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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 전공에서 2014년 국제학술대회 “예술교육의 사

회적 역할”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

하여 예술교육에서 사회적 역할을 고찰해 보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는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문적 토대와 교육적 실천을 강화해줄 토대를 다음과 

같이 마련해줄 것입니다.

첫째,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

어진 예술교육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술교육의 철학적 관점과 비전 없

이 이루어진 예술교육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잠재력의 확인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상황과 새롭

게 글로벌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역동적으로 부합하는 예술교육의 방향과 국가 정책 및 

현장 지원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셋째,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

결의 가능성을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시

각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현재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아울

러 향후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의 사례 분석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그동안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예술교육의 장르의 연구에서 벗어나 융합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

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각 예술교육 학문 분야의 실천을 좀더 “사회적 실천”이라

는 통합적 주제를 통해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본 학술대외의 주제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탈피하여 패러

다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기회와 관련됩니다. 그동안 예술교육의 목표를 개인적 차

원의 정서, 치유, 유희의 차원이나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실천을 확대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폭넓게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함으로써 국내 예술교육자들로 하여금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학술 대회 이후에

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공동체 구성과 활용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예술교육계에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해 오신 

저명하신 학자들을 모시고 예술교육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교육전공자 중 세계의 예술교육분야를 이끌어갈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학술대

회의 기조발제자이신 글렌 카우치(Glen Coutts)교수는 인시아 저널(IJEtA)의 편집장이

자 영국의 래플란드 대학교(University of Lapland)의 교수로 시각예술교육에서 사회참

여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습니다. 후지이 코키(Koki Fujii) 일본 시마네대학교 



교수는 음악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중국 케데 대학(Kede College) 이인숙교수

는 공연예술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에서도 호응이 높아 총 13명의 발표자가 미술, 음악, 무용교육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

성에 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 협동과정은 미술교육을 이론과 교

육현장에서 실천하고 연구하는데 오랜 기간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국제적 예술 흐름

과 교육에 관한 선도적 역할은 미술계와 교육의 장에서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미술교육 협동과정은 2007년 인시아 아시아 대회(2007 InSEA Asian Regional

Congress)를 주관하였고,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지원을 받아 매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하여 국제교류에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오늘

날의 문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문화예술과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

심을 확산시키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전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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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pplied Visual Arts: 
Tales of Art, Education and Social Engagement

Glen Coutts (University of Lapland, Finland.)

1. Introductio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at this conference; I am deeply honoured to be here. 
Today my focus will be on the interplay between art, education and community. The broad 

theme of today’s conference is ‘socially engaged arts education’ and so I want to talk to you 
about how I see the visual arts as an ideal medium through which to teach and, very 
importantly in these times, to educate responsible citizens who are able to make effective 
contributions to society. I work in Scotland and Finland and the notions of well being, educating 
‘responsible citizens’1  and character education (Naysmith, 2010)2  are topics of hot debate as 
they ar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want to share some recent developments with you today; specifically I want to explore the 
interrelationship of art, education and social engagement. To do that I will first outline some of 
the curricular change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and how I see opportunities for arts educators. 
Second I will discuss how rapid change in society might force us to think about new directions 
in art education. Third, I will talk about the idea of a ‘place between’ art and education. I will 
offer two example projects and explore the idea of art as innovative pedagogy. Finally, I will 
offer some thoughts for the future; what should be the purpose of art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Most people think of art as a practical subject with pupils engaged in ‘hands on’ activities using 
the media and processes of art; drawing and painting, printmaking or sculpture. For many years 
that was true, but the subject today focuses to a greater extent on developing creative thinking, 
aesthetic judgment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Scotland, the art curriculum, originally designed 
to develop hand and eye co-ordination for those who would work in factories, today promotes 
awareness of the influence of art and design on pupils’ lives at home, in school and within the 
wider community.

Art educators are encouraged to think about not only what is learned, but also how it is 
learned. At its best it is a project based, active learning model.

1 http://www.educationscotland.gov.uk/thecurriculum/whatiscurriculumforexcellence/thepurposeofthecurriculum/index.asp 
(Accessed 13 April 2014)

2 Naysmith, S (2010) Character Education wins over pupils and teachers. Herald Scotland. Available at: 
http://www.heraldscotland.com/life-style/real-lives/character-education-wins-over-pupils-and-teachers-1.1035609 . See also: 
http://www.character-scotland.org.uk (Accessed 13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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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urope, the pre-university education system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e place of 
arts subjects varies even more (Eurodyce, 2009).  This situation, in addition to the growing 
emphasis on ‘the basics’ or ‘core subjects’ has led to a somewhat inconsistent picture in arts 
education in the second level, or pre-higher education, sector. If we take the UK as an example, 
in England at the time of writing, the government is prioritising sciences, mathematics and 
languages and as a result, the place of the arts looks less secure.  By contrast, Scotland is 
introducing the so-called Curriculum for Excellence (CfE), a radical shake up of educational 
provision between the ages of 3 and 18. There is an emphasis on inter-disciplinary working and 
cross-curricular study. Cross cutting themes such as creativity and literacy are central to 
curriculum development and teachers have more say in what and how they teach. The aspiration 
to develop four key capacities in learners; confident individuals, successful learners, responsible 
citizens and effective contributors sit at the heart of CfE. Broad themes such as citizenship, 
creativity and enterprise are highlighted, as are periods of placement experience (work based 
learning). One influential group of researchers commented: 

‘It is a wholesale and bold reshaping of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the impacts of which 
will not be fully observable for a generation, and is not without challenges in its 
implementation ’ (Bakhshi, Hargreaves & Mateos-Garcia, 2013: 102).

The contrast in approach between two neighbouring nations could not be more stark as both 
strive to provide effective educational foundations for the citizens of the 21st century. 

The new Scottish curriculum acknowledges that the education process should be relevant and 
productive for all who use or benefit from it: pupils, employers and society in general.  It is 
intended that the ‘cross cutting’ themes; enterprise, creativity and global citizenship will be 
addressed in all subject areas in the secondary school.
Art educators in particular should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 political foregrounding of the 
cross-curricular themes. The techniques and processes of art education lend themselves very 
neatly to the aspirations of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citizenship is about developing in learners the ability to take up their place in 
society as responsible, successful, effective and confident citizens both now and in the future.  
(Scottish Government, 2010a)

While it may seem obvious that creativity is a key constituent of art education - the slippery 
concept of creativity appears again and again in the advice for Scottish educators (Scottish 
Government, 2010a; 2010b; 2012; 2013), but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teachers? How do 
teachers foster creativity in the classroom and what skills are needed to cultivate creativity? 
According to Cropley, the key characteristics of creativity–fostering teachers are thos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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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rage students to learn independently
• Have a co-operative, socially integrative style of teaching
• Do not neglect the mastery of factual knowledge
• Tolerate ‘sensible’ or bold errors
• Promote self-evaluation
• Take questions seriously
• Offer opportunities to work with varied materials under different conditions
• Help students to cope with frustration and failure
• Reward courage as much as being right

(Cropley 2003:138)

Figure 1:  Creativity Fostering Teachers

In my other place of work, in the far North of Finland, a unique masters level programme has 
been developed that combines practical experience of socially engaged art with theoretical study. 
It is called Applied Visual Arts. The Applied Visual Arts (AVA) programme is based on a 
context-sensitive model of art practice characterised by notions of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inclusion. Today, I hope to explore the extent to which the practice of AVA might also be 
considered an educational endeavour.

A two-year pilot study on AVA was carried out at the University of Lapland.  The pilot 
programme shared many of the fundamental aspirations of the CfE in Scotland, but at university 
masters level.  Significantly, students are required to work on real projects outside the confines 
of the university with local groups and companies. Some of the community based art projects 
designed and carried out by the students are considered later. 

2. New Directions: Art, Education and Social Engagement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social and educational landscape around the world has created a 
demand for an adaptable, highly skilled and creative workforce. Universities in Europe enjoy an 
excellent reputation for the quality of the graduates that they produce. Art schools too, have 
allowed students to pursue their own ideas, whilst providing in depth training in practical and 
craft skills. Although there are notable exceptions, what has been missing in many such 
programmes has been practice-based learning rooted in the ‘real world’ or practical experience of 
socially engaged art education. 

Over the past twenty years or so, in many European countries and in the US there has been 
something of a narrowing in the scope of educational provision, especially in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nd an emphasis on certain subjects, typically English,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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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There are worrying signs that this is extending to the higher education sector. An 
unfortunate consequence of this has been the sidelining of some subjects, for example the arts 
(art and design, drama, dance and music) have often found themselves on the edges of the 
debate about what skills and experience are important and relevant to society:

… the emphasis on practical and craft making skills has been lost, while schools are too 
narrowly assessed and regulated on the basis of qualifications achieved and university places 
attained rather than the depth and intensity of the learning experience. 
(CiC 2012: 17.)

While these changes have been taking place, the world of work has not been standing still; 
employers are seeking people who are adaptable, creative problem solvers able to work 
effectively as part of a team. The so-called ‘creative economy’ (Bakhshi, et al. 2013, 26-28) 
often characterised by very small, flexible and interdisciplinary companies,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sector of many national economies.  It is not at all clear that higher education 
providers have caught up with the changes in society and current employment requirements, 
especially in the creative industries.

The AVA programme fuses the innovative methods of socially engaged art with theoretical and 
practice-based experience. It is worth pondering what education might learn from practice in art, 
and vice versa (Eisner, 2004).  The studio-based learning environment in art schools is one of 
the key things that set them apart from other institutions.  The AVA programme aims to add a 
further dimension to that atmosphere: training in socially engaged art. As an integral part of the 
programme, students are required to design and deliver ‘innovative productions’ (Jokela 2012: 7) 
on location and with community groups. Projects have included, for example snow and ice 
sculpture, multimedia community performances, and heritage based art (See for example, Jokela, 
Coutts, Huhmarniemi and Harkonen, 2013; ACE, 2014, ASAD 2014). 

Some questions might arise when one considers the sort of arts work going on in AVA. When 
does art practice cross the line into pedagogy?  What is more important, the process or the 
outcome?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context sensitive art with community groups, outside 
the school or college environment, for the benefit of teachers and academics? All AVA projects 
start with careful research into the context within which the art will be developed, that is what 
is meant by ‘context sensitive’. 

The words ‘art’ and ‘educa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broadest sense; education to embrace 
that which takes place in informal sectors of society as well as schools or colleges. Art should 
be thought of as it is practised in the participative, collaborative and socially-engaged world of 
AVA. The programme does not set out to train teachers of art, but the extent to which the 
practice of AVA might be seen as an educational enterprise is worth thinking about.  In the 
next section, I will consider art and education. Because I believe the territory between arts 
practice and pedagogy is worth exp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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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Place between Art and Education

He who works with his hands is a labourer.  He who works with his hands and his head 
is a craftsman.  He who works with his hands and his head and his heart is an artist.

Francis of Assisi

Before considering if there might be a shared place somewhere between art and education, I 
want to think about the stereotypical view of the ‘places’ in which art and education take place.
When most people think of art, and those who produce it; artists, designers or craftspeople, the 
classic image is of the isolated expert working in a studio producing works for people to wonder 
at. The studio is the place where art is made. It is the classic romantic notion of the lonely, 
perhaps slightly eccentric, artist. Importantly, in this image, the artist has to think for him/herself, 
alone.  If we then think about education, most people call to mind rooms in schools, colleges or 
universities. The classroom is the place where education happens.  Young people are sent to 
these places to be educated – typically in groups of roughly the same age, sometimes the same 
gender and often the same religion or ethnic group. A ‘teacher’, usually an older ‘expert’, 
provides learning. Learning usually takes place on a ‘whole group’ basis and is transmitted from 
teacher to learner using a set syllabus. It is a passive rather than active model.  Young people 
are normally taught the same thing at the same time of the year, regardless of personal 
circumstances or, unfortunately,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around them. In short, learning 
takes place without connections to the real world – without context.  Of course this is a 
simplistic view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models of art making and providing an education 
for young people. But, in the space between art and education, might there be some common 
ground?  

What does it take to create art?  It takes perseverance, skill, insight and the ability to control 
whatever media one works with – above all it takes immersion and engagement with a problem 
or idea.  An artist must struggle with the idea that s/he is trying to express until a satisfactory 
solution is found. Usually, there are many failed attempts along the away and so s/he has to 
learn to cope with failure and to think of alternative routes to find an answer.  As an educator, 
this sounds like a familiar process to me. 

In an age when many, if not most, young people think that the answer to every question is 
only the tap of a keypad on their mobile phone away, it seems a daunting task. The problem, it 
seems to me, is that young people learn quickly what schools and society value – and that 
seems to be mainly good test results.  They learn to play the system. One can understand that, 
but how much of that learning is forgotten almost immediately after schooling has ended? To 
what extent was the learning set in a context that young people could perceive as relevant and 
useful in the ‘real world’ beyond the classroom? 

Children and young people should understand the purposes of their activities. They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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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value of what they are learning and its relevance to their lives, present and future. 
(Scottish Government 2013)

None of us are able to predict what jobs will be available in twenty years time, so why are we 
still using methods and content that suited our teachers 30 or 40 years ago?  How do we 
encourage young people to engage with real world issues and learn to think for themselves?  
How do we prepare people for the challenges of living in societies with increasingly diverse 
demographics, multicultural communities and social challenges if we insist on sticking to a 
twentieth century model of education? In short, how well do schools prepare young people to 
contribute to society? In many countries, at least in Europe, business leaders have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of university graduates, citing that they may be very well informed in the 
disciplines in which they were trained, but that they are hopeless as team workers and often lack 
initiative or creativity. Educational establishments need to look at not only what is taught, but 
also how it is taught; and that is where arts techniques might offer some potential.  

If we return to our image of the artist in the studio, the finished artwork is important, but so 
is the process.  It is about immersion, an ability to control the medium (paint, clay etc) and 
deep engagement with the problem to be solved.  That seems to be something worth thinking 
about. What sort of art educational experience should we be providing for young people in the 
21st century? To be skilled in any of the arts disciplines requires absolute dedication, ability to 
cope with uncertainty, deal with change, to fail and to try again. According to Robinson (1999, 
2002), creative education provides rich opportunities to help young people deal with change:

Education must help young people to develop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resources to deal 
with change positively and critically.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provide direct ways of 
engaging with issues of change: as it affects others and as it affects the life and feelings of 
the individual. (Robinson, 1999: 63)

To design and deliver AVA projects requires not only the ability to cope with change and 
innovate, but also the capacity to motivate. Often the artist in this field is working as part of a 
team or community in some wider social context. The artist who opts to work in the field of 
AVA is not an artist first and foremost, in the traditional sense, rather s/he acts as a facilitator 
for a community group, bringing skills and experience to enable communities or groups. The role 
of the artist in the AVA model is to facilitate, animate or enable others and to arrive at 
innovative solutions in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groups, local companies or service 
providers. The title of the programme is significant: Applied Visual Arts. Visual arts are applied 
in a context sensitive, ethical and sustainable manner.

Artists adopting this model of practice must constantly refine and develop their own skills, not 
just those required to create artwork, but also thos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community 
issues and problems. Applied visual artists need excellent communication, interpersonal, 
motivational and organisational skill to facilitate effective art projects. That list of skills begins to 
share something with the expertise needed by good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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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might be the educational benefits of AVA projects? The actual art produced by AVA 
projects is often temporary, unlike much of the other art that typically ends up in public and 
civic places, but the fact that the art may only last a few weeks or months is immaterial. One 
important benefit is the collaborative social engagement that resulted in the artwork. Key 
characteristics of AVA include an emphasis on process rather than product; active rather than 
passive engagement with issues and problems; the artist as facilitator - emphasis on developing 
the skills of others within the context of a community setting. As a result, AVA might be seen 
not only as a particular form of context sensitive arts practice, but also as an inclusive and 
empowering model of education. 

Let us now consider what might be learned from AVA practice. Is it possible that teachers 
could integrate some of these methods? As the dividing lines between ‘community’ ‘mainstream’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become increasingly blurred there is scope for more research 
into the place and practice of socially engaged arts. There is also room for consideration of the 
potential of arts techniques to 'animate' learning across the intersections of ‘art’ and ‘education’. 
In order to think ab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VA and education, I have 
constructed Table 1, now on the screen.

Table 1.  Locating a place between art and education

In presenting these comparative scales, I am not suggesting one way is better than the other; 
both have strengths and we should exploit the best of each.  Of course there are overlaps 

Art
(Applied Visual Art):

Education
(School Art):

Practitioners trained as artists/educators Practitioners trained as educators

Artist/facilitator model Teacher/instructor model 

Locations vary Locations fixed (i.e. school classrooms)

Context driven Content driven

Focus cross/multi generational Focus on young people

Collaborative engagement with task Individual engagement with task

Activities are issues & context driven Activities are skills/techniques driven

Process emphasized Outcome emphasized

Evaluated [sometimes] Assessed [almost always]

Flexibility and freedom Structure and stability

Participation voluntary: ‘opt in’ Participation compulsory: ‘opted in’

Funding insecure Funding secure [reasonably!]

Initiative and creativity of participants Initiative and creativity of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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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informal and formal modes of working, and practice varies greatly according to 
context.  Good educators and artists often find themselves trafficking between each end of the 
scales. If we view AVA from this perspective and pause for a moment to think about the 
pedagogic potential of AVA practice and how it might inform more ‘traditional’ models of 
education. How might the salient features of AVA intersect with the domain of education? 

The sort of work that has been going on in the informal sectors of arts and education, artists 
residences and so on, offers clues about how the educational dimension is actually embedded in 
AVA. The literature reports benefits connected with artists’ residencies in education and artist led 
community initiatives, comprising aspects of socia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arts activity 
(Harland, Lord, Stott, Kinder, Lamont & Ashworth 2005;  Marceau 2004). 

Some of the literature in the UK  (Harland & Kinder 1995; Harland et al. 2005) suggests that 
many benefits might accrue through such programmes including increased self-esteem and 
understanding of the arts. However, some aspects of artists’ residence programmes are not well 
understood, such a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y influence participation in the arts or lead 
to lasting benefits for participants, broadly speaking the ‘social impacts’ (ACE 2014; Coutts, 
Soden & Seagraves, 2009). 

Example projects

The range of contexts in which AVA takes place is vast and it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lecture to do justice to all of them. Projects have, for example focused on traditional and 
indigenous ways of knowing; environmental issues, snow and ice art, sustainability, service design 
and the meeting place between contemporary art and traditional cultures.  (ACE, 2014; Jokela, 
Coutts, Huhmarniemi and Harkonen, 2013; Coutts, 2012).

The social issues facing many countries, such as unemployment, ageing populations and well 
being often provided the context for the art projects. The following two examples of artists 
working with groups are worth considering as they offer an insight to the genre; art driven by 
context and real world issues. The projects took place in different countries, the focus and 
purpose was different, but they share two common threads, the theme of intergenerational or 
cultural, understanding and well-being. The two projects also shared an underlying pedagogic 
dimension: art as an innovative tool for learning?

This Is Not A Walk … Project at Rouken Glen Park, near Glasgow, Scotland 
Figure 2: This Is Not A Walk 1

This is Not a Walk was a project that took place in one of Glasgow’s parks in the autumn of 
2011. Glasgow and the west of Scotland is well known for green spaces and large areas of 
parkland. One of these parks on the outskirts of Glasgow called Rouken Glen, was the focus of 
a short project by one artist who took as his theme the idea of walking as active explo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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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The idea was to encourage more people to visit the park and to celebrate local heritage 
(the project was partly funded by Heritage Scotland and Storytelling Scotland).  The title is 
interesting – right from the start participants are challenged to think of the event as something 
more than a stroll through nature; it certainly was not just a ‘walk in the park’.

Figure 3: This Is Not A Walk 2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vents, a series of guided walks, the artist investigated the history of 
the place, talked to local people, visited the park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with sketchbook, 
still and video camera – in order to try to capture the salient qualities of the place and plan 
the routes.  This is a process town planners would know as ‘physical and cultural mapping’. In 
essence this process allowed the artist to ‘get a feel’ for the place and the routes through the 
park,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space and place. The process, or variations of it, is a 
particularly important part of the ‘groundwork’ for such projects. It is about the artist gaining 
sound understanding and as a result arriving at truly contest-sensitive art or events.

A local history group of over 60 year olds, the Thornliebank Time Traveller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recollections of the park as part of the research. In addition to the lead artist, there 
were two actors, 13 young performers, a set designer and the head park ranger involved in the 
project. The actual walks took place over a period of one week and the whole process was 
documented on film. Each walk was limited to 20 participants and over the course of the week 
around 90 people took part. 

Figure 4: This Is Not A Map

RiverSounds - Joenääniä Project in Lapland, Finland

Figure 5: RiverSounds: the Sand Instrument

RiverSounds was an example of an AVA project that aimed to create sound environments and 
services in an ecological and ethical manner. The project was the result of a long research and 
design process with collaboration at the heart of the project. The planning process was based on 
theories of community art, environmental art and sustainable design. The final outcome of the 
process was an Art Trail and the RiverSounds Parade. Two Master of Arts students developed 
the project (Konttinen & Waara, 2013). 

During two weeks in June 2012, a group of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first 
international Arctic Circles Summer School,3 where RiverSounds was organized as an 
environmental art and design workshop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mmunity art.

3 See: http://www.asadnetwork.org/events/2013/09/riversounds-arctic-circles-art-design-summer-school/(Accessed 15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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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week took place at the university facilities in Rovaniemi, participants were introduced 
to a ‘multi-sensory’ approach to investigate and experience an unfamiliar place. This involved an 
‘inspirational Journey’ during which sights, sounds and smells of the location were investigated, 
the students then made prototypes using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site. The learning was 
active and collaborativ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sign, community art, 
environmental art, and place-research were complemented by outdoor willow sculpture activity.

Figure 6: RiverSounds: Reindeer

Figure 7: RiverSounds: The Burning Boat

The RiverSounds project drew on three major fields: environmental art education, community art, 
and sustainable design. Pedagogically, the aim was to stimulate critical thinking about na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culture. 

During the project workshops, important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various discussions 
when studying the community and improving understanding of its everyday life. From an 
environmental art point of view, participants worked with site-specific materials using the 
environment as inspiration for works of art that reflected the central theme, the sounds of the 
river. In this project, the two students used art as a method to promote collaboration, 
understanding and cultural sensitivity, as one student reflected:

 … It is not just a tool, but also a way to reach something that nothing else can. Art 
touches feelings and gives shape to understanding. (Haataja, 2013: 84). 

Figure 8: RiverSounds: Parade

4. Conclusion

To conclude, it could be argued that the events and artworks featured in this publication offer 
examples of sound art practices on the one hand and potential learning situations on the other. 
Furthermore, the notions of participation and co-creation are increasingly to the fore in current 
educational thinking.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hands on’ thinking through 
making permeates good practice in AVA, similarly it may offer alternative approaches to 
education (Eisner, 2004).  Essentially we are talking about a dialogical approach (Kester 2004).  
This is similar to what Gallagher described as creating a ‘community of learning and practice’ 
(Gallagher 1999). The AVA masters programme sets out to train people in these skills: 

‘Tomorrow’s creative economy will require an even richer fusion than today’s of knowledge 
and skills from individuals who are comfortable working across the boundaries of established 
disciplines. (Bakhshi et al. 201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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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age when the digital revolution has impacted every aspect of our lives, when computers 
have rendered some jobs obsolete whilst simultaneously creating new ones (think of the film 
industry, music or advertising), we need to be proactive in response to the changing needs of 
society.

Perhaps, as Eisner suggested, as long ago as 2001, we should consider a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art education for? What should be the aims and could it play a central role in 
character education and education for citizenship? It is worth thinking through the role of arts 
education in the context of socially engaged art – what might the arts teach? It seems 
appropriate to leave you with the 10 lessons the arts teach according to Eisner (2002):

1. The arts teach children to make good judgments about qualitative relationships.
Unlike much of the curriculum in which correct answers and rules prevail, in the arts, it is 
judgment rather than rules that prevail.

2. The arts teach children that problems can have more than one solution
and that questions can have more than one answer.

3. The arts celebrate multiple perspectives.
One of their large lessons is that there are many ways to see and interpret the world.

4. The arts teach children that in complex forms of problem solving
purposes are seldom fixed, but change with circumstance and opportunity. Learning in the arts 
requires the ability and a willingness to surrender to the unanticipated possibilities of the work 
as it unfolds.

5. The arts make vivid the fact that neither words in their literal form nor numbers exhaust 
what we can know. The limits of our language do not define the limits of our cognition.

