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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2017년 현

재(2017년 5월)까지의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총 97편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도별 연구동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둘째, 안전교육 연구내용의 동향은 안전교육의 전반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

고, 그 다음은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셋째, 연구목적 동향은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교육의 영향 및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았다. 넷

째, 연구대상 동향은 교사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유아교사 대상이 대부분이었다. 자료

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다섯

째, 안전교육의 영향 및 효과검증을 위해 활용된 안전교육 접근방법은 통합적 활동, 동화, 가정연

계 접근방법이 가장 많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안전교육내용, 영아대상 연구와 관찰 및 

면접의 자료수집을 통한 깊이있는 질적연구, 다양한 안전교육 접근방법 모색 및 효과 검증의 후

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어린이집, 유치원, 안 교육,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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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발생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안전사고는 연령, 

시간, 장소를 불문하여 발생한다.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누구나 언제나 어디

에서나 안전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이에 모든 연령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영유아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반면 위험 상

황에 대한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 상황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배소연, 박희숙 2004)되어 있다. 이에 특히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개선

하는 방법과 둘째, 교육을 통해 영유아 스스로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발달시켜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곽은복, 2004). 환경 요인을 개선한

다는 것은 영유아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영유아를 위험 요소와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안전 측면도 고려될 부분이지만, 

영유아 스스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적 개입 또한 매우 중

요하다.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이란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가 발

생했을 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며 나와 타인

을 함께 지키는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이다(석혜민, 박찬석, 윤명오, 2013; 송만영, 2014). 안

전기술과 태도는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까지 습득하는 것이 필요한데(Robinson & 

Fuller, 1996), 특히 영유아 시기는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Aydos & Tugrul, 2014), 영유아기는 안전교육을 위한 최적

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안전교육 실시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에

서는 안전관련 보육․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

는 0-1세 영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먹고 잠자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2세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며 교통안전에 대해 경험해봄으로

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건

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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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교

육과학기술부, 2013).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

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의 5개 영역에 대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

복지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실시주기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

이집 평가인증에서는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내용 뿐 아니라, 보행법,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의 대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지를 평가한다(보건복

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6).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여 유

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발달에 적합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내하고 있다. 학교 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교통안

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의 7개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도, 교육과정 분석, 학생과 교사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 등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교육부, 2016).

이상과 같이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에서 실시되어야 할 안전교육 관련 지침 및 교육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체계적으로 구성된 지침과 보육․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다 발전적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

치원에서의 안전교육 관련하여 실행하고 돌아보고 검토하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

는 지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수행된 안전교육 관련 연구동향 논문을 살펴보면, 이명환(2009)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유아 안전교육 관련한 석․박사학위논문과 유아교육관련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을 중심으로 연도별 논문 수, 연구주제, 유아 안전교육의 영역, 연구방법별 동향을 분석하

였다. 김은희, 유준호(2013)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유아 안전 관련하여 국내 학술지에 발

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조숙영, 류은미(2017)가 기존의 두 논문이 유아대상 안전교

육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영․유

아 안전교육 관련 논문을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유형,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연

구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된 조숙영, 류은미(2017)의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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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학위

논문

석사 1 3 5 5 3 3 1 4 3 3 3 1 3 5 7 9 2 61 (62.9)

박사 1 2 1 4 (4.1)

학술지

논문

등재

후보
1 1 2 4 (4.1)

등재 2 1 1 3 1 1 2 2 2 1 4 5 3 28 (28.9)

계(%)
3

(3.1)

0

(0.0)

4

(4.1)

6

(6.2)

7

(7.2)

3

(3.1)

6

(6.2)

1

(1.0)

6

(6.2)

6

(6.2)

5

(5.2)

5

(5.2)

5

(5.2)

4

(4.1)

5

(5.2)

11

(11.3)

14

(14.3)

6

(6.2)
97(100)

<표 1> 분석 상 논문의 연도별 편수

있고, 석․박사 학위논문의 안전교육 관련 연구동향은 이명환(2009)의 연구에서 분석한 

2008년까지의 연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2017년 5월 

현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뿐 아니라 석․박사 학위논문도 포함하여 안전교육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

장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보육․교육 현장

에서의 안전교육과 추후 연구되어야 할 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는 연도별로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는가?

둘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내용은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는가?

셋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는가?

넷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는가?

다섯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안전교육 접근방법은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는가?

Ⅱ. 연구방법

1. 분석 상 연구논문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최근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

므로 2000년부터 2017년 현재(2017년 5월)까지 발행된 국내 학위논문 및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국회전

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학술정보(KISS), 디비피아(DBpia)의 논문 검색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영아’, ‘유아’ 검색어를 ‘안전교육’ 검색어와 함께 입력하여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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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수집하였다. 학위논문 중 학술지에 요약 게재된 논문은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중에서 

연구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 것 1가지를 선택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연

구논문은 총 97편으로, 학위논문 65편, 학술지 논문 32편이었다. 연구 대상 논문의 연도별 

편수와 비율은 <표 1>과 같다.

2. 분류 거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의 분류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아동복지법시행령 제 28조)의 5개 영역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영역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

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교육부, 2016)의 7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둘째, 연구목적은 

선행연구(조숙영, 류은미, 2017)를 참고하여 실태 및 인식조사, 프로그램 개발, 영향 및 효과

검증, 안전교육 관련변인, 내용분석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은 안전교육의 연구경향

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영아, 3세, 4세, 5세, 유아혼합, 유아와 부모, 영아교사, 유아

교사, 교사(영유아 구분 없음), 장애통합․특수학급 교사, 원장과 교사, 부모와 교사, 부모, 

전문가와 원장 및 교사, 안전업무담당자로 세분화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

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자료수집방법은 문헌분석법, 설문지법, 

관찰법, 면접법, 검사법, 델파이법으로 분류(백순근, 2009)하였다. 이때 자료수집 방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 체크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접근방법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향 및 효과 검증이 이루어진 연구에서 활용된 접근방법을 가정연계, 상황역할극, 지

역 및 교실상황중심, 통합적 활동, 동화, 동요, 토의, 시범, 현장학습, 극놀이, 그리기, 경험

중심, 미디어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연구동향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연도별 연구동향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과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는 2000년 이후 해마다 4-5편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4년 11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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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연구동향

분류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전반 2 3 5 5 3 4 1 1 4 2 5 4 4 5 10 11 6 75(78.9)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 1(1.1)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1 1(1.1)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0(0.0)

재난대비안전교육 1 1 2 4(4.2)

교통안전교육 1 1 1 1 2 2 2 3 1 14(14.7)

계 3 4 6 7 3 6 1 4 6 5 5 5 4 5 11 14 6 95(100)

<표 2>「아동복지법」안 교육 5개 역에 따른 연구동향

년 14편, 그리고 2017년 5월 현재 6편이 발표되었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내용의 동향

1)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내용에 따른 동향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내용의 동향을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5개 영

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 [그림 2]와 같다.

<표 2>, [그림 2]와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는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이 75편(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교통안전교육 14편(14.7%), 

재난대비안전교육 4편(4.2%)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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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아동복지법」안 교육 5개 역에 따른 연구동향

2)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안전교육 내용 따른 동향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내용의 동향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안

전교육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표 3>, [그림 3]과 같다.

표 3, 그림 3과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는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이 75편(7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교통안전교육 14편(14.3%), 재난안

전교육 4편(4.1%), 생활안전교육 2편(2.1%),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교육 1편(1.0%), 약물 및 사

이버중독 예방교육 1편(1.0%)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안전교육과 응급처치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분류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전반 2 3 5 5 3 4 1 1 4 2 5 4 4 5 10 11 6 75(77.5)

생활안전교육 1 1 2(2.1)

교통안전교육 1 1 1 1 2 2 2 3 1 14(14.3)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교육
1 1(1.0)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1 1(1.0)

재난안전교육 1 1 2 4(4.1)

직업안전교육 0(0.0)

응급처치교육 0(0.0)

3 4 6 7 3 6 1 6 6 5 5 5 4 5 11 14 6 97(100)

<표 3> ‘학교 안 교육 7  표 안’ 안 교육 내용에 따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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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교 안 교육 7  표 안’ 안 교육 내용에 따른 연구동향

3. 연구목 의 동향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연구목적 동향은 <표 4>, [그림 4]와 같다.

분류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실태 및 인식조사 2 3 5 4 1 3 3 2 2 2 2 3 4 8 6 4 54(55.7)

프로그램 개발 1 2 1 1 2 7(7.2)

영향 및 효과검증 1 1 2 3 1 2 3 3 3 3 1 1 4 28(28.9)

안전교육 관련변인 1 1(1.0)

내용분석 1 1 1 2 2 7(7.2)

계 3 4 6 7 3 6 1 6 6 5 5 5 4 5 12 14 6 97(100)

<표 4> 연구목 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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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목 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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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인적

영아 2 2(2.1)

3세 1 1(1.0)

4세 1 1 2(2.1)

5세 1 2 2 1 2 1 1 4 14(14.4)

유아혼합 1 1 1 1 2 1 7(7.2)

유아와 부모 1 1(1.0)

영아교사 1 2 1 4(4.1)

유아교사 3 2 2 4 2 1 1 1 3 3 1 23(23.7)

교사 1 2 1 1 1 1 1 1 1 4 1 15(15.5)

장애통합․

특수학급 교사
2 1 1 4(4.1)

원장과 교사 1 2 3(3.1)

부모와 교사 1 1 1 2 1 6(6.2)

부모 1 2 1 4(4.1)

전문가와

원장, 교사 
1 1(1.0)

안잔업무담당자 1 1(1.0)

물적 연구물․문헌 1 1 1 1 1 2 2 9(9.3)

3 4 6 7 3 6 1 6 6 5 5 5 4 5 11 14 6 97(100)

<표 5> 연구 상의 동향

<표 4>, [그림 4]와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목적은 실태 및 인식

조사 목적이 54편(5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안전교육의 영향 및 효과검증을 목적

으로 하는 연구가 28편(28.9%)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태 및 인식조사와 영향 및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2000년 초기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각각 7편(7.2%)으로 이루어졌

고, 안전교육 관련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2002년에 1편(1.0%)이 수행되었다.

4. 연구방법의 동향

1) 연구대상의 동향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연구대상 동향은 <표 5>, [그림 5]와 같다.

<표 5>, [그림 5]와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대상은 교사(영아교사, 

유아교사, 교사, 장애통합․특수학급교사, 원장과 교사, 부모와 교사, 전문가와 원장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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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 상의 동향

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56편(57.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중 영아교사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는 2012년 이후에서야 시작되어 현재까지 4편(4.1%), 유아교사 대상은 23편

(23.7%)으로서 유아교사 대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

통합․특수학급교사 대상 연구는 2011년 이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4편(4.1%)으로 나타났

다. 또한 영유아 대상 연구는 총 27편(27.8%)으로서, 그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4편

(24.7%),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2년에 2편(2.1%)이 이루어졌다.

2) 자료수집방법의 동향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자료수집방법 동향은 <표 6>, [그림 6]과 

같다.

<표 6>, [그림 6]과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57편(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검사법 통해 자료를 수

집한 연구가 23편(23.0%), 문헌분석이 10편(10.0%), 면접법이 5편(5.0%), 관찰법이 4편(4.0%) 

순으로 나타났다.

분류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설문지법 2 4 5 5 1 3 4 3 2 2 2 3 4 8 6 3 57(57.0)

면접법 1 1 2 1 5(5.0)

관찰법 1 1 2 4(4.0)

검사법 1 1 1 2 1 2 2 3 3 1 1 1 4 23(23.0)

델파이법 1 1(1.0)

문헌분석법 2 1 1 1 1 2 2 10(10.0)

계 4 4 6 7 3 6 1 7 6 5 5 5 4 5 11 15 6 100(100)

<표 6> 자료수집방법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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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료수집방법의 동향

3) 연구방법의 동향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연구방법 동향은 <표 7>, [그림 7]과 같다.

분류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양적연구 2 4 6 6 2 6 1 6 6 5 5 5 4 5 10 10 5 88(90.7)

질적연구 1 1 2 1 5(5.2)

문헌연구 1 1 1 3(3.1)

혼합연구 1 1(1.0)

계 3 4 6 7 3 6 1 6 6 5 5 5 4 5 11 14 6 97(100)

<표 7> 연구방법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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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방법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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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그림 7]과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방법은 대부분 양적연

구로 진행되었고(89편, 90.7%), 그 다음으로 질적연구(5편, 5.2%), 문헌연구(3편, 3.1%) 순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는 2000년 이후 간헐적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질적연구는 2015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5. 안 교육 근방법의 동향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영향 및 효과검증 연구에서 활용된 안전교육 접근방

법의 연구 동향은 <표 8>, [그림 8]과 같다.

분류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가정연계 1 1 1 1 4(14.8)

상황역할극 1 1((3.7)

지역 및

교실상황중심
1 1 2(7.4)

통합적 활동 1 1 1 2 5(18.5)

동화 1 1 1 1 1 5(18.5)

동요 1 1(3.7)

토의 1 1 2(7.4)

시범 1 1(3.7)

현장학습 1 1(3.7)

극놀이 1 1 2(7.4)

그리기 1 1(3.7)

경험중심 1 1(3.7)

미디어활용 1 1(3.7)

계 1 1 1 4 1 2 3 2 3 3 1 2 3 27(100)

<표 8> 안 교육 근방법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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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안 교육 근방법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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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그림 8]과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영향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된 안전교육 접근방법은 통합적 활동과 동화를 활용한 접근이 각각 5편(18.5%)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연계 접근방법이 4편(14.8%), 지역 및 교실상황중심, 토

의, 극놀이 접근방법이 각각 2편(7.4%)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2017년 현재(2017년 5월)까지의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총 97편

을 발표시기, 연구내용, 연구목적, 연구방법, 안전교육 접근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4-5편

의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2015년부터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11-14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도별 연구 동향은 조숙영, 류은미(2017)의 안전교육 관련 연구동향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고조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2월 교육부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확

정 보급 계획’을 통해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보육․교육 현

장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내용의 동향은 ⌜아동복지법⌟의 안전교

육 5개 영역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기준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안전교육의 특정 범주만을 다루기보다는 안전

교육 전반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특정 영역만을 다

룬 연구 중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14편(14.7%)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가 77.1%, 교통안전교육 연구가 11.43%로 나타났던 이명환(2009)의 연구,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고 전체 안전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63.6%, 그 다음으로 

교통안전이 9.1%로 나타났던 조숙영, 류은미(2017)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이는 교통안전

이 영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반면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5개 영역 중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실종․유괴

의 예방․방지교육이 각각 1편(1.1%)으로 미비하였고,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교육을 다룬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7개 영역 중에서도 폭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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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변안전교육과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이 각각 1편(1.0%)으로 미비하였고, 직업안

전교육과 응급처치교육 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유괴 및 미

아사고, 성폭력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그 예방대책이 미비하고, 또한 영유아

가 가정과 보육․교육현장에서 응급 상황을 위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각종 화학제품

을 흡입하거나 쏟아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윤선화, 정윤경, 이

경선, 2010)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영역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고 본다. 이미 보육․교

육 현장의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의 5개 영역에 대한 실시주기, 실시시간, 교육

내용에 있어서 그 실태 정도가 높으므로(허기, 형근혜, 홍혜경, 2015), 전반적인 안전교육 내

용과 더불어 특정 범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교육의 내용을 ⌜아동복지법⌟의 5개 영역과 ‘학

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7개 영역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교육의 특정 범주 