6. The arts teach students that small differences can have large effects.
The arts traffic in subtleties.

7. The arts teach students to think through and within a material.
All art forms employ some means through which images become real.

8. The arts help children learn to say what cannot be said.
When children are invited to disclose what a work of art helps them feel, they must reach into 
their poetic capacities to find the words that will do the job.

9. The arts enable us to have experience we can have from no other source 
and through such experience to discover the range and variety of what we are capable of 



20

feeling.

10. The arts' posi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symbolizes to the young 
what adults believe is important.

Figure 9: Ten lessons the arts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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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시각예술: 미술, 교육, 사회 참여의 이야기

글렌 쿠츠 (라플란드 대학교, 핀란드)
Glen Coutts (University of Lapland, Finland)

1. 서론

학술대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미술, 교육, 공동체지역사회 간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폭넓은 주제가 ‘사회참여적인 예술교육’이기에, 저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

하게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있는 시민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상적인 매

체로서 시각예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스코틀랜드

와 핀란드에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책임감있는 시민 교육과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의 복지 개념이 중요한 논쟁의 주제로 중요합니다 (Naysmith, 2010). 미술, 교육, 사
회 참여의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면서 오늘날 최근의 발전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
저 예술교육자들을 위한 기회라고 보는 바뀐 교육과정 변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번째로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미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생각하도록 강제적으로 이끄는 방식을 논

의, 세 번째로 미술과 교육의 사이에 라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혁신적 진

보적인 교수법으로의 미술의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입니다. 마
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21세기의 미술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안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이 실용과목으로 아이들이 미술매체와 활동으로 하는 ‘수작업’ 활동
으로 생각한다: 드로잉과 회화, 판화, 조각. 오랜 세월 그것은 사실이었으나 오늘날의 미술

과목은 창의적 사고와 미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개발에 더 넓게 확장해 중점을 둔다. 스
코틀랜드에서 미술교과과정은 원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손과 눈의 조율을 개발

을 위해 디자인 고안되었는데 , 오늘날은 가정, 학교, 더 넓게 지역사회에서의 아이들 학생

들의 생활 속의 미술과 디자인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미술교육자들은 무엇을 배웠는지 (내용)만이 아니라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배운 방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학습 모델인 프로젝트에 기반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대학예비교육시스템이 나라들마다 다양하고 예술과목또한 매우 더욱 다양하

다.  (Eurodyce, 2009).  이러한 상황은 ‘기초과목’이나 ‘핵심과목’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

황은 초중고등학교교육 수준에서의 예술교육의 위치에 일관성없는 그림으로 이끌고 있다. 
영국의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과학, 수학, 언어를 우선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술과목의 위치

는 덜 안전해보인다.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소위 ‘최고를 위한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 : CfE)’으로서 3세에서 18세까지의 교육조항의 급진적 대대적 개혁을 소개한다. 
학제간 실무(interdisciplinary working)와 학교 교육과정 전반적 종합 공부(cross-curricular 
study)를 강조한다. 창의성과 읽고쓰는 판단능력의 교차종합 주제들은 교육과정개발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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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러면 교사들은 교수 내용과 방법론을 좀 더 말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네 가지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열망: 최고를 위한 교육과정(CfE) 의 핵심에는 자신감있는 개인들, 학습에
성공자들, 책임있는 시민들, 영향력있는 기여자들이 있다.  시민권, 창의성, 기업 같은 넓은

주제들은 현장경험(실무기반학습)의 기간에 두드러진다. 한 영향력있는 연구자들 단체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교육 정책과 현장의 전반과 단행의 개정이며, 그 영향은 한 세대 에서 충분히 관

찰되지않는 것이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도전이 없지 않다’(Bakhshi, Hargreaves & 
Mateos-Garcia, 2013: 102).

두 인접 국가들 간의 접근에서 대조는 21세기의 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둘다 힘쓰면서 이렇게 냉정할 수 없다.  The contrast in approach between two 
neighbouring nations could not be more stark as both strive to provide effective educational 
foundations for the citizens of the 21st century. 새로운 스코틀랜드 교육과정은 교육의 절차는

그것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모두에게 연관되고 생산적이어야만 한다고 인정한다: 학생들, 
고용주들, 사회전반에서.  ‘지름길’ 주제로 의도된 것: 기업(사업), 창의성, 세계 시민권은 중

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에서 이야기된다. 특히 미술교육자들은 상호 교육과정 주제의 정치적

우선적 영향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미술교육의 기술들과 과정절차들은 시민교육의 열망들에

매우 근접평행하게 적합하다:

시민을 위한 교육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책임있고, 성공적이며, 영향력있고, 확신있는 시

민들로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능력을 학습자들이 개발하는 것이다(Scottish 
Government, 2010a)

반면에 창의성은 미술교육의 주요성분이라는 것은 명확분명한 듯하다- 다루기 힘든 창의성

의 개념은 스코틀랜드 교육자들을 위한 조언에서 몇번이고 반복해서 나타난다(Scottish 
Government, 2010a; 2010b; 2012; 2013), 그러나 교사들을 위한 제안은 무엇일까? 어떻게 교

사들은 교실에서 창의성을 성장발달시킬수 있을까? 크로플래이(Cropley)에 따르면, 창의성
증진함양하는 교사의 핵심적 특징은 아래의 경우들인데(Cropley 2003:138):

•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학습하게 격려하고

• 협력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교수방식을 갖고

• 사실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하지 않고

• ‘예민한’ 혹은 과감한 실수들을 용납하고

• 자기평가에 힘쓰며

•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 다른 상황조건의 다양한 매체재료들로 작업할 기회들을 제공하며

• 학생들이 좌절과 실패에 대처하도록 돕고

• 옳은 만큼 용기를 복돋워준다. Reward courage as much as being right

도판 1: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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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핀란드 북쪽 끝의 또다른 학교는 이론연구와 사회참여미술의 현장 경험을 결합

시킨 특별한 석사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응용시각예술(Applied Visual Arts: AVA) 과정
으로 참여와 협력과 포괄적 개념의 맥락적 섬세한 미술실무활동에 기반한다. 오늘 저는 이

응용시각예술과정의 실천이 교육적 노력으로 여겨지도록 확대해나가기를 소망한다. 
라플랜드대학의 응용시각예술과정의 2년간의 시험운영되었다. 이 시험과정은 대학의 석사과

정이지만, 스코틀랜드 ‘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근본적 열망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게, 학생들은 대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역단체들과 회사들과 함께 실제 프로젝

트를 해보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후 몇몇 지역단체 미술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기획디자인하

고 실행하였습니다. 

2. 새로운 방향들: 미술, 교육과 사회 참여

세계의 급변하는 정치, 사회, 교육 경치 landscape는 적응력 있고, 고도로 숙련된, 창의적인
노동력을 위한 요구를 만들어내 창출해왔다. 유럽의 대학들이 배출해내는 졸업생들의 우수

한 질로 뛰어난 명성을 자랑한다. 미술대학들 역시 학생들에게 자신의 발상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실기와 공예 기술을 깊이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례적인
예외는 있더라도, 많은 이런 과정들에서 잃는 것이 있는 것은 사회참여적 미술교육의 ‘현실
세계’혹은 실무경험에 뿌리를 둔 현장실습적 학습이다. 

지난 20년 넘게, 유럽 많은 국가들과 미국에서는 교육규정의 범위를 좁혀왔는데, 특히 중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특정 교과목, 전형적으로 영어, 과학, 수학을 강조해왔다. 대학교육부문으
로 확장되어서 걱정우려의 조짐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의 불행한 결과는 몇 교과목들

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술(미술과 디자인, 연극, 무용과 음악)은 사회와 연관

된 중요 기술과 경험이 무언지의 논쟁에서 종종 뒷전에 물러나 있는 교과목임을 스스로 발

견하게 된다:

… 실기와 수공예작업 기술의 강조는 빠졌는데, 학교들은 반면 너무나 학습의 경험의 깊

이와 심화보다는 대학입학 자격 획득에 근거하여 너무 좁게 평가와 규제를 한다(CiC 
2012: 17.)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현실의 직업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팀의 일원으로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적응이 빠르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자들을 찾고

있다.  매우 작고, 적응이 빠르며 상호통합회사들로 특성화된 소위 ‘창조 경제’ (Bakhshi, et 
al. 2013, 26-28)는 점차 많은 국가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대학교육제공자들이 특히

창조산업들에서 사회와 최근 고용조건의 변화를 따라잡았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응용시각예술과정은 이론과 실무경험에 혁신적인 사회참여적 미술 방법론을 융합시켰다. 교
육이 미술실기/실무에서 배우는 것과 그 반대 역시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Eisner, 2004).  
미술학교들에서의 스튜디오/작업실 기반의 학습 환경은 다른 기관들과는 구분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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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중 하나이다. 응용시각예술과정(AVA)은 사회참여미술 훈련의 분위기로의 확장된 차원을

더한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필수 부분으로써, 학생들은 지역사회공동체 단체들과 함께

그 위치/장소에서 ‘혁신적인 생산/작품’을 디자인설계하고 생산해 보여줘야만 한다(Jokela 
2012: 7). 예를 들면, 프로젝트는 눈과 얼음 조각작품이나, 멀티미디어영상 지역사회 퍼포먼

스를 하고, 유산 기반의 미술을 포함한다(예를 들면, Jokela, Coutts, Huhmarniemi and 
Harkonen, 2013; ACE, 2014, ASAD 2014을 보세요). 
응용시각예술(AVA)에서 하고 있는 종류의 예술작업을 고려할 때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

니다. 언제 미술활동실기가 교육학과 교차합니까/교육학의 선을 넘습니까? When does art 
practice cross the line into pedagogy? 과정이나 결과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
교나 대학 환경 외부의 사회공동체 단체들과 함께하는 상황/맥락에 맞는 미술 (context 
sensitive art) 에서 배우는 교훈/수업은 무엇인가요? 모든 응용시각예술과정 프로젝트들은 미

술이 ‘상황/맥락에 맞는 (context sensitive)’이 의미하도록 발전되는 맥락/상황 내에서 면밀하

게 조사/연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미술’과 ‘교육’ 의 단어들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학교나 대학뿐 아니라 사회

비공식 분야들에서 이루어지도록 포용하는 교육이다. 미술은 응용시각예술의 참여적이며 협

력적이며 사회참여 세계에서 훈련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교사

들을 양성하도록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응용시각예술 훈련은 교육사업으로 보여지도록 확

장해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미술과 교육을 다룰 것인데, 예술 실무실기와 교

육학 간의 영역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3. 미술과 교육 간의 장소 위치

손으로 일하는 그는 노동자다. 손과 머리로 일하는 그는 공예가/장인이다. 손과 머리와 가슴

으로 일하는 그는 예술가다. 

아시시의 프란시스 (Francis of Assisi)

미술과 교육 사이 어디엔가 공유되는 곳이 있다고 여겨지기 전에 저는 미술과 교육이 이뤄

지고 있는 ‘장소 곳’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술과 미술의 생산자; 예술가/작가, 디자이너, 공예가들 생각할 때, 전
형/고전적 이미지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작품을 생산하는 작업실에서 고립/고독하게 작업하

는 전문가를 생각합니다. 작업실/스튜디오는 미술이 만들어지는 곳/장소이다. 외롭고, 아마도
약간 별난/기이한 예술가/작가가 전형적인 낭만적 관념/생각이다. 중요하게도, 이 이미지에

서, 예술가/작가는 혼자 스스로 알아서 생각해야만 한다the artist has to think for him/herself, 
alone. 그리고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단과대학, 종합
대학들의 강의실/교실들을 떠올린다. 이 교실/강의실은 교육이 일어나는 곳/장소이다. 젊은이
들은 교육받는 이 장소들로 보내진다 –보통 대략 동갑이거나, 때때로 같은 성별이거나 종

종 같은 종교나 같은 민족 집단이다. ‘교사’는 보통 나이 많은/연장자 ‘전문가’로서 학습을

제공한다. 학습은 흔히 ‘모든 집단’을 기준으로 이뤄지며/행해지며 일련의 강의계획서를 활

용해 교사에서 학습자로 전달된다. 이것은 능동적인 모형이라기보다는 수동적 모형이다.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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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상황에 대한 고려나 불행하게도 그들 주변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관없이 일 년 내내 같은 것을 배운다. 즉 학습이 현실 세계와의 연관–

맥락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견해이고 젊은이들을

위한 미술제작과 교육이 제공되는 각기 다른 수많은 모형들이 있다. 그러나, 미술과 교육 사

이의 공간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미술 창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끈기/인내/참을성, 기술, 통찰력과 작품을 하는 무슨

매체든지 다루는 조절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문제와 구상에 대한 몰입/집중과
전념/헌신immersion and engagement입니다. 예술가는 반드시 자신이 만족할 만한 해결을 찾

을 때까지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구상을 가지고 분투해야만 합니다. 종종 많은 실패한 시도

들이 계속따라가면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신은 실패를 극복하기를 배우고, 해답을 찾기 위한

대안적 경로를 생각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교육자로서 이는 저에게 익숙한 과정처럼 들립

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젊은이들은 모든 질문들에 대답을 자신의 핸드폰 키

패드를 두드려서 얻어내는 시대에 이것은 벅찬 일 같다. 문제는 나에게도 그렇지만 젊은이

들은 학교와 사회가 중시하는 것을 빨리 배우는데 그것이 주로 좋은 시험 성적처럼 보여진

다. 젊은이들은 제도권에서 노는 것을 배운다/악용하는 것을 배운다play the system. 어떤 이

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 학습이 학업을 마친 직후 얼마나 빨리 잊혀질까?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교실을 넘어선 ‘현실세상’에 관련되고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상

황/맥락을 설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그들의 활동/행동의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

는 것의 가치와 그 배움이 자신의 삶과, 현재와 미래의 연관성을 보아야 한다. (스코틀랜
드 정부 2013)

우리 중 누구도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 직업들이 무엇일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
서 우리는 30-40년 전 우리 교사들에게 적합한 방법과 내용을 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젊은이들이 현실세상의 문제사건들에 관여참여하게하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

도록 배우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20세기 교육모형을 고집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점점 갈수

록 급증하는 다양한 인구통계와 다문화주의 지역사회공동체와 사회적 도전들의 사회를 사는

데 도전/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 즉 얼마나 학교들이 잘 젊은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나라들에서 적어도 유럽에서는

비즈니스경영 지도자들은 점진적으로 대학졸업자들에 대해 비판적이기를 그들이 훈련받은

규율/원칙들이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팀원으로는 답답하고 종종 추진력이나 창의성은 부족

하다고 이유를 든다. 교육 확립/기관들은 가르치는 내용/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의 방법 또한 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예술 기술이 가능성을 제

공할 수 있는 곳이다. 
만약 우리가 작업실에서의 예술가의 우리의 이미지로 돌아간다면, 완성작품이 중요하고

또한 과정도 중요가게 된다. 몰입/집중하고 매체를 다루는 능력(물감, 점토 등)과 해결할 문

제를 깊이 있게 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듯 보인다. 어떤 종류의 미

술교육의 경험이 21세기의 젊은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예술분야에서 노련되기 위해서

는 절대 헌신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과 변화를 다루는 능력과 실패하고 다시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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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요구된다. 로빈슨 (Robinson, 1999, 2002)에 따르면 창의적 교육은 젊은이들이 변화에

대처하도록 돕는 풍요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젊은이들이 긍정적이고 비평적으로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의 자원을 개

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교육은 변화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방법들을 제공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개인의 생활과 감정에 영향

을 준다. (Robinson, 1999: 63)

응용시각예술(AVA)프로젝트를 설계디자인하고 내놓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에 대처/대응하
는 능력만이 아니라 원동력 또한 요구된다. 종종 이 분야에 있는 예술가들은 더 넓은 사회

상황/맥락에서 팀원이나 지역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응용시각예술 분야에서 일

하려고 하는 예술가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전통적 관념에서 예술가가 아니라 지역사회공

동체 단체를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체집단들이 역할을 하는 기술이나 경험을 가져오는 조력

자/촉진자(facilitator)로서 행동한다. 응용시각예술(AVA)에 있는 예술가의 역할의 모형은 지역

사회공동체 단체들, 지역 기업들이나 서비스제공자들과 함께 협력 collaboration하면서 혁신적

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촉진하고, 살아있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중요하다: 응용시각 예술. 시각예술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상황에 맞도록context sensitive 적용된다. 이 실천적인 모형을 택한 예술가

들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개발하며 미술작품제작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용시각 예술가들은 효

과적인 미술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미술작품효과적인 뛰어난 의사소통전달과 대인관계와

자발성/의욕과 조직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의 항목들은 좋은 교육자들에게 필요가

되는 전문기술과 무언가 공유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응용시각예술 프로젝트의 교육적 이점은 무엇일까요? 응용시각예술 프로젝트로

실제 제작되는 미술은, 일반적으로 보통 공공이나 시민 장소에서 끝나는 여타 다른 많은 미

술들과 달리 종종 일시적이며 사실 몇 주나 몇 달만 남는 미술은 무형이다/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immaterial. 한 중요한 이점은 미술작품의 결과로 나오는 협동적인 사회 참여이다. 응용
시각예술의 핵심적 특징은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제와 사건에 수

동적인 관여가 아닌 적극적인 관여이며; 조력자/촉진자로서의 예술가는 지역사회공동체 환

경/상황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술 개발을 중점을 두는 것이다. 결과로 응용시각예술은 상

황에 맞는 예술실천의 특정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폭넓고 권리를 주는 교육모형이다inclusive 
and empowering. 
우리가 응용시각예술(AVA)의 실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교사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역공동체’ ‘주류’ ‘공식’ ‘비공식’ 교육 간의 경계선이

연구에서 장소와 사회참여 예술의 실천으로 좀더 그 범위를 점차 흐려지게 된다. ‘미술’과
‘교육’의 교차하면서 ‘활기있게/생생하게’배우면서 예술 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생각의 여지

가 있다. 응용시각예술(AVA)와 교육 간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화면에 보듯이

저는 도판/표I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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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술과 교육 간의 장소 찾기

이들을 비교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저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

닙니다; 두 가지 다 강점이 있고 우리는 각각에서 최고를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비공식과

공식적 활동 방식 간에 중복되는 것이 있고, 실행은 맥락/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좋
은 교육자들과 예술가들은 종종 각 구조의 양끝을 오가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

가 응용시각예술프로그램(AVA)을 이 관점에서 잠깐 멈춰서 실행에서 교수법적 잠재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교육의 좀더 ‘전통적’모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응용시각예술(AVA)의 특징들은 교육의 범위와 교차되는 특징들을 가질까? 
예술과 교육의 비공식 부문에서 이뤄지는 이런 류의 작업이 거주 작가 예술가 레지던시와

같은 것인데, 응용시각예술(AVA)이 어떻게 교육적 차원에 실제 기초할 수 있는지 그 단서/
실마리를 제공한다. 문헌 연구들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시가 교육과 지역공동체주관계획과 사

회적 관계를 차지하는 면과 예술행위에 대한 참여와 연관된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Harland, 
Lord, Stott, Kinder, Lamont & Ashworth 2005;  Marceau 2004). 
영국의 문헌들(Harland & Kinder 1995; Harland et al. 2005)에서는 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이익들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몇 가지 측면들: 이를 통해 예술에 참여하도록 영

향을 주거나 참여자들을 위한 혜택이 지속되도록 이끌거나 하는 넓게 말해 ‘사회적 효과’같
은 구조 mechanisms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ACE 2014; Coutts, Soden & Seagraves, 2009). 

미술

(응용시각미술):
교육

(학교미술):

실질 전문가로 양성된 예술가/교육자 실질 전문가로 양성된 교육자

예술가(작가)/조력협력자 모델 교사/교습자 모형

각기 다른 다양한 장소들 고정된 장소들(예, 학교 교실들)

맥락/상황 중심 내용 중심

교차/다세대 중심 젊은 사람들 중심

업무에 협력적 참여 업무에 개별적 참여

상황 issues &   context 중심 활동 기술과 기법 skills/techniques 중심 활동

과정의 강조 결과/성과의 강조

[때때로]평가 Evaluated [거의 언제나] 평가 Assessed

유연성과 자유 구조와 안정성

자발적 참여: ‘선택/사전동의(opt in)’ 의무적 참여: ‘선택/사전동의(opted in)’

불안정한 재정지원 안전한 재정지원[합리적으로!]

참여자들의 계획Initiative 과 창의성 교사의 계획 Initiative 과 창의성



29

프로젝트 예들

응용시각예술(AVA)가 이뤄지는 상황/맥락의 범위는 광범위해서 그 모두가 이 강연의 범위

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들은 전통적인 고유의 지식방법인데; 환
경 문제, 눈과 얼음 미술, 지속가능성(환경파괴없는), 서비스 설계디자인 및 현대미술과 전통

문화이 만나는 장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ACE, 2014; Jokela, Coutts, Huhmarniemi and 
Harkonen, 2013; Coutts, 2012).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업, 인구 고령화와 복지 같은 사회 문제들은 종종 미술프

로젝트의 상황/맥락을 제공한다. 아래는 예술가들이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두 가지 예

를 살펴보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황/맥락과 현실

세상의 문제 중심의 미술. 이 프로젝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뤄졌는데, 강조점과 목적은

다르지만, 세대 간 혹은 문화적 이해와 복지의 두 가지 공통된 주제의 실마리를 공유한다. 
이 두 프로젝트들은 또한 기반한 교수법의 차원에서 공유된다: 미술이 학습을 위한 혁신적

인 도구인가? 

이것은 산책이 아닙니다 …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근처 로큰글렌공원 프로젝트

도판2: 이것은 산책I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책이 아닙니다(This is Not a Walk)프로젝트는 2011년 가을에 글라스고우 공원 한

곳에서 이뤄졌다. 글라스고와 스코틀랜드 서부는 녹지와 대정원공원 부지로 유명하다. 로큰
글랜(Rouken Glen)이라는 글라스고 외곽의 공원 중 한 곳에서 도보/산책을 공간의 활동적 탐

구/답사라는 발상 주제로 정한 한 예술가에 의해 짧은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이 구상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방문하고 지역 유산을 기억하도록 권장하는 것이었다(이 프로젝

트는 스코틀랜드 유산과 스토리텔링 (Heritage Scotland and Storytelling Scotland) 에서 부분적

으로 재정지원을 받았다. 제목은 흥미롭다 – 참가자들이 자연을 거니는 것 이상으로 이 행

사를 생각하도록 도전을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그냥 ‘공원에서의 산책’은
아니었다.

도판3: 이것은 산책 II이 아닙니다

이 지도된 산책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장소의 두드러진 특질을 수집하고 경로를 정하기 위

해, 예술가/작가는 그 지역역사를 조사하고, 지역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스케치북과 카메라

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하루 중 다른 시간대 별로 공원을 방문했다. 이것은 도시 계획 설

계자가 ‘물리적, 문화적 분석(physical and cultural mapping)’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그 본

질에는 이 과정은 예술가에게 그 공원의 장소와 경로와 공간과 장소의 세부적 해석을 위해

‘감각을 익히게하는(get a feel)’ 과정이다. 이 과정 혹은 그 변형은 이런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작업’의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그 예술가가 수집한 소리를 이해하고 그 결과로

진정한 상황맥락에 맞는 미술이나 행사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한 지역 역사단체인 쏜리뱅크 시간여행자들 (the Thornliebank Time Travellers) 
이 연구의 한 부분으로 공원에 대한 자신들의 추억을/공원에서 수집한 것에 대해 인터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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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 예술가에 추가로 두 명의 배우들과 13명의 젊은 출연자/연주자들, 무대 장치 디자

이너와 공원 감독관리장이 프로젝트에 합세했다. 실제 걸음은 1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이뤄

졌고, 전체 과정은 영화화되어 기록으로 남겨졌다. 각 도보마다 20명의 참여자들로 제한되었

고 그 한 주 과정에서 90명이 참여했다. 

도판4: 이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리버사운드 – 라플란드, 핀란드 Joenääniä 프로젝트

도판 5: 리버사운드: 모래 악기

리버사운드(RiverSounds)는 생태 윤리 방식의 소리환경과 봉사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응용시

각예술 프로젝트의 예였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협업을 통한 오랜 연구와 디자인 과정

의 결과였다. 계획 과정은 지역사회공동체미술, 환경미술,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설계

(sustainable design)의 이론들에 근거했다. 과정의 최종 결과물은 아트 트레일(Art Trail)과 리

버사운드 퍼레이드(the RiverSounds Parade)이었다.  두 명의 예술대학원 석사과정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Konttinen & Waara, 2013). 
2012년 6월 2 주 동안, 한 외국학생들 단체가 지역사회공동체미술의 원리에 근거한 환경

미술과 디자인워크샵으로 조직된 리버사운드가 있는 첫 국제북극선썸머스쿨(Arctic Circles 
Summer School) 에 참가했다. 첫 주는 로바니에미 (Rovaniemi)에 있는 대학 시설에서 열렸는

데, 참가자들에게 낯선 장소를 조사하고 체험하는 ‘다중감각’접근방법이 소개되었다. place. 
그 장소의 경치와 소리와 채취들이 조사되면서 이것은 ‘영감을 주는 여행’이 되었고, 학생들
은 이후에 이 지역에서 모은 재료들로 모형을 만들었다. 이 학습은 활동적이고 협력적이었

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설계 디자인과 지역사회공동체미술과 환경미술과 장소연구에 대한 발

표와 토의가 야외 버들가지 조각 활동으로 완성되었다. 

도판 6: 리버사운드: 순록

도판7: 리버사운드: 불타는 배

리버사운드(RiverSounds)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요 분야를 거친다: 환경미술교육, 공동체지역
사회미술, 지속가능한 디자인(친환경설계). 교육학적으로 , 그 목적은 자연과 환경과 문화 간

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워크샵기간동안, 일
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사회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수집되었다. 환경적 미술의 관점에서, 참여자들은 환경을 이용한 장소특정 재료들로 강

의 소리들이라는 중심주제를 반영하는 미술작품들을 위한 영감으로서 작업했다. 이 프로젝

트에서 두 명의 학생들은 미술을 공동작업과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미술

을 활용했고, 한 학생이 회고하기를:

 … 그건 단지 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엇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었어요. 미술은 감정을 울리고 이해를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Haataja, 201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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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리버사운드: 퍼레이드

4. 결론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특징인 행사들과 미술작품들은 사운드미술실기활동의 예들과 잠재력

있는 학습상황들을 제공한다. 나아가, 참여와 공동창작의 개념들이 갈수록 더더욱 현재 교육

적 사고에 대두되고 있다. 응용시각예술 프로그램(AVA)에서 제공하는 이론과 실습 간의 균

형과 만들기를 통한 ‘손/현장(hands on)’사고는 좋은 훈련을 스며들게 하며, 유사하게 교육에

대한 대안 방법을 제공한다(Eisner, 2004).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화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다(Kester 2004). 이것은 갤러거(Gallagher, 1999)가 ‘학습과 실무의 공동체’를 만드

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응용시각예술 석사과정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진 사람

들을 훈련하기 위해 출발했다: 

‘내일의 창조 경제는 오늘의 기존 원칙들을 넘나들며 편안히 일하는 개인의 지식과 기술

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융합을 요구할 것이다 (Bakhshi et al. 2013, 105). 

디지털 혁명이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컴퓨터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면서 동

시에 쓸모없게 된 어떤 일들을 버리는 (영화, 음악, 광고 산업을 생각해보면)시대에, 우리는
사회의 변화되는 요구들에 능동적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우리는, 아이즈너(Eisner)가
2001년부터 제안한, 근본적 질문을 고려해봐야한다– 미술교육은 뭘 위한 것인가? 미술교육
의 목적은 무엇이며,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위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회참여미
술의 맥락에서 예술교육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예술이 뭘 가르칠 것인

가? 아이즈너(Eisner, 2002)가 말한 예술을 가르치는 10가지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1. 예술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관계에 대한 좋은 판단력을 가르쳐준다. 정답과 규칙이 우선

시되는 많은 교육과정과 달리, 예술은 규칙보다는 판단력이 우선시된다. 

2. 예술은 어린이들에게 문제들은 하나 이상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그 문제들은

한가지 해답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3. 예술은 다중적 관점을 찬양한다. 그 중 큰 교훈으로는 세계를 보고 해석하는 수많은 방법

이 있다는 것이다. 

4. 예술은 좀처럼 용도/목적이 고정되지 않는 복잡한 형태의 문제해결에서 상황과 기회의

변화를 어린이들을 가르친다.  예술에서의 학습은 진행되는 일의 예기치 않은 가능성에 따

를 만한 능력과 의지를 요구한다. 

5. 예술은 문자 언어 형태로도 숫자로도 우리가 아는 것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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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인시켜준다. 우리의 언어 한계가 우리의 인식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6. 예술은 작은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예술은 미묘함을 거

래한다. 

7. 예술은 학생들이 한 매체재료를 가지고 그걸로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모든 미술의 형태는

이미지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수단들을 이용한다. 동원한다. 

8. 예술은 어린이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기를 배우도록 돕는다. 미술작품은 어린이들이

느끼도록 돕는 것을 드러내도록 요청될 때, 어린이들은 꼭 맞는 단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시적 능력에 도달할 게 분명하다.

9. 예술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원천에서 가질수 없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며, 우리에게 가능

한 느낌의 범위와 종류를 발견하여 경험하게 해준다. 

10.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예술의 지위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상징한

다. 

도판9: 열 가지 예술교육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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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唱歌《ふるさと》の現代的諸相

―音楽教育の社会的役割を考える―

　　　　　　　　　　藤井浩基（日本・島根大学）

はじめに

2011年３月11日に起きた東日本大震災以降，日本では唱歌《ふるさと》が，国民的な愛唱歌と

してあらためて注目されている。世代を超えて歌うことのできる数少ない歌として，さまざま

な場面で歌われることが多くなった。

その《ふるさと》が誕生して，今年で100年となる。1914年に文部省が発行した唱歌集である

『尋常小学唱歌 第六学年用』に収録された。以来，戦時中の一時期を除いて，現在に至るま

で，学校の音楽教育の歌唱教材として歌い続けられている。

作詞者は高野辰之（1876-1947），作曲者は岡野貞一（1878-1941）とされている。しかし，

長い間，文部省唱歌として，作詞者名，作曲者名は伏せられていた。音楽の教科書において，

二人の名前が明記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992年になってからである。　

岡野貞一は，筆者の地元，鳥取県の出身である。鳥取県は，岡野貞一をはじめ，唱歌や童謡

の作詞，作曲に携わった人物を多数輩出している。そこで鳥取県では，「童謡・唱歌のふるさ

と鳥取」と銘打った童謡や唱歌の普及・啓発活動が，官民あげて展開されている。その拠点と

して，鳥取市には「わらべ館」という子どもの文化をテーマとしたミュージアムがある。わら

べ館では，唱歌や童謡，岡野貞一ほか鳥取県にゆかりのある音楽家の資料が多数展示され，子

どもから高齢者まで幅広い世代に親しまれている。筆者は，わらべ館の資料収集委員長や研究

情報誌編集委員長を務めるなど，ここ10年にわたって，音楽教育研究者の立場から同館の活動

に関わってきた。わらべ館でも，今年は《ふるさと》が生まれて100年を記念して，さまざまな

催しが行われている。

日本では唱歌に関する研究は数え切れないほどある。《ふるさと》に関する論文や報告，随

筆も多数発表されている。たとえば，前・東京都知事，猪瀬直樹が気鋭のジャーナリスト時代

に書いた『唱歌誕生―ふるさとを創った男―』（猪瀬2002）は，高野辰之を中心に，唱歌の成

立史を通して日本の近代化を描いた秀逸なノンフィクションである。

本稿では，唱歌《ふるさと》の成立と変遷をふまえた上で，現代的な諸相を明らかにするこ

とを目的とする。具体的には，次の４点について考察する。

第一に，国内外で歌われる《ふるさと》，第二に，学校教育における《ふるさと》，第三

に，日韓交流における《ふるさと》，第四に，東日本大震災以降の《ふるさと》である。

これら４つの視点は，「社会における芸術教育の役割」という大会のテーマと，韓国で開催

される国際学術大会であることを念頭に置いて設定し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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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唱歌《ふるさと》 の成立と変遷

（１）《ふるさと》のもつメッセージ

まず《ふるさと》がどのような歌か紹介することから始めたい。

　

文語調で書かれているので，筆者なりの現代語訳を試みる。

一．野うさぎ狩りをしたり，川で小鮒を釣ったりして，

豊かな自然のなかで暮らした子どもの頃

夢を見るように今でも懐かしく思い出し，

忘れることのできないふるさと

二．お父さんやお母さんはどうしているだろうか

　　友だちは元気にしているだろうか

　　雨が降っても，風が吹いても，

ふるさとのことが気になって仕方がない

三．ふるさとを出るとき，心に決めた目標がある

　　一生懸命学び，働き，立身出世して，いつか故郷に錦をかざりたい

　　山の緑が碧く映える故郷に

　　澄み切った水の流れる故郷に

いずれの歌詞にも共通するのは，故郷から遠く離れて暮らす人の望郷の思いである。そして，

１番では自然豊かな古きよき時代の日本の原風景が，２番では父母や親族，友だちなどの人間

関係が，それぞれ故郷を象徴するものとして歌われている。さらに，３番では，立身出世して

立派になった姿を故郷の人々に披露するという近代の日本人の理想像が投影されている。

　この歌詞の背景をもう少し踏み込んで考えてみたい。

安田寛は，明治維新によって生じた日本人の大移動の影響を示唆する。明治維新で国の政治

的，経済的な枠組みが劇的に変わり，人々は国内外への移動を余儀なくされた。安田は「新し

い日本が出来上がると，国の指導者たちは外敵から守るべきものとして『墳墓の土地』を強く

意識させようと努めた これとは別に人々の心にしみたのは『父母の故郷』を歌った唱歌

である」という（安田2003, p.158）。

　また，八木正一は「ふるさとに錦をかざることができるよう，今はつらいけれどもがんばろ

うという気持ちで多くの人がうたったはずである。そんな多くの人たちの力で明治以降の近代

日本の発展が支えられ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まさに『ふるさと』は日本近代を象徴す

る歌なのである」と述べる（八木 2009, pp.3-4）。

　このように，《ふるさと》の歌詞が，単に感傷的な望郷の思いを歌ったものではなく，作ら

れた当時の世相と日本人の心象を如実に表現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

　この歌詞を作ったとされる高野辰之は，現在の長野県中野市豊田に生まれ，農作業のかたわ

ら勉学に励み，地元で教師になった。しかし，幼い頃から抱いていた国文学への興味から，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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囲の反対を押し切って，教師を辞め上京し，国文学の研究に専念する。研究の成果が実り，文

部省国語教科書編纂委員に選任されるなど，国文学者として認められ，東京音楽学校では国文

学の教授として教鞭を執る。1925年には東京帝国大学で文学博士の学位を取得し，1928年には

帝国学士院賞を授与される。

　高野の人生は，《ふるさと》で歌われる，立身出世して故郷に錦を飾る姿そのものである。

また，高野が上京まで過ごした故郷・中野市豊田は現在でも野兎が走っていそうな野原や畑，

小鮒が泳ぐ小川が流れる日本の原風景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高野が通い，のちに教鞭を執っ

た小学校の跡地には高野辰之記念館があり，高野の自筆の手紙や原稿をはじめ，関連資料が多

数展示されている。近くには生家もあり，今でもご子孫が生活している。

一方，作曲者とされる岡野貞一は，現在の鳥取県鳥取市に生まれ，少年時代からキリスト教の

鳥取教会に通ったことがきっかけで西洋音楽に親しみ，東京音楽学校に進学する。卒業後も同

校に残り，30年以上にわたり教鞭を執った。その間，文部省の唱歌の編集・作曲委員として

『尋常小学唱歌』の編纂に携わるなど，20世紀前半の日本の音楽教育を牽引した人物のひとり

である。

　

（２）日本の音楽教育の黎明期と唱歌《ふるさと》

日本は1868年の明治維新を機に，近代国家としての道を歩み始めた。1872年に発布された学制

により，国による教育システムが動き始めた。欧米諸国にならって教育制度を整え，音楽の教

科として小学校では「唱歌」が設けられた。教科「唱歌」では，基本的に学習内容として西洋

音楽が規範とされたことから，すぐに始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西洋音楽を指導できる教師

もいなければ，楽器も教材もなかったからである。

そこで文部省は，伊澤修二をアメリカに３年間派遣し学ばせた。そして，帰国後の1879年に

音楽取調掛を設置し，音楽教材の開発と音楽教員の養成に着手した。1880年から２年間は，ア

メリカより伊澤の留学時代の恩師メーソン（Luther Whiting Mason, 1818-1896）を招き，音楽

教育の基盤づくりを行った。学校の歌唱教材として開発された曲は，教科名と同じく「唱歌」

とよばれた。この唱歌を集めたものが「唱歌集」であり，教科書となった。最初の『小学唱歌

集』は1882年に発行された。この中には，《蛍の光》という唱歌がある。これは韓国でかつて

国歌として歌われたこともあるスコットランドの民謡Auld Lang Syneの旋律に，日本で歌詞を

付けたものである。この『小学唱歌集』に収録された曲の多くが，外国の曲に日本語の歌詞を

付けたものであった。

（３）日本の唱歌と韓国の唱歌

日本では，上述したように「唱歌」には２つの意味がある。１つは教科名としての「唱歌」で

ある。この名称は，1941年に「芸能科音楽」に変わるまで続く。もう１つは，学校教育の中で

歌われることを目的に，明治時代以降に作られた歌唱教材曲を指す。ただし，1945年以降に作

られた曲については，一般的に「唱歌」とは呼ばれない。唱歌の多くは文部省の著作とされ，

作詞者名，作曲者名は伏せられてきた。こうした唱歌を特に「文部省唱歌」と呼んでいる。戦

後，誰の作かが判明したものについては，明記されるようになってはいるが，その数は限られ

ている。日本の美しい自然や季節を歌ったものが多数ある一方で，訓育的，徳育的な内容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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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の動向に応じて，時に国家主義的，軍国主義的な内容を直接的・間接的に含むものもあっ

た。

　ところで，韓国にも，日本の「唱歌」と同じ漢字から由来した「チャンガ」がある。韓国で

は19世紀末に，アメリカの宣教師がキリスト教の布教を目的に讃美歌をもたらした。韓国社会

へのキリスト教の普及とともに，韓国の人々が讃美歌を歌うようになる。そして，次第に讃美

歌の旋律を用いて，韓国語で愛国的，教育的な内容による独自の歌詞が付けられるようになっ

た。また，欧米の民謡の旋律も用いられた。上述したように，Auld Lang Syneは，国歌として

歌われた。さらにその後，韓国人が創作したチャンガも生ま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20世
紀に入り，日本の植民地時代には，学校教育を通して日本の唱歌が入ってきて，これもやはり

「唱歌（チャンガ）」と呼ばれた。日本式の唱歌教育が行われ，韓国の人々は日本の唱歌を歌

わされた。このように，韓国のチャンガは，西洋の讃美歌と日本の唱歌教育の影響が重なって

形づくられたのである。

　日本と韓国では，「唱歌」の成立過程や概念はもちろん異なるものの，近代の西洋音楽受容

を背景としている点は共通している。

　唱歌と並列してよく使われる概念に「童謡」がある。日本の童謡は，学校の唱歌教育とは一

線を画し，民間から生まれた子どもの歌を指す。特に1910年代後半から1930年代にかけて，日

本では民間で童謡雑誌が次々に発刊され，童謡運動とよばれる文化運動も起きた。この時代の

子どもの歌を特に「童謡」とよぶ場合もあるが，現在作られている子どもの歌も一般的に総称

して童謡と呼ばれている。

（４）唱歌《ふるさと》の成立と変遷

教科としての唱歌や学校教育のさまざまな場面で，曲としての唱歌は次第に子どもたちに浸透

していった。その後，1900年代に入ると，作詞も作曲も日本人による唱歌が主流となった。

1911年から1914年にかけて発行された文部省編『尋常小学唱歌』（第一学年用～第六学年用）

には，《ふるさと》をはじめ，《紅葉》，《おぼろ月夜》など，名曲とよばれる唱歌が多数収

録されている。《ふるさと》は1914年に発行された第六学年用の唱歌の一曲である。

　1914年発行の楽譜には，作詞者名，作曲者名は書かれていない。この《尋常小学唱歌》は，

複数の編纂委員による合議制で作られ，著作権は文部省にあったため，発行当初から個人名は

伏せられてきた。

　《ふるさと》は，讃美歌の影響を受けていると指摘する研究者も多い。赤井励は《ふるさ

と》を含む『尋常小学唱歌』を「讃美歌調唱歌の最後の光り」という（赤井 2000, p.70）。ま

た，安田寛は，合議で作る際の６名の楽曲委員のうち４人がキリスト教信者かキリスト教に親

しんでいたことを指摘する。作曲者とされる岡野貞一も，すでにふれたようにキリスト教の信

者であった。安田はさらに，三拍子六四調のリズムを挙げ，19世紀のアメリカでプロテスタン

トの讃美歌として歌われた《アメリカ》との類似性を指摘する（安田 2003，pp.151-156）。そ

の源は英国の聖歌であり，国歌でもある《God save the King(or Queen)》である。

　ところで，《ふるさと》は，戦時中に歌われなかった時期がある。太平洋戦争が始まった

1941年には，国民学校令によって小学校は国民学校となり，教科「唱歌」は「芸能科音楽」と

なった。『ウタノホン』という新たな教科書が作られたが，《ふるさと》は掲載されなかっ

た。それは戦時中にあって，国民が故郷に思いを馳せ，懐かしむこと自体，戦意を鼓舞する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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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にマイナスだとみなされたからである。

ここでも韓国との関わりにふれ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1938年の第３次朝鮮教育令により，

韓国では日本の皇民化教育が強化された。教科書の改訂も行われ，1941年３月に朝鮮総督府が

発行した『初等唱歌 第六学年用』には《故郷》（＝ふるさと）が含まれていた。しかし，その

後すぐに日本での方針が反映され，1943年に朝鮮総督府が発行した教科書『初等音楽』では，

《故郷》は削除されている。

２《ふるさと》の現代的諸相

（１）国内外で歌われる《ふるさと》

1998年２月に開催された長野冬季オリンピックでは，閉会式で《ふるさと》が歌われた。赤井

励が「第二の国歌ともいうべきこの歌の位置づけが確認された」（赤井 2000, p.70）というよ

うに，《ふるさと》が日本人にとって特別な歌であることが国際的な舞台でも示された。

　《ふるさと》は，海外でも訳詞がつけられ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たとえば，スイス生まれ

の名テノール歌手，エルンスト・ヘフリガー（Ernst Haefliger, 1919- 2007）は，1980年代から

ドイツ語で日本の唱歌，童謡，歌曲を歌い，CDもリリースしている。アメリカ人のグレック・

アーウィン（Greg Irwin）は，日本の唱歌や童謡を自ら英語に翻訳して歌い，人気を博してい

る。《ふるさと》も重要なレパートリーである。また，中国の李広宏は，《ふるさと》など日

本の唱歌や童謡を中国語に翻訳して歌い，中国と日本でCDをリリースしている。

　2002年に韓国芸術総合学校音楽院教授の閔庚燦と日本のレコード会社ビクターエンタテイン

メント等が共同でプロデュースし，韓国と日本の子どもたちによる童謡ユニットK&J Kidsが結
成された。日韓両国でそれぞれの童謡や日本の唱歌を歌うコンサートやCDのリリースが行われ

た。曲目には，言うまでもなく《ふるさと》が含まれており，韓国語の訳詞は，文熙子による

もので，的確な翻訳と情緒豊かな韓国語の響きは，日本でも好評であった。

　海外にいる日本人にとって，最も郷愁を感じる歌が《ふるさと》であることは，よく語られ

る。また，日本人が海外に行って，日本の歌を紹介するときも《ふるさと》はよく歌われる。

　日本の歌，唱歌，童謡などを対象にしたアンケートでも，《ふるさと》は不可欠な歌となっ

ている。

　1989年には，社団法人日本PTA全国協議会や社団法人日本青年会議所など14の団体で構成さ

れた「日本のうた・ふるさとのうた」全国実行委員会が，一般からのアンケートなどをもとに

「日本のうた・ふるさとのうたベスト100」を発表した。《ふるさと》は《赤とんぼ》に続いて

２位にランキングされた（「日本のうた・ふるさとのうた」全国実行委員会（編）1991, p.24
0）。

　2003年に海竜社から『愛唱歌とっておきの話』が出版されるにあたり，著者の吹浦忠正がア

ンケートをとった「歌い継ぎたい日本の愛唱歌」（100曲）では１位となっている（吹浦 200
3，p.272）。

　2006年に文化庁と社団法人日本PTA全国協議会が主催し，「親子で歌いつごう 日本の歌百

選」を選定した。これは応募数の多い曲を中心に，趣旨に沿った曲をエピソードもふまえて，

選考委員会が100曲を選んだもので，ランキングではない。もちろん，《ふるさと》は含まれ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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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る。

　全国大学音楽教育学会は，2009年に子どもたちに歌い継ぐ必要のある唱歌・童謡について，

主に保育者養成や幼児教育に携わる会員に対してアンケートを行った。ここでは，《ふるさ

と》について「必要」と回答した割合は68%であった（上田 2011，p.27）。 

　2010年３月20日の『朝日新聞』では，「be ランキング」という特集で，「歌い継いでいきた

い童謡・唱歌」のランキングを発表している。ここで《ふるさと》は10位となっている。

　それぞれ実施の目的も選考の条件も異なるので，結果を鵜呑みにする必要はないが，これら

のデータからも，人々の《ふるさと》への強い思い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よう。ただ，2009
年，2010年の各データからは，やや《ふるさと》の人気に陰りが出ていたようにも見受けられ

ようか。

（２）現代の学校教育における歌唱教材としての《ふるさと》

ところで，《ふるさと》が生まれた背景となる学校教育ではどうだろう。《ふるさと》は，学

校教育のための「唱歌」として作られた。そこで，現在の学校教育，特に音楽科の授業におけ

る《ふるさと》について検討する。

上述したように，《ふるさと》は，1914年発行の『尋常小学唱歌』に収録されて以来，戦時中

の一時期を除いて，日本の音楽科教育の教材曲として取り上げられ続けてきた。戦後，1947年
の音楽教科書で再び取り上げられた。

　1958年の学習指導要領からは，「共通教材」と名付けられた必修の歌唱教材の１つとして位

置付けられた。学習指導要領の改訂の度に，他の唱歌は，加えられたり削られたりしたが，こ

の《ふるさと》だけは継続して共通教材に指定されている。

国立教育政策研究所が2004年に全国規模で実施した調査では，第６学年の児童に対し，

「『ふるさと』などの唱歌や，日本に古くから伝わるうたを歌うこと」について質問がなされ

た。結果は，「好きだった・どちらかといえば好きだった」が59.1%，「きらいだった・どち

らかといえばきらいだった」が40.0%であった。この質問は，《ふるさと》に特化したもので

はないが，唱歌の代表的なものとして《ふるさと》が例示されているだけに無視できない。好

きだったと肯定的に回答した割合は６割に届かず，学校教育における子どもたちの反応は決し

てよいとは言えない。

八木正一は子どもたちのなかでの「ふるさと的世界の崩壊」を示唆する。八木のいう「ふる

さと的世界」とは，「今つらくともがんばって勉強し，がんばって働き，ふるさとに錦を飾ろ

うと考える精神的世界」である。これが1970年代には高度経済成長を経て日本が経済的に豊か

な国となると，豊かさに慣れた子どもたちは「今楽しければよい」という享楽的な価値観にシ

フトしていく。「将来のためにがんばるといった，唱歌が支えた世界は子どもたちのアイデン

ティティとは次第に乖離していくことになっていった」と八木は言う（八木 2009，p.6）。

この「ふるさと的世界の崩壊」を裏付ける事例として，最近，新聞やテレビで話題になって

いる，ある研究者の取り組みにふれておきたい。首都大学東京で教育社会学を専門とする西島

央は，同大学と東京の高校で《ふるさと》の歌詞の続き，すなわち４番目以降を作るという授

業を試みているという。たとえば，「親のすねをかじって　部屋でゲームピコピコ　掲示板で

ののしり　 自立できぬふるさと」という高校生が作った歌詞が紹介されている。西島は「一定

の年齢上の人だと同じ情景を想像し，日本らしさを感じるかもしれないが，若い世代は距離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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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とコメントしている。

ところで，八木は最近，教鞭を執る埼玉大学の学生に対して，「音楽の授業で子どもたちに

歌わせたい教材曲はどんな歌か」とアンケートをした。すると，《ふるさと》や《紅葉》と

いった唱歌が多くあがったという。「たしかに子どものころはあまり楽しいとは感じなかった

が，改めて今聴くと，日本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歌だと思う」という学生の声を紹介し，教材