중 ‘놀이안전’과 ‘인터넷 안전교육’을 다룬 연구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각각 생

활안전교육과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에 포함되었으나, ⌜아동복지법⌟의 5개 영역에

는 포함되는 영역이 없어 제외되었다. 따라서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의 영역을 정하는데 있

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의 연구목적 동향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2000년 이후부터 꾸

준히 진행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교육의 영향 및 효과

검증 연구가 28.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역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

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안전교육인식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김은희, 유준호(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연구목적의 

동향 중 눈에 띄는 연구결과는 2015년 이후 내용분석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내용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지도서를 분석하거나 외국의 안전교육을 비교․분석, 유아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정 모색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교육 관련 연구에 시대적 이슈가 반영되고 있고, 보

다 발전적인 방향 모색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방법의 동향은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대상은 교사 대상 연구가 57.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7.8%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부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유아교사 대상 연구가 23.7%인 반면 영아교

사와 장애통합․특수학급 교사 대상 연구는 2011년 이후에나 시작되어 각각 4.1%로 저조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유아 대상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즉 영유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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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총 27편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4편인데 반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

편에 머물고 있다. 유아대상 연구도 대부분 5세 유아에 한정된 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어서,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 

현장에서 영아 대상 안전교육이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1-6세 영유아의 연령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1-3세의 걸

음마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전체 영유아 안전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소비자안전센터, 2014),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보육

현장에서의 실행과 연구가 추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단독 대상이 아닌 교사와 부모, 교사와 원장, 전문가와 원장 및 교사 등 다수의 연

구대상이 참여한 연구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이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대상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대부분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2012년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김은희, 유준호(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안전교육 관련연구가 대부분 실태 및 인식연구에 집중되어 있음과 관련이 있다. 또한 

영향 및 효과검증 연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영유아 대상으로 안전지식이나 안전사고해결사

고 등의 검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관찰이나 영유아 면접 등의 방법을 통

해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변화를 살피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은 연구방법 

동향에서도 비슷하여, 연구방법 중 양적연구방법이 90.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서, 질적연구방법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안전교육의 영향 및 효과검증을 위해 활용된 안전교육 접근방법의 동향을 살펴

보면, 통합적 활동과 동화, 그리고 가정연계 접근방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어린이집 및 유

치원에서의 안전교육 실태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김슬기, 2017; 장지현, 2003; 조윤주, 

2015; 주영미, 2015; 최원희, 2015)에서 이야기나누기와 시청각자료를 활용하는 교수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개발된 접근 방법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효과 분석하는 실천적 연구도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안전교육 관련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교육 연구 내용에 있어서 보육․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안전교육의 영

역을 제시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안전교육 5개 영역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7개 

영역의 내용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안전교육 뿐 아니라 특정 범주의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

가 고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중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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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직업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

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연구대상 중 유아 교사 및 유아대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나, 걸음마기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에 있어서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연구가 대

부분을 자치하고 있어서, 관찰이나 면접 등을 통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가 병행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복지법⌟안전교육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서의 안전교육 접근방법으로 전문가 강의,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습 또는 현장학습, 일상

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사례분석 등의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장에 적용하

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살피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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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safety education for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 Based on domestic journals written from 2000 to 2017 -

Suh, Hye Jeon ․ An, S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safety education for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and for this, total 97 investigating journal articles published and dissertations written 

from 2000 to May, 2017 were investigated.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 trends by year 

showed a rapid increase as the number of study consistently conducted from 2000 rose up to 2015. 

Secondly, in regard to content about research of safety education, it was found that overall contents 

were mainly about safety education and contents about traffic safety followed. Thirdly, for the trend 

of study purpose, most of study were fact-findings and perception surveys and studies to identify 

effect and influence of safety education followed. Fourthly, for study subject, most of studies were 

conducted with teachers and most of them were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Data were mostly 

collected by questionnaire and quantitative researches were conducted in most of time as a research 

method. fifthly, safety education approaches utilized to prove effect and influence of safety education 

were integrative program, assimilation, and family kindergarten links in most of time. Based on study 

results, it is suggested to conduct various thoughtful qualitative researches and follow-up studies on 

verification of effect and various approaches of safety education through various safety educations, 

studies with infants and data collection from observation and interviews.

Key words : Daycare center, Kindergarten, Safety education, Research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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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유아 교사의 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

 홍   길   회*                  차   인   **

<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에서 점차 그 요구가 증 되고 있는 유아 영어교육의 잠재적 담당자인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과 관심․태도, 그리고 지식에 하여 알아보고, 그들의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이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경기도 S시에 소재하고 있는 3년제 학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56명을 상

으로 그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과 교수 효능감에 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에 한 답을 얻기 위하여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2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백

분율 그리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영어교육에 하여 다수의 

예비 교사들은 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영어교육에 한 지식의 부족과 영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영어교육과 유아교육 그리고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비유아교사들에 한 지원 방안에 

하여 논하였다.

주제어 : 비 유아교사, 유아 어교육에 한 인식, 교수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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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언어로서 영어(English as a Global Language)’(Crystal, 2003)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

거나 외국인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 언어로서의 영어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거의 세계 모든 곳에서 영어는 통용되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보다 쉽고 빠르게 지식과 정보, 

기술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어는 의사소통의 언어를 넘어 산업과 기술, 권력의 언

어가 되었다(Crystal, 2003). 이와 같이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그 역할의 증 와 함께 필요성

과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그 물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시 적 흐름에 따라 보다 능통한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영어 교

육 시작 시기의 하향화가 요구되었으며, 1997년부터 우리나라 정규 영어교육은 그 시작 시

기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앞당겨졌다. 초등학교 정규과정으로 영어가 포함되면서 영어교육 

시작의 하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보다 더 효과적인 영어 습득과 원어민에 가

까운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기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자

는 요구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영어교육을 처음으로 접하는 연령은 평균 만 3.7세까지로 

내려갔다(이윤진, 장명림, 김문정, 김혜원, 2010).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규 영어교육의 

시작은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2012년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으로 영어교

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도 교육부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실시하

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4개 영역-생활체육, 문화예술, 과학창의, 언어(영어 포함)을 분석한 

이윤진 외(2014)에 의하면 언어영역(21.8%)은 문화예술(40.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중 영어프로그램이 절반이 넘는 59.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유아 영어교육은 유아교육 실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유아 영어 교육을 유

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전인적 발달과 더불어 영어에 한 흥미와 언어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마송희, 2014; 이진영, 2015; 최지선, 원은석, 정동빈, 2011; 

최지영, 손수련, 2011; Downer, Lopez, Grimm, Hamagami, Pianta, Howes, 2012)하였고 그 핵심

에 교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유아 영어교육 질의 핵심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환경이 아닌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마송희, 2014; 최지선 

외, 2011)는 것이다. 유아기는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 모든 면에서 급속히 발달이 이

루어지는 민감한 시기로 교사는 유아의 발달과 특성에 한 충분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유아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서동미, 

박은주, 조형숙, 2006; 유수경, 2007; Cazden, 2001; Mercer & Littleton, 2007; Pianta, P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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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re, 2008). 그리고 유아들은 교사 주도의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본래적으로 발달의 권리를 지닌 존재로서 교사와 상호호혜적인 진정한 상

호작용을 통하여 학습과 발달을 이루어간다(서영숙, 2010). 이것이 바로 유아 교육의 핵심이

며 유아 영어교육 또한 그런 맥락 안에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우리나라 유아 영어교육은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유아교육 전공자들에 의한 통합적 교육이 아닌 영어전공 또는 단순히 영어에 한 소

양과 능력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교사주도의 단편적 이벤트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강

민자, 최지영, 2010; 김경철, 홍정선, 2002; 김근혜, 홍순옥, 박장환, 2014). 즉, 유아 교육 기

관에서의 유아 영어교육은 체로 일주일에 2~3회 유아 교육 과정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또한 그 비용 비 효과도 미비하다(이윤진 외, 2014).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유

아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한 충분한 지식과 소

양을 갖춘 교사들이 유아 영어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유아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영어 교육

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설파하고 있다(김근혜 외, 2014; 마

송희, 2014; 조미영, 이문옥, 2009).

이렇게 유아 영어교육은 유아교육에 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유아 전문 교사에 

의하여 유아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유

아 교사들의 유아영어 교육에 한 인식과 관심․태도에 한 연구(강민자 외, 2010; 김경

철 외, 2002; 김근혜 외, 2014; 서현아, 윤정진, 차미영, 김정주, 2009; 이진영, 2015)가 상당

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유아 교사들은 체로 유아 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과 관심은 있으나(김근혜 외, 2014; 신순희, 황혜정, 2002: 안영애, 2005; 이진영, 2015), 

유아 영어교육이 유아교육과정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영어능력 향상만을 

위해 단편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 유아와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한 이해와 지

식이 없는 영어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안영애, 

2005; 이진영, 2015). 그러나 직접 유아 영어 교육을 담당하겠는가에 한 질문에는 담당하

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담당하겠다는 답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신순희 외, 2002; 양옥승, 김

진영, 김현희, 김영실, 2001).

이와 같이 유아 영어교육에 한 유아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현직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

다. 이에 반하여 앞으로 유아교육을 담당할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

이나 태도, 관심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비 유아교사는 장차 

유아교육을 담당할 당사자들로서 유아 영어교육에 한 교사로서의 역할 역시 기 되고 있

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아 영어 교육에 한 인식과 관심․태도, 지식을 살펴봄으로써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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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에 한 그들의 의견 뿐 아니라 필요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교

사 자신의 과목에 한 긍정적인 태도, 교육내용 지식,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은 교사 전문성의 주요인인 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밀접

한 연관이 있다(김현지, 나동진,2006; 한종화 외, 2004; Tschannen-Moran, Hoy, & Hoy, 1998 

재인용 김희재, 2012). Gibson과 Embo(1984)는 교사의 효능감을 아동의 성취 결과 관계가 있

는 교사의 개인적, 정의적 특성으로 교사의 교수와 아동의 성취결과와 관련된 교사의 신념 

체계인 일반적인 교수 효능감과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사 자신의 능력

에 한 개인적인 평가인 개인적 교수 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 정의하였다. 

이후, 교수 효능감은 Bandura(1986)와 Riggs & Enochs(1990)의 연구에서 교과의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교수활동에서의 교수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수정되어 사용되었으며(김아영, 

2013), 교사 전문성의 핵심요인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권미성, 문혁준, 2013; 김아영, 

2013).

그러므로 예비 교사의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지식의 파악과 더불어 이런 요인들

과 그들의 교수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교수 효능감 향상을 위한 지원 방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수 효능감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

로 유아 영어교육 뿐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 유아교사들의 영어교육에 한 인식과 관심․태도 그리고 지식 

정도를 알아보고, 유아 영어교육에 한 그들의 관심․태도, 지식이 교사 전문성과 양질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근간이 되는 교수 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그리고 이런 연구 문제의 결과에 한 분석과 제언을 통하여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는 유아 영어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무엇인지 재고하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유

아교사들이 유아 교육 현장에서 유아 영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 함양을 지원하기 위

하여 예비 유아교사 상 영어교육 수업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

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 유아 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예비 유아 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은 어떠한가?

3. 예비 유아 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이 예비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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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하위 문항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유아 영어

교육에 한

예비교사의 인식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 9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5 .766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 5 .748

교수 효능감 16 .952

계 35

<표 1> 유아 어 교육에 한 비교사의 인식 문항 구성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에 소재한 학의 유아교육과(3년제)의 1학년 학생 56명(여학생 55

명, 남학생 1명)을 상으로 하였다. 연구 상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9.7세 (19세~23세)이

며, 모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한 학기 원어민 영어회화 수

업까지 영어 교육을 받은 연한과 경험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2. 연구 도구

1) 유아 영어 교육에 한 인식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옥승 외(2001)가 개

발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은 다

시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전반적인 인식, 유아 영어교육에 한 예비 

유아교사들의 관심․태도,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 정도를 묻는 3개의 하위 영

역으로 나누어 졌다. 그리고 하위 3개 영역은 각각 9문항, 5문항, 5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

었다.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의 9개 문항 중 취학 전 유아를 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의 필요성에 한 질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 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 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나머지 질문들은 복수응

답이 가능한 선택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

태도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 정도를 묻은 문항들의 경우 모두 5점 Likert 척도

로 채점되었으며,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을 

묻는 설문 문항에 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766과 .7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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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교육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 없다 계

46.6% (26명) 33.9% (19명) 19.7% (11명) 100% (56명)

<표 2> 유아 어교육의 필요성 (1)                       (N=56)

2) 교수 효능감

예비 유아 교사의 교수 효능감 측정도구는 최지선 외(2011)가 활용한 유아 교육에 한 

교사로서의 효능감 정도를 묻는 교수 효능감과 김희재(2012)가 개발한 유아 개인 교수 및 

영어 교수 효능감 측정도구를 수정 하여 활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16 문항으로 각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체로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 체

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교수 효능감 설문 문항에 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2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알아본 후, 연구 문제 1번에 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 설문 문항에 한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계산하였

다. 그리고 연구 문제 2번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이 예

비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한 답을 얻기 위하여 상관관

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상들과의 면담은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 자료는 전사한 후 그 내용을 분석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비 유아교사의 유아 어교육에 한 인식

1) 유아 영어교육의 필요성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유아교사들은 유아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하여 유

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46.5%(26명)이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경우는 19.7%(11명) 이었으며 ‘보통이다’는 답은 33.9%(19명)에 이르렀다. 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비 유아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보다 2배 이상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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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복수선택 가능)

에 ‘학습이나 시험의 부담 없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25.6%), ‘글로벌 

시 에 외국인에 한 거부감/두려움을 없애고 친근감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22.0%), ‘21세

기 사회는 영어구사능력이 필요하다.’(19.5%), ‘외국어 학습은 어릴수록 효과적이다.’(17.1%)

의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에 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복수선택 가능)로 ‘지나친 

교육열을 조장한다.’(55.9%)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모국어 습득에 장애가 된다.’(23.5%)가 

두 번째로 이 두 이유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필요 없는 이유의 8.8%만 ‘유아 영어교육

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유를 선택하였다.