としての可能性をあらためて示唆する（八木 2009，p.10）。　

（３）日本と韓国との交流における《ふるさと》

1998年10月，日韓首脳によって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が発表さ

れ，日韓両国の交流はそれまで以上にさかんになっていった。特に，韓国では，日本の大衆文

化の段階的な開放が始まった。その後，2002年のサッカーW杯日韓共同開催や，韓流・日流

ブームは，私たちの記憶にも新しい。

現在，日本と韓国の間では，年間500万人に近い人々が往来している。また，衛星放送やイン

ターネットなどを通して，時間差を感じることなく，互いの文化や情報にふれることができ

る。自治体間交流や市民レベルでの草の根交流もさかんで，日韓の学校間で，児童・生徒の相

互交流が行なわれている事例も多数みられる。

そのような場面で，音楽は交流の潤滑油となっている。言葉は通じなくても，一緒に歌を口

ずさんだり，演奏を楽しんだりすることで，共感が生まれる。これが，互いの音楽文化の価値

を認め，尊重し合う態度を育てる第一歩になっている。

小学校では，1995年改訂の教育出版の音楽教科書に，韓国の童謡《半月》と《故郷の春》が

取り上げられた。その後，《故郷の春》は，他の教科書にも収録され，日本の小学生が教科書

で学ぶ韓国の歌の定番となった。日本語の訳詞とともに，韓国語の発音がカタカナで示され，

容易に歌えるようになっており，交流でも役立った。　

韓国の歌と日本の歌で互いに歌って交流する場面では，韓国の《故郷の春》に対して，日本

の《ふるさと》が歌われることが多かった。

たとえば，日本の鳥取市と韓国の清州市は姉妹交流協定を結んでいる。2005年７月に清州市

の中学生が鳥取市を訪問した時の様子が，日本の新聞で次のように紹介されている。

鳥取市と韓国・清州市の中学生が互いに両市を訪問し合い，交流を深める事業が七月下旬，鳥

取市で行われた。交流を始めて今年で十六回目。これまで築き上げた両市の子どもたちの友情

は確実に育まれ，友好の懸け橋となっている。 歓迎式には鳥取市内の多くの中学生が参

加。合唱や踊り，スポーツなどを通して友情を深め，最後に全員で「ふるさと」と韓国の歌

「故郷の春」を合唱。政府間の問題をよそに，子どもたちの変わらない友情は続く。

これはほんの一例にすぎないが，多くの日韓交流で両曲は対をなす歌として，さかんに歌われ

た。同じ「故郷」をテーマとしていること，日韓それぞれで国民的な愛唱歌であること，短く

歌いやすい旋律，歌詞であること，そして何より，学校の音楽の授業で学ぶ機会があることな

ど，共通点も多いことから選曲されてきたのだろう。また，《故郷の春》は，花や緑の描写に

よって，色彩感豊かな韓国の春の田園風景が歌われるのに対し，《ふるさと》は情景よりもメ

ンタリティに重きが置かれており，その比較も面白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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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日本にとって長らく「近くて遠い国」といわれてきた。日本の植民地支配は，のち

の日韓関係にも根強いしこりを残した。しかし，1980年代以降，日韓の間で交流の機運が高ま

り，現在に至っている。

中学校音楽科の『学習指導要領解説』には，「我が国や郷土の伝統音楽は……その多くが，

古くから中国や朝鮮半島などの音楽文化の影響も受けながら独自の発展を遂げ，明治以降の近

代化の影響を経て，現在，様々な音楽として存在している。また，我が国と歴史的・地域的に

関係の深いアジア地域の国々にも様々な音楽が存在しており，そのいずれもがそれぞれの国の

音楽文化を支えているものである」（文部科学省 2008, p.37）と記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方

針に沿って，日本の音楽科の授業では，韓国の歌や伝統音楽を学習する機会が多くなってきて

いる。

《アリラン》や《故郷の春》といった歌は，日本の植民地時代にも，当時の韓国の人々が心

の拠りどころとしてきた大切な歌である。筆者は，指導する側にこのような背景についての理

解があると，他国の音楽文化を尊重する態度を育てる上でも説得力が増すと日頃から主張して

いる。また，上述したように《ふるさと》は植民地時代に日本による唱歌教育で教材とされた

時期もあり，韓国の人々にとっては複雑な気持ちを起こさせる場合もあることも，私たち日本

の音楽教育関係者は留意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

（４）東日本大震災と《ふるさと》

① 命をつなぐ《ふるさと》

2011年３月11日14:46に，日本の東北地方沿岸を震源とするマグニチュード9.0の巨大地震が発

生した。東日本一帯では，最大震度７を記録する激しい揺れに襲われ，その後，沿岸部には巨

大津波が押し寄せた。この地震による犠牲者は2014年３月時点で２万人を超え，避難生活を送

る人々は27万人近くにのぼる。地震発生当日の大変な混乱は想像して余りある。そのなかで，

人々を支えた重要なもののひとつが歌であった。

　茨城県水戸市にある茨城大学教育学部附属小学校では地震の揺れで校舎が全壊した。大きな

けがをした児童・教職員がいなかったのは不幸中の幸いであったが，同校は地震の揺れによる

学校の建物損壊では，最も被害が大きかったという。破壊された校舎から辛うじて避難した後

の児童の様子を，当時の田中健次校長は，次のようにふりかえる。

避難した子どもたちは運動場にあつまり，地震への恐怖と寒さにふるえていました。そんなな

か，じわじわと広がっていったのが子どもたちの歌声の輪でした。だれともなしに「水戸の城

あと 風清く」という歌詞ではじまる校歌が歌われると，泣きながらも歌に加わる子どもたち。

うたい終わってもまた繰り返す全員。「次は何をうたおうか」という言葉がやりとりされ，

〈小ぎつね〉〈かたつむり〉〈ふるさと〉など，子どもたちがうたう歌声が，暗くなるまで校

庭で響きました。子どもたちを親元に無事返したのが，翌朝10時でしたが，それまで歌がどれ

だけ子どもたちと私たち教員を力づけたか，いまさらながら思い出されます。なお，今この原

稿を書きながら思い出すことは，リズムの激しい，いわゆる「はやりの商業音楽」がうたわれ

た記憶がないことです。やはりあの状況では，そういった歌は心を慰めないのでしょうか。

（田中 201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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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どもたちは日常的にテレビ等のメディアを通して，田中のいう「はやりの商業音楽」を多数

知っているはずだが，いざという時には，校歌や音楽の授業で学んだ歌を歌ったのである。そ

のなかには《ふるさと》も含まれていた。

　

② 復興にむけて歌われる定番の《ふるさと》―その光と影―

被災地の惨状が伝わると，救援や復旧，復興にむけて，日本国内はもとより海外からも支援の

輪が広がった。多くのボランティアが被災地に入り，さまざまな支援活動が行われた。また，

義援金の募金や応援のメッセージを送るなど，被災地から遠く離れた場所での活動もある。も

ちろん，音楽に関わった支援活動も数え切れない。

　震災から１ヶ月後に話題となったのが，世界的なテノール歌手，プラシド・ドミンゴ

（Plácido Domingo）が東京で行ったコンサートであった。原発事故の影響で，来日を中止する

海外の音楽家が多いなか，ドミンゴは予定どおり来日した。コンサートのアンコールで，ドミ

ンゴは，被災者への見舞いの言葉を英語で短くスピーチをしたのち，共演者とともに，日本語

で《ふるさと》を歌った。3000人を超える聴衆は総立ちとなり，ドミンゴに促されて，一緒に

合唱したという。この模様はNHKのニュースやインターネットの動画サイト，各種一般の新

聞，雑誌でも紹介され，大きな反響をよんだ。

　この頃から《ふるさと》が復旧，復興にむけたテーマソング的な歌としてさかんに歌われる

ようになった。地震の影響による混乱や非常時にはいわゆる歌舞音曲を自粛すべきという雰囲

気があり，中止されたり，延期されたりした音楽関連の催しも多かった。しかし，《ふるさ

と》だけは別扱いであった。

　最近，『朝日新聞』が，今年で10年目になる「東京・春・音楽祭」について記事を掲載し

た。この音楽祭はオペラやオーケストラを中心としたクラシック音楽の大規模なイベントであ

る。記事は，主宰者・鈴木幸一の言葉を引用しながら，次のように紹介している。

とりわけ大切なのは，昔ながらの唱歌や童謡を合唱で聴かせる「にほんのうた」だ。東日本大

震災の年，自粛ムードを払って音楽祭を敢行。「ふるさと」の旋律に誰もが心を束ねる光景に

「世代を超えてみんなで歌える歌を今こそ残したい」と強く思った。

しかし，一方で被災者は《ふるさと》を聴いたり歌ったりすることに，複雑な思いを抱いてい

たことも忘れてはならない。津波の被害が大きかった宮城県石巻市の避難所の様子を克明に記

録した藤川佳三は，音楽のボランティアによって《ふるさと》が歌われた場面での被災者（工

藤さん）の声を次のように伝える。

歌の支援に来たグループがコンサートをしていた。（中略）「最後にこの曲を」と言って，

「ふるさと」を歌い出した。アカペラで歌がはじまった。「“うさぎおいしかの山～コブナ釣り

しかの川，夢は今も ”」
工藤さんがいたので，カメラを向けた。なにか険しい顔をしていた。「夢もなにもないよ

ね。こんな状況でね。これなんですよ，10年間たぶん。ありえない。何様になった気してふる

さと歌ってんのさ。ふざけんなだよ。帰るふるさとがある人がうたうのがふるさと，我々は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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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がふるさと，瓦礫の中。ありえない 」

「ふるさと」は日本人にとって特別の歌である。子どものころから誰もが歌い親しんできた

歌だ。ほとんどの日本人はこの曲から自分のふるさとを思い，郷愁の念にかられる。

では被災地ではどうか。どう思うのか。テレビでも「ふるさと」を歌う場面をたびたび見て

いた。でもどんな思いで歌っているのか。被災前の街に思いをはせて，涙する人もいただろ

う。でも工藤さんのように怒りを感じた人もたくさん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藤川 2013, 
pp.142-144）

また，落語家で，テレビ番組の司会者としても人気のある立川志の輔は，津波で大きな被害を

受けた岩手県野田村と久慈市を落語の公演で訪れたときのことを「『ふるさと』歌えない」と

題して，次のように書いている。

打ち上げの席では村長さんがおっしゃいました。「やるしかないので復興に向けてがむしゃら

です。当初に比べれば村民も明るくなってコンサートでも落語でも芝居でも楽しむ余裕ができ

てきましたが，まだ『ふるさと』を歌えるまでにはなっていませんね」

一瞬，話の意味がつかめずよく聞いてみると，素晴らしいコンサートの最後に，歌手が思いを

込めて「みんなで『ふるさと』を合唱しましょう。うさぎ追いし彼の山，小鮒釣りし彼の

川……，みなさんもご一緒に」と言われてもお客さんは涙が止まらなくなり，歌が声にならな

いんだそうです。

少しずつでも確実に復興されてはいるけれど，まだ「ふるさと」を歌うまでには至っていな

い，この表現がここ被災地の現状を一番的確にとらえ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　　　　　　

　　　　　　　　　　　　　　　　　　　　　　　

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射能汚染の影響の大きな福島県では，住み慣

れた故郷を離れ，遠く県内外で避難生活を送る人々が13万人以上いる。帰還をしたくてもでき

ない人々にとって，《ふるさと》の１番から３番までの歌詞のいずれもがつらく心に響くとい

う。次は福島を離れ東京に避難している人の声である。

洋は福島にいたころから合唱が好きだった。７月，北区で合唱団の催しがあるのを知り，妻の

昌子（６８）と参加してみた。兎追いしかの山，の「故郷」を歌った。洋も昌子も途中で歌え

なくなった。

　《ふるさと》は，震災後にますます日本の国民的な愛唱歌となったことは確かである。しか

し，震災にともなう，それぞれの立場や経験によって，《ふるさと》のとらえ方も千差万別で

ある。特に，震災の被害を直接受けた人々にとって《ふるさと》は，逆につらく感じられる歌

でもある。

　上述した事例以外にも，国内外の復興支援のさまざまな場面で，《ふるさと》は歌われてお

り，その場面を網羅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支援する人たちにとっての《ふるさと》と，被

害を受け復興をめざす人たちにとっての《ふるさと》では，その意味合いやとらえ方が大きく

異なる。《ふるさと》という歌が震災後の人々に投げかける光と影を，心に留めておかなくて

はなら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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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鎮魂の祈りとしての《ふるさと》―宗派を超えて―

震災からちょうど３年が過ぎた今年2014年３月11日は，どのテレビ局も朝から震災後３年の特

集番組をやっていた。筆者が最初につけた，ある放送局の朝のニュースでは，まだ真っ暗な宮

城県南三陸町で，若者が手をつないで大きな輪を作り《ふるさと》を合唱している場面が中継

されていた。何も予備情報をもたずに，いきなり視聴した《ふるさと》の合唱であったが，ま

さに鎮魂の祈りに聴こえた。

　後でこれはHUMANBANDという活動の一部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そのウェブサイトでは

「2014年3月11日震災から３年目を迎えるにあたり，日の出とともに，人々が手をつなぎ，祈

り，一緒に『ふるさと』を歌うことを通じて鎮魂と復興への誓いを胸に刻むHUMANBAND on 
Route3.11を南三陸にて開催いたします」と案内されていた。これは，亡くなった人々を決して

忘れず，いのちあることに感謝し，復興への誓いを胸に刻むために，毎年３月11日，被災地の

海岸線で，日の出とともに人々が手をつなぎ，祈り，ふるさとを歌うことをきっかけに，人を

つなげ，復興を促進しようとする取り組みだという。

　自治体による公的な追悼式でも《ふるさと》が演奏された。岩手県大槌町の公式ウェブサイ

トでは，「『3.11』鎮魂と祈りの日～震災から３年」と題し，次のように追悼式の様子が記述

されている。

地震が起きた午後２時46分に参列者全員で黙とうを捧げ，両親と弟を亡くした建設会社経営，

岩間公人さんが遺族を代表してあいさつしました。献奏，献歌があり，大槌町出身の台隆裕さ

んがトランペットで「ふるさと」を演奏しました。式典が終わった後，参列者による長い献花

の列ができました。

ここでは「献奏」，「献歌」という表現が使われている。献奏とは，演奏を神仏に奉納するこ

とや亡くなった人の冥福を祈って霊前で演奏することである。《ふるさと》が鎮魂の意味を込

めた祈りの歌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ふるさと》が祈りそのものになりつつある動向は，宗教の世界でも顕著である。

　福島第一原発からわずか５kmの福島県大熊町にあった福島第１聖書バプテスト教会は，直後

に避難を余儀なくされた。信者とともに避難先として各地の教会を転々とし，もとの場所に戻

れぬまま，2013年３月に福島県いわき市に新しい教会を建て再開した。その苦労の過程は，佐

藤彰牧師によって『流浪の教会』として出版され話題を集め，韓国でも翻訳されている。避難

先の教会では，礼拝で賛美歌とともに唱歌「ふるさと」を歌うようになったという。

　また，宗教者が宗派を超えて協働する取り組みにおいても，《ふるさと》が重要な役割をは

たしている事例もある。これは内閣府が高齢化社会への対策の一環として実施した平成23年度
「高齢者の居場所と出番に関する事例調査」で報告された事例のひとつである。

やはり津波で大きな被害を受けた岩手県大船渡市では，仏教，神道，キリスト教の若手宗教者

が震災後の早い段階から超宗派のチームを作り，避難所を訪問し，心のケアにあたる「カ

フェ・ド・モンク」（Café de Monk）という活動を行ったという。

　中心的な立場で活動を率いる曹洞宗通大寺の住職，金田諦應は，「このように大きな災害の

前では，それこそ『神も仏もない』わけで，目の前に悲嘆にくれる残された方たちを前に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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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宗派も教義も関係ないと痛感しました。 生き残った被災者の心の中は，さぞかしパ

ニック状態でしょう。そんなとき，形は簡易であって，宗派は違っても，鎮魂の儀式の中で，

残された人のパニック状態は徐々におさまってゆくものだと思います。お数珠でも，お経で

も，お祈りでもなんでもいいんです」と語る。そこで《ふるさと》が歌われるのである。移動

コンサートでは，「唱歌『故郷』（うさぎ追いし）の合唱に，どこの避難所でも皆が涙した」

という。

　この活動のポイントとして，「仏教，キリスト教，神道など超宗派で行われたことと，どち

らかというと若い世代の宗教者が，ケーキを持参し，唱歌「故郷（ふるさと）」やポップス調

の歌も歌うという，『宗教臭くない』親しみやすさも大いなる力を発揮したといえよう」と総

括されている。

　《ふるさと》が読経や讃美歌に代わる役割をはたしている。津波の被害を受けた沿岸部の復

興のあり方について分析，提言を行っている社会学者・金菱清も《ふるさと》に言及してい

る。金菱は，地域のコミュニティにおいて過剰なぐらい人々が互いに関心をもち支えあうこと

が重要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が，特に次の取り組みに注目したという。

行政の主催ではなく，自治会の主催で慰霊祭を行なうことです。そこでは宗派を超えた催しに

するため，慰霊の歌として「故郷」や「春の小川」を全員で歌いました。その日をめざして歌

の練習をするわけですが，みんなで歌うことが楽しくて，笑いが絶えなかったといいます。

　　　　　　　　　　　　　　　　　　　　　　　　　　　

金菱は《ふるさと》について，「慰霊の歌」と表現し，宗派を超えた催しのための唱歌の機能

に着目している。

　以上，上述した複数の事例からは，東日本大震災以降，《ふるさと》が復興にむけて，単に

テーマソング的な機能ではなく，鎮魂の歌，慰霊の歌として，読経や讃美歌にも代わりうる機

能をもちつつあるということがうかがえる。

おわりに

芸術教育の社会的役割という大会のテーマに対応し，現代の日本社会において，国民的な愛唱

歌として注目され，さまざまな側面をみせる唱歌《ふるさと》について述べてきた。

　特に東日本大震災に際しては，避難場所で被災した人々が互いに元気づけるために歌われ

た。そして，復興支援に関わる多くの場面で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さらに，被災地の追悼式

や慰霊祭では，祈りの歌，鎮魂の歌として歌われている。

　いざという時に《ふるさと》が歌われる理由は，やはり世代を超えて，日本人の誰もが歌う

ことのできる数少ない歌であることが第一であろう。このことを支えているのは，他ならぬ学

校における音楽の授業である。もちろん，学校の外で歌ったり，覚えたりする機会もあるだろ

うが，学校教育で1914年から一時期を除いてずっと教科書に掲載され続け，小学校音楽科の学

習指導要領では，必修の歌唱共通教材に位置付けられていることが何よりも大きい。八木が指

摘した「ふるさと的世界の崩壊」がたとえあっても，現代のこどもたちを含め，幅広い世代に

とって，最大公約数的に残る歌が《ふるさと》であろう。

　しかし，《ふるさと》にも光と影の部分がある。東日本大震災に際しても，人によってと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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え方に差があることも指摘した。また，韓国との関係では，1990年代以降，日韓交流の場面で

《故郷の春》とともに歌われ，交流の潤滑油となっている一方，植民地時代の日本の唱歌教育

に含まれていたことにもふれた。

学校の音楽教育という畑に，《ふるさと》という歌の小さな種が蒔かれてから，今年で100年に

なる。その種は，人々が歌うことによって，芽を出し，社会のなかで，枝を伸ばし，花を付け

た。さらにその種は海外にも渡っている。その諸相をみるにつけ，学校，そして社会における

音楽教育，芸術教育の重要性を感じざるを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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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쇼우카(唱歌) “고향(ふるさと)” 의 현대적 양상

- 음악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후지이 코키 (일본· 시마네대학)

시작하며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로, 일본에서 쇼우카 ‘고향(ふるさと)'이 국민적

인 애창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세대를 초월해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래로서, 다양
한 상황에서 불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향'이 탄생해 올해로 100년째가 된다. 고향은 1914년에 문부성이 발행한 쇼우카집인 '심
상소학쇼우카 제6학년용'에 수록되었고 그 이후로, 전시중의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에
오기까지 학교 음악교육의 쇼우카 교재로 계속하여 불리고 있다.
  ‘고향’의 작사자는 타카노 타츠유키(1876-1947), 작곡자는 오카노 테이치이다. 하지만 긴

시간동안 문부성 지정곡으로서, 작사가, 작곡가명을 숨겼다가 1992년이 되어서부터 두 명의

이름을 명기하게 되었다.
  오카노 테이치는 필자의 고향인 돗토리현 출신이다. 돗토리현은 오카노 테이치를 시작으

로, 쇼우카나 동요의 작곡, 작사에 관여한 인물을 다수 배출해 오고 있다. 돗토리현에서는 '
동요· 쇼우카의 고향 돗토리'로 이름 지어진 동요나 쇼우카의 보급, 개발활동이 정부와 민간

이 하나 되어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의 거점으로, 돗토리시에는 '와라베관(아동관)' 이
라하는 어린이의 문화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있다. 와라베관에서는 쇼우카나 동요, 오카노
테이치 이외에 돗토리현에 연고가 있는 음악가의 자료가 다수 전시되어 있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폭넓게 즐기고 있다. 필자는 와라베관의 자료수집위원장이나 연구정보지편집위

원장으로 일하는 등, 10년에 걸쳐 음악교육연구자의 입장으로 그곳의 활동에 관계해 왔다.
와라베관에서도, 올해 '고향'이 만들어진 10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에서는 쇼우카에 관한 연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고향’에 관한 논문이나 정보, 
수필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동경도지사 이노세 나오키가 기예있는 저널리스

트였던 시절에 썼던 ‘쇼우카의 탄생-고향을 만든 남자-’(이노세 2002)는 타카노 타츠유키를

중심으로 쇼우카의 성립사를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묘사한 우수한 논픽션이다. 
  본 원고에서는 쇼우카 ‘고향’의 성립과 변천에 입각하여 현대적인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 점에 대해서 고찰하려 한다.
  첫째로, 국내외에서 불려지는 ‘고향’, 둘째로, 학교교육에서의 ‘고향’, 셋째로, 한일교류에
서의 ‘고향’, 넷째로,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고향’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4가지 시점은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이라는 대회의 테마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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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우카 ‘고향’의 성립과 변천

(1) ‘고향’이 가지는 메시지

먼저 ‘고향’이 어떠한 노래인지 소개하려 한다.

 　　　ふるさと                            　　고향

　　　　　 高野辰之 作詞 타카노 타츠유키 작곡

　　　　　 岡野貞一 作曲 오카노 테이치 작사

                 文部省唱歌 문부성쇼우카

 
一．うさぎ追いし　かの山 산토끼 쫓던 그 산

　　小ぶな釣りし　かの川 아기붕어 낚던 그 강

　　夢は今も　めぐりて　 꿈은 아직도 돌아오는데

　　忘れがたき　ふるさと                잊을 수 없는 나의 고향

 
二．いかにいます　父母 어찌 지내실까 부모님

　　つつがなしや　友がき                무사히 있을까 나의 벗

　　雨に風に　つけても                  비와 바람에 마주쳐도

　　思いいずる　ふるさと                자꾸 떠오르는 나의 고향

 
三．志を　果たして　 마음 단단히 먹고

　　いつの日にか　帰らん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山は青き　ふるさと                  산이 푸르른 나의 고향

　　水は清き　ふるさと                  물이 맑은 나의 고향

문어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필자 나름의 현대 언어로 써 보고자 한다.

1. 야생 토끼 사냥을 하거나, 강에서 아기붕어를 잡기도 하고

   풍부한 자연 속에서 생활했던 어린 시절

   꿈을 보는 듯 지금도 그립게 생각이 나,
   잊을 수 없는 고향

2.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친구들은 건강하게 있는 걸까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고향의 일이 신경 쓰여 어찌할 바가 없다

3. 고향을 떠날 적에, 마음속으로 결심한 목표가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입신양명해서 언젠가 금의환향 하고 싶다고

   산의 녹색 빛이 푸르게 빛나는 고향으로

   맑디맑은 물이 흐르는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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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 가사에든지 공통적인 것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의 고향에 대한 그

리움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1연에서는 자연이 풍부했던 옛 좋은 시절의 일본의 풍경

이, 2연에서는 부모님이나 친족, 친구 등의 인간관계가 각각 고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

고 있다. 이에 더해, 3연에서는 입신양명해서 훌륭한 차림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근대의 일본인의 이상적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이 가사의 배경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야스다 히로시는 메이지 유신의 의해 발생한 일본인의 대이동의 배경에 대해 일러준다. 
메이지 유신으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인 틀이 극적으로 바뀌어, 사람들은 국내외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 되었다. 야스다는 "새로운 일본이 이루어졌을 때, 나라의 지도자들은 외적

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으로 '묘지'를 강하게 의식하게 하려 힘썼다.... 이것과는 별개로 사

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은 '부모의 고향'을 노래했던 쇼우카였다." 라고 말하였다.(야스
다 2003,p.158)
  또한, 야기 쇼우이치는 "고향에 금의환향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힘들지만 힘내고자

하는 심정을 많은 사람이 불렀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힘이 메이지 이후에 근대일

본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바로 '고향'은 일본 근대를 상징하는 노래인 것이

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야기 2009,pp3-4)
  이와 같이, '고향'의 가사가 간단히 감상적인 고향의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 당시의 세태와 일본인의 심상을 여실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 가사를 썼다고 알려진 타카노 타츠유키는 현재의 나가노현 나카노시 도요타에서 태어

나, 농사일을 함과 동시에 면학에 힘써, 고향에서 교사가 되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품

고 있었던 국문학에 대한 흥미로 인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사를 관두고 상경해, 국문
학의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연구의 성과가 맺어져 문부성국어교과서편찬의원으로 선임되는

등, 국문학자로서 인정받아, 동경음악학교에서는 국문학의 교수로 교편을 잡게 된다. 1925년
에는 동경제국대학에서 문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해, 1928년에는 제국학사원상을 수여받게 된

다. 
  타카노의 인생은 '고향'의 가사처럼, 입신양명해서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타카노가 상경할 때까지 보냈던 고향, 나카노시 도요타에는 현재까지 산토끼가 달리고 있을

듯한 들판과, 밭 그리고 새끼붕어가 헤엄치는 작은 강이 흐르는 일본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타카노가 다니던, 그리고 후에는 교편을 잡았던 초등학교의 자리에는 타카노 타츠유키

기념관이 있어, 타카노 자필의 편지나 원고를 시작으로, 관련 자료가 다수 전시되어 있다. 
그 가까이에는 생가도 있어, 지금까지 후손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작곡자로 알려진 오카노 테이치는, 현재의 돗토리현 돗토리시에서 태어나, 소년 시

절까지 그리스도교 돗토리교회에 다녔던 일을 계기로 서양음악에 익숙해져, 동경음악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졸업 후에도 같은 학교에 남아, 30년 이상에 걸쳐 교편을 잡게 된다. 그 사

이에, 문부성의 쇼우카 편집, 작곡의원으로서 '심상소학쇼우카'의 편찬을 맡는 등, 20세기 전

반의 일본 음악교육을 견인해 간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2) 일본 음악교육의 여명기와 쇼우카 '고향'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근대국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872년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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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교육과정에 의해, 나라의 의한 교육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양 국가들을 모

방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해서, 음악 교육으로 소학교에서는 쇼우카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과
'쇼우카'에서는 기본적인 학습내용으로 서양음악이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일

이 불가능 하였다. 서양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도 없거니와 악기와 교재도 없었기 때문

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문부성은, 이자와 슈지를 미국에 3년간 파견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귀국 후 1879년에 음악취조과를 설치하여 음악교재의 개발과 음악교원 양성의

일에 착수하게 된다. 1880년부터 2년간은 미국 유학 당시 이자와의 은사 메이슨(Luther 
Whiting Mason, 1818-1896)을 초대해, 음악교육의 기반을 만들려 하였다. 학교의 가창 교재로

개발 되었던 곡은, 교과명과 같이 '쇼우카'로 불려졌다. 이 쇼우카를 모와 놓은 것이 '쇼우
카집'이고 이것이 교과서가 되었다. 최초 '소학쇼우카집'은 1882년에 발행 되었다. 그 중에 '
반딧불이의 빛'이라는 곡이 있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 오래전 국가로 불렸던 적이 있는 스코

틀랜드의 민요 Auld Lang Syne의 선율에 일본에서 가사를 붙인 곡이다. 이 '소학쇼우카집'에
수록된 곡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의 곡에 일본어 가사를 붙인 것들이었다.

(3) 일본의 쇼우카와 한국의 창가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쇼우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교과명으로

서의 '쇼우카'이다. 이 명칭은 1941년에 '예능과음악' 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교육 중에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메이지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가창교제곡

을 가르킨다. 단, 1945년 이후에 만들어진 곡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쇼우카'라고 부르지 않

는다. 쇼우카의 대부분은 문부성의 저작권 아래 있어, 작사자나 작곡가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쇼우카를 특별히 '문부성 쇼우카' 라고 부르고 있다. 전쟁 이후에 누가 만

들었는지 판명이 된 곡들은 이름을 표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수는 한정적이다.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계절을 표현한 곡들이 다수 있는 반면, 교육적, 도덕적인 내용이나 사회

의 동향에 따라 때때로 국가주의적, 군국주의적인 내용을 직· 간접적으로 포함한 것들도 있

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본의 '쇼우카'와 같은 한자에서 유래된 창가(唱歌)가 있다.
한국에서는 19세기말에 미국의 선교사가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찬송가를 들여왔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보급과 함께 한국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서서히 찬송가의 선율을 사용하여 한국어로 애국적, 교육적인 내용에 따른 독자적인 가사가

붙여지게 되었다. 또한 서양의 민요의 선율도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uld Lang 
Syne는 국가로 불리기도 하였다. 게다가 그 후에는 한국인이 창작한 창가 또한 생겨났다. 하
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일본의 쇼우카가 들어와, 
쇼우카도 창가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식의 창가교육이 행해져, 한국인들은 일본의 쇼우카를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창가는 서양의 찬송가와 일본의 쇼우카교육의 영향이 겹

쳐서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창가와 쇼우카의 성립과정이나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근대의 서양음악

수용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쇼우카와 나란히 자주 사용되는 개념 중에 '동요'가 있다. 일본의 동요는 학교의 쇼우카교

육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민간에서 생긴 아동 노래를 가리킨다. 특히 1910년대 후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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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까지 일본에서는 민간에서 동요잡지가 서서히 발간되어 동요운동이라 불리는 문화운

동도 발생하였다. 이 시대의 아동 노래를 특히 '동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에 만

들어지고 있는 아동 노래도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동요라고 부르고 있다.

(4) 쇼우카 ‘고향'의 성립과 변천

교과 쇼우카나 학교교육의 여러 가지 경우에서, 노래 쇼우카는 서서히 아이들에게 스며들어

갔다. 그 후에 1900년대에 들어서, 작사나 작곡도 일본인이 한 쇼우카가 주류를 이뤘다. 
1911년부터 1914년에 걸쳐 발행된 문부성 편찬 '심상소학쇼우카'(제1학년용~제6학년용)에는
‘고향'을 시작으로 ‘단풍', ‘으스름 달밤' 등, 명곡이라 불리는 쇼우카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고향'은 1914년에 발행된 제6학년용의 쇼우카의 곡 중 하나이다.
  1914년에 발행된 악보에는 작사자, 작곡자명이 쓰여 있지 않다. 이 '심상소학쇼우카'는 복

수의 편찬의원에 의한 합의제로 만들어져 저작권은 문부성에 있었기 때문에 발행 초기부터

개인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었다.
  ‘고향'은 찬송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도 많다. 아카이 레이는 '고향'을 포함

한 ‘심상소학쇼우카'를 '창송가조(調)쇼우카의 최후의 빛'이라고 말한다(아카이　 2000, p.70). 
또한 야스다 히로시는 합의로 만든 당시 6명의 악곡의원 중 4명이 그리스도교 신자이거나

그리스도교에 친숙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작곡자라 알려진 오카노 테이치도 이미 언

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신자였다. 야스다는 또한 3박자에 6· 4조인 리듬을 예로 들어, 19
세기의 미국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찬송가로 불린 ‘아메리카’와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야스다
2003, pp151-156). 그 기원은 영국의 성가이자 국가인 ‘God save the King(or Queen)' 이다.
  한편, ‘고향’은 전시 중에 불리지 않은 시기가 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1941년에는 국

민학교령에 의해 소학교가 국민학교가 되어 교과 ‘쇼우카’는 ‘예능과음악’이 되었다. ‘노래
책’이라는 새로운 교과서가 만들어져, ‘고향’은 게재되지 않았다. 그것은 전시 중일 때, 국민
이 고향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그리워하는 것 자체가 전의를 고무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38년 제3차조선교육령에 의해 한국

에서는 일본의 황민화교육이 강화되었다. 교과서의 개정도 이루어져 1941년 3월에 조선총동

부가 발행한 ‘초등쇼우카 제6학년용’에는 ‘고향’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일본에서의 방침이 반영되어, 1943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서 ‘초등음악’에는 ‘고향’
은 삭제되었다.

2. ‘고향’의 현대적 양상

(1) 국내외에서 불리는 ‘고향’

1998년 2월에 개최된 나가노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고향’이 불리었다. 아카이 레이가 '제 2
의 국가'라고 부를 만한 이 곡의 위상이 확인되었다 (아카이　2000, p.70)고 말할 정도로 '고
향'이 일본인에게는 특별한 노래인 것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나타났다. 
  '고향'은 해외에서도 번역한 가사가 붙어 불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스위스 출신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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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너 가수, 에른스트 헤플리거(Ernst Haefliger, 1919-2007)는 1980년대부터 독일어로 일본의

쇼우카, 동요, 가곡을 불러 CD도 발매하였다1. 미국인인 그렉 어윈 (Greg Irwin)은, 일본의
쇼우카나 동요를 직접 영어로 번역하고 불러서 인기를 얻고 있다. '고향'도 중요한 레파토리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의 리광홍은 '고향' 등의 일본 쇼우카나 동요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불러서 중국과 일본에서 CD를 발매하고 있다2.

2002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원교수인 민경찬과 일본의 레코드 회사인 빅터 엔터테인먼트

등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한국과 일본의 아이들에 의한 동요 유닛 K&J Kids가 결성되었다. 
한일양국의 여러 동요나 일본의 쇼우카를 노래하는 콘서트나 CD의 발매가 이뤄졌다. 곡 목

록에는 말할 것도 없이 '고향'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어 번역 가사는 문희자에 의해 쓰여

져, 정확한 번역과 정서가 풍부한 한국어의 울림은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3.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 가장 향수를 느끼는 노래가 '고향'이라는 점은 자주 언급된다. 또한
일본인이 해외에 가서 일본의 노래를 소개할 때에도 '고향'이 자주 불리게 된다.
  일본의 노래, 쇼우카, 동요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향'은 빼놓을 수 없는 노

래로 되어있다.
  1989년에는 사단법인 일본 PTA 전국협의회나 사단법인 일본 청년회의소 등 14개의 단체

로 구성된 '일본의 노래・고향의 노래' 전국실행위원회가 일반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일본
의 노래· 고향의 노래 베스트 100'을 발표했다. '고향'은 '고추잠자리'에 이어 2위에 뽑혔다 ('
일본의 노래· 고향의 노래' 전국실행위원회(편) 1991, p.240).
  2003년에는 카이류 사에서 '소중한 애창가 이야기'가 출판될 즈음에 필자인 후키우라 타다

마사가 설문조사한 '이어 부르고 싶은 일본의 애창가' (100곡)에서는 1위에 올라 있다（후키

우라 2003，p.272).
  2006년에 문화청과 사단법인 일본 PTA 전국 협의회가 주최하여 '부모와 자녀가 이어 부

르자, 일본 노래 백선'을 선정했다. 이것은 응모수가 많은 곡을 중심으로 취지에 따라 에피

소드도 근거로 하여 선고위원회가 100곡을 고른 것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다. 물론 '고
향'도 포함되어 있다4.
  전국대학음악교육학회는 2009년에 아동들이 계속 부를 필요가 있는 쇼우카, 동요에 관해

서 주로 보육사 양성이나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여기서
는 '고향'에 관하여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8% 이었다(우에다 2011, p.27).
  2010년 3월 20일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be 랭킹' 이라는 특집으로 '전승하여 부르고 싶은

동요, 쇼우카'의 순위를 발표했다. 여기서 '고향'은 10위에 올랐다5.
  각각 시행의 목적도 선택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료들

을 봐도 '고향'에 관한 사람들의 강한 의식을 살필 수 있다. 단지, 2009년, 2010년의 각 자료

들을 보면 '고향'의 인기에 약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1 CD '헤플리거/독일어로 부르는 일본의 가곡 Vol.1' (HAFFLIGER SINGT JAPANISCHE　LIEDER VOL.1）
（UCCS-1093，첫 발매는 1992년에 도시바 EMI에서）

2 돗토리 동요 장난감 관 '와라베 관'에서는 '각 국어로 불리는 고향'이라는 패널 전시를 하고 있다. 한국어, 중국
어, 영어, 독일어로 번영된 '고향'의 가사와 함께, 민경찬(한국), 리광홍(중국), 그렐 어윈(미국) 등 따로 해설이
소개되고 있다.

3 CD「K&J Kids Dream Together」（일본판，2002, VICS61085，빅터 엔터테인먼트），한국에서도 한국어판
(MASS-200201）가 2002년에 발매되었다.

4 http://www.bunka.go.jp/uta100sen/（2014년4월5일자 설문조사）
5 '아사히 신문' 2010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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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의 학교교육에서 가창교재로서의 '교향'

한편, '고향'이 탄생한 배경이 되는 학교교육에서는 어떠할까. '고향'은 학교교육을 위해서

'쇼우카'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그 점에서, 현재의 학교교육, 특히 음악과의 수업에서의 '고
향'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향'은 1914년 발행된 '심상소학쇼우카'에 수록된 이래로 전시 중의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일본의 음악과교육의 교재로 계속해서 다루어 져 왔다. 전쟁 후에, 
1947년의 음악교과서에서 '고향'은 다시 다뤄졌다.
  1958년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공통교재'로 명명된 필수 가창교재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때마다 다른 쇼우카는 더해지거나 삭제되었지만 '고향'만이 계속해서

공통교재로 지정되어 왔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가 2004년에 전국규모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제 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

로 '고향' 등의 쇼우카나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온 노래를 부르는 것에 관하여 질문

을 하였다. 결과로 ‘좋았다· 좋았던 편이다’가 59.1%, ‘싫었다· 싫었던 편이다’가 40.0%였다6. 
이 질문에 ‘고향’에 특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쇼우카의 대표적인 곡으로 ‘고향’이 예시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좋았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비율이 60%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학교교육에서 아동들의 반응이 결코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야기 쇼우이치는 아이들 속에서 ‘고향적 세계의 붕괴’를 언급한다. 야기가 말하는 ‘고향적
세계’는 ‘지금 힘들더라도 힘내서 공부하고, 일하여 고향으로 금의환향하고자 생각하는 정신

적 세계’를 가리킨다. 이것이 1970년대에 고도경제성장을 겪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자 풍요로움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즐거우면 됐다’라는 향락적인 가

치관으로 변해갔다. “장래를 위해 힘쓰자는 쇼우카가 지지한 세계는 아이들의 정체성과 점

차 괴리를 형성해 가게 됐다”고 야기는 말한다 (야기 2009, p.6).
  이러한 ‘고향적 세계의 붕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최근 신문이나 TV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연구자의 대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수도대학동경에서 교육사회학을 전공으로 하

는 니시지마 히로시는 동일 학교와 동경의 고등학교에서 ‘교향’의 가사를 이어서 즉, 4연 이

후를 만들어 보는 수업을 시도해 보았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얹혀살며/ 방에서 게임 뿅뿅/ 
게시판에서 욕지거리/ 자립할 수 없는 고향’ 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쓴 가사가 소개되어

있다. 니시지마는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이라면 같은 정경을 상상하여, 일본다움을 느낄지

도 모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7. 
  한편 야기는 최근 교편을 잡은 사이타마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에서 아이

들에게 부르게 하고 싶은 교재 곡은 어떤 곡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러자 ‘고향’
이나 ‘단풍’과 같은 쇼우카가 많았다고 한다. ‘확실히 어릴 적에는 별로 즐겁다고 느끼지 못

했지만, 지금 다시 들어보면 일본을 느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학생의 의견

을 소개하여, 교재로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야기 2009, p.10).

6 국립교윤정책연구소 ‘평성 16년 음악등질문지조사’ 2004

7 ‘쇼우카 ‘고향’의 이어지는 풍경은‘ ’아사히 신문‘ 2012년 6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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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서의 ‘고향’

1998년 10월 한일 수뇌부에 의해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발표되어 한

일 양국의 교류는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

적인 개방이 시작되었다. 그 후에,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나 한류· 일류 붐은 우리들

의 기억에도 새롭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연간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또한, 위성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시간차를 느끼는 일 없이 서로의 문화나 정보를 접하는 것이 가

능하다. 지자체 간 교류나 시민 차원의 무명의 교류도 왕성해서 한일 학교 사이에서 아동, 
학생의 상호교류가 행해지고 있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음악은 교류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같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연주를 즐기거나 하는 일을 통하여 공감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서로

의 음악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첫 걸음이 되고 있다.
  소학교에서는 1995년에 개정된 교육출판의 음악교과서에 한국의 동요 ‘반달’과 ‘고향의
봄’이 다뤄졌다. 그 후에, ‘고향의 봄’은 다른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일본 초등학생이 교과서

에서 배우는 한국 노래의 전형이 되었다. 일본어 번역 가사와 함께, 한국어 발음이 카타카나

로 표기되어 쉽게 부를 수 있어서 교류에 힘을 보탰다.
  한국의 노래와 일본의 곡으로 서로 노래를 불러 교류할 때에는 한국의 ‘고향의 봄’의 짝

으로 ‘고향’이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일본 돗토리시와 한국의 청주시는 자매교류협정을 맺었다. 2005년 7월에 청주

시의 중학생들이 돗토리시를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이 일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

다8.

돗토리시와 한국 청주시의 중학생들이 서로 양 도시를 방문하여, 교류를 돈독히 하는 사업

이 7월 하순, 돗토리시에서 행해졌다. 교류를 시작한 지 올해로 14년째. 지금까지 쌓아 올린

두 도시의 아이들의 우정은 확실히 자라서 우호의 사다리가 되고 있다. ..... 환영식에는 돗토

리시 내의 많은 중학생이 참가했다. 합창이나 춤, 스포츠 등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해, 마지
막에는 전원이 ‘고향’과 한국의 노래 ‘고향의 봄’을 합창했다. 정부 간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의 변하지 않는 우정은 계속된다.

이것은 그저 한 가지 예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수의 한일교류에서 두 노래가 한 쌍을 이루

는 노래로 활발하게 불리었다. 같은 ‘고향’을 테마로 한 점, 한일 각각의 국민적 애창곡이

라는 점, 짧고 부르기 쉬운 선율, 가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의 음악

수업에서 배우는 기회가 있다는 점 등, 공통점도 많다는 점에서 선곡되어 왔을 것이다. 또
한, ‘고향의 봄’은, 꽃이나 초록빛의 묘사에 의해 색채감이 풍부한 한국 봄의 전원적 풍경을

담고있는 것에 반해 ‘고향’은 정경보다도 심적인 움직임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비교

되는 것도 흥미롭다.
  한국은 일본에게 오랫동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려 왔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후
에 한일관계에도 뿌리 깊은 응어리를 남겼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한일 사이에 교류의

기운이 높아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8 전후 60년의 여름 (돗토리현 내의 친선교류) ‘니혼카이 신문’ 2005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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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음악과의 ‘학습지도요령해설’에는 ‘우리나라나 향토의 전통음악은.....많은 수가 오

래 전부터 중국이나 조선반도 등의 음악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 발전을 이뤄, 메이
지 이후 근대화의 배경을 거쳐 현재 여러 가지의 음악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역사적, 지역적으로 관계가 깊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음악이 존재

하여, 그 어느 것이나 각 나라의 음악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다’ (문부과학성 2008, 
p.37)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일본의 음악과 수업에서는 한국의 노래나

전통음악을 학습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아리랑’이나 ‘고향의 봄’과 같은 노래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도, 당시의 한국 사람들의

심적 의지가 되어온 소중한 노래들이다. 필자는 지도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배경적 이해

가 있으면 타국의 음악문화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설득력이 증가한다고 늘 주

장해 왔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향’은 식민지시대에 일본에 의한 쇼우카 교육에서

교재로 사용된 시기도 있어서 한국인에 있어 복잡한 심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일본의 음악교육 관계자는 유의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동일본대지진과 ‘고향’

① 생명을 잇는 ‘고향’

2011년 3월 11일 14시46분에 일본 동북지방 연안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9.0의 거대 지진이

발생했다. 동일본 일대는 최대 진도 7을 기록한 강한 흔들림이 덮치게 되어, 그 후에 연안에

는 거대 해일이 밀려 들어왔다. 이 지진에 의한 희생자는 2014년 3월 시점에서 2만 명을 넘

고 피난생활을 보내는 인원은 27만 명 가깝게 상승했다. 지진 발생 당일의 큰 혼란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을 지탱했던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노래였다.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있는 이바라키 대학 교육학부 부속 소학교에서는 지진에 의한 진동

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전부 파괴되었다. 큰 부상을 입은 아동, 교직원이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그 학교는 지진에 의한 건물 피해를 입은 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파괴된 건물에서 겨우 피난한 후에 아동들의 상태를, 당시의 다나카 켄지교

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피난한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여 지진에 대한 공포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서히 퍼져나간 것은 아이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강어귀 성의 흔적, 바람
깨끗하게’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교가를 부르자, 아이들이 울면서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다
부르고 나서도 다시 반복하여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하고
의견교환을 하여 ‘어린 여우’, ‘달팽이’, ‘고향’ 등,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교

정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을 가족에게 무사히 돌려보낸 것이 다음날 아침 10시였는데
그 때까지 노래가 얼마나 아이들과 우리 교원들에게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또한, 지금 이 원고를 쓰면서 생각난 것은, 리듬이 빠른, 이른바 ‘유행 상업음악’이 불린 기

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노래들은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나카 2012, p.4)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다나카가 말한 ‘유행 상업음악’을 많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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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테지만 유사시에는 교가나 음악수업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그 안에는 ‘고
향’도 포함되어 있었다.

② 부흥을 위해 불리는 단골노래 ‘고향’ -그 빛과 그림자- 

재해지역의 참상이 전해지자 구원이나 복구, 부흥을 위해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

원의 움직임이 퍼져갔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재해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행하

였다. 또한, 기부금의 모금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해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활동도 있었다. 물론, 음악에 관련된 지원활동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지진 발생 1개월 후에 화재가 된 것은, 세계적인 테너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Plácido 
Domingo)가 동경에서 연 콘서트였다.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입국을 취소한 해외의 음악가들

이 많았던 가운데 도밍고는 예정 그대로 일본을 방문했다. 콘서트의 앙코르에서 도밍고는

피해자에게 위문 인사를 영어로 짧게 말한 후에 공연자와 함께 일본어로 ‘고향’을 불렀다. 
3000명을 넘는 청중들은 전부 일어서서 도밍고의 요구로 함께 합창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NHK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각종 일반 신문, 잡지에서도 소개되어 큰 반향

을 일으켰다.   
  이 무렵부터 ‘고향’이 복구, 부흥을 위한 테마곡으로 활발히 불리게 되었다. 지진의 영향

에 의한 혼란이나 비상시에는 이른바 가무를 하지 않고 자숙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중지되거

나 연기되는 음악관련 행사도 많았다. 하지만 ‘고향’만은 다른 대접을 받았다.
  최근에 아사히신문이,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동경, 봄, 음악제’에 대해 기사를 기재했다. 
이 음악제는 오페라나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 음악의 대규모 이벤트이다. 기사는
주재자인 스즈키 코이치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다9.