설문 문항 내용
인원 수

(명)

백분율

(%)

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한 이유

학습이나 시험의 부담 없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21 25.6

글로벌 시 에 외국인에 한 거부감/두려움을 없애고

친근감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18 22.0

21세기 사회는 영어구사능력이 필요하다 16 19.5

외국어 학습은 어릴수록 효과적이다 14 17.1

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 7 8.5

초등학교 정규 영어교과 학습을 위해

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5 6.1

기 타 1 1.2

계 82 100

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지나친 교육열을 조장한다 19 55.9

모국어 습득에 장애가 된다 8 23.5

유아 영어교육은 효과가 거의 없다 3 8.8

기타 4 11.8

계 34 100

<표 3> 유아 어교육의 필요성 (2)

2) 유아 영어교육의 내용, 방법, 교수매체

예비 유아교사들에게 유아 영어교육을 위한 알고 있는 적절한 교육내용, 방법, 교수매체

에 하여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부분의 예비 유아교사들은 영어 알파벳과 단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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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내용 선택인원(명) 백분율(%)

유아들에게 적합한

유아 영어교육의

교육내용

알파벳 읽기와 쓰기 42 33.6

단어 듣기와 말하기 40 32.0

화 듣기와 말하기 21 16.8

단어 읽기와 쓰기 12 9.6

문장 듣기와 말하기 8 6.4

문장 읽기 1 0.8

기타 1 0.8

계 125 100

<표 4> 유아 어교육의 내용

에서 듣기와 말하기가 유아들에게 적절한 영어교육 내용이 된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 영어교육의 방법의 경우는 게임이나 놀이(26.2%)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질문에 비하여 영어교육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하여 다양한 답을 비교적 큰 

차이 없이 고르게 선택되었지만, 영어 학습지는 유아들을 위한 교육방법으로서 그다지 적

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비록 상위 3가지 교육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예비 유아교사들은 ‘게임이나 놀이’가 유아들에게 교사 또는 영상의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 노래 등을 유아들이 따라함으로써 영어를 익히고 학습하는 방법 

보다 더 적합한 영어교육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 하위 문항 선택인원(명) 백분율(%)

유아 영어교육의

방법

게임이나 놀이 39 26.2

교사가 말하거나 읽은 것 따라 하기 36 24.1

녹음자료의 말이나 노래 따라 하기 32 21.5

비디오나 영상 보고 말이나 동작 따라 하기 20 13.4

온라인 프로그램 보고 따라 하기 15 10.1

영어학습지 7 4.7

기타 0 0

계 149 100

<표 5> 유아 어교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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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아 영어교육을 위한 좋은 교육매체에 한 질문에서 예비 유아교사들은 그림

책이나 영어동화책(30.2%)과 영어 노래나 챈트(27.2%)를 과반이 넘게 선택하였다. 그리고 인

터넷이나 영상(15.4%)을 플래시 카드(14.2%), 게임(8.6%), 인형, 실물 모형(4.3%) 보다 유아 

영어교육을 위한 매체로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문항 내용 인원 수(명) 백분율(%)

유아 영어교육을 위한

좋은 교육매체

그림책이나 영어동화책 49 30.3

영어 노래나 챈트 44 27.2

인터넷이나 영상 25 15.4

플래시 카드 23 14.2

게임 14 8.6

인형, 실물 모형 7 4.3

기타 0 0

계 162 100

<표 6> 유아 어교육의 매체

3) 유아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

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무엇인지에 한 질문

에서 예비 유아교사들은 영어 능력이나 발음(7.7%), 교사의 영어에 한 흥미(12.3%), 교실 

상황에서 쓰이는 영어 구사 능력(14.9%)과 같은 영어 자체에 한 능력이 아닌 유아의 발달

에 한 이해와 전인적 발달에 적합한 유아영어교육 제공 능력(26.1%)을 유아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로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유아의 학

습동기 유발(23.1%), 유아의 흥미와 개별 성향에 맞는 교수법과 매체 선택 및 제공 능력

(16.9%)를 유아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라고 꼽았다. 이는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라 할지라도 영어 구사 능력이나 영어 자체에 한 교사의 흥미와 능력 

보다 유아와 유아의 발달에 한 이해와 유아와의 상호작용, 개별 유아에 적합한 교수 등 

유아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예비 유아교사들의 인식을 드러내준다.

4) 유아 영어교육을 담당한다면...

예비 유아교사들에게 만약 유아 교육 실제에서 유아 영어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아 영어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하여 

질문을 하였다. <표 7>의 결과에서 예비 유아교사들은 유아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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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내용 인원 수(명) 백분율(%)

유아 영어교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

유아의 발달에 한 이해와 전인적 발달에

적합한 유아영어교육 제공 능력
49 25.1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유아의 학습동기 유발 45 23.1

유아의 흥미와 개별 성향에 맞는 교수법과

매체 선택 및 제공 능력
33 16.9

교실 상황에서 쓰이는 영어 구사 능력 29 14.9

교사의 영어에 한 흥미 24 12.3

영어 능력이나 발음 15 7.7

기타 0 0

계 195 100

<표 7> 유아 어교사의 능력과 자질

자질이 영어 자체에 한 능력 보다 유아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만약 실제 유아교육 실제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의 부족과 영어 능력의 한계가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 영

어교육에 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을 영어 구사 능력과 같은 영어 자체에 한 능력의 한

계 보다 어려움으로 더 많이 꼽은 것은 유아 영어교육에 있어 영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

전히 교육에 한 지식과 이해가 유아 영어교사에게 필수적이라는 예비 유아교사들의 인식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설문 하위 문항 인원 수(명) 백분율(%)

유아 영어교육을

담당한다면,

어려운 점은

적절한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과 능력의 부족 29 29.6

영어실력의 한계로 수업과 활동 진행의 어려움 25 25.5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 18 18.4

영어 교육 수업이나 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의 부족 13 13.3

학부모로부터의 신뢰 확보 10 10.2

기타 3 3.0

계 98 100

<표 8> 유아 어교육을 담당할 때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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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실제에서 유아 영어교육에 참여한다면, 어는 정도 수준에서 담당하

고자 하는지에 한 물음에서 ‘수업과 일과활동에서 유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며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하겠다.’는 선택이 과반이 

훨씬 넘는 66.7%를 차지하였다. 이는 유아에게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게임이나 놀이를 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유아들이 수업과 일과 활동에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게임이나 놀이를 하며 영어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영어 수업과 활동

에서 영어전담 교사 보조 및 지원’이 22.2%를 나타내었으며, 전적으로 유아영어교육을 전담

하고 싶다와 영어 수업의 주제를 정규교육주제와 통합하여 수업과 활동을 하고 싶다는 선

택도 각각 4.8%로 나타났다.

설문 하위 문항
선택

인원(명)

백분율

(%)

유아교육 실제에서

유아 영어교육에

참여한다면

수업과 일과활동에서 유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며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하겠다

42 66.7

영어 수업과 활동에서 영어전담 교사 보조 및 지원 14 22.2

전적으로 유아영어교육을 전담하고 싶다 3 4.8

영어 수업의 주제를 정규교육주제와

통합하여 수업과 활동을 하고 싶다
3 4.8

기타 1 1.5

계 63 100

<표 9> 유아 어교육에 참여한다면

2. 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어교육에 한 심․태도  지식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유아 영어교육 지식에 한 기술

통계는 <표 10>과 같다.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는 유아 영

어교육에 한 지식 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빈도분석에서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

을 묻는 질문에서 8.9%인 5명만이 ‘ 체로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23.2%인 13명이 

‘ 체로 관심이 있다’(11명)와 ‘매우 관심이 있다’(2명)라고 하였다. 과반이 넘는 67.9%(38명)

의 예비 유아교사들은 ‘보통이다’라고 하였지만, 체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유아교사들

은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에 한 그들의 태도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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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영어교육 관심․태도 1

영어교육 지식 .293* 1

교수효능감 .510** .290* 1

평균 3.131 2.275 3.657

표준편차 .574 .531 .632

왜도 .190 -.494 .133

첨도 .261 -.132 -.184

*p<.05, **p<.01

1: 영어교육 관심․태도, 2: 영어교육 지식, 3: 교수효능감

<표 11> 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어교육에 한 심․태도, 지식, 교수 효능감의 평균, 표 편차  

상 계                                                                                   (N=56)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유아 영어교육 관련 수업을 수강한 후, 유아교육 실

제에서 유아 영어교육을 담당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64.3%인 36명의 참여자들이 

그렇다고 하였다.

반면에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을 묻는 문항의 경우 평균은 2.275

로 중앙값인 3점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예비 유아교사들이 체로 유아 영어교육

에 한 지식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의 내용, 방법, 매

체 등에 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 체로 그렇지 않다’(2점)가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 값

관심․태도 3.18 .636 2 5

지식 3.00 .662 2 5

<표 10> 유아 어교육에 한 심, 태도, 지식                  (N=56)

3. 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어교육에 한 심․태도와 지식 그리고 교수 효능감

1)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지식, 교수 효능감의 관계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이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에 하여 알아보기 전에 이들 세 변인들에 한 상관관계와 평균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의 평균은 3.131(표준편차.574), 유아 영어교육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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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2.275(표준편차.530), 예비 유아교사들의 교수 효능감의 평균은 3.657(표준편차.632)이

었다. 또한 각 변인의 왜도는 -.494에서 .190 사이였고, 첨도는 -.184에서 .261사이로 모든 측

정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유아 영어교육 지식, 교수 효능

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에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즉, 유아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유아교육 지식, 교수효능감은 상호 정적

으로 유의미한(p<.05, p<01)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이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유아 영어교육 지식이 유아 예비

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는 (1) 두 독립변수인 예비 유아교사의 유

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 태도와 영어교육 지식이 결합적으로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가? (2) 각 독립변수는 다른 독립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된 경우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가?의 세부적인 질문에 한 답을 통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SPSS를 활용 동시입력방식에 의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R²=.269, F=9.555***로 회귀식의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ｔ ｐ VIF

교수

효능감

상수 1.837 4.082 .000

영어교육 관심․태도 .509 .482 3.888 .000 1.094

영어교육 지식 .111 .095 .768 .446 1.094

R²=.269, ΔR²=.241, F=9.555***

***p<.001

<표 12> 비 유아교사의 유아 어교육에 한 심․태도와 유아 어교육 지식이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향                                                                                       (N=56)

그러나 두 독립변수인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유아 영어교

육 지식이 예비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표 12>에서와 같이 각각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12>에서와 같이 독립변수 중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과 태도는 교수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p<.001)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영어교육 지식

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두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영향을 결합하지 

않고 별개로 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한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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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지식 또한 예비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p=.0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또 다른 독립변수인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

육에 한 관심․태도의 간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과 그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가 교수 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예비 유아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한 빈도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펼쳐보고

자 한다.

첫째, 예비 유아교사들은 체로 취학 전 유아에 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소수였지만, 유아 영어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

우 과도한 교육열, 그 다음으로 너무 어린 시기의 외국어 교육은 오히려 모국어 습득에 장

해가 된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는 예비 유아교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아

니지만 유아 영어교육의 적절성이나 효과에 한 연구들(양옥승 외, 2001; 우남희, 2002: 이

윤진 외, 2014)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바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예비교

사들은 유아기 때는 시험의 부담 없이 학습으로서가 아닌 친구들과 놀이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영어교육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을 나타내었다. 이런 예비 유아교사들의 인식은 현직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김경철 외, 2002; 안영애, 2005; 조미영 외, 2009; 최지영 외, 

2011)에서 나타난 현직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한 인식과 같

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 중 유아 영어교육 내용, 방법, 매체와 관련하여 예

비 유아교사들은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게임이나 놀이를 

통한 영어교육이 유아들에게 적합하다며, 이런 교육내용과 방법, 매체를 통하여 유아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비 

유아교사들의 인식은 안영애(2005)가 예비교사, 현직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조기영어교

육에 한 인식 비교에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의 인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 

영어교육에 한 다른 선행 연구들(김경철 외, 2002; 양옥승 외, 2001; 조미영 외, 2009; 최

지선 외, 2011; 이진영, 2015)도 유아 영어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교수법 등에 있어 유아

의 발달이나 흥미, 개인차 등을 고려한 실제적이고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영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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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비 유아교사들은 유아 영어교육 내용, 방법, 매체에 

하여 현직 교사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 예비 유아교사들은 유아 영어교사가 갖추어야할 자질에 하여 영어구사 능력 

보다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한 이해와 지식을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아들이 영어

를 잘 습득하고 학습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아 영어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하

여도, 유아기는 언어․인지, 사회, 정서, 신체 모든 면에서 발달이 통합적으로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유아의 발달과 개별 성향, 그리고 상호작용에 한 교육적 이해와 지

식은 유아 영어교사에게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이라 할 수 있다(정동빈, 2002; Celcec-Muricia, 

2004; Vojtkova, 2006).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들(강민자 외, 2010; 김근혜 외, 2014; 이진영, 

2015; 조미영 외, 2009)이 부분의 유아 영어교육이 유아교육에 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영어교사들에 의해 정규 유아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이벤트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

적하였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한 안으로 유아교육 바탕을 가진 교사가 영어와 영어교

육에 한 소양을 갖추어 유아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김경철 외, 2002; 서현아 외, 

2009; 이경우, Merrill, 곽향림, 이연승, 전지형, 2014; 조미영 외, 2009)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예비 유아교사들 또한 유아 영어교육에 하여 이런 연구들과 같은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네 번째, 예비 유아교사들은 유아 영어 교육에 체로 긍정적인 관심과 흥미가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유아교육 실제에서 유아 영어교육에 참여하고 싶지만,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의 부족과 영어 실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영어교사로서 

필요한 영어능력과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유아 영어교육 관련 

수업에 한 요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인다. 즉, 장차 유아 교육 실제에서 유아들과 상호

작용을 하며 유아의 발달을 지원해줄 교사들이 느끼는 필요와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및 지식과 예비 유아교

사의 교수 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과 태도, 유

아영어교육에 한 지식이 그들의 교수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이는 교수 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과목에 한 긍정적인 태도(한종화 외, 2004), 교육내

용에 한 지식(Tschannen-Moran, Hoy, & Hoy, 1998 재인용 김희재, 2012),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김현지, 나동진,2006)으로 구성된다

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유아 영어교육에 한 유아 영어교육의 필요성, 교육 내용, 교사의 자질에 한

예비 유아교사들의 인식 및 유아 영어교육에 한 그들의 관심․태도와 지식 에 관하여 그

리고 유아 영어교육에 한 태도와 지식이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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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유아교사들의 영어교육에 한 인식은 현직 유아 교사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

구들에 나타난 영어교육에 한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지식 그리고 관심․태도와 

지식과 교수 효능감과의 관계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영어교육 뿐 아니라 유아 교

육에도 새로운 시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먼저, 예비 유아교사들이 유아 영어교육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어교육

에 참여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영어 능

력과 영어교육에 한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그들의 요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

다. 이런 그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지식과 영어 소

양에 한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

와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Butler(2004)는 우리나라와 만, 일

본의 초등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어가 교실을 벗어난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이 아닌 영어가 온전히 외국어-매우 중요하고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도-로 통용되고 있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환경에서는 원어

민과 같은 영어 구사 능력이 영어교사의 필수적인 자질은 아니고 사회언어학적 맥락에서 

어떤 자질(능력)을 가져야 하는지에 한 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 점

에서, 유아 영어교사는 정규 교육과정(누리과정) 안에서 영어활동이나 영어 습득을 위한 교

수적 지원을 녹여내어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며 유아들의 영어에 한 흥미와 발달 뿐 아니

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유아 영어교육의 모습이 될 것(이경우 외, 2014)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유아 영어교육을 위하여, 유아의 발달과 흥미 그리고 유

아 교육에 한 충분한 지식 그리고 이해와 경험을 갖춘 현직 교사들을 상으로 영어연수

나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영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현직 교사에 한 교육과 연수 뿐 아니라 예비 유아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유

아영어교육에 한 수업이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유아교육에 한 지식, 소양과 

더불어 영어교육에 한 지식과 소양 - 유아 영어교육 내용, 교수법, 매체활용, 활동 등 - 

을 발전시켜 교육 실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더욱 효율적 일 것이다. 그런 점에

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 

그리고 그의 실현을 위한 요구와 필요는 유아 영어교육과 유아 교육을 위하여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비 유아교사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 그리고 

지식은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유아 교육에 의미가 있을 것 이다. 왜냐하면 

이 결과로 부터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영어 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이 증가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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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영어 교수 효능감이 증가(강경희, 2016; 이은진, 2013)하고 결과적 교과목에 한 교수 

효능감의 향상으로 일반적인 교수 효능감도 더욱 증가(김희재, 2012)하게 될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 유아 교사들에게 영어교육을 위한 

수업이나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지식, 태도의 증가와 함께 교수 

효능감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향상된 교수 효능감은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사-유

아 상호작용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김진미, 2016; 문영경, 최선녀, 2015; 서석원, 박지

선, 2016)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환경 및 사회언어적환경과 유아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유아 영어교육을 위한 수업을 예비 유아교사들에게 제공함

으로써 그들의 전문성과 교수 효능감의 향상을 통하여 영어교육 뿐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 유아교사들을 상으로 유아 영어교육에 한 

인식과 관심․태도, 지식 그리고 그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이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예비 유아교사들이 유

아 영어교육에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나아가 유아 교사로서 영어교육을 담당하

고자 하는 의지와 있음을 논하였다. 이런 논의로 부터 그들이 유아교육에 한 충분한 이

해와 지식 뿐 아니라 영어교육에 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보다 효과적으로 유아의 전인

적 발달과 영어습득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지닌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유아영어 

교육관련 수업이나 교육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에게 제공되는 유

아영어 관련 수업은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민감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 유아교사들에 한 설문을 통하여 유아 영어교육에 한 그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구조화된 설문과 더불어 보다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 졌다면, 좀 더 세밀하게 그

들의 인식과 요구, 필요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보다 더 생생하고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유아 영

어교육 수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 영어교육 수업을 통한 예비 유아교사들

의 유아 영어교육에 한 관심/태도와 지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수 효능감의 변화를 측

정함으로써 예비교사 상 영어교육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영어교육 

수업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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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teaching English in early childhood and their teaching efficacy

Hong, Kil Hoe ․ Cha, In Young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interest, 

attitude, and knowledge of teaching English in early childhood, and impacts of these factors on their 

teaching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6 freshmen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a college in S city, Gyeonggi-do. They were required to answer questionnaires about their 

perception of teaching English in early childhood and their teaching efficac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0.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jority of pre-service 

teachers think that teaching English in early childhood is needed. Second. pre-service teachers are 

willing to taking part in teaching English to young children, but they think that their participation 

would be limited due to both their insufficient English and lack of teaching methods. Lastly, 

pre-service teachers' interest․attitude and knowledge of teaching English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teaching effica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supporting pre-service teachers to improve 

not only their teacher professionalism but also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nglish 

education for early child were discussed.

Key words : pre-service teacher, perception of teaching English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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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의 관계중심놀이를 통한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연구

 김   지   은*

<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기가 함께하는 전통놀이(단동십훈)를 살펴봄으로써 영아의 육아방법에 있

어서 전통의 계승과 연속, 개선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인 어머니와 1세 

영아를 상으로 6개월간 심층면담, 관찰, 인터뷰, 전화상담, 비디오레코딩의 방법을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는 관계중심 전통놀이(단동십훈)로 아기와 상호작용하며 

엄마로써 자신감을 얻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기는 놀이의 진정한 재미와 즐거움을 경

험해나갔다. 또한 아기의 작은 목소리, 몸짓과 행동을 존중하며 민감한 반응을 하는 양육자로 변

모해갔다. 현재 양육에 한 고민과 두려움은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어머니는 일상의 고민과 두려

움을 회피하고 방관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양육자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

통놀이인 단동십훈은 아기와 어머니의 긴 한 관계를 바탕으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는 

놀이이다. 이와 같은 육아지혜가 있는 전통육아법인 단동십훈에 해 부모들의 재인식이 필요하

다. 현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진 놀이법과 육아법보다 불안한 육아방식이라는 인

식에서 벗어나 단동십훈의 가치와 놀이방법을 재발견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주제어 : 계 심놀이, 아놀이, 통놀이, 단동십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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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딸랑이를 흔들어 주거나, 햇살이가 혼자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구경하면 쉬

고... 어떤 놀잇감으로 어떻게 놀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햇살이가 아직 

말을 할 나이가 아니라서 놀이를 잘 못하겠어요. (중략) 5개월 아기랑 제가 무엇을 

하며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을까요? 놀잇감으로 어떻게 놀아야 하죠? 국민 놀잇감은 

사야만 할까요? 

(5개월 아이와 단동십훈을 하는 어머니, 2015. 9. 13)

위의 글은 한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기와 놀이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드러나 있다. 연

구 참여자는 ‘아기와의 놀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놀잇감을 사용하는 놀이를 먼저 생각한

다. 연구참여자는 ‘아기와의 놀이’라는 질문에 자신과의 놀이경험보다는 ‘아기와 놀잇감’이

라는 물건과의 관계를 먼저 떠올린다. ‘아기와의 놀이’를 ‘놀잇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시 와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자녀양육 방법도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현 의 어머니들

이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육아정보를 얻는 방식은 퍼스널미디어(59.0%)로 나타났다(민정원,

권미경, 윤지연, 2014). 퍼스널미디어를 선택한 사람의 다수는 ‘이용 편리성’(44.7%) 때문에 

선택했다고 답했지만 '정보의 질과 신뢰도'를 선택 이유로 꼽은 사람은 19.2%로 상 적으로 

낮았다. 육아에 한 정보에 있어서 편리성 때문에 퍼스널미디어를 사용하지만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믿는 경향은 낮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미디어를 신뢰 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다양

한 육아정보를 보며 엄마들은 불안감, 초조함, 상 적 박탈감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

다. 이러한 많은 육아정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양육가치와 양육본능을 흔들어 놓

기도 한다. 또한 정보를 접하다 보면 서양의 양육방식과 장난감에 한 막연한 동경과 비

판 없는 수용과 순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그러한 양육방법이나 물건이 그 연령에 꼭 

해줘야 하는 매뉴얼처럼 여겨지면서 많은 혼란과 불안감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이른 시기부터 분리된 수면교육을 통한 독립성 향상, 시간에 맞춘 수유시간을 통한 조절능

력 향상, 버릇 들이기,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값비싼 놀잇감 등 우리가 보고 배워왔

던 양육방식과는 몹시 상반된 것들도 많다. 이러한 정보들은 육아를 처음 하는 어머니들로

써는 맹목적으로 따라 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따라하면 할수록 아이의 욕구와 본능을 

거스르는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이 가중된다는걸 느끼게 된다. 위에서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처럼 영아의 놀잇감에 한 생각에 있어서도 ‘함께 놀이하는’ 상호적인 매개물로서의 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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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아닌 ‘양육의 피로를 해방시켜주는 도구’ ‘발달을 재촉하는 놀잇감’ ‘국민 놀잇감이 없

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듯한 죄책감을 주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놀이의 

형태는 ‘나와 그것(I and It)’ 의 관계이며, 이것은 놀이 주체와 도구의 관계로 고착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나와 너(I and You)', ‘나와 우리(I and We)' 라는 우리 전통인 공

동체적이고 유기체적인 관계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배영희, 2004).

이렇듯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엄마들의 양육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양육의 가치

는 어떠한 매뉴얼화된 방법이나, 국민 장난감이 아닌 어머니와 ‘영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일이다. 영아가 가장 접한 관계를 맺는 상은 어머니이며, 어릴수록 어머니의 비중이 더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지민, 2011; 박응임, 1995; 이정은, 2003; 한지현, 2005; 황주미, 2008). 

어머니는 영아에게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 어머니와 영아가 상호작용을 잘 이루려면 어머니는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동도 어머니에게 적절하게 반응해야 하며 어떤 행동이나 놀이가 두 사람에게 

서로 만족스러우면서도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행동이여야 한다. 또한 언어적인 행동 뿐

만 아니라 감정과 정서등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정서 교

류 소통이 있어야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 것 이라고 보았다(박성희, 방경숙, 2011). 이러

한 어머니와 영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신뢰감 있는 애착을 형성하고 애착관계는 타인과

의 관계를 맺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은 서로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촉진된다. 영아에게 있어

서 놀이는 생활 그 자체이며 즐거움이다. 언어가 미숙한 영아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놀이를 통하여 나타낸다(이행숙, 한유진, 2009). 

놀이는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므로 영

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영아의 놀이는 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하는 놀이 활동은 애착의 질과 관련된다(Fergus, 2003).

특히,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 중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놀

이와 육아방법이 있다(송현정, 김광웅, 2006 재인용). 우리나라의 전통 육아의 방법과 놀이

는 아기가 스스로 기고, 서고, 걷기까지 거기에 맞는 온갖 말과 노래와 놀이를 만들어 아기

를 어르고 달래고 북돋아주었다(백창우, 2002). 즉 전통적인 놀이는 움직이고자 하는 생명의 

본성을 가진 아이를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의 환경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좋아하는 접촉, 리듬감 있는 흔들림과 노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편안한 쉼의 상

태로 이끌어 주는 양육을 하였다(임소영, 2009).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아기놀이는 음

률 있는 리듬과 접촉으로 발달에 맞는 신체적 성장과 뇌발달을 촉진 시킨다. 또한, 그 내용

과 뜻에 우리 문화와 아동존중의 사상도 담고 있는 선조의 지혜와 도량이 들어 있는 놀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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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나라 전통아기놀이를 ‘단동치기십계훈(檀童治基十戒訓)’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동십훈(檀童十訓)이라고도 하는 단동치기십계훈은 ‘도리도리’,‘곤지곤지’,‘죔죔’,‘짝짜꿍’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놀이의 이름으로 열 가지 훈시(訓示)를 이야기한다. 단동십훈은 놀

이와 더불어 가르친 것으로 부모와 유아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유아는 놀이를 통해 신체

를 단련할 뿐만 아니라 언어나 정서 등이 발달되는 놀이이다.

단동십훈은 놀잇감 없이도 할 수 있는 놀이로 신체를 주로 활용하는 놀이들이다. 이러한 

신체놀이들은 신체와 언어 발달이 미숙한 영아들을 위한 놀이로서 성인이 영아와 함께 하

는 특징이 있다. 영아기와 유아시기에는 조부모와 성인이 함께 성인 주도식으로 성인의 시

범동작과 노래 등을 모방과 시행착오를 거쳐 놀이를 하였다(홍용희, 조경자, 엄정애, 2001).

이러한 단동십훈의 놀이는 교육방송의 ‘전통육아의 비 ’ 이라는 프로그램 이후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 ’ 의 단행본의 출간으로 우리나라 전통놀이와 육아법이 소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아기와 함께 단동십훈을 배워보는 프로

그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육아방식에 한 부모세 와 조부모세 간의 인식을 조

사한 연구에서처럼 조부모세 는 전반적으로 부모세 보다 단동십훈의 활용방법과 필요성

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부모세 는 ‘도리도리’ ‘죔죔’ ‘곤지곤지’ ‘짝짜꿍 짝짜꿍’등 

중매체를 통해 발달에 해 잘 알려진 놀이 이외에는 조부모에 비해 필요하다는 경향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이유미, 이정은, 2013). 또한 전통육아에 해 전통육아의 과학적이

며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인식한 어머니들의 유형 중 75%는 전통육아의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하며 전통육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과학적 지식 교육을 받는 요즘 세  부모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전통육아방식이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진 육아정보들에 비해 미덥지 않고 불안한 육아방식으로 여

겨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김은주, 이영경, 연희정, 2014).

현재 전통놀이이자 육아법인 단동십훈은 옛날부터 민간에 구전되고 실제로 영아를 양육

하는 부모나 조부모들이 쉽게 영아놀이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부모들은 그 가치와 효용에 

해 ‘비과학적’이고 ‘구식’ 이라는 이름으로 경시되며 관심의 상이 되지 못하고 외면당

하고 있다(임재해, 2012).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아기놀이인 단동십훈이 뇌파활동을 촉진하여 아기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손으로 하는 놀이가 유난히 

많아 뇌발달을 돕고 만 3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품에 끼고 살면서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

우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신경세포 발달을 돕는다고 이야기 한다(김광호, 조미진, 2013). 또

한 1960년  이후 서구사회를 지배하던 부모중심 계획육아에 한 안으로 애착육아

(attachment parenting)을 제안한 W. 시어스박사는 한국의 전통육아방식이 애착육아와 매우 

유사하여 엄마와 아기의 안정애착을 촉진하고 아기의 뉴런 신경세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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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단동치기십계훈의 이러한 특징을 보면 영아와의 신체적 상호작용 놀이, 영아의 발달을 

따라가는 놀이, 애착을 증진시키는 놀이로서 과학적인 가치와 효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가치를 모른 채 잘못된 신념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에 한 안

타까움에서 이 연구는 출발한다. 이러한 관계중심, 신체중심의 단동십훈의 놀이가 영아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한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놀이의 계승 그리고 

전통육아방식의 가치에 한 사고 전환 등에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영아와 전통놀이 및 단동십훈의 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행숙,한유진(2009)

은 전통놀이, 자유놀이, 블록놀이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는

데 전통놀이에서 어머니는 영아의 말과 행동을 읽어주는 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소영, 임은주(2010)는 전래아기놀이가 아이의 움직임을 북돋는 놀이, 태초에 편

안함을 주는 놀이, 심미적 기억을 심어주는 놀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놀이, 노래와 함

께하는 놀이로 정리하였다. 김정희, 유효순(2011)은 영아-어머니 전래놀이 상호작용 프로그

램이 1세 전후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 정서적 긍정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시사하고 있

다. 또한 이경희(2012)는 단동치기십계훈을 영아의 신체발달에 적합하고 부모와 자녀 간 관

계중심의 놀이 방향을 모색하였다. 임재해(2012)도 전통육아를 여러 교육방법으로 정리하였

는데 이 중 ‘짝짜꿍 놀이 교육’은 아이의 정서적, 육체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덕숭(2012)도 전통적인 놀이와 육아법은 선조의 애착육아와 

애착안정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애란(2014)은 전통놀이가 가지는 유아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놀이중심의 양육방법, 정서발달촉진, 애착형성, 부모역할이 강화되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와 전통놀이를 통한 양육활동의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점들은 영아와 어머니간에 관계형성, 애착, 부모역할, 신뢰감, 신체발달, 민감

성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육에서의 교육적인 의미, 효과들은 

어머니와 영아가 일상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세 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더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다. 기존의 선행논문들은 전통놀이를 직접 실행하기 보다 교육적 의

미나 교육적인 효과를 밝히는 연구물이 많았으며 직접 실행한 연구물도 구조화된 프로그램

을 적용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영아가 직접 전통놀이 육아법

을 실행하면서 보이는 모습들을 살펴보려 한다. 실제 어머니가 일상속에서 영아와 전통놀

이 육아법으로 관계를 맺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경험해가는지 또한 그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고찰해 보는데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들을 통해 전통

놀이의 본질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영아의 육아방법에 있어서 전통의 계승과 연속, 개선 등

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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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 아기와 전통놀이(단동십훈)를 함께 하면서 어머니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2. 아기와 전통놀이(단동십훈)를 함께 한 어머니의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빛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영아와 전통놀이인 단동십훈 놀이를 통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

고자 한다. 어머니와 아이의 단동십훈 놀이를 통한 경험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

정에서 어머니와 영아가 단동십훈을 해 나가며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 상은 한 가정의 어머니와 1세 영아 (5개월)이다.