특히 소중한 것은, 옛날 그대로의 쇼우카나 동요를 합창으로 부르는 ‘일본의 노래’이다. 동
일본대지진의 해, 자숙 분위기를 털고 음악제를 강행하여 ‘고향’의 선율에 너나없이 마음을

합치는 광경에 ‘세대를 넘어 모두에게 불릴 수 있는 노래를 지금이야말로 남기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피해자는 ‘고향’을 듣거나 부르면서 복잡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일의 피해가 컸던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의 피난소의 모습을 극명히

기록한 후지카와 케이조는 음악 자원봉사자에 의해 ‘고향’이 불린 장면에서 피해자(쿠도 씨)
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10

노래를 지원하기 위해 왔던 그룹이 콘서트를 하고 있었다. (중략)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이
라고 말하며 ‘고향’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카펠라로 노래를 시작했다. “토끼 쫓던 그 산~아
기 붕어 낚던 그 강, 꿈은 아직도... ”
  쿠도 씨가 있어서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했다. 왠지 험상궂은 얼굴을 그는 하고 있었다.    
  “꿈도 무엇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앞으로 10년간 이러겠지. 믿을 수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향을 부르는 거야. 까불고 있는 거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9 ‘아사히 신문’ 2014년 4월 9일자

10 (중략)은 필자 후지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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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우리는 여기가 고향, 잔해 속에 있다고. 믿을 수 없어....”
  ‘고향’은 일본인에게 특별한 노래이다. 어릴 때부터 누구든지 친숙하게 불러온 노래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고향을 떠올려 향수에 젖게 된다.
  하지만 피해지에서는 어떠할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TV에서도 ‘고향’을 부르는 장면을 자

주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부르고 있는 걸까. 피해 전의 거리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쿠도 씨와 같이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

았을까. (후지카와 2013, pp.142-144)

또한, 만담가로, TV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인기를 얻고 있는 타테카와 시노스케는 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 노다무라와 구지시를 만담 공연으로 방문했을 당시의 일을 “ ‘고향’
은 부를 수 없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11.

뒷풀이 자리에서 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부흥을 위해서 앞 뒤 안 가리고 하

고 있어요. 처음과 비교하면 마을 주민도 밝아져서 콘서트에서도 만담할 때도 연극에서도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생겼지만, 아직 ‘고향’을 부를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네요.”
  그 순간,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 들어보니, 훌륭한 콘서트의 마지막으로 가

수가 애정을 담아 “모두 ‘고향’을 부릅시다. 산토끼 쫓던 그 산, 아기 붕어 낚던 그 강.....여
러분도 같이”라고 말해도 관중들은 눈물이 멈추질 않게 되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확실히 부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고향’을 부를 정도는 되지 못하였다‘라
는 이 표현이 피해지의 현재 상태를 가장 확실히 파악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방사능오염의 영향이 큰 후쿠시마현에

는 살기 편한 고향을 떠나 멀리 현 내외에서 피난생활을 보내는 사람의 수가 13만 명 이상

이다.  귀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1연부터 3연까지의 가사 어느 쪽

이든 마음속에 아프게 울려 퍼진다고 한다. 다음은 후쿠시마를 떠나 동경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다.

히로시는 후쿠시마에 있을 때부터 합창을 좋아했었다. 7월에 키타구에서 합창단 행사가 있

는 것을 알고 아내인 마사코(68)와 함께 참가해 보았다. 산토끼 쫓던 그 산의 ‘고향’을 노래

했다. 히로시도 마사코도 도중에 부를 수 없게 되었다12.

‘고향’이 지진 후에 더욱더 일본의 국민적인 애창곡이 된 것은 확실한 일이다. 하지만 지진

이 동반한, 여러 가지의 입장이나 경험에 의해 ‘고향’의 수용 방법도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지진의 피해를 직접 겪은 사람에게는 ‘고향’은 역으로 괴로운 감정이 들게 하는 노래였다.
  앞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국내외로 부흥을 위한 지원의 여러 차원에서 ‘고향’은 불리고

있어 그 장면을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고향’과 피해를 입어 부흥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향’은, 그 사정이나 파악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다. ‘고향’이란 곡이

11 立川志の輔 ‘옹이구멍으로 엿보는 시노스케의 세상’ ‘마이니치 신문’ 2013년 11월 15일자
12 제 8화 ‘고향’을 부를 수 없다‘ ‘아사히 신문’ DIGITAL '프로메테우스의 덫’
http://www.asahi.com/special/prometheus/bougofuku8.html（2014년4월5일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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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후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빛과 그림자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③ 진혼 기도로서의 ‘고향’ - 종파를 초월하여-

지진이 있은 후, 정확히 3년이 지난 올해 2014년 3월 11일은 모든 TV 방송국이 아침부터

지진 3주년 특집방송을 하고 있었다. 필자가 처음으로 틀었던 한 방송국의 아침 뉴스에서는

아직 어두운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쵸에서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어 ‘고향’을
함께 부르고 있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다.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이 갑자기 시청했던 ‘고
향’의 합창이었지만 꼭 진혼을 위한 기도처럼 들렸다.
  나중에 이것이 HUMANBAND라는 활동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웹사이트

에는 “2014년 3월 11일 지진 발생 후 3년째를 맞이하여, 일출과 함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고향’을 부르는 일을 통해서 진혼과 부흥을 향한 맹세를 가슴에 새기는

HUMANBAND on Route3.11을 미나미산리쿠에서 개최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것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부흥을 향한 맹세를 가슴

에 새기기 위한 것으로, 매년 3월 11일, 피해지의 해안선에서, 일출과 함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고향’을 부르는 것을 계기로 사람들을 이어서 부흥을 촉진하고자 하는 마련

이라 한다13.
  지자체에 의한 공식적인 추도식에서도 ‘고향’이 연주되었다. 이와테현 오츠치쵸의 공식 웹

사이트에는 ‘3.11진혼과 기도의 날~지진으로부터 3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추도식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14.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 46분에 참여자 전원이 묵념을 드리고, 부모와 동생을 잃은 건설회

사 경영자 이와마 키미토 씨가 유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헌주, 헌가가 있은 뒤, 
오츠치쵸 출신의 다이 타카히로 씨가 트럼펫으로 ‘고향’을 연주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 의한 긴 헌화 행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헌주’, ‘헌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헌주는 연주를 신불에게 바치는 것이나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서 영전에서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향’이 진혼의 의미를 담은

기도의 노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향’이 기도 그 자체가 되어가는 동향은 종교의 세계에도 현저히 보인다.
후쿠시마 제 1원전 폭발에서 겨우 5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오쿠마쵸에 있던 후쿠시마 제 1 
성서 침례교회는 폭발 직후에 피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신자와 함께 피난처로 각

지의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2013년 3월에 후쿠시

마현 이와키시에 새로운 교회를 짓고 다시 열게 되었다. 그러한 고생의 과정은 사토 아키라

목사가 쓴 ‘유랑의 교회’로 출판되어 화제를 불러 일으켜 한국에서도 번역되었다. 피난처의
교회에서는 예배로 찬송가와 함께 쇼우카 ‘고향’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15.
  또한 종교인이 종파를 초월해 협동하는 마련에서도 ‘고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

13 http://www.humanband.jp/#concept（2014년4월1일에 접속）
14 http://www.town.otsuchi.iwate.jp/docs/2014031100019/（2014년3월28일에 접속）
15 『카호쿠 신보』online news 2013년4월19일자 http://www.kahoku.co.jp/special/spe1109/20130419_01.html（2014년3월

31일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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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도 있다. 이것은 내각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평성 23년도 ‘고
령자의 거처와 퇴직에 관한 사례조사’에서 보고된 사례 중 하나이다. 
  역시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 오오후나토시에서는 불교, 신도, 그리스도교의
젊은 종교인들이 지진 후 초기 단계부터 종교를 초월한 팀을 만들어 피난소를 방문해 심적

치유를 맡은 ‘카페 드 몽크’(Café de Monk)라 불리는 활동을 하였다.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아 인솔하던 조동종통대사의 주지, 카네다 테오는 “이와 같은 큰

재해 앞에서야 말로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기 때문에, 비탄에 잠긴 남겨진 이들 바로 앞에

선 종파도 교리도 관계없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의 마음속은 필시 패닉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간이 형태로, 종파는 다르지만 진혼의 의식 속에서 남겨진

사람의 패닉 상태는 서서히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주, 경, 기도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곳에서 ‘고향’이 불렸던 것이다. 이동 콘서트에서는 쇼우카 ‘고
향’ (산토끼 쫓던)의 합창에 어느 대피소를 가던지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 활동의 포인트로 ‘불교, 그리스도교, 신도 등 종파를 초월하여 이뤄졌다는 점과, 보다 젊

은 세대의 종교인이 케이크를 지참해 쇼우카 ‘고향’이나 팝송 조의 노래도 불러, ‘종교 냄새

나지 않는’ 융화도 큰 힘을 발휘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총괄되고 있다16.
 ‘고향’이 독경이나 찬송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일의 피해를 받은 연안 부분의

부흥 방식에 관해서 분석, 제언을 하고 있는 사회학자 카네비시 키요시도 ‘고향’을 언급하고

있다. 카네비시는 지구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마련에 주목했다고 한다.

행정의 주최가 아닌 자치회의 주최로 위령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종파를 초월한

행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위령의 노래로 ‘고향’이나 ‘봄의 작은 시내’를 모두가 불렀습니다. 
그 날을 위해 노래 연습을 해야 하지만, 모두 함께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7.

카네비시는 ‘고향’에 관하여 ‘위령의 노래’라고 표현하여, 종파를 초월한 행사를 위한 쇼우

카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사례를 통해,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고향’이 부흥을 위해, 단
지 테마곡적인 기능이 아니라, 진혼의 노래, 위령의 노래로써, 독경이나 찬송가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살필 수 있다.

16 카페 드 몽크의 활동에 관해서는, 내각부공생사회정책의 웹사이트를 참조했다.
　　http://www8.cao.go.jp/kourei/ishiki/h23/kenkyu/zentai/pdf/jirei_20-21.pdf(2014sis4월3일에 접속）
17 시리즈  지진에서의 발걸음 <2>  동북을 일본의 선진지로 - 피해지의 목소리를 듣고, 보

이기 시작한 미래에   대한 힌트 WEB 제3문명 (‘제3문명’ 2013년 9월호에 최초 수록) 
    http://www.d3b.jp/society/2870 (2014년 3월 26일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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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이라 하는 대회의 테마에 맞춰, 현대의 일본사회의 국민적인 애창곡

으로 주목받는 ‘고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해 왔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에 당면해서 피난장소에서 피난하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해

서 ‘고향’이 불렸다. 또한 부흥 지원에 관련된 많은 상황에서 불리게 되었다. 게다가, 피해지
의 추도식이나 위령제에서는, 기도의 노래, 진혼의 노래로써 불리고 있다.
  유사시에 ‘고향’이 불리는 이유는 역시 세대를 초월해서 일본인은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래라는 점이 가장 크다. 이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에서의 음악

수업이다. 물론, 학교 밖에서 부르거나 외우는 기회도 있지만, 학교교육에서 1914년부터 한

시기를 빼고 계속 교과서에 게재되어서, 소학교 음악과의 학습지도요령에서 필수가창공통교

재로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크다. 야기가 지적한 ‘고향적 세계의 붕괴’가 설령 있

다 하더라도, 현대의 아이들을 포함해, 폭넓은 세대에게 최대공약수적으로 남아 있는 노래가

‘고향’인 것이다.
  하지만, ‘고향’에도 빛과 그림자 부분이 있다. 동일본지진 당시에도, 사람에 따라 수용 방

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 1990년대 이후에 한일교류의

자리에서 ‘고향의 봄’과 함께 불려, 교류의 윤활유가 되는 한편, 식민지시대의 일본의 쇼우

카교육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다뤘다.
  학교의 음악교육이라는 밭에 ‘고향’이라는 곡의 작은 씨앗이 뿌려진지 올해로 100년이 된

다. 그 씨앗은 사람들이 부르는 일을 통해서 싹을 틔어, 사회 속에서도 가지를 키우고 꽃을

피웠다.  게다가 그 씨앗은 해외로도 건너가고 있다. 그 양상을 배워서, 학교, 그리고 사회에

서 음악교육,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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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중국 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现代社会当中 中国艺术教育 在社会上的功能及作用

In modern society, the social function and role of art education 
in china

이인숙 (수도 사범대학과덕학원 연예학원 부원장)
李仁淑 (首都师范大学科德学院演艺学院 副院长)

  

1. 서론

예술활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는 이상의 추구와 그 실현을 목

적하여 왔다. 예술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이 속해있는 사회의 가치, 문화, 정치, 경
제 등의 영향을 받게 되거나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활동은 사회현상의 하나이

며 그 사회의 가치나 목적에 따라 발전하기도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사회와 예술은 서로 가치를 교환하고 영향을 끼치며 함께 공존해 있는 것이다.  예술
은 그 사회의 요구나 혹은 그 예술 가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및 역할을 해오고 있

다. 이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현대사회에서의 예술의 역할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예술에 대한 요구와 그

에 따른 예술교육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할 것 이다.  
중국은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다. 이에 현재 중국에서의 예술교육 현황을 살

펴보고 현대사회에서의 예술교육이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경제학자 하비 펄로프(Harvey Perloff)는 사회가 예술에 대한 이원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 하나는 예술적 우수성을 이루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예술고유의 가치와 아울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모두

중요시하는 이원적인 목표는 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에 실질

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를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예술을 사회의 한 구석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예술발전은 그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개인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가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각기 다른 문화권의

요구 또한 세분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 속에서 예술과 예술교육은 어떠

한 가치와 기능으로 인간 삶에 이로움과,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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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발전에 또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 이다.

2. 중국의 예술교육 현황

1）학교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대학교육

중국대학에서의 예술교육은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1)단일분야 4년제예술대학 (북경무용
학원 중앙미술학원 중국연극학원 북경영화학원 중앙 음악 학원이 이에 해당된다) 2) 종합
대학내의 예술대학 및 예술과(인민대학, 민족대학 북경사범대학 북경수도사범대학 등 종

합대학 내에 예술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이다) 3) 예술대학이나 예술학과는 아니지만

대학 내에 전문동아리형식의 예술단 및 예술과목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학 (북경대, 청
화대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http://ciarta.com/news/?98_1471.html

교육목적(教育目的) 

중국의 고등교육에는 예술교육과 심미교육의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심미 교육은 중국교

육방침의 일부분이고 미학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도덕과 정신적 목적을 이루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하는 것은 인격을 도야하는 것과 같다. 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의 소질을 높이고 학생의 전면적 발전의 중요한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

이다.( 在中国高等学校里，艺术教育和审美教育的联系紧密。美育是中国教育方针的一部分，

除了追求美学目的外，还大量地存在着道德和精神的目的。人们认为接受艺术教育可以陶冶人

的情操。“我们把艺术教育作为提高学生素质，促进学生全面发展的重要环节。)
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술교육의 목표는 심미교육과 학생들의 소질개발, 그리고 전인

교육에 두고 있다.      

조직관리(组织管理)

중국의 고등교육은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되는 관리체계이다. 국가 교육부가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시달한 내용에는 보통고등학교에 예술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라

는 내용을 시달하고 있다 북경대학, 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등 대다수 중국고등교육기관

에서는 모두 부총장 혹은 부서기의 관리아래 전교학생의 예술교육을 실시하였고 더구나

각 부문 책임자가 참가한 예술교육위원회, 혹은 심미교육위원회의 책임감독과 지도 및 계

획하에 전교생의 예술교육을 실행 하였다. 이로 예술교육의 중요한 지위를 획득 하게 되

었다. 당연히 대다수 기구 모두 교육부 문건에 의한 요구에 의해 성립 되었다. (中国的高
等教育是集中的，自上而下管理的。国家教育部1988年和1996年两次下发文件，要求普通高等
学校普及和加强艺术教育。北京大学、清华大学、中国人民大学以及大多数中国高等学校，都

有一名副校长或副书记分管全校学生的艺术教育，并且有各部门负责人参加的艺术教育委员会

或美育委员会，负责监督、指导和规划全校的艺术教育，突出了艺术教育的重要地位。当然，

大多数机构都是在教育部文件要求之后成立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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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의 기획관리가 모두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시책 및 관리하에 진행되고 있다.       
        
과목체계와 교학내용(课程体系和教学内容)

교육부의 의견에 근거， 중국보통고등학교에 예술교육은 교학 기획에 포함되어 제1교과
로 삽입시켜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1996년 건의가 되어 우선 음악, 미술, 영상 3개 예술

분야의 감상 과목과 대학 미학을 개설하였다.( 根据教育部的意见，中国普通高等学校的艺
术教育应该纳入教学计划，进入第一课堂。不仅如此，1996年还提出建议，首先开好音乐、美

术、影视三个艺术门类的鉴赏课和《大学美育》。)     
북경대학에서는 매년 3500명 전교생에게 선택, 공공선택 과목으로 14개 예술과목을 개

설하였다 예술개론, 중국미술사, 서방미술사, 중국음악, 베토벤특강, 모짜르트특강 등이 포

함된다. (北京大学每年全校有3500名学生选修艺术学系开出的14门艺术公选课或通选课，它们
是艺术概论、中国美术史、西方美术史、中国音乐、贝多芬专题、莫扎特专题等。) 。

칭화대학 예술교육센터는 현재 매학기 18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예술단위주의 합작

연습 실기과목 포함) 여기에는 음악, 무용, 미술, 촬영, 영상, 연극, 미학 등 예술과목이 포

괄적으로 개설되어있다. 분류로 보면 음악분야, 미술분야 공연연습 실기분야로 선택과목, 
특기과목, 부전공과목으로 선택 할 수 있다.(清华大学艺术教育中心现每学期开设18门课（包
括以艺术团为主的合作排练课），涵盖了音乐、舞蹈、美术、摄影、影视、戏剧、美学等艺术

门类，分为音乐系列、艺术美学系列、实践技巧与合作排练系列，包括限选课、自选课、辅修

课三个层次.)    
                            
학생예술동아리 및 공연(学生艺术社团及其演出)

북경대, 칭화대, 중국인민대학의 동아리예술단 중 특히 교향악단, 합창단, 민족음악단, 무
용단에는 비록 전공학생은 아니지만 공연수준이 전문예술단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상당이 높다.  동아리 예술단은 여러 차례 국내 수상은 물론 국제적 최고 수준의 수상도

해왔다 당연히 감탄할만한 예술적 성숙도 이루었다 이는 첫째, 정규적 연습 및 국내 제일

의 예술가를 초빙하여 지도를 받거나 최고 예술가가 직접 지휘를 하기도 하고 둘째, 이런
예술단 학생들은 대부분 예술특장생이기 때문이다. (北大、清华和中国人民大学的学生艺术

社团中，特别是交响乐团、合唱团、民乐团、舞蹈团里，虽然没有主修音乐、舞蹈的学生，演

出水平却相当高，有的甚至与专业艺术院团不相上下。他们的演出，不但在国内多次获奖，还

曾在国际上获得过很高的奖项，取得了令人惊叹的艺术成就。其原因一是这些艺术团不但有固

定的排练时间，还经常聘请国内一流的艺术家辅导或亲自指挥。二是这些艺术团的学生有很大

一部分是“艺术特长生”。)
예술특장생이란 몇몇의 대학교에서 교육부의 비준을 받고 대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예술 특장생을 모집 할 때 합격점수를 50점 혹은 더 낮게 적용해준다. 명문대학에 진학

하기 위해서는 예술대학에 선발된 학생과 같은 전공기능시험을 보아야 한다. 이는 중국

교육계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의 목적은 시험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소질교

육으로서 예술교육을 전개하여 시험위주의 교육 한 분야로 치중된 교육의 방향을 변화시

켰다. (所谓“艺术特长生”，就是经过教育部门批准，这些学校在招收具有艺术特长的高中毕业
生时，可以降低高考录取分数。降低的幅度，一般为50分，甚至更多。这些艺术特长生降分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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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以上名牌大学，需要经过如同艺术院校选拔学生一样的专业技能考试，成为中国教育界的一

道独特风景。目的是变应试教育为素质教育而开展的艺术教育，成了另外一类考试的热门。)
이러한 예술 동아리구성원은 당연히 학교 예술교육의 핵심적 역량의 한 줄기이다. 그들
의 중요 임무는 교수와 외부 예술가의 지도아래 교내.외 각종 예술공연과 경연대회에 참

가하는 것이다. 공연은 교내 학생들 및 사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다 여기에

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직접 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실행함으로써 예술지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교의 이름을 빚내는 것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리고 경연대회의 참가의 중요목적은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것 일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

력과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중국의 가장 훌륭한 예술교육이라도 성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를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这些艺术社团的成员，理所当然地成为学校艺术教育的
一支骨干力量。他们的重要任务，就是在老师和校外艺术家的带领下，参加校内外的各种艺术

表演和比赛。艺术表演的对象是校内同学或社会各界，目的有二：一是普及艺术知识，直接参

与艺术教育工作，二是扩大影响，为学校争得荣誉。至于比赛，主要目的是为校争光，甚至为

国争光。中国任何一级学校的艺术教育，结果重于过程，成绩的展示不可少。)
중점 종합예술대학의 예술교육은 전국예술교육을 이끄는 작용을 한다 연구성과 종합성, 
개방성을 갖추고 수량보다는 질적 우수성을 추구하고 우수한 인재 배양을 필요하다. 단일
과목 예술대학의 인재양성 모형을 타파하여 중점종합성대학예술교육과 단일과목예술대학

의 두 노선 모두 같이 발전해갈 필요가 있다. 단일과목 예술대학은 예술가를 양성하고 종

합대학 측은 필요한 예술이론연구가 양성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두 체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심도 깊은 연구 지속적인 개혁, 교차학과목의
중시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연구로 예술학과의 지위를 확립 해가야

할 것 이다. (重点综合大学办艺术教育，在全国能起到带头作用，具有研究性、综合性、开放

性，不能追求数量而是要注重质量，要培养精品。打破单科艺术院校的培养模式。重点综合性

大学艺术教育要和单科艺术院校共同发展，形成两条腿走路。单科艺术院校培养艺术家，综合

大学则要致力于培养艺术理论研究者，在这样的双轨制下全面发展，深入研究，进行改革，注

重交叉学科,从宏观的角度对艺术教育进行整体研究，确立艺术学科的地位。)

초. 중. 고교(中小学)

http://edu.china.com.cn/2013-05/28/content_28952202.htm

초, 중,교의 교육현황에 대한 몇몇 의견을 토대로 현재 초, 중, 고의 예술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면 아래와 같다. 
초.중.고교의 예술교육에는 두 가지 상관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아이들

의 소질배양과 기능배양의 관계이다. ( 在中小学的艺术教育里，有两个关系要处理好。一个

是对孩子的素质培养和技能培养的关系。)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의 보급에 대한 구별과 발전

의 차별화가 필요 하다 예술교육의 출발점 및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기능주의를 방지하

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예술교육이 당연히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로운 교육임을

알게 해야 할 것 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기관, 학부모는 출발점 및 입장을 더욱 명확하

고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艺术教育要区分普及和提高的区别 艺术教育的出发点和

目的性要明确，要防止功利主义，包括家长让孩子们接受艺术教育应该是希望有利于他们的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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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成长，有利于提高他们的素质，所以，学校、培训机构和家长，这个出发点立足点要搞清

楚。)   현재의 예술교육은 모든 교육체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학교교육을 통해 서

는 이러한 체계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심각하게 균형이 맞지 않

는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사회역량, 민간, 정부, 인터넷 매체 및 기타 기관 이러한 분야에

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예술교육의 보급 및 확대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이

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적인 면에서 만족이나 완화 됐는지를 말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바
로 기능적 교육위주이기 때문이다. (我想讲，现在艺术教育在整个教育体系当中非常重要，
而学校教育满足不了这种需求，所以出现供需的严重脱节。很多社会力量，包括民办、公办、

网络以及其他机构，在这方面做了很多的工作，为普及艺术教育做出了很重要的贡献，满足或

者缓解了供需方面的矛盾，这是有功的)

http://club.topsage.com/thread-1371548-1-1.html

2) 사회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중국의 사회교육(校外艺术教育)

중국에서의 예술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공립, 민간 등 대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되고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예술교육이 학교 외에 보편화 되고 있으며, 높은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의 조기 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더해가고 있다. 이 연령 기의

예술교육은 직관력 형상과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재능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아이들의 잠재력 개발과 교육, 아이들의 신체 및 사고, 인품, 지적 능력개발

및 심미교육 등 종합적인 재능을 개발시키고 좋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북
경시에는 약 16개의 구(区)가 있다. 각 지역은 모두 청소년 활동 센터가 있으며, 활동 센

터 안에는 교육중점과 청소년 활동센터 등 학교 외 공공기관형태의 교육 기관이 있다. 북
경시정부의 관심으로 청소년 활동센터의 교육시설 건립은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각 지

역 마다 무용실, 공연장 및 다기능 홀이 마련되어 있다. 활동센터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4
세 이상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청소년이다. 활동시간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며 대상

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 수업하는 반과 또는 수업 내용에 따라 분류 된다.  
유치원의 경우 중국국가교육부 규정에는 국립유치원(公办幼儿园)이 유치원내에 예술 반

(무용, 음악, 미술 등)을 개설할 수 없게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펑타이 구 항천

부 제1유아원 제2유아원, 제3유아원(丰台区航天部第一幼儿园, 航天部第二幼儿园， 航天部

第三幼儿园) 등 국립유아원의 원장과 오영양성학교(奥英培训学校)의 교장이 협력을 체결

하여 오영양성학교 내에 예술 반을 개설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오영양성학교는 일반적인 훈련학교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설과목으로는 영어, 바둑, 수학, 중국국학, 미술, 음악, 무용 등이다.  
수업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8:00-19:00로 운영되며 4개 반을 개

설하여 각 반은 1주1회의 수업을 하고 있다. 