연구자와 함께 연구해 나갈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이다. 그리고 4세와 5

개월 영아의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두 자녀 중 1세 영아 (5개월)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인 단동십훈은 2개월에서 12개월 까지의 영아와 어머니가 놀이할 수 있는 전통

아기놀이이므로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의 초점이 되는 1세 영아(5개월)가 적합하다

고 생각되었으며, 성장하면서의 추이도 살펴보고자 어린연령에 포커스를 맞춰 영아를 선정

했다. 다른 질적 연구들이 그러하듯 본 연구 또한 목적 표집을 통해 이에 맞는 영아를 선

정하였다. 목적 표집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연구 관심을 가

장 잘 반영하고 있고, 또한 연구자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현상에 해 필요한 정보를 줄만

한 상이어야 하며 현상에 한 통찰을 줄 수 있어야 한다(김영천, 2006).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1세이며 영아의 발달과 가정환경을 검토하여 특별하거나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 일반

적이면서도 평범한 사례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영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아의 어머니 또한 인구학적 배경으로 보아 되도록 일반적

인 사례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양육에 한 혼란과 소진으로 본 연구자에게도 도움을 요구하고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 하였다. 특히 양육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던 첫째보다 상 적으

로 관심이 덜 해지는 둘째 때문에 걱정과 죄책감도 큰 터였으며 둘째를 위해 무엇인가 하

고 싶다는 동기와 관심을 보이며 연구를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며 양육과 교육에 관심이 많다. 연구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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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학생의 남동생과 초등학교 6학년인 여동생과 같이 생활하

는 3 가 함께 사는 가족이었으며 3 의 가정의 모습은 예전에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형태가 아닌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과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였다. 3  

가정의 분위기는 가정적이고 따뜻하며 정서적인 지지가 높은 환경이다. 연구 참여자인 어

머니는 내향적인 기질과 에너지가 다소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양육을 전담하는 친정어머니

는 외향적인 성격과 에너지가 있는 성격으로 딸인 연구참여자의 교사생활을 할 수 있게 양

육을 도맡으며 적극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양육에 있어서는 민감하며 애정적이

며 질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양육자이다.

연구 참여자는 가족의 특성상 양육을 지원해줄 사람이 많았는데 주 양육자 친정어머니 

이외에도 친정아버지와 학생 남동생과 여동생이 첫째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양육

을 지원해주고 있다. 둘째가 때어날 때 쯤에는 상황이 다소 변하게 되었는데, 주 양육자인 

친정어머니가 관절이 아프게 되고 남동생과 여동생의 취직과 학교진학으로 첫째 때보다 양

육지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참여자가 교사로 일을 하는 동안 기관을 다니지 않

는 첫째와 둘째는 친정어머니가 보고 계신다. 연구 참여자는 친정어머니의 육아의 부담을 

덜고자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아 5시에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와 함께 육아를 하며,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씻길 만큼 육아에 있어서 가족의 의존도가 높았다. 연구 참여자는 양육

과 교육에 관심이 많으나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관심과 다르게 둘째의 발달의 변화

도 잘 모를 만큼의 보조자의 역할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아이와 멀어지는 감정을 느끼고, 

양육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곧 휴직을 하고 조모의 집에서 이사해 처음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양육을 혼자 감당해 내야하는 사실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 아이는 현재 4세 여자아이로 까다로운 기질로 가족속에서 충분한 애정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까다로운 기질임에도 첫째 혼자만 있었으며 가족의 분위기가 지

지적이며 허용적이고 애정적이기 때문에 첫째가 보이는 까다로운 행동과 정서를 가족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양육되었다. 그러나 둘째가 태어나고 첫째 혼자 있을 때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워지자 동생에 한 스트레스와 화로 인해 동생을 때리고 꼬집는 행동을 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갈등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아이는 현재 5개월 여자아이로 순한 기질이면서 첫째보다 호기심이 많은 활동적인 

성격이다.

기질의 특성상 많이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수유나 수면에서 힘들게 하지 않으며, 어머니

와의 놀이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오지 않고 혼자 놀이하는 성향이 많아 연구 참여자인 어머

니도 혼자 놀이하게 그냥 두고 있다. 5개월 당시 모유수유 중이였이며 이유식을 시작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손에 쥐고 입으로 탐색하며 옹알이를 많이 

하고 감정표현도 하는 정상발달의 영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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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영아와 전통놀이 단동십훈 놀이를 통해 경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하고 

경험한 의미를 해석하여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와 단동십훈 놀이의 경

험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고자 인터뷰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다.

2. 연구 기간  차

1) 사전연구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연구의 적절성과 연구자의 관점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다. 2015년 9월 5일, 12일, 19일까지 1회에 1시간씩 총 3회를 3시간에 걸쳐 

연구자인 어머니와 면담 하였다. 첫 면담에서는 안면만 있던 관계에서 라포형성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이후부터는 반 구조화 된 인터뷰방식으로 이전의 인터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목록으로 만들어 면담의 깊이를 더해 가려고 노력하였다. 사전연구의 과

정을 통하여 연구자는 어떤 양육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양육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어려움

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연구자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에 본 연구를 설

계하는 기본 자료로 삼았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10월 10일부터 2016년 1월 30일 까지 주 1회 관찰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 1회를 연구참여자인 어머니의 집에서 만나 인터뷰, 심층면접, 아기는 동영

상을 녹화하였다. 또한 연령이 어린 아기이므로 여러 제반 여건이 영상을 촬영할 수 없을 

시에는 참여자가 아기와 노는 모습을 가족 중 한명이 촬영하여 보내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본인이 아이와 노는 모습을 배우자가 촬영해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주양육자인 친정어머니

가 놀이하는 모습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자료수집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와 

심층면담의 녹취와 동영상 녹화에 해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휴 용 녹음기 및 

휴 용 녹음 어플을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의 전사 자료는 개인 E-mail 또는 다음 

만남 시에 출력하여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의 의견 전달 시 잘못 해석 된 부분

이나 자료로 쓰길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해서 언급 할 경우 변경 또는 삭제하였다. 자료수

집의 방법은 참여자와 연구자 일 일 심층면담과 아기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

거나 보내준 영상을 관찰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의미 있는 진

술들을 추출하여 텍스트화 하였으며, 영역구분을 전체의 주제를 양육을 두고 어머니의 양

육태도, 인식, 신념, 상호작용 방법, 화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의미의 유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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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의 연관성으로 묶어 참여자가 드러내고 있거나 그에 알맞은 표현으로 은유화하는 방법

으로 즉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름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이름을 붙이거나 목차를 

만드는 작업은 여러차례 순환하면서 다듬는 작업이 계속되고, 과정 과정마다 연구자가 양

육을 한 경험으로 인해 많은 판단과 유추가 들어가므로 ‘판단중지 및 환원’하여 현상을 있

는 그 로 보려고 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자료 분석 해석이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간주관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 해석의 과정이 끝난 후 연

구 참여자에게 자료를 주어 읽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아이들에 행동과 표현을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연구 참여자

의 의도 및 생각을 반영하는 삼각검증법을 시도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내용에 한 비  보

장을 위해 자료 분석과정에서 아기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변환하고, 인터뷰 자료 즉 아

기의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료 등은 개인 

USB에 저장하여 비 보장을 하려고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기와 통놀이(단동십훈)를 함께 한 어머니의 경험

1) 혼란스러운 양육의 길

연구자: 놀잇감 없이 아이와 신체로만 놀이(단동십훈)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연구 참여자: 너무나 많은 놀잇감들과 양육서적들 중에서 제가 어떤 장난감을 골라

야 하며 어떤 책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남들 다 있는 국

민 장난감도 없는데 사줘야 하나 싶고, 저도 육아서적 보면서 열심히 따라해야하

나 싶고 TV를 켜면 잘못 키운다면서 혼내는 사람들이 많아 보기 불편할때도 있구

요. 너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택하는데 혼란스럽기만 해요. 이렇게 몸으로 눈맞

추며 까꿍하고 도리도리하며 함께 노는 것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했

고 우리 햇살이가 제일 원하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놀이가 많은 단동

십훈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6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5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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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장난감과 서양의 육아서적들과 올바른 양육을 돕는 여러 가지 지식들은 우리 주위

에 많다. 손만 뻗으면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그것은 내 양육에 있어서 진리

가 된다. 그 양육의 정보가 옳고 그른지에 한 판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주변의 엄마

들에게 의해서 입증된 것이라 믿고 어머니는 보여지는 정보를 믿고 신뢰한다. 연구자인 어

머니는 이러한 정보들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 이제 첫째에 이어 둘째 아이를 기르면서 몸

으로 체화된 지식이 많이 생겼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것들이 과

연 내 아이에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무엇을 취사선택해야 할

지에 한 의문도 함께 품기 시작한다. 이 혼란 속에서 오롯이 나 혼자 판단하고 선택해야

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 이라고 느낀다. 어머니는 책을 잘 읽어줄 자신감도 장난

감으로 잘 놀아줄 자신감도 없다. 양육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마음의 연

구 참여자에게 단동십훈은 어머니 스스로가 내 양육을 점검하며 무엇이 아이에게 더 필요

할까라는 요구에 의해 출발한다. 내 아이가 지금 원하고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

었다. 단동십훈은 인지발달에 초점을 맞춘 장난감이 아닌 지금의 엄마들은 잘못된 양육을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질책하는 양육방법이 아닌 아기와 엄마가 눈을 맞추고 신체의 움직

임과 감정을 따라가 주고 스킨쉽이 일어나는 데 초점이 닿아 있는 익히 자주 보고 경험했

던 전통 놀이이다. 어머니는 이것이 더 편안하고 해볼만 하다고 느낀다. 단동십훈의 교육방

법은 훈시의 의미를 아이의 발달에 적합한 신체와 애착중심의 놀이로 상징화했다. 단동치

기 십계훈에 나타난 부모의 역할은 애착과 사랑을 공감으로 한 조력자였다(김주현, 박찬옥, 

2011). 지금 어머니의 혼란속에서 햇살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장난감’이나 ‘독립

성과 버릇과 습관들이기’의 양육서가 아닌 애정을 근간으로한 스킨쉽과 눈맞춤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고 있다.어머니는 지금 단동십훈의 양육방법과 놀이를 통해 햇살이가 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 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싶어 한다.

2) 엄마는 ‘밥차 아줌마’와 ‘보조자’

연구자: 맞벌이하는 엄마로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연구 참여자: 맞벌이와 육아는 정말 힘든 일이예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면 저희 친정엄마가 ‘얘들아, 저기 밥차 아줌마 왔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당연

한 듯 그냥 ‘밥만(모유) 만 주는 엄마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정엄마가 아이를 잘 양육하셔서 저는 철저히 살림을 보조 하는 것이 친

정엄마를 돕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양육에서 

빠져있다고 해야 하나....(중략)...... 단동십훈 놀이는 친정엄마가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단동십훈은 옛날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와 더 연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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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 같 구요. 제가 막상 놀이를 해야 한다 생각하니 ‘나는 내 딸들의 엄마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난 엄마로써 ‘무엇을 하고 있었

지?’ ‘아이들과 놀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6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5년 9월 20일)

한국사회의 가족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옛날의 3 가 모여 산다고 했을때 자식

이 부모를 부양하고 모시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조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한 형태의 

가족구조가 많아지고 있다. 햇살이네 집도 3 가 같이 사는 집으로 조부모의 역할은 1차적

으로 맞벌이의 손자녀를 돕는 것으로 조부모는 양육자역할, 교육자역할, 보호자역할, 위안

자역할을 모두 하고 있었다(이영숙, 박화윤, 2000). 이중에서 햇살이 할머니는 양육자의 역

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전담양육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단동십훈 또한 이름

만 몰랐을 뿐 이미 햇살이와 할머니는 많이 하고 있었던 놀이였다. 햇살이의 집에서 놀이 

또한 조부모의 몫이였고, 다양한 모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엄마

가 되어있는 집에서 어머니는 ‘밥차 아줌마’ 불리운다. 밥차 아줌마의 한 단어에 현재 3

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말해준다. 모유마저 먹이지 않았다면 ‘옆집 이모’ 였

을거라는 가족들의 말에 어머니는 어쩐지 양육에 자신이 없고 위축된다. 어머니는 단동십

훈같은 놀이는 할머니와 많이 놀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한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혼란스러워 한다. 맞벌이에서 엄마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이들

이 나의 개입이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양육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 역할 

무엇인지, 어떤 양육자이고 싶은지, 할머니는 조력자가 맞는지에 한 고민을 하고 있다.

3) 엄마 혼자 놀이하는 도리도리, 짝짜꿍

연구자: 햇살이랑 잼잼, 도리도리등 놀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연구 참여자: 도리도리, 잼잼, 짝짜꿍이 이렇게 힘든 놀이였나 싶어요. 저희 친정엄

마랑 할 때는 눈빛부터 다르던데.. 햇살이가 저를 봐주지 않아요. 저를 보려고 하

지 않고 자꾸 도망가요. 저랑 같이 놀이하기 싫은가 봐요. 잠깐 해보려고 하면 저

만 혼자 짝짜꿍이나 도리도리를 하고 있고, 햇살이는 저를 낯설게 잠깐 쳐다보고 

그냥 가버려요. 이럴 때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두어야 하는 것인지 데리고 와

서 시켜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냥 도리도리나 잼잼을 하면 바로 따라

할 줄 알았어요. 친정엄마랑은 잘 하던데. 저랑은 하고 싶지 않나 봐요. 저랑 막상 

놀이를 안하려고 하니 섭섭하고 서글프고 그래요.

(6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5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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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짝짜꿍이나 도리도리가 낯설지 않다. 어머니 또한 친정어머니와 놀았던 경험이 

있고 집에서도 자주 보았던 광경이다. 특별한 방법과 기술이 필요한 놀이가 아니다. 그러나 

도리도리, 죔죔은 친정어머니와 햇살이 둘만의 놀이세상이다. 어머니는 도리도리, 죔죔은 

햇살이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할머니와 햇살이와 놀이 세상에 어머니

는 소외되어 있다. 햇살이는 좋아하는 사람과 편안하고 즐겁게 놀이하고 싶다. 햇살이는 어

머니와는 ‘놀이’하지 않는다. 도리도리나 짝짜꿍 죔죔이라는 행동을 모방하고 함께 감정을 

나누며 신체활동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햇살이

와 눈을 맞추고, 스킨쉽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햇살이는 어머

니는 친 한 사람으로 느끼지 않는다. 아동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을 위하여서는 부모와 자

녀가 같이 지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의 절 량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제한된 시간이나 

여건에서 보다 도 있고 효율적으로 자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형자, 2009).

Albrecht와 Miller(2001)의 상호작용원리에 의하면 친 하고 정서적인 관계가 건강한 발달

의 핵심이며 기초가 된다고 보았으며, 초기의 영아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애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며 그 질이 중요하다.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신호나 요구에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너’ 와 ‘나’ 의 관계맺음을 배울 수 있다. 상호작용 중 어

머니와의 신체접촉은 영아가 세상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일차적인 도구로

써 영아의 전반적인 신체 심리적 발달에 토 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기

의 신체접촉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특징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지 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이다(김수정,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 심희옥, 2003). 햇살이는 자연스러운 피부접촉

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친 감, 관계 맺기, 신체접촉

을 위한 눈맞춤, 앉아서 엄마를 바라보기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엄마와 놀기는 어색하기만 

하다.

4) 말 못하는 햇살이와 이야기하기

연구 참여자: 햇살이랑 놀이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큰 아이는 

말이 통하니까 하는데 작은 아이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연구자: 주로 어떤 말과 반응을 해주세요?

연구 참여자: 햇살이가 노는 모습을 누워서 그냥 보고 있거나, 잘했어! 최고야! 똑똑

하네! 아니면 박수쳐주거나 해요.

(7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5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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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성격은 내향적이며 밤중수유로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다. 햇살이와 놀아

주는 것은 힘든일이기만 하다. 햇살이와 무엇을 어떻게 놀이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말

을 많이 한다. 어머니는 아직 말을 못하는 햇살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하는지 힘들어 한

다.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잘했어’ ‘똑똑하다’ 와 같은 결과에 관

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소와 웃음등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부족하고 놀이의 과정

에서 보이는 작은 성취나 발전된 모습은 민감하게 보고 격려하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영

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는 민감하게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에 반응

하고 이야기 해주는 것은 영아의 애착, 사회성 발달, 통제능력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다. 어머니가 지금 햇살이와 맺고 있는 애착의 상태 즉, 햇살이가 모유를 먹을 때는 제외하

고 잘 있지 않으려는 상태를 볼 때 햇살이와 상호작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첫째를 식구들이 모두 양육하고 놀이해 주었기 때문에 엄마는 자녀들과 함께 놀이 경험

이 적었다. 언어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연구참여자의 사고는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었다. 전통놀이인 단동십훈이 시작되고 불아불아, 시상시상, 

섬마섬마등을 하려 할 때 연구참여자 어머니는 햇살이와 마주앉아 눈을 맞추는 시간도 짧

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무엇을 말해야 할까라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햇살이가 다소 익

숙한 전통놀이인 도리도리를 연구 참여자 앞에서 할때도 어머니의 반응과 표정은 감정과 

맥락없이 ‘잘하네’ ‘최고’ 등의 말을 하거나, 적당한 말이 없을까 고민하는 표정을 지어보이

곤 했다. 놀이의 초점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언어에 초점이 닿아있어 햇살에게서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양육, 관계에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고 있었다. 

놀이를 통해 어머니와 영아간 정서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놀이 행동 

시 정서는 비 놀이행동시보다 다양하게 표현되며 흥미와 기쁨이 지배적인 정서로 표현되어

(김희연, 2001) 놀이를 통한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어머니와 영아는 

놀이와 상호작용에 서의 즐거움을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인 미소로 표현하며 어루만져

주고 뽀뽀하고 안아주는 등의 신체접촉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통하여 어머니와 영

아 간의 애착이 향상된다(김수연, 2012).

2. 아기와 통놀이(단동십훈)를 함께 한 어머니의 경험의 의미

1) 진짜 엄마의 자리 찾아가기

제가 집에 도착하면 햇살이가 기어 와요. 아이들이 반겨준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고 바래본적도 없고 그냥 본척만척 하는 행동이 맞는 건가.. 하면서 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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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정엄마가 말한 것처럼 ‘밥차 아줌마 왔네’ 라고 말해주면 그게 ‘엄마 왔다’ 

라는 말이고 아이들도 엄마가 왔나보네 하는 식이 였는데, 아이들이 제가 들어올 때 

현관까지 와서 저를 반가운 얼굴로 쳐다보고 웃는 날이 많아 졌어요.   

(8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5년 11월 8일)

엄마의 자리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가족의 특성상 

4-5명의 다른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환경 속에서 정작 햇살이와 어머니의 관계형

성은 가장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양육을 잘 해나갈 자신감도 잘 해낼 수 있

다는 양육효능감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의존하는 양육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하려는 놀

이는 어머니와 햇살이 둘이 해나가는 놀이이다. 단동십훈을 하려면 아이의 신체에 집중을 

해야 한다. 햇살이는 엄마와 마주하게 되고 어머니의 몸 또한 햇살이에게 향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 있다. 어머니의 오감은 오로지 햇살이에게 집중하게 된다. 지시와 질문 신

에 햇살이의 눈빛이 말하는 메시지와 몸의 움직임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햇살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안고, 미소짓고, 쓰다듬고 한다. 이렇게 한걸음씩 어머니와 햇

살이는 긴 하고 끈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머니만 노

력하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도 노력을 하고 있다. ‘짝짜꿍을 하려고 해도 저에게 햇살이가 

집중을 안해요’라고 이야기했던 어머니에게 이제 햇살이는 마주보고 눈을 보며 집중한다. 

햇살이도 어머니에게 미소지어보이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눈을 맞추고, 안기고 하는 애착

행동을 보인다. 어머니와 햇살이는 서로에 해 집중하며 수용적이며 민감해져가고 있다. 

‘햇살이의 발달을 잘 몰라요. 친정엄마가 말해줘야 알아요‘ 하며 가장 변화가 빠른 시기임

에도 발달상황을 잘 모르던 어머니는 햇살이의 일상의 행동에도 민감한 양육자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전통놀이인 단동십훈을 놀이 해나가면서 햇살이의 현재 기분, 표정, 어려움 

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또 수용하고 반응하는 상호작용속에서 어머니는 양육의 자신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한다. 특별한 방법도 기술도 필요하지 않는 단동십훈의 놀이는 어머니가 

쉽게 놀이에 접근할 수 있고, 놀이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체접촉, 눈맞춤, 표정, 긍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의 전달등의 상호작용등을 통해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방법을 배우

고 익힐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머니는 불안하고 걱정 많은 육아에서 편안한 육아를 한다.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양육

이 아닌 햇살이가 편안하고 어머니도 편안한 양육을 한다. 이러한 양육속에서 어머니는 ‘엄

마의 자리’를 찾아간다.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반김 속에는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어머니와

의 관계형성, 주양육자의 자리등 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모유만 주는  

‘밥차 아줌마’ 가 아니다. 이제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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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툰 놀이 속에서 찾는 재미와 즐거움

아이에게 숙제처럼 짝짜꿍, 섬마섬마, 도리도리등 하다가 보니까 아이에 맞게 놀

이하는 방법을 찾게 되요. 햇살이는 막 뒤흔들고 거칠게 노는 것을 싫어해서 어떤 

놀이도 살살해요. 질나비 훨훨은 손수건을 손목에 묶고 했어요. 많이 웃고 좋아해요. 

제가 햇살이가 좋아하는 단동십훈을 찾아가요. 햇살이가 웃으면 저도 그 모습을 보

고 웃게 되요. 이 놀이는 마주보고, 눈을 보고, 안아 주고 노래하며 축복하는 놀이예

요.

(8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5년 11월 29일)

어머니는 햇살이와 놀이하면서 서툴게 놀이를 알아가고 경험 해 나간다. 연구 참여 초기 

햇살이와 해야만 하는 숙제만 같았던 도리도리, 짝짜꿍과 그마저도 잘 따라주지 않는 햇살

이를 보며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친 한 관계를 위해 서툰 방법

이지만 놀이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놀이는 햇살이와 함께 주고받

는 놀이가 아닌 햇살이를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하는 놀이가 많았다. 햇살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닿아있기보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

을 잘 받아주지 못하는 놀이가 많았다. 이러한 놀이는 곧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양육효

능감과 자신감은 더욱 낮을 수 밖에 없었다. 단동십훈은 신체접촉과 민감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놀이이다. 아이가 중심이 되고 아이에게 초점이 닿아있는 놀이이다. 어머니는 햇살이

와 눈을 마주치고, 아이가 내는 소리를 듣고 몸짓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게 된다. 어머니

는 햇살이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놀이를 하게 된다. 이러한 놀이는 ‘놀

아주고’ 나면 소진되는 놀이가 아닌 ‘에너지를 얻는’ 놀이이다. 햇살이는 자신이 즐겁고 편

안한 놀이가 어떤 것인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다. 같은 단동십훈의 짝짜

꿍도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표현되는 모습이 다르다. 햇살이는 높은 에너지로 다가오

는 어머니의 놀이방식이 싫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어머니는 어떤 강도와 세기로, 어떤 표정

으로, 어떤 리듬으로 해야하는지 민감하게 알아내고 아이에 맞게 변형해 낸다. 그리고 어머

니는 햇살이가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짝짜꿍의 놀이방법으로 놀이를 한다. 햇살이가 어머니

의 눈을 보며 웃고, 미소짓고, 함께 짝짜꿍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햇살이와 함

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 즐거움 속에는 박자와 리듬 또한 들어간다. 잦은 박자와 리듬은 음역 가 낮은 음을 

붙이게 되고 이것은 곧 아이를 위한 사랑가로 바뀌게 된다. 반복되는 단어와 소리, 음으로 

어머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햇살이는 즐거움과 관계맺기를 배운다.

단동십훈 놀이의 활용은 적절한 타이밍과 강도 조절을 통해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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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양육자는 ‘놀아주는’ 성인의 일반적인 희생이 아니라 성인 또한 ‘함께’ 즐기는 

공동 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양육자의 이와 같은 즐거운 마음은 영아에게 안정감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발견을 가능하

게 한다(이경희, 2012)

3) 햇살이의 목소리 존중하기

많은 장난감들을 선택하고 그 장난감들은 정해진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놀다보면 

그 방법을 저도 모르게 강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단동십훈은 아이가 원하는 

로 따라가 주게 되요. 어린 햇살이도 놀이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또 똑같은 짝짜꿍도 방법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냥 햇살이가 원하는 로 따라가 주

면 서로 즐거운 놀이가 되요.

(9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5년 12월 12일)

단동십훈의 놀이는 햇살이의 개별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이해하고 느끼고 듣는다. 어머니

는 이러한 욕구에 맞춰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것은 아동존중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즉, 

아동이 상호작용의 주체가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발달이 일어난다. 모든 활동에서 

아동이 자신의 목적을 갖는 것은 아동이 상호작용의 주체임을 반영하는 예가 될 것이다. 

아동의 흥미와 요구를 존중하는 일, 아동의 자발성을 보장해 주는 일도 결국 아동 주도의 

활동을 통해 자기 교육，자기 발달의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다(김규수, 2012 재인용).

햇살이는 어린 영아이지만 놀이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햇살이가 원하는 방식의 놀이를 표정, 행동, 몸짓, 울음등으로 표현한다. 어머니

는 이러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듣고 햇살이의 방식에 맞춘다. 햇살이는 놀이 속에서 아무

리 작을지라도 자신의 결정을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감정을 수용 받고 지지받게 된다. 같은 

놀이가 반복되고 신체와 인지가 발달하면서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햇살이는 놀이를 응

용하고 확장시킨다. 어제와 같은 짝짜꿍의 방법으로 했을 때 햇살이는 그 방법보다 더 재

미있고 새롭고 시도해볼만한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상황마다 때마다 조금씩 제안하는 햇

살이의 방법을 어머니는 이제 민감하게 알고 햇살이와 의견을 존중해 주며 따라간다. 영유

아는 연령과 성숙도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요구를 분명

히 표현할 수 있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이 있을 때 사려 깊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연령이 어린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아동의 견해를 듣도록 

함을 강조한다(남동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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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짝짜꿍을 알았지만 그 이외에 섬마섬마, 업비업비등을 생소해요. 그리고 

이 놀이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도리도리를 함께 놀이하며 마음속으로

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점이 더 좋아요.

(9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5년 12월 27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곤지곤지는 검지 손가락을 반 편에 찌르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 바른일 참다운 일을 행해야 한다’의 뜻이 담겨 있다. ‘도리도리’는 도리와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앞만 보지 말고 주위도 살펴 가면서 살거라’ 라는 의미가 있다. 섬

마섬마에서 ‘서다’의 줄임말로, ‘이제 다리에 힘을 주거나,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엄

마의 바람이 들어가 있다.

모든 아이를 귀한 인격체로 보고 아이의 독립심과 주제성을 키워주는 조상들의 지혜가 

들어있다. 단동십훈은 단지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어머니와 가족이 전하는 

축복, 염원,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영유아를 미성숙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생활 속에서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며 일상생활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

고, 어린이의 타고난 성을 발현시키며,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서로에게 덕을 끼치며 살고, 

자연에 한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육아문화가 있었다

(문미옥,이혜상, 민행난, 2006). 단동십훈은 이런 우리의 육아문화를 잘 드러내는 놀이이다. 

기질에 맞는 아이의 상태에 맞는 놀이방법이며 아이에게 존중하고 가치로운 사상들을 전하

며 아이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아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놀이이다.

4) 양육의 고민과 두려움은 진행중

연구자: 햇살이가 성장하면서 궁금한 점들도 늘어나는것 같으세요.

연구참여자: 햇살이가 빨리 커 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

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친정어머니에게 책임을 넘

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엄마니까 제가 중심이 돼서 해결해 나가고 싶어요.

(10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 2016년 1월 3일)

어머니는 양육의 고민과 두려움을 함께 나눌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어머니

는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양육을 지속해 왔다. 친정어머니는 모든 양육을 전

담하며 어머니는 살림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분명한 책임과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다. 전통

놀이인 단동십훈이 진행되면서 양육과 놀이의 주도권은 서서히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고 있

었다. 그러나 햇살이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양육의 고민들이 매일매일 찾아왔다.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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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면서 감정적 떼쓰기 고집피우기, 물거나 때리기, 수면지도, 식생활지도등 일상에

서 순간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전히 고민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혼재된 양육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단동십훈의 놀이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참여자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방임적이고 방관적이고 무관심한 양육태도에서 벗

어나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는 일상의 고민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있다. 어

머니는 양육에 참여하며 햇살이의 발달과 기질을 경험하고 햇살이에게 도움이 될만한 궁금

한 질문들을 만들어 간다. 그 질문의 해답을 시행착오의 경험으로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양육선배인 친정어머니께 물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식습득을 하기도 하며 해결의 실마

리를 얻어가며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어머니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을 극복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와 5개월 된 영아를 상으로 6개월 간 단동십훈 전통놀

이를 함께 실천한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어머니와 영아의 단동십

훈 전통놀이를 실천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양육자가 친정어머니인 맞벌이 어머니는 현재 TV, 양육서적등에서 제시하는 양

육방법중 어떤 것을 적용시켜 양육을 하는 것이 햇살이에게 좋은지 혼란스러워 한다. 이러

한 고민 중에 어머니는 햇살이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머니와의 접촉과 눈맞춤 관계 맺

기임을 알고 편안히 관계 맺으며 놀이할 수 있는 단동십훈 전통놀이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햇살이에게 단동십훈 놀이는 친정어머니의 몫이였다. 친정어머니는 양육자, 교육자, 

보호자, 위안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두 딸의 어머니는 ‘나는 엄마로써 무엇

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유만 챙겨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머니를 

‘밥차 아줌마’라 부르는 식구들의 부름에서 벗어나 단동십훈이놀이를 통해 아이들과의 놀

이,육아,양육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로 변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단동십훈의 놀이가 시작이 되었을때 햇살이는 어머니와 놀이하려 하지 않았다. 놀

이를 하기 앞서서 어머니와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놀이가 되지 

않음에 섭섭해 하지만 서서히 햇살이와 관계맺기를 시도한다. 햇살이와 놀이 이외에 상황

에서도 눈맞춤, 안아주기, 신체접촉등 친 감과 신뢰감형성은 어려운 일이라 느낀다.

넷째, 말 못하는 햇살이와 어떻게 이야기할지 막막해 하였다. 단동십훈 놀이시에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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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반응과 표정은 감정과 맥락없이 ‘잘하네’ ‘최고’등의 말을 하거나, 적당한 말이 없을까 

고민하는 표정을 지어보이곤 했다. 놀이의 초점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언어에 초점이 닿아

있어 햇살에게서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양육, 관계에 자신감을 잃

고 있었다.