다음은 북경무용대학 중국무용 급수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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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무용학원 중국무용(北京舞蹈学院 中国舞- 북경무용학원은 단일 분야(무용) 예술전문4
년제 대학 임 )
중국고전무용과 중국민족민긴무용의 일부 기본무용자세, 동작과 발 동작 등을 편재하고

각기 다른 연령에 맞는 생리적, 심리적 특징에 부합한 13개 등급으로 나누어 편찬 하였

다. 북경무용학원이 집필, 편재한 중국무용등급시험교재는 보다 포괄적으로 어린이, 아동, 
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소질교육의 무용과정으로 추진 된다. 이 교재는 1993년
처음으로 출판되었고 수년 후 교학실천의 결과가 보여진 후로 아동 및 청소년의 많은 지

지를 받았다. 이 교재는 인격도야와 심미교육 및 신체발달뿐 아니라 중국무용의 기초 교

재로 중요하다.      

수업내용

중국고전무용 기초 훈련 및 신체율동(中国古典舞基训练和身韵), 중국민족민간무용(中国民
族民间舞-한족(汉族)、장족(藏族)、몽고족(蒙古族), 위구르족 (维吾尔族), 조선족(朝鲜族)、
태족(傣族)、묘족(苗族)、이족(彝族))，그리고 음악리듬훈련(音乐节奏训练).
  
교재

신 출판 교재는 모두 13급으로 1부터 10급까지는 보급형과정이고 4세부터 13세의 유아, 
어린이를 학습을 의한 것이다. 11급부터 13급 까지는 반전공형(半专业型级别) 과정으로 14
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학습교재이다. 이 교재는 북경무용학원중국무용 훈련 시스템의

일부이다. 제 10급 과정은 북경무용대학 부속중학교 2학년급의 수준과 유사하며 제 11부
터 13급은 북경무용대학 부속중학교 과정을 단순 명료화한 것이다.   
보급형은 1급（4-5세）,2급（5-6세）,3급（6-7세）,4급（7-9세）,5급(8-10세）, 6급（9-11
세）,7급（10-12세）,8급（11-13세）,9급（12-14세）,10급（13-15세）로 구별되고 반 전공

급은(半专业型级别) 제11급（초급14-16세 청년), 제12급 (중급15-17세 청년), 제 13급（고급
16-18세 청년）으로 구분된다. 

교재특징

집단무용의 훈련성, 오락성과 중국무용의 지식성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피교육자들의 정서

와 흥미 그리고 과학적 훈련내용에 중점을 두고 또한 계통성, 전면성 및 중국무용의 특

색, 심신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도움이 내용들로 편재되어 있다(集舞蹈的训练
性、娱乐性和中国舞蹈的知识性为一体，注意学员情趣和训练的科学性、系统性、全面性及舞

蹈的中国特色，有利于促进他们身心的健康发展 教育部关于推进学校艺术教育发展的若干意

见 教体艺【2014】1号)

중국에서의 학교 외 교육은 주로 소년궁, 사설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크게 3개 교육기관

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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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관리 수업내용 비고

소년궁
(少年宮)

유아-초등

학교
정부교육부

전통방식의 예술교육

즉 음악, 무용미술 무

술 등.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

사설교육기관
(培養 中心)

연령층 제

한이 없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인이

운영

년령, 부문, 내용의 제

한이 없고 개인의 요

구나 목적이 맞는 폭

넓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제한이 없다.

사회단체
(社團)

장년층 위

주

자발적으로 참

여하고 운영되

는 단체 및 소

집단

각 구, 시, 성

단위로 경연대

회나 특별활동

은 주로 정부

산하 기관에서

주관한다.

음악, 무용, 미술부분

이 있기는 하나 무용

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참가자

의 요구에 따라 수업

내용이 결정되지만 일

반적으로 건강을 위한

체조형식의 무용과 민

족민간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일정한 행사나

요구에 의해 자

발적으로 지속적

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경

우에 따라 몇 개

월 팀을 운영하

고 몇 개월 쉬기

도 한다.

3. 현대사회의 변화와 예술의 역할

1) 예술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

예술교육은 전통적으로 예술자체의 전문교육과 예술가 양성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예술가 혹은 예술작품으로의 예술적 산물의 가치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예술작품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적, 창의적 내용에 더 큰 가

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현대의 문화예술은 예술 그 자체뿐 아니라 참여하고 체험하여

개인적으로 가치 있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예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

점 높아지고 있다. 
예술교육과 예술을 활용한 교육은 목적과 내용의 차이가 크다. 예술교육은 예술전문인

력 양성과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실행하는 것

이다. 그러나 예술을 활용한 교육은 완성된 예술품의 수준 및 가치를 향유하기에 앞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인간에 유용한 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하여 교육적으

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이로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예술이 목적

인 교육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예술을 통한 교육은 교육소재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교육방법으로의 의미를 모두 내포

하고 있다. 교육의 소제로서 문화예술의 범위는 순수예술뿐 아니라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이 모두 포함된다.(문화예술교육산업과 파트너 십 임학순 저 북 코리아 ) 교육방법으로서
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의 창작과정과 구조 및 방법에 근거하여 관련분야 및 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교육대상자들은 이러한 예술을 통한 교육에 참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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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 사회성정체성,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이

다. 이와 같이 예술을 접근방법으로 이해 할 경우에는 교육의 수단이 예술뿐 아니라 생태

환경, 도시공간, 생활문화, 학교교육 등 다양할 수 있다.

2)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의 변화

(1) 사회적 변화

 (ㄱ) 사회적 경향의 변화 :  문화에 대한 태도, 가치관, 욕구의 변화와 새로운 문화소비재

의 대량 생산 및 보급, 대중화 시대

 (ㄴ) 산업기술의 발달 :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 기구의 발달로 다양한 여가방법

의 증가, 다량복제 및 반복의 가능, 교통기술의 발달로 교류의 확대와 시간의 단축, 무
대기술 및 영상기술의 발달로 예술활동이 대형화, 규모화. 

 (ㄷ) 문화인식의 변화 :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비문화 형성, 문화의 산업화, 세계화, 특
성화, 다양화   

 (ㄹ) 정보, 통신문화의 발달 : 정보의 홍수 시대, 신속함과 편리함의 추구, 1: 1, 1: 다수의
대량 유통구조 및 다량의 촉진활동

 (ㅁ) 기능화, 효율화, 실용화 :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합, 관련기술의 융합, 문화의 융합, 
현지화(언어, 규격 등), 조직화

     
 (2) 요구의 변화

▪ 예술의 생활화, 생활의 예술화

▪ 예술을 통한 교육 및 활동 확대

▪ 각 계층의 예술에 대한 요구 및 목적의 다양화

▪ 유아교육강화, 창의교육,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여가활동의 요구

4. 중국 예술교육의 과제

앞에서 학교에서의 예술교육과 사회에서의 예술교육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1) 
중국의 예술교육은 기능위주의 엘리트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예술분

야에 필요한 특수한 기능 및 형태를 습득하는 단계 및 방법 등의 교육이 제도화 표준화

되어있다. 이에 근거해 보면 예술의 기능습득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예술교육이 모두 정부 관리하에서 규정화되고 표준화 되어있

어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연구는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균형 있고 평등한 표준적인 교육을 받는 이점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특성 및

개성 각 지역간, 사회간 특수성이 고려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또한 각 교

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의 실행에서도 대부분 예술교

육적 교육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치원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평가나 등급을 취득하게 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연령별 목표나 표준은 필요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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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평가의 주요 요소가 실기기능 위주로 되어있어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통 예술교

육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직접예술작품이나 기능을 연마 하더라도 정서 심

미교육 전인적 인재양성 등을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

정이 결코 짧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오랜 시간을 통하고서야 비로서 스스로 체득할 수 있

는 것이다. 4)대학 및 중점예술대학에서의 예술교육은 전공예술분야와 타 예술간의 교차

학습 및 융.복학 학습은 진행되고 다소 진행되고 있지만 예술 이외의 분야, 즉, 의학, 과
학, 공학, 등의 분야와의 융.복합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다양한 방향과 방법으로

예술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예술, 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더한층 충분히 발휘

해야 할 것 이다.
     
1) 사회의 변화 및 예술적 기능의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

사회가 어떤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문화되는 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 양성을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

육과정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된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 수용되
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특성과 교육여건에 알 맞는 차별적 특성화를 통하여 변화의 상황에 능

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양성하는 인재와 사회의 변화와 다

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이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예술교육은 충분히 그 역량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2) 예술시장의 변화 따른 인재양성

현대의 새로운 문화예술소비자들은 예술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

와 휴식, 그리고 자기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급예술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중문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 보니타 M 콜
브2005)  현대의 문화예술소비자들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가치를 그들 개인의 내부적 요

소에 의해 규정하며 판단한다. 어느 수준의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며 수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상품들이 다량으로 생산되었다. 결국 대중문화

를 출현 시켰고 새로운 문화예술소비자를 등장시켰다 새로운 문화소비자는 문화에 접근

하는 태도나 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관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컬덕 시대의

문화마케팅 2005 김민주 외). 문화소비자들의 새로운 소비방식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대중

문화, 방송, 출판, 스포츠, 레저, 관광 등 다양하다. 특히 하나의 문화소비재 선택으로 다

양한 문화혜택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의 문화예술 소비자들은 문화와 예술, 여가, 
스포츠, 휴식, 자기개발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고 싶어 하는 요구를 반영한다.  
현재 중국의 예술시장은 공연, 전시시장과 교육시장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

다.
대학에서의 예술을 학습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희망은 공연활동에 관계된 예술단원 되

거나 학교교사, 교수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시장은 점점 위축되어가고

있고 교사 교수로의 진로는 이미 큰 난관에 접해 있다 현대회의 산물인 다양한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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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연장을 찾는 순수한 소비자층은 특단의 조

치가 없는 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다. 현대는 속도와 편리함으로 대변되는 사회이

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소비자들은 복잡하고 모호하며 절차가 번거로운 예술 활동

선택은 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예술교육은 이제 예술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 할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하며 학교시설을 사회와 공유 한다던가 산학 협력, 단체와의 연합 등 다양한 시도

를 해야 할 때이다. 나아가 다양한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진로를 개

발하고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제언 및 결론

1) 예술교육의 다양화

예술은 인류가 있기 시작한 태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인류와 함께 공존해 있

을 것이다 이만큼 예술은 인간사회와 밀접하다 예술은 시대의 발전 및 변화를 같이 격어

오면서 각 사회, 각 시대에 걸쳐 많은 역할과 수단을 제공하여 왔다. 현대 시대는 문화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는 문화적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 지고 넓어졌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문화 예술의 향유 및 요구는 특정인들이 아닌 대중이 주도하

는 시대이고 문화예술적 산물이 산업화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증가

하고 현대인들은 다양한 활동과 목적 그리고 많은 기회 속에 노출되어있다 그들은 특별

한 곳, 특별한 시간에만 예술을 향유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생활 속에서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하고 싶어한다. 예술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하여 주기를 원한다. 생활과 예술이 서로 공존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

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예술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인간행동 중 하나이고 그 과정과

결과물로서의 산물이 삶을 더욱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교육

은 인간 생활과 동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생활의 예

술화, 예술의 생활화에 대한 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예술을 통한 교육의 확대 및 발전

예술교육의 대상과 집단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 목표는 정확하고 뚜렷하지만 예술을 통한

교육의 대상 및 집단 그리고 목표, 목적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예술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은 분명히 대상 및 목적이 같을 수 없다. 예술교육은 예술가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사회의 문화 전통, 정서, 가치 및 역량에 근거하여 예술을 발전 확대 시

키기 위한 활동과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양성,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교육 및 방

법이다.  예술을 통한교육은 예술의 산물 및 창작과정에서 습득되는 정신적 신체적 이로

움을 1)다른 학습 분야에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거나 2) 이를 수단으로 하여 실질적

으로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하게 하여 삶의 질과 가치를 상승시키고 영역을 확대하게 하

고 개인, 사회 및 국가를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 역할을 한다. 3)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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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은 목적, 교재, 교수방법 및 운영, 적
용 등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예술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에

대한 인식은 모두 그 예술자체의 외적, 내적 내용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국가나 사회에서는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두를 예술

가로 양성할 수는 없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차원을 떠나 예술을 교육받는 학생들 모두

가 예술가나 예술분야의 전문가가 목표는 아닐 것이다 어떤 학생은 학점을 위해, 취미활
동으로, 건강을 위해, 개인의 문화예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등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

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통한 교육의 확대 및 개발, 연구, 적용이 요구된다. 중국은
이미 대다수 예술중점 대학(예 : 중앙미술학원, 북경무용학원, 북경영화학원 중국희극학원, 
중앙음악 학원 등 단일분야 전문4년제 대학 ) 에서 매년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은 그들의 전공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연마하고 실력을 쌓은 인

재 들이다 이들이 중국의 예술가로 예술전문가로 미래 중국의 예술계를 이끌어갈 주역들

이다. 이미 중국은 예술가 및 예술전문가 양성의 교육기반 및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술을 통한 교육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예술가의 예술품이나 공연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면 그 수요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여겨진다. 예술가들 수 보다 예술을

수단으로 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기 각층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

다.

3) 융. 복합개념의 예술교육의 영역확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예술교육은 예술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기

능을 습득하고 실현하는데 치중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예술의 가치를 활용하여 영역

을 확대하고 개념을 재 정립하여 삶에 더욱더 유용하게 적용시키는데 그 가치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음악작품, 무용작품, 연극작품에 앞서 좋은 작품을 요구하고 있

다 즉 영역과 경계를 허물고 장점을 접목시켜 훌륭한 예술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분야의 예술이 타 예술과의 접목을 시도 하고 있는 것과 같

이 예술이 의학, 경영학, 공학, 교육등과 접목 융합하여 새로운 학문, 새로운 분야를 개척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예술은 경계를 초월하여 다른 분야와 교류하기도하고 융합

하기도 하면서 외형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현대에서의 예술은 예술과 예

술, 예술과 과학기술, 예술과 환경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예술의 창출 및 다

양한 분야로의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과 의학의 융합으로 예술

치료 및 건강, 발육, 교정, 노화, 미용의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고 예술과 공학

의 융합으로 무대기술 및 관련기술의 발전, 영상, 디자인, 정보문화의 활용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경계와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타 예술기관은 물론이고 교육, 문
화, 산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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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artistic activities has always been a promotion and realization of ideals 
creating a new generation. Humans are the active agents of such activities; they are influenced 
by their social values, culture, politics, and economics, or vice versa. Thus, artistic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as social phenomena, and may thrive or decline according to values or 
purpose promoted by the society. Therefore, art and society coexist by exchanging values and 
influence each other. Art serves many functions and plays multiple roles to fulfill social 
demands or to promote artistic values. In order to maximize the roles of art and creation of 
novel values which correspond to social demands, it is quintessential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and study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art education followed by the social 
expectations on art..     

Chinese society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art education in China, and discuss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such 
education in response to changes and demands of the modern society.

The modern society is experiencing rapidly accelerated changes and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demands from each culture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specified. Considering 
this changing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ich value and function of art and art 
education may influence and benefit human life,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ity from a nove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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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향상을 위한 예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미술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김성숙, 정인수, 박정환, 김성국, 김동현, 김 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1. 시작하는 말

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융합적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럼에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과 과도한 경쟁적 학교분위기 속에서 행

복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교육현실이라 할 수 있다. OECD국
가 중에서 청소년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사실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연속 이혼율 1위의 통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신체적 지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대다수

의 청소년들이 믿었던 대상에 대한 배신감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

안감을 경험하고 일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

히 초등학생에게 각종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문제 행동이나 열등감, 부적응, 인터넷 중독, 대
인관계의 불균형, 낮은 자기 존중감(이하 자존감으로 함)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

국의 교육 사회적 환경은 오늘을 사는 아동들과 청소년의 삶에 두루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에는 자기 존중감의 상실과 청소년 자살 등으로 나타나는 생명력의 약화현상을 초래하는 것

이다.
  자기 존중감이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로운 존재로 평가하는 것, 생명체로
서 자기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상당수의 아동들이 자기 존중감과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예술

교육관계자로서 그 해법을 다양하게 궁구하여 제시할 사명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해법모색의 하나로서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예술활동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미술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수업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자존감과 예술 활동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프로그램의 목표 및 특성에 따른 미술 음

악활동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G교육대학교의 미술교

육과 교수 3인과 음악교육과 교수 3인이 공동으로 실제 현장수업에 적용 가능한 ‘아동의 자

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

발하고자 하였다. 



73

Ⅱ. 자존감과 예술 활동에 대한 고찰

1. 자존감의 개념

우리 마음의 문제나 불행의 대부분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이 첫 번째 이유가 된다. ‘자존감은 언제, 
어디서나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 다니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 느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자존감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 성공을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마음의 무게중심 추’
라고 할 수 있다(선안남, 2011).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

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자존감이란 흔히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로운 존재로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아동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할 수 있으며 이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

다(이현희, 2013, 6). 
  자존감은 ‘자신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서 ‘나는 괜찮은 사람, 사
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강하고 밝은 자기 개념에서 나온다고 한다. 자존감에 대한 정의

는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러나 안정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

며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불안, 우울, 분노, 공포 등에 민감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견

해이다. 
  따라서,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일반적인 조건과 기준에

비해 낮고, 매우 비합리적이면서 조건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존감이란 개인의 사적인 판단에 기초한 자신의 능력이나 총체적인 모습에 대

한 가치 있고 긍정적인 자기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자존감에는 어떠한 특성

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자존감의 특성

아동의 경우, 자존감은 학교생활 전반과 삶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존
감은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바

탕이 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대부분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자존감이 약간 떨어지게 되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

동 개인의 인지적․사회적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특히 이혼 가정의 경우

엄마나 아빠와의 이별, 친구나 집단 속에서의 비교와 경쟁, 성적 관계, 친구와의 인간관계

등에 의해 자존감이 변화 될 수 있다. 자존감은 학업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등에 따라 개인

차가 생기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타인의 평가는 자신의 가치와 능

력을 판단하거나 재평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때 아동에게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른들에 의해 부여된 가치 조건이라고 한다. 즉, 어린 시절이나 초등학교

시절에 의미 있는 존재인 부모나 교사 친구로부터의 칭찬이나 질책의 경험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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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한 아동은 집단생활에서 작은 실패나 타인으로부터의 질책에 크게 실망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아동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

식하면서 집단생활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존감

이 높을수록 학교나 사회생활 전반에 적응력이 좋고 문제 해결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희, 2013, 8-9).
  이와 같은 자존감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은 자존심과 구별된다. 자존감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긍정의 힘’이라면 자존심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 얻는 긍정’이라고
할 수 있다(선안남, 2011, 김준세 인터뷰 재인용).
  둘째, 자존감은 높낮이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흔히 자존감이 높다, 낮다는 기준으로

바라보기 쉽지만 자존감은 안정성과 불안정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자존감은 높지만 불안정한 사람은 타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인간관계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안정성은 그 사람의 심리적 건강을 드러내

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존감은 우월감과 다르다. 흔히 우리들은 어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거나 무언가를

남보다 잘 해냈을 때 내 자신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곤 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존

감이 동시에 높아지기도 한다. 반대로 무언가를 남보다 못하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우

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높은 자존감이라면 그 반대

로 우리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것은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선안남, 2011, 
27-28). 
  따라서 우리는 경쟁이나 비교를 통해 뛰어난 재능을 보이거나, 순간 남을 앞서는 우월감

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자존감과 예술활동의 관계

자존감이 자신의 능력이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한 가치 있고 긍정적인 자기 평가이며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과연 아동의 예술 활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예술활동은 아동의 생각이나 느낌을 미술이나 음악, 또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몸과 정신의 총체적․

조화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술활동에서 아동이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들어내는 조형행위는 지금, 여기에
있는(here and now)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작품 속에 불어 넣어 또 다른 자신의 분신을 만들

어 내는 창조의 작업인 것이다. 이 때 아동은 생명의 표현으로서 예술활동 과정에서 자신

내면속의 이미지를 이끌어내어 가시화하는 과정에 몰입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

동은 자신 속에 잠자던 예술혼이 일깨워져 새롭고 확장된 세계에 눈 뜨게 되는 것이다. 미
술활동의 신비는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현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경험에

서 비롯된 이미지가 이미지를 낳고 이것이 또한 새로운 선이나 형태로 계속 변용되어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현과정만 보아서는 교사도, 학생 자신도 결국 어떤 작품으로

완성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김성숙, 2009; 181-182). 
이처럼, 미술활동은 아동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이나 축적된 잠재적 이미지를 가시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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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내적인 생명력을 보강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따라서 즐겁게 조형 활동에 몰입하여 적극적으로 미술 활동하는 아동일수록 비교적 자기 존

중감이 높고 안정된 정서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존중감은 어린이의 미적 정서의 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

육이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인간형성의 과정

이라면, 학교미술교육은 아동에게 미술활동에 관한 기초․기본 지식과 능력을 길러주어 한

인간이 생애에 걸쳐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며 미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기체험을 확장하

고, 미적인 자기교육의 힘을 육성하여 스스로 미적 인간실현을 위한 자기성장을 돕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술활동의 목적인 자아체험 및 자기성장은 아동의 자기 존중

감 향상에 부합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활동의 궁극적

역할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

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이
다. 여기서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이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감수성, 소통능력, 이해․판단능력, 애호․존중하는 태도 등의 육성은 아동에게 스스로

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긍정의 힘인 자존감을 동시에 신장시켜 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한편,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

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

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의 교육목표는 '초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 및 활동을 선택하며,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표현력과 이해력을 신장시

키도록 한다. 또한 즐겁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기르도

록 한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 2 )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자존감과 예술 활동의 관계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로운

존재로 평가하는 자존감이 아동의 삶 속에서 즐기는 미술이나 음악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이는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의 인생설계에 생명력(살아가는 힘)의 강

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Ⅲ.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 음악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의 목표 및 특성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학교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닫는 경쟁적 학교

현실이나 부모의 이혼, 학교폭력 등으로 상처받은 아동의 심성을 회복하고 낮아진 자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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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켜주기 위한 미술․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아동의 자기 존

중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이 자신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자아체험을 중

심으로 미술․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특성은 첫째, 미술과 음악을 융합한 자신과 상호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 활

동프로그램을 지향하였다. 둘째, 아동의 긍정적인 자신감을 강화하는 미술 음악 활동프로그

램으로 구안하고자 하였다. 셋째, 관계성을 강화하는 미술 음악활동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아

동의 교우 관계 및 대인 관계의 회복을 통한 자존감 회복을 시도하였다. 넷째, 통합적인 미

술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내면의 생명력을 보강함으로써 자존감의 향상을 도모하

였다.

2. 프로그램의 구성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음악활동 프로그램은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다음의 7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 상처 입은 나- 트라우마(어린 시절 경험한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 가족이나 주위 환경

에서 받은 폭행이나 차별대우 등)
  2) 부정적인 나- 역기능적 사고(자신에 대한 주저함이나 부정적인 평가, 비합리적이고 왜

곡된 사고방식 등)
  3) 괴롭히는 나- 자책감(결과에 대한 후회나 책망)
  4) 환영받지 못한 나- 거절과 기부(감정적인 상처가 낮은 자존감으로)
  5) 악순환을 반복하는 나- 통제 불능(자기 파괴적 행동, 폭식이나 거식증, 인터넷 중독 증

상→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절망감)
  6) 인정에 집착하는 나- 관계 중독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관계중독, 타인에 의해 조정

되고, 타인의 인정에 따라 자신의 평가가 달라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7) 숨기고 싶은 나- 자기은폐(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거짓말)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사랑하며 주

위에 표현할 수 있을 때 자기 존중감이 높아짐. 자신에 대한 사랑과 확신부족은 타인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됨. (선안남, 2011,111-187). 