아기와 전통놀이를 함께 한 어머니의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동십훈을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육아에서 점점 육아를 편안하게 받

아들였다. 많은 역할과 부담의 의무에서 벗어난 편안한 감정속에서 어머니는 차츰 ‘엄마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햇살이와 단동십훈의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한다‘ 는 부담에서 벗어나 햇살이의 감정과 정서를 따라가 주며 신체접촉을 많이 

하는 일상과 놀이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과는 친 감과 신뢰감을 쌓아갔다. 영

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호작용을 시도하며(Brazelton &Cramer, 1990), 눈 맞춤, 시선, 표정, 

머리와 몸의 움직임, 만지기, 소리내기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면서 의

사소통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부모로부터 반응적 행동을 이끌어낸다(Bretherton, 1992). 어

머니는 ’이렇게 키워야만 한다는 혼란스러운 사실‘ 보다 햇살이가 스스로 상호작용하려는 

신호에 맞춰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신뢰감과 친 감을 쌓고 애착을 형성

하게 된다. 이러한 주고받기는 어머니를 반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햇살이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머니는 ’엄마로써‘의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둘째, 어머니와 햇살이는 서툰 놀이속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햇살이와 

놀이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단동십훈의 짝짜꿍, 도리도리, 죔죔등의 놀이로 소진되는 놀이가 

아닌 에너지를 얻는 놀이라는 것을 느끼며 놀이방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햇살이에게 가장 

맞는 억양과 말투와 강도와 세기 리듬감으로 햇살이만의 놀이방법을 만들어 냈다. 함께 하

는 놀이는 햇살이와 어머니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셋째, 어머니는 단동십훈으로 햇살이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듣는 존중하는 놀이임을 알게 

되었다. 짝짜꿍 놀이에서 성인주도로 놀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햇살이는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표정으로 이야기 한다. 어머니는 민감하게 메시지를 듣고 햇살이의 방식을 존중

하고 배려하며 맞춰 나갔다. 매일매일 같은 놀이를 해도 햇살이는 같은 놀이지만 발달에 

따라 다른 방법을 이야기 한다. 영아는 언어적 표현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의

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영아 권리 존중은 영아가 자신의 의견

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영유아의 의견이 

실현되도록 함께 탐색해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서영숙 외, 2009). 즉, 영아의 이해와 느낌, 

그리고 생각을 잘 드러내도록 허용하고 북돋아주기, 그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영아 권리 존중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김진숙, 2009). 또한 단동십훈의 각각의 놀이는 의미

를 담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담아 햇살이와 놀이하게 된다. 의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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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인격체로 보고 독립성과 주체성을 알게 해주는 아동존중적인 의미를 어머니는 리듬을 

담아 기도처럼 염원처럼 축복하며 놀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햇살이가 성장하면서 양육의 고민과 두려움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과 두려움을 회피하는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있었다. 고민과 두려움

을 하나씩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엄마로서 성숙해 가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음으로 던졌던 친정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는 살림을 맡는 보

조자의 역할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밥차 아줌마로’ 그냥 지내야 할까 라는 질문들

에 한 답은 단동십훈 놀이를 시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는 더 이상 ‘밥차 아줌마’가 아닌 ‘엄마’가 되고 있었다. 놀이를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민감

해지면서 상호작용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갔다. 햇살이와의 놀이 속에서 즐거움과 기

쁨을 느끼면서 어머니도 햇살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려

면 어머니는 햇살이의 눈빛과 태도, 행동, 표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민감함은 자연스

럽게 햇살이의 욕구와 요구를 잘 들어주고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햇살이는 

이러한 관계속에서 친 감, 신뢰감을 익히며 애착을 형성해 나갔다. 어머니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도 더 이상 ‘본척 만척’ 하지 않고 ‘엄마가 왔다’ 라는 반가움과 기쁨을 표현하

며 엄마를 반겨한다. 햇살이와 어머니는 6개월만에 새롭게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양육에 한 효능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 연구 과정에서 어머

니는 단동십훈을 함께 놀이 하며 햇살이와 정서적 유 감이 생기면서 어머니와 애착형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체접촉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면서 자연스

럽게 양육에 한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

단동십훈 전통놀이를 가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언은 첫째, 영아들의 신체적 정서적 성

장에 도움을 주는 선조들의 육아 지혜가 있는 전통육아법인 단동십훈에 해 부모들의 재

인식이 필요하다. 전통놀이와 육아방법인 단동십훈이 현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를 가진 놀이법과 육아법보다 불안한 육아방식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단동십훈의 가치와 

놀이방법을 재발견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단동십훈에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부모가 그 주체로서 육아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전통육아방식을 활

용하되 내 아이에 맞게, 현 적 여건에 맞게 변화를 줄 것을 강조하였다(김은주, 이영경, 연

희정 2014). 현 적 여건에 맞는 단동십훈을 개발하고 유아교육기관이나 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가정에서 단동십훈을 적용해가며 느껴가는 것들을 살펴보았

다. 가정내의 다양한 주양육자인 조모나 조부 또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용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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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효과 또는 어려움등 관련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동십훈에 관한 연구물들은 간간히 나오고 있으나, 실제 단동십훈의 개념이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물이 부족해 보인다. 단동십훈의 

내용이나 방법 특징을 알고 가정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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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ther’s experience through the relationship 

centered play between mother and child

Kim, Ji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its meaning through examining the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al play (Dandongsibhun) between the mother and a baby, and to seek the succession and 

improvement of tradition in child rearing metho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mother and one-year-old infant during six months by in-depth interview, 

observation, general interview, telephone counseling, and video recording. This study found that the 

mother gained confidence as a mom through interacting with the baby in the traditional play 

(Dandongsibhun), and the mother and the baby enjoyed the real fun and pleasure of playing the 

game. In addition, the mother became change into a caregiver who respects small voice, gestures and 

actions of the baby and reacts sensitively. Currently the mother is becoming 'mom of two children' 

who actively seeking solutions although the worries and fears of mother's child rearing are still going 

on. Dandongsibhun a Korean traditional play, helps secure attachment from the close touch between 

baby(child) and mothe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parents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Dandongsibhun. Furthermore, we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such traditional plays are less 

effective parenting skills that the modern plays based on scientific and objective data, and continue 

study to discover many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plays and rediscover the values of such 

traditional plays.

Key words : relationship centered play, infant play, Korean traditional play, Dandongsibhun.



- 65 -

‧논문접수: 2017. 07. 15 / 수정본접수: 2017. 08. 08 / 게재승인: 2017. 08. 15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보육과 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chunjaemimi@sm.ac.kr)

방과후아동지도연구
Korean Journal of After-School Child Education

2017. Vol. 14, No. 1, 65-82.

시간 연장반에서의 유아-교사 상호작용:

이야기나누기 시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최   미   미*

<요  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의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분석을 통하여 유아와 

성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내 시간 연장반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야기나누기 시간의 활동을 녹음하였다. 녹음한 자료를 전사한 다음 범

주화 작업을 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유아와 교사 간의 대화로부터 활동이 전개

되는 과정, 유아와 교사 간의 대화 형태, 유아에게 주어진 기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었

다. 유아와 교사 간의 대화 속에서는 주로 교사가 주체가 되어 활동을 이끌어 가는 모습이 나타

났다. 학급의 구성원인 유아와 교사가 함께 지식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생각한 바를 겉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가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간 연장반 또한 정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은 분명하며,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갖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시간 연장, 이야기나 기, 유아-교사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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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그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족

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가장들의 근무 상황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실정이다. 이러

한 사회적 상황 및 요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는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곳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소속감을 느끼거나 이 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안 오죠? 왜 우리 엄마는 늦게 오죠? 나는 왜 늦게 있어야 돼죠? 나도 빨리 

가고 싶어요.

- 시간연장반 교사(첫 번째 면담)

어린이집에서의 정규 편성시간을 마친 후 시간연장반으로 오는 대부분의 영유아들의 경

우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는 부모의 맞벌이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늦은 시

간까지 하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시간연장반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한 두 

시간 정도로 정규 편성시간 동안 보다는 짧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열 명 정도의 

아이들은 한 교실에서 자유놀이활동을 하며 정해진 시간이 없이 하원이 이루어진다. 놀이 

또는 활동에 집중을 하려던 찰나에 부모의 방문으로 하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시간연장반에서의 시간에 흥미를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가 그러하듯 시간 연장 보육도 대상이 

되는 영유아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기 보다는 부모의 요구에 충족하는 선에 그치는 듯하다. 

장시간 기관 내 보육 및 교육을 하다보면 교사 뿐 아니라 영유아 또한 심신이 지치기 마련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 환경은 안전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속에는 물리적인 환경을 비롯하여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것도 포함이 된다.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에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자로서 

교사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오문자, 김희연, 2004). 학급 내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은 영유아 뿐 아니라 성인인 교사의 내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나와 타자와의 상호작용은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귀 기울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

고, 그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들어줌으로써 타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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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귀 기울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조선경, 2011).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 사람의 구성

원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유아에게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과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아동들에게 지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

동들에게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나마 주어져야 하며, 활발한 신체적 

행동이 있고 난 후에 진정한 사고가 가능하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습관을 갖게 되며, 이 

습관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들에 반응하는 일정한 태도와 반응경향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은 뒤에 오는 경험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게 되어 있다. 궁극적

으로 모든 경험은 다른 경험과의 접촉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John Dewey, 2002).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서도 유아-교사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수준에서도 유아-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학자들이 

유아-교사상호작용 관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신은수, 2000; 박찬옥, 강순미, 2008; 서소정, 2009; 이순복, 2009; 조영아, 

김수영, 2009;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길현주, 김수영, 2014; 최효식, 윤해옥, 2015), 

교실 내 상호작용의 인식 제고 및 유아존중의 상호작용 실천의 중요성(권신영, 2015; 차인

영, 최미미, 서영숙, 2015)을 논하였다. 나아가 유아-교사상호작용의 실제 대화를 분석함으로

써 상호작용의 의미를 탐색하고,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윤초희, 2004; 

서동미, 박은주, 조형숙, 2006; 오문자,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유아기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유아-교사상호작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 본 유아-성인상호작용 관련 연구들은 정규학급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연장반과 관련된 연구들은 제도․운영적인 부분(문영경, 정지나, 

이영, 2009; 김동례, 백영애, 김지영, 2010; 기은옥, 양시내, 홍혜경, 2011; 송경섭, 2013; 서문

희, 양미선, 2014; 정정희, 최효정, 배재정, 2014; 양미선, 2017)과 교사 및 부모 등 성인 중

심의 인식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구성원(유아, 부모, 교사)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서현, 윤경아, 2012; 서현, 윤경아, 2013; 

송정원, 오채선, 2013)가 진행됨으로서 실제를 탐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시간연장반의 유아-성인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응집된 경험과 경험이 만나 새로운 세상

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세상

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내 시간 연장

반에서 유아와 교사의 대화를 들여다보며,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영유아들이 시간 연장반에서의 활동 속에서도 정규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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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며,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숙한 경험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지의 세계를

희미하게 비춰 주는 아치형의 문

그 문을 향해 다가설 때 마다

저 밖의 미지의 세상은

계속하여 더욱 더 넓어져만 간다

- John Dewey(2002), 경험과 교육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A어린이집 시간 연장반의 이야기나누기 시간 활동 녹음 자

료 및 시간연장반 보육일지, 교사면담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사랑반은 2명의 보육교사와 10

명의 영유아들이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남아가 5명, 여아가 5명으로 연령은 

만 5세 3명, 만 4세 2명, 만 3세 3명, 만 2세 2명이다. 사랑반의 일과 시간은 정규 활동이 

끝나는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오후 8시 30분 경 

귀가가 완료된다고 한다. 사랑반의 수업은 2명의 교사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며 주교사가 되

어 진행하고 있다.

보육교사 2명(보육교사1과 보육교사2)은 경력교사로서 보육교사1은 일반교사 경력(7년)이 

있으며, 시간 연장반 교사로서 2년차에 있다. 보육교사2는 작년 까지 일반교사(10년)로 생활

을 하였으며, 올해부터 시간 연장반 교사로서 생활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쓰인 

녹음 자료는 보육교사2의 이야기나누기 시간 활동 자료이며, 교사가 작성한 주간 교육(보

육)계획안과 보육일지도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인 보육교사2는 A어린이집에서 4년째 근무 중이며, 사랑반 영유아들과도 지난

해부터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정규 

활동을 마치고 온 영유아들은 사랑반에서의 활동이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에 흥미를 잃어 

지루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보육교사2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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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활동을 균형 있게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사랑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는 도중에 영유아들이 귀가를 하게 될 경우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어, 사랑반의 일과를 학부모에게 공지를 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사랑반은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 정규 활동 때와는 다른 규칙을 정해 

놓았으며, 영유아들도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들이 일단 월령차이가 크고, 장애통합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중략)책임감 보다는, 시간 

떼우기식이고..애들은 늦은 시간까지 있으니깐 짜증이 나서, 짜증을 내고, 선생님은 

또 그걸 못 받아 주고. 이게 악순환인거에요.

- 시간연장반 교사(첫 번째 면담)

야간반에서 주간반 만큼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나 또는 교사로서의 입지를 요구하

기는 힘들죠. 구조상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중략)주간반이든 야간반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교사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마인드로 그 일에 임하느냐

가 중요한 것 같아요.

- 시간연장반 교사(두 번째 면담)

시간연장반 교사의 근무시간은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라고 하였다. 영유

아들과 본격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은 정규 편성시간 이후인 6시부터라 할 수 있다. 수업 

전 까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수업 전 시간에는 대부분 어린이집의 

사무를 보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시간연장반의 특성상 연령을 통합하여 돌

봄이 이루어지고, 수업 중 대부분의 영유아들의 하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겨서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온 지

친 영유아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

에 따라 교사 자신도 수업 준비에 소홀히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어수선한 분위기, 혼합

연령의 어려움, 교사로서의 사명감 상실 등과 같은 시간연장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상황 속에서 유아-교사상호작용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1)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A어린이집 시간연장반의 경우 비규칙적인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 석식 시간 변경 

등과 같은 이야기나누기 시간 진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장면을 녹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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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분석방법

시간 연장반에서의 유아와 성인 상호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4월에 자료

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에 앞서 2회에 걸쳐 수업 참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

구자의 직접 참관이 등하원 시 부모와의 대면 및 교실 내 영유아 활동 등과 같은 학급 운

영을 함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료는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에게 부탁하여 이야기나누기 시간 활동을 녹음하였으며, 보

육교사가 작성한 주간 교육(보육)계획안 및 보육일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이야기나누기 시간 활동 1회분(시간연장반 자료 수집의 어려움, 각

주1 참고)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야기나누기 녹음을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2와 면담(총2회, 회당 약30분)을 진행하였다. 시간연장반의 이야기나누기 시간 및 

교사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바흐친(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대화의 

맥락(화자, 청자, 대화 상대간의 관계)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이수원, 2012). 수

집된 자료 속에서 대화의 맥락을 드러내기 위하여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 유아와 교사 간

의 대화 형태, 유아에게 주어진 기회’로 범주화 하여 분석2) 및 해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생각하는 것은 권리이다. 

아무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중략)

어린이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다.(중략)

생각을 말로 할 수 있으며, 바꾸어지기도 한다.

- 생각하기, 어린이의 권리(Reggio Children, 2002)

본 장에서는 사랑반(시간 연장반)에서의 유아와 교사 간의 대화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분

석하고, 그 속에서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 유아와 교사 간의 대화 형태, 유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들은 녹음하여 전사한 대화 및 교사 면담을 토대로 

2) 시간연장반에서 녹음된 자료 중 유아를 중심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유

아-교사상호작용’으로 용어 사용을 하여 분석 및 해석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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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것이다. 

1. 활동이 개되는 과정

활동이 전개된 날의 주제는 ‘색의 다양한 느낌 관찰하기’로 목표는 ‘색의 변화에 따른 느

낌을 관찰한다’이다. 이야기나누기 시간에는 ‘따뜻한 느낌의 색’에 관하여 다루어졌다. 학급 

내 구성원인 유아와 교사의 대화를 통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 자 얼른 오세요. 우리 어~마지막에 너무 너무 잘했다. 우리 친구들 다 모일 

때까지 노래 하나 할까? 무슨 노래 한번 해볼까?

(2) 혜지: 쪼로로롱 산새가

(3) 현오: 나 이거 집에서 들은 다요.

(4) 교사: 그랬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하려고 

가지고 왔을까?

(5) 현오: 붙일려고.

(6) 교사: 뭘 붙일려고?

(7) 현오: 색깔별로 붙일려고.

(8) 교사: 아~ 색깔별로 붙이려고?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누가 

한번 읽어 볼까?

(중략)

(9) 교사: 근데 봐봐. 먼저 선생님이 색깔들을 주실 거야. 그럼 한번 보는 거야. 음~ 갈

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중략)

(10) 교사: 주황색도, 노란색도 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 그러니깐 내가 좋

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먼저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11) 현오: 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중간 중간 교사가 대답을 해줌)

(12) 교사: 다 선택했어요?

(중략)

(13) 유아: (다함께)네~

(14) 교사: 그러면 선생님은 갈색을 좋아해. 그래서 선생님은 갈색을 잘랐어. 그럼 친구

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라서, 뒤에 뭐가 되어 있어?

(15) 민준: 테이프.

(16) 교사: 스티커. 어, 스티커 되어 있지? 밑에 꺼 떼어 가지고 여기 다 붙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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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면서)아~ 저는 갈색이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위에 붙이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중략)

(17) 교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이 제일 많은가 보자. 어, 일단 현재는 빨

간색이 제일 많네?

(18) 민준: 맞어.

위의 내용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교사는 유아들

이 집단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교사가 먼저 활동(노

래 부르기)을 제안하였지만, (2)와 같이 유아 스스로 선택하여 시작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가 유아들에게 (4)과 같이 질문을 

하였을 때, 현오의 경우에는 (7)과 같이 말하며 색깔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제에 근접한 것

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교사는 단순하게 유아가 대답한 단어(“붙일려고”)와 더불어 “뭘

(무엇을) 붙일려고?”하고 질문함으로써 유아가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활동의 주재료(색종이)를 통하여 어떠한 활동을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유아들과 함께 알아보며, 유아들이 좋아하는 색을 고른 다음 (17)과 같이 유

아들이 붙인 색들 중에서 어떤 색이 제일 많은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순히 교사의 계획 

하에 정해진 활동을 진행하기 보다는 유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색 고르기 등)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8) 현오: 이런 다음에 뭐 할 거에요?

(19) 교사: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

(20) 현오: 선생님 이상해요.

(21) 교사: 음~ 어. 잘못 붙였다. 그지? 보라색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붙여야 되나? 

여기다 붙여야 되지? 보자. 그러면~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어, 빨간색은 몇 개인지 우진이가 한번 세어보자.

유아가 (18)과 같이 언급하며 다음 전개될 상황에 대하여 궁금해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교

사가 말한 활동을 끝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

아가 (20)과 같이 간단한 오류 사항을 발견하여 교사에게 알려주고, 교사는 (21)에서 ‘어디다 

붙여야 되나?’하고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유아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자 한 질문이기 

보다는 자문한 것으로 교사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였다.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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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에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자로서 

교사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오문자, 김희연, 2004).

2. 유아와 교사 간의 화 형태

교사나 성인이 어린이들의 탐문 행위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적인 탐문이 일어날 수 있도

록 적절한 지원을 해주면, 어린이들은 자신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근접발달 영역 안에서 

매우 유능한 방식으로 세상을 알아나갈 수 있다(오문자, 김희연, 2004).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와 교사의 대화를 통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대화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아들이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 우진이, 우진이는 왜 파란색이 좋아요?

(2) 우진: 어..어..조금 진하니깐요. 

(3) 교사: 아~ 조금 진하니깐~

(4) 우진: 많이.

(5) 교사: 아~ 많이 진해서? 그렇구나~

(중략)

(6) 교사: 현오는 빨간색이 왜 좋아?

(7) 혜지: (다른 유아)나는 핑크색.

(8) 교사: 핑크색?

(9) 현오: (고민하며)어~~

(10) 민준: (다른 유아)난 파란색.

(11) 현오: 까먹었어요.

(12) 교사: 까먹었어? 선생님은 노란색도 좋아해. 노란색은 따뜻해서.

(13) 현오: 나도 노란색 붙일려고 그러는 건데.

(14) 교사: 노란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노란색을 좋아해요.

(중략)

(15) 현오: 난 검은색도 좋아.

(16) 교사: 그래, 맞아. 검은색도 좋아.

(17) 현오: 검은색은 동굴 같애.

(18) 교사: 아~ 동굴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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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사의 질문은 유아가 구체적으로 대답하거나 복잡한 사고를 하기 보다는 단

순 명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기도 하며, 또는 유아들이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

기할 수 있도록 (12)와 (14) 같이 자신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말한 

것에 즉시 반응을 보이며 대답하였으며, 현오가 (12)와 같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

유에서 그러한지 묻기 보다는 유아가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반복하였다. 교사는 유아에게 

어떠한 대답을 강요하기 보다는 유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적

인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많은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성인의 시각과 지원 방향에 따라, 어떤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

사소통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고 활용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기도 한다(오문자, 2004). 유

아교육 현장에서도 언어 행위를 모노로그의 성격이 짙은 ‘권위적 담화’가 아닌 대화적 성격

이 강한 의사소통의 맥락에 놓으면 어린이들은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담화’를 통해 나름의 

이론을 구성해 내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오문자, 2009).

(19) 민준: 선생님 용우가 이렇게 했어요.

(20) 교사: 어~ 괜찮아. 친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중략)

(21) 현오: 선생님, 승지가 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2) 용우: 하나, 둘, 셋. 세 개.

(23) 현오: 선생님, 승아 내 걸 하고 있어요.

(24) 교사: 어, 괜찮아. 그 다음에 주황색은 0개야. 0개. 자 그 다음에 연두색. 연두색이

네~ 이게 연두색인데 이쪽에 들어가 있다 그지?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준이는 또래의 방해를 받았고, (19)와 같이 교사에게 이야기하

였다. 하지만 교사는 방해를 받은 민준이의 마음을 읽어 주고, 대응해 주기 보다는 민준이 

보다 2살 어린 용우가 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장자로서 이해하기

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현오의 경우에도 (21)과 (23) 두 번에 걸쳐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고 있지만 교사는 “어, 괜찮아”라고 대답만 한 채 용우의 수세기 활동에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아의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유아들이 존중된다는 것과 원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유아 개개인

의 요구가 나타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은 친사회적 교실 환경을 증진한다. 

바람직한 사회 환경이란 교사가 유아의 개인차와 요구에 동등한 관심과 존중으로 반응해 

주는 환경이다. 다시 말해서 공정성이 있는 환경이다(Lilian G. Katz & Diane E. McCelellan). 

더불어 어린이들이 사고하고, 해석하고, 새로운 이해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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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들의 비공식적인 목소리를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된 여유로운 공간 안에서 애

써보고, 재정의하고, 정교화 시키면서 이해의 새로움을 얻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오문

자, 2009).

3. 유아에게 주어진 기회

유아가 학급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약

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기회와 제약이 유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 아~색깔별로 붙이려고?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누가 한

번 읽어 볼까? 어, 민준이가 한번 읽어 볼까?

(2) 민준: 어디요?

(3) 교사: 여기, 글씨. 그러면 누가 한번 읽어 볼까? 어, 혜지가 한번 읽어 보자.

(4) 혜지: 사랑반 친구들이(몰라서 머뭇거림)..잉?(멋쩍어서 웃음). (옆에서 다른 친구가)

좋아하는 (조금 헷갈려 하며)색깔?

(5) 교사: 그래. 사랑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강조하며)색.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먼저-

(중략)

(6) 교사: 그럼 선생님이 가위 누가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7) 유아: 저요.

(8) 유아: 저요.

(9) 교사: 그럼 우리 민준이가 친구들 가위 하나씩 나눠 주세요~

교사는 활동을 시작하며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를 유아가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

랑반 구성원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유아는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아마도 

만 5세인 민준이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던 것 같다. 그런데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위

를 나누어 줄 때에도 다른 유아들도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했으나 민준이에게로 돌아갔다. 

민준이는 활달한 성격으로 대부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교사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볼 때 민준이와 같이 활발한 성격의 유아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또한 

교사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눈에 띠는 변화를 보이는 유아를 선택하는 편이 학급 내 활동

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식공동체로서 학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

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아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고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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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교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르면 언어는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쓰임으로 해서 살아나며 의미를 

부여받는다. 어린이들 또한 언어를 자신에게 있어 의미 있는 쓰임의 맥락, 즉 자신 및 타인

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정리하며 타인과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적 혜택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오문자, 2009).

(10) 민준: 그냥 다 붙여도 돼요?

(11) 교사: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만.

(12) 민준: 3개요?

(13) 교사: 응~

(중략)

(14) 교사: 다했어? 자 그러면 좋아하는 색깔 다 붙였어?

(15) 용우: 선생님, 내꺼는요?

(16) 교사: 어, 용우는 용우가 안 한다고 다 버렸잖아? 그래서 없어진 거야. 용우야.

민준이는 색종이 붙이기 활동을 하다가 교사에게 (10)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사는 유아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였는지 궁금해 하기보다는 활동을 지속하

기 위해 자신이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유아가 활동하도록 하였다. 활동의 진행은 원활하지

만 유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유아는 교사의 말에 무조건 순응해

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유아는 

능동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정해진 방식대로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곽향림(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유아의 흥미와 

목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아를 둘러싼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함과 동시에 유아 개인 내 인식과정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유아의 개인 내 인식과정에 대한 교사의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유아의 사고가 전적

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시각에 대하여 객관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자신의 관점을 타인과 공유하고 타인의 관점을 받아

들임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교사로서의 교육철학을 정립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유아들이 활동을 거의 다 마쳐갈 때 쯤 용우는 자신이 하던 활동물을 찾았다. 하지

만 교사는 (16)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용우의 행동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우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유아가 활동에 흥미를 잃었을 때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교

사가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유아를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 본

다. 교사는 유아의 감정을 존중하는 한편, 유아가 교사나 또래 친구들에게 긍정적이고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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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며(Baumrid, 1973), 

또한 교사가 유아의 감정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과 버릇없이 내버려 두는 것 사이의 명확

한 구별이 필요하다(Lilian G. Katz & Diane E. McCelellan, 1999 재인용). 

(17) 민준: 용우아, 그거 떼야 해.

(18) 교사: 용우야 뒤에 스티커 떼가지고..

(19) 민준: 스티커 떼줄게 내가.

(20) 교사: 어, 형아가 떼준대. 멋있어.

(21) 민준: 용우야, 이 쪽 내가 뗐어.

민준이는 자신 보다 어린 용우가 스티커를 떼는 데 어려움을 겪자 자진해서 도움을 주었

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도움을 주는 민준이를 칭찬의 말로 응원하고, 용준이에게도 성인

인 교사가 직접 도움을 주기 보다는 또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처럼 유

아들은 혼합 연령 학급 속에서 사회적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학문적 기술과 인지적 

이해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혼합 연령 집단은 잠재적으로 유아들이 학급에서 더 어

린 구성원이건 더 나이 많은 구성원이건 간에 양육과 지지를 주고받는 기회를 더 많이 가

질 수 있게 하는 풍부한 학교 공동체를 제공한다(Lilian G. Katz & Diane E. McCelellan, 199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내 시간 연장반에서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반의 보육교사 한 명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한 활동을 녹음하였

다. 녹음과 면담을 통하여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시간 연장반에서의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 본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사 주도적인 모습과 유아들이 주체적으로 활

동하는 모습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먼저 교사 주도적인 모습의 경우, 수업시간이 

정규 시간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대소집단 활동, 저녁식사, 자유선택

활동 등의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

하게 작용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교육 철학이라 생각된다. 밝은 모습으로 영유아를 대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영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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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 

유수경(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전체적인 하루의 일과를 계획함에 있어서 개인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정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및 유아의 노력 또한 교육적 가

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사 주도적 수직적 담화는 유아들의 생각을 끌어낸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아가 지

식을 구성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지식 구성의 내용이 교사의 

질문에 의해 결정된다(오문자, 2011).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 구성원 간의 탐구하는 

대화(exploratory talk)를 통하여 이전의 지식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찰해 

가며 지식을 재구성(Barnes, 2008)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화적 기능이 강조되는 맥락에서의 정보는 대화자 간 공동으로 구성하는 역동적인 실체

로 인식되며, 구성원 간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논쟁을 한다. 상호작용은 정보의 

전이와 더불어 상대가 제공한 아이디어 변형과 같은 역동적 발달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타인의 목소리를 유연한 사고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대화적 기능

은 균형적인 발문의 기회, 타인의 이전 발언을 참조하는 언어 사용, 발화된 말에 대한 거

부, 정교화 및 확장 과정을 통하여 발현 가능하다(윤초희, 2004). 

셋째, 유아에게 주어진 기회에 있어서는 모든 유아가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아

니었다. 상황에 따른 선택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안전상의 이유를 고려

해서 활동에 따라 기회의 제공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아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원하는 방향으로 유아를 이끌

어 가기 보다는 유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가 능동

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대화력을 키울 수 있는 학급(집단)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는 유아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기적절한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지원

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경험의 다양성을 기대해 본다.

오문자(2011)에 따르면 소통 방식의 다양화라는 것은 정해진 내용을 다양한 소통 방식 간 

어떻게 배분하는지, 또는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여러 방식으로 복제해 낼 것 인지와는 무

관하다. 오히려 서로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은 담화의 내용 

수준과 복합성 자체를 키우는 생산적 과정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간연장반 학급 내 유아-교사 간 상호작용을 발화법 중심으로 분석 및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사 간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

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및 녹음을 통하여 학급 내 분위

기와 구성원인 유아 및 교사가 대화의 주체로서 어떻게 상호작용(유아-유아, 유아-교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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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교사인터뷰를 통하여 시간연장반 교사로서의 역할 및 정체성 혼란과 같

은 어려움이 드러났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 같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시간연장반 보

육교사 또한 정규시간의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향

상을 위한 교사교육 및 교사 간 네트워크 형성 방안 등의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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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Teacher Interactions in an Extended Care Program: 

Focusing on Conversations during Circle Time

Choi, Mi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a teacher through 

dialogue analysis during circle time. For this study, an extended care program of a child care center 

was selected, and the conversations were recorded during circle time activities at the classroom. To 

analyze the data, the recordings were transcribed and categorized. From the analyzed data,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activities, the form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ldren and the 

teacher, and the initiative given to the children were emerged. The conversations between the young 

children and the teacher showed that the teacher mainly initiated and led the activities for the 

children. In order for children and the teacher, who are members of the class, to form a knowledge 

community together, more permissive class atmosphere needs to be formed. We expect all members 

of child care settings to grow up learning how to express what they think and to listen to other 

people's conversations. It is also clear that quality child care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should be 

provided to extended care programs as well as to regular programs, and teachers need to have a 

professionalism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s an expert.

Key words : Extended care program, Circle time, Child-teacher int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