따라서, 아동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과대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

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키워줘야 한다. 이는 자존감을 향상하는 예술 교육을 통해 인

간관계에서 자기 마음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낮은 자존

감의 요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

서는 점차적으로 아동의 자기 존중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음의 3단계로 내용을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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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자기 존중감 깨우기

2단계 : 자기 존중감 키우기

3단계 : 상호 존중감 나누기

〈그림 1〉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 음악활동 프로그램 3단계

3. 프로그램의 내용

1) 단계별 미술 음악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동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여 학교

와 가정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활동들을 중심으로 3단계
로 구성하였다. 이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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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자존감 향상을 위한 단계별 미술․음악활동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명 하위영역 예술활동 예술영역

1

자기

존중감 

깨우기

① 나에 대한

감사

ㄱ. 색지로 감사카드 

만들기
미술/종이조형

ㄴ. 나는 멋진 소리통이야! 음악/성악

② 내가 

좋아하는 것

ㄱ. 내가 좋아하는 인물상 미술/회화

ㄴ. 신명나는 모듬북 연주 음악/국악

2

자기 

존중감

키우기

③ 자유로운 

시도

ㄱ. 사군자 자유표현 미술/한국화

ㄴ. 재미있는 작곡놀이 음악/작곡

④창의적 몰입

ㄱ. 지우개 판화 찍기 미술/판화

ㄴ. 전래동요 통합활동 음악/국악

3

상호 

존중감

나누기

⑤ 자기

사랑하기

ㄱ. 아름다운 초충(草蟲)도 미술/한국화

ㄴ. 가야금 연주 놀이 음악/국악

⑥ 주위와 

사랑나누기

ㄱ. 야채를 활용한 

점․선․면 입체조형
미술/판화

ㄴ. 동요부르기 신체 활동 음악/성악

ㄷ. 자신감을 위한       

놀이동요
음악/성악

 
 
 2) 단계별 프로그램의 개요

각 단계별 프로그램의 개요는 3개의 프로그램명과 6개의 하위 영역에 따른 각 영역별 예술

활동(예술 영역)으로 나누어 간단히 표로 정리하기로 한다.
  
(1) 1단계 : 자기 존중감 깨우기

① 나에 대한 감사

ㄱ. 색지로 감사카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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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나는 멋진 소리통이야’ 이하 12가지 활동의 개요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Ⅳ. 맺는 말

자존감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이며 자신의 능력이나 속성에 대한 자기평가이다. 
자라나는 세대인 초등학생들은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영향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와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술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향상시켜주는 일은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미술 음악교과에 적용

함으로서 아동의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인간관계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색지로 감사카드 만들기 (미술/종이조형)

활동의

의의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이 상실된 것

이므로 자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기본적인 활동을

해봄으로써 잊었던 자기 존중감을 스스로 일깨우도록 한다.

준비물
16절지 양면색도화지, 12색 사인펜 및 색연필, 크레파스, 검정

네임펜

활동 순서

1. 아동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도화지와 그림 도구를 선택한다.

2.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신체나 건강상태, 성품, 태도,

소질, 능력, 장점, 주위 환경 등에 대한 10가지 감사를 네임펜

으로 쓰게 한다.

3. 주위의 빈 공간을 아름다운 문양으로 예쁘게 꾸며 본다.

4. 완성된 감사 편지를 비행기모형이나 모자, 종이배, 종이부채

등 자신이 좋아하는 형태로 접어서 완성한다.

5. 자신에 대한 감사를 더 쓰고 싶어하는 어린이는 15감사 또

는 20감사 등 감사 범위를 확장해서 쓰게 해도 좋다.

활동 효과

‘달리기를 잘 하는 나의 튼튼한 다리에게 감사합니다.’, ‘동그랗

고 예쁜 눈에 감사합니다.’ ‘남보다 만화를 잘 그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등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나 건강,

장점에 대한 감사를 차분하게 적어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소중

한 감정을 강화하고 약화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예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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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문헌을 통해 자존감의 개념 및 특성을 고찰하고 자존감과 예술 활동의 관계를 분석

하여 규명하였다. 둘째,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 음악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아동의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존감 깨우기→자존감 키우기→상호자존감 나누기

의 3단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셋째,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미
술과 음악 영역을 통합하여 3단계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시 6개의 하위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별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2～3개씩을 구안하여 13개의 미술 음악활동 콘텐츠를 개발

하였다. 이 내용들은 미술과 음악전공분야의 공동연구자들이 그동안 실천해온 독자적인 수

업이나 교사연수 등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활동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향후, 이 연구의 성과로서 예술활동을 통해 아

동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면의 잠재력에 눈떠, 자기를 신뢰하며 당당하게 세

상을 살아가는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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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로서 미술교육과 프로그램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형숙 (서울대학교 교수)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학생을 치유

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기능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스트레스에도 매우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

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그들의 정서적, 심리적 욕구

를 해소하는 출구가 제한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주체성과 사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공격성의 표출로 야기되는 폭력행동은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 모두 동일선상에서 치

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공격성의 순화는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폭력 행

동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지만, 이러한 학교폭력 해결 프로그

램들은 학교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화

감을 조성하는 등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나 보여주기 식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잠재우기에는 그 한계가

많이 드러났다. 
  2012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며 학

교폭력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

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리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그 유형이 분류

될 수 있겠다. 학교폭력의 대상을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이라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폭력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1 본 연구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및 각주는 생략한다. 차후에 논문으로 발표될 시 보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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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그 해결책으

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인성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그 강조점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교육이 미래 사회에 합당한 인

재를 육성하기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식과 인성을 두루 갖춘 교육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밀접한 미술교육과 타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서, 이들 영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가치 가운데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가치들을 자연

스럽게 습득하도록 하여 개개인의 인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행복하고도 안전한 학교 환경

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술과 타 학

문영역과의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서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

안하고자 한다.  

II. 학교폭력의 현황과 인성교육의 필요성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교폭력에 신음하는 학교현장과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로

발행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우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현상은 학교에서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인해 문제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가고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

가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

지 학력신장이라는 당면과제에 묻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일시적인 관심을 보일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지고 있다(문용린, 2010). 
  학교폭력의 정도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

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학교폭력의 발생요인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원인을 크게 개인, 가
정, 사회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잘못된

생활태도, 상황판단의 미숙, 도덕성과 법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학교폭
력을 저지르는 가해 학생들은 폭력의 반복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자
학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이 정서적, 사회적 욕구가 가족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하게 되어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입시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은 개인의 인성과 사회성, 도덕성교육에 소홀하게 되며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생활지도가 부족하게 되어 학생들이 폭력 및 비행에 대한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정의가 설정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흉포화, 광역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연령화, 집단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과거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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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폭력 피해경험(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2008)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및 예방과 대책을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교육학뿐만 아

니라 사회학,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인접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학생들이 성

장기의 갈등과 긴장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여가문화와 시

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나 경찰의 협조체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둘러싼 유관기관

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김창군·임계령, 2010: 191). 학교폭
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는,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정부의 각 방면이 협

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스투와트 헨리(Stuart Henry)는 학교폭력에 대해 기존의 정의가 가시적인 폭력에 한정

되어 있고 언어나 심리적인 폭력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사회 전반적인 확장된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다루어질 것을 제안하였다(Henry, 2000). 또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는 학교폭력에 근절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그

에 대한 주요대책들을 수립하였다.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system)을 통하여 불건전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박효정, 2012). 학교와 경찰

의 연계제도로 학교폭력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70
년대 미국에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와 경찰

과의 파트너십(Police-School Liaison, PSLP)을 가지고 교육의 방향성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초, 중, 고등학교 중 최소 10% 이상이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교내의 안전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위해 학교와 경찰당국이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최중술, 2012). 
  학교폭력에 대한 노력 및 프로그램 개발은 미국, 노르웨이 등과 같은 외국에서 20-30
년전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

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과 의지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한
국에서 논의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들은 주로 민간차원의 기관에서 수행

되어 왔으며, 다루는 내용도 학교폭력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

을 두고 있을 뿐 학교폭력관련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

나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박효정·정미경·박종효, 2007). 이러한 학교폭력 관련 연구 및

연령별(1) 응답별(1)

2008

전체 소득수준 지역

소계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11세

　

있다(%) 61.8 68.9 63.2 60.5 58.0 65.8 59.7

없다(%) 38.2 31.1 36.8 39.5 42.0 34.2 40.3

인원수(명) 1,957,105 155,320 532,053 1,269,530 858,793 932,048 166,263

12-18세

있다(%) 39.2 40.1 49.6 38.5 37.1 42.1 34.8

없다(%) 60.8 59.9 50.4 61.5 62.9 57.9 65.2

인원수(명) 4,868,186 488,939 217,331 4,161,529 2,255,154 2,213,186 39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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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 특정 학생 대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

다는 점, 일반 교사들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단편적인 ‘듣기’ 또는 ‘보기’ 위주의 활동

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일회성으로 끝나는 점, 학생이나 교사의 역

할이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도 이들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기에 많은 부분 부족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미술교육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교과보다도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미술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

는 학생들의 정서교육차원에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 미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프로그램 개

발과 적용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교

육대상은 중·고등학생 연령의 학교폭력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학생들까지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다른 아동들을 지

배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며(정현주, 2012), 성을 잘 내며, 충동적이고 좌절을 못견뎌하고, 
피해자에 대해 공감능력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lweus, 2003). 또한 자신의

욕구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미래의 만족보다는 현재의 욕구충족을

위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이상균, 2005).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성인이 된 이후 재산상의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정현주, 2012). 
  반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심리적, 신체적 손상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정적인 산물을 가진다. 학교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로움, 우울
⋅불안 등의 내면적인 문제와 더불어 또래와의 관계상의 문제, 품행문제와 같은 외현적

인 문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수동적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

자로 구분이 가능하고, 수동적 피해자는 이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더 불안하고, 조심스럽
고 민감하며,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고통을 받는다(Olweus, 1995: 197). 반면, 공격적 피

해자들은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수동적인 피해자와 유사하지만, 가해자
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받았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

을 보이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은 학급의 다른 급우들을 자극

하게 되고,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Olweus, 1995). 다음은 학

교 폭력 피해 후 느낌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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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학교폭력 피해 후 학생들의 느낌(통계청, 2008)

사례
피해경

험없다

학교가

기 가

싫어졌

다

집밖으

로 나

가 고

싶 지

않았다

친구들

대하기

가 두

려워졌

다

분노와

배신감

을 느

꼈다

자살충

동 을

느꼈다

누군가

를 죽

이 고

싶 었

다.

가출하

였다

수치감

을 느

꼈다

혼 자

있 고

싶 었

다

기타 무응답

비율 32.1 15.3 2.5 3 7.8 3.3 3.9 0.7 4.8 3.8 10.6 12.1

폭력이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폭력은 통상적으로 신

체적, 언어적, 사회적 폭력 등으로 분류된다. 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함부로 치거나 때리

는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 피해를 주는 신체폭력, 욕하기, 협박하기, 무시하기, 놀리기와
같은 언어폭력, 그리고 따돌리기, 소문내기, 이간질하기와 같은 사회적 폭력이 학교폭력

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주의적 문화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이 집단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Richard & Hazler, 1996; Macklem, 2003; 강영혜·
이미라·박성호, 2012; 곽금주, 2008; 조남기, 김택천, 2012).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에 의하면 최

근 1년간 전체 응답자 139만명 중 12.3%인 17만 명이 학교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초등학교에서 15.2%, 중학교에서 13.4%, 고등학교에서 5.7% 로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이 다르게 나타났다(정현주, 2012)

<표 3>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개발원, 2012; 정현주, 2012)

구 분 학생 수 피해응답 수 피해 응답률(%)

초등학교 607,552 92,212 15.2

중학교 422,494 56,568 13.4

고등학교 342,443 19,697 5.7

총계 1,396,566 171,637 12.3

학교폭력의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된 것은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유해 매체와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의 증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접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보급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문자로 욕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등의 사이버폭력, 돈이나 물건 빼앗기, 강제
심부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을 모두 의미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한 가지는 가해와 피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

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어 나타나기 쉬워, 가해행동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가해자로 돌변

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중첩되어 있는 가·피해자들의 경우는 가장

복잡한 심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동시

에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김주희, 2005).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의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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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향 및 특징은 청소년의 불안정한 자아정체감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

감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가변

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그들을 바로 잡아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영역인 미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들의 분노 및 욕구불만을 순화시키고 공격성을 감소시켜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 하였다. 

III. 인성교육으로서 미술교육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는, 개인·가정·학교·
지역사회·정부의 각 방면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또한
여러 분야 간 융합과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의 내면 깊이 자리한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청소

년의 성장과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교육으로 인성교육

을 도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인성교육은 인간의 본성 혹은 심성을 실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인간관계, 도덕성
함양, 가치관의 확립, 사회성 함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성교

육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경쟁을 강조하고 암기를

통한 주입식 교육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한 관

심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인성

교육의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것이 오늘날의 교육 현실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서으이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

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

여하는 사람”등에 제시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인간상을 교육하기 위해

서는 실천적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의식이 행동화

되도록 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교육

의 요소를 소통능력, 봉사정신, 갈등 관리 능력, 배려 정신, 규칙준수, 타인존중, 관용정
신, 책임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문용린과 최인수(2010)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요소

로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의 ‘인간관계 덕목’들과 ‘도덕적 예민성’,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의 도덕적 판단력‘을 제시하였다(문용린·최인수, 2010; 김형
숙, 2012). 미술교육이 함유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의미는 이주연이 Six Pillars of 
Character(Josephson Institute of Ethics, 2009; Bones, 2010)에 기초하여 신뢰성, 존경,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한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예

술분야에서 인성교육의 핵심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미적체험, 자주성, 자기조절,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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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인식, 정체성으로, 관계적 차원에서는 배려, 관용, 존중, 공감, 신뢰, 소통, 그리고 사

회문화적 차원에서는 협동, 리더십, 글로벌 마인드, 공동체, 문화적 소양 등으로 들고 있

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미술교육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효과적이라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어왔다. 
성장기 첫 사회적 조직인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은 관계형성 기술과 사회적 기술에 어려

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은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으
로 극복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김형숙, 2012). 예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

신의 감정과 사고를 다양한 예술 형식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미적 경험과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게 한다. 예술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술경험은 풍부한 감성 계발에 도움을 주고, 미적 인식력

과 이해력을 길러주며, 심미성과 창의성을 강화해 준다. 또한 예술교육은 바르고, 아름답
고, 의의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수용하게 하고, 그것에 동화되도록 일깨워 고귀한 정신을

고양하게 하는데 기본이 되며, 심미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토양이 됨으

로써 바르고 아름다운 인간적 품성을 갖추게 한다(이흥수, 민경훈, 승윤희, 2012). 
  따라서 예술교육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신체 에너지를 발산하고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격성, 분
노, 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행동을 금지하는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청소년기의 정서를 건

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예술교육이다. 
  공격성은 인간의 본능적 에너지인 리비도에 해당하며 자기보호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이러한 감정을 억압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병리적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에너지를 발산하여야 하는데, 예술을 통한 창의적 발산을 승화의 개념으로 연결

한다(Freud, 1993). Kramer(1978)는 직접적인 공격성은 미술활동을 할 동안 건설적 에너지

로 전환된다는 것을 공격적, 폭력적 아동, 청소년과의 사례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 
Bandura는 공격성은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모방,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본다(Nolting, 1989). 
미술작품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에너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무반성적으로 헤집었던 욕구들에 객관적으로 마주서기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벗어

나게 된다. 즉 예술은 감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을 감각적인 것의 구

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학교폭력은 에너지가 넘치는 청소년기에 내재된 공격성을 자연적, 유연한 분출이 아닌

억제되고 억압된 에너지로 제한함으로써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정, 학교, 사회
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사용의 영향으로 말초적 감각기능이 확대되고 건강

한 정서 표출대신 왜곡된 성인문화와 행동을 모방하는 학습된 공격성이 폭력적이고 배타

적 행동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청소년기의 폭력, 공격성, 분
노 등을 처벌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이러한 정서와 행동양식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발현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주목 받아야 한다.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

의 순화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특히 미술은 개인적 차원에서 심미적 성장, 감정 및 정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Lowenfeld & Brittain, 1975). 또한 미술은 청소년들이 타인, 집단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

적 관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정현주, 정여주, 김나영, 2005; Dewey, 2003; 
Richter,1987). 또한 예술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긍정적, 부정적 정서들을 표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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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서순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미술활동과 체험은 심리적 문제, 갈등, 소외감, 위축
감, 소망 등을 시각언어인 미술로 투사(Rubin, 2005) 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창의

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미적 활동은 청소년

들에게 감수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시각문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이해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심미적 성장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집단 미술활동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미적 성장은 예술을 통한 인성적 성장

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폭력 피해 및 가해에 대한

주제들을 미술의 주제로 확장하여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해

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체중심 미술교육은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시설(미술관, 박
물관)이나 문화유적지 등에서 학습자와 지역 주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

램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주제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김
형숙, 2009). J.Ulbricht에 따르면, 지역사회 미술교육(Community-Based Art Education)의 범

위는 지역주민들과 위험에 처한 청소년, 노숙자, 노인, 장애인, 영재, 죄수를 포함한 특별

한 그룹들, 그리고 주류의 K-12(미국의 정규 중등교육과정)수업에 항상 포함되지는 않았

던 그 밖의 사람들, 즉 소외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Ulbricht, 2005). 또한, 강윤정과 노용(2010)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체중심 미술

교육은 지역을 미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가

치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술교육의 커리큘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공공의 선을 위해 직접적인 참여를 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의 문

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궁극

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강윤정·노용, 2010).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미술교육이 기존의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과 관점의 접근이라고 보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안인기에 따르면, 
지역사회 미술교육은 사회정의를 위한 미술교육의 다양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정의를 위한 미술교육은 집단 구성원 중의 타자, 소수자, 예외자와
관련된 것이거나 특정한 쟁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부당한 대우와 관례 등을 타파하거나

극복하려는 목적을 갖는다(안인기, 2011). Anderson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미술교육

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적·전문적·개인적·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성취하

기 위한 기회를 얻고 사회적 공정성을 향상하는 예술형식, 시각적 인공물, 퍼포먼스, 교
육활동을 지향한다고 하였다(Anderson, 2010; 안인기, 2011). 
  이와 같이, 사회정의 실현으로서의 공동체중심 미술교육의 교수법에 있어서는 형식주

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도구주의적 관점과 비판교육학 등을 수용함으로써 매우 포괄적인

주제와 실천들을 포함한다. 교수법 가운데 대표적인 양상인 대화적 교수법, 행동주의적
공동작업, 미디어 활용, 봉사학습을 꼽았다. 이렇듯,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을 활용한 다양

한 형식의 예술체험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들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학생들 간 소통을 통해 정서순화 및 인성함양과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

으며, 더 나아가, 예술체험활동 과정에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

으로써 미래를 설계하고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아정체감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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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V.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1) 자존감과 문제해결력 향

상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2) 직접 체험하는 활동 중심의 실천적 프로그램, 3) 치료적 방

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4) 학생들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한 실제적 프로그램, 5) 
정서안정에서 문제해결력 기르기까지의 스펙트럼식 프로그램, 5)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

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었다. 
  본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감정조절 능

력,’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비폭력적이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갈등 해결 능

력,’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감 능력,’ 공동체 내에서 원만한 관

계 유지와 원활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수

용하며 하나 될 수 있는 ‘화합 능력,’ 정직하고 의로운 태도의 ‘정의,’ 따뜻하고 넓은 마

음의 ‘관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핵심적인 역량들의 계발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가지고 문

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활동 속에 녹여진 아리

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정당한 힘의 행사’와 ‘중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당한 힘과 폭

력을 구분하여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 일방적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직접 체험하는 활동 중심의 실천적 인성교육을 추구한다. 이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 중심의 실천

적 프로그램은 예방적 차원과 치료적 차원에서 미술체험 워크숍, 미술관-박물관 답사 등

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정서안정 에서 감정조절에서부터 평화적 갈등해결 및 문제해결력을 기

르기까지의 폭넓은 스펙트럼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

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 교육의 대상자를 미경험자에서부터 방관자, 피해자, 가해지지자, 가해자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유기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습자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균형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앎과 삶을 연결하며 이성과 감성을 연결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의 지식들, 개인과 사회, 자기와 자아간의 관계를 변

용시킬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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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유를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이상에서 논의한 미술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 
  첫째, 즐거움과 흥미 및 미적 감각 경험 가능. 폭력의 중심에는 좌절감, 왜곡된 쾌감과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무감각이 만연되어 있다. 예술은 다양한 감각적 매체

와 주제 및 기법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유희적,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긴장감을 감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시켜 미적 감각을 활성화 시킨다. 미술프로그램에
서는 콜라주(collage)기법, UCC(User Created Contents)만들기, 판화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은 창작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내 안의 보물지

도” 수업에서 학생들의 소감을 보면 “재미 있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참여학생 12명
중에서 10명, 2명은 “열심히 해야겠다,” “노력해야 겠다”라는 반응도 각각 나타냈다. 이
처럼 자기 표현을 통해서 미술은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기법으로 아

이디어를 유희적이고 상징적으로 시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정서 표출

과 정서적 해방감을 느끼도록 한다. 
  둘째, 문제인식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 미술의 창의적 활동 과정과 미술 감상 및 개방

적 마음으로 나눔을 가짐으로써 미적 활동경험에 대한 의미와 즐거움뿐만 아니라, 폭력
의 원인, 폭력분출에 대한 문제인식과 폭력 감소 이유와 방안에 대한 통찰력과 해결능력

을 갖도록 한다. 미술작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사회를 풍자하는 작품들을 제작하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셋째, 유희적, 협동적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함양. 폭력에 대한 금지나 억

압을 제시하는 지시적 학습방법이나 규칙을 정하여 위반하면 벌칙을 주는 경직된 방법이

아니라, 미술을 통한 자발적, 유희적, 탐색적 학생중심 활동은 긴장, 스트레스, 좌절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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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축감,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공동의 감정코드를 공유하게 되며

문제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집단 활동을 통한 타인 이해의 폭이 다양화됨으로써 책임감, 
협동적 관계,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다. 미술작품을 제작할 때, 4-5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협동적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공감과 소통의 장 경험. 최근 집단따돌림처럼 심각하고도 다양화되는 폭력 형태

의 이면에는 청소년들의 좌절감, 분노, 소외감, 무기력, 불안 등의 정서가 팽배한 상태이

다. 이러한 상황에 공감과 소통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미술은 폭

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폭력성이 잠재된 많은 학생들의 공통된 현상인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는 상황을 시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
들의 고민, 감정 표현을 언어적이거나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표현하여 공유함으로

써 서로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개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다섯째, 자아탐구를 통한 인간 존엄성 인식. 미술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당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를 비관하여 쉽게 자신을 포기해버리지 않게 되고, 내 자

신이 소중한 만큼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의 소중함도 함께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연

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의 인성이 길러지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된다. 친
구들과의 협동학습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이루는 인성이 길러진다. 미술작품을 제작하면

서 자신이 제작한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작
품제작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

록 하였다. 
  여섯째, 신뢰, 존중 의식 함양. 미술의 자기표현을 통해 학생들은 공감과 소통 가능성

을 배움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나아가 신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폭력성을 감소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인성교육에도

기여한다. 
  학교폭력 치유를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collagoration)은 큰 자원이 되었다. 지역의 구청 및 경찰서, 그리고 중등

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정 학생들의 협력체제는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노출된 학교폭력

을 예방하기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행하는데 핵심적 네트워크이다. 이러
한 체제는 지역 공동체와 학교,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collaboration)의 기본적 구조

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경찰과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본 연

구에서도 적용되었으며, 이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

었다. 학교폭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찰관들 미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 보

는 시간으로 심리적인 치료나 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하였다(박상
호, 2013). 
  또한 미술교육 대학원생들에게 관악구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치유를 목적으로 진행하

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외계층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더욱 효과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미술교육 대학원생들과 관

악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본 프로그램은 지역경찰서가 보

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인원을 확보하여 예술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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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통하여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다. 

V. 결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아 향상

되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도 인터넷과 휴대

폰 등과 연관되어 확산되었으며, 시각문화에 즉각적으로 노출되어 반응하게 되는 생활환

경에 접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대중 매체의 발전은 기존의 TV와 영화 등 전통적 매

체 이외에 신종 사이버 남용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폭력적 비디오 게임기를 통해 청

소년의 제어되지 않는 본능을 폭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으며, 사이버상의 활발한 접

속은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시각문화 환경 속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미술교육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다. 
  첫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무너져버린 청소년들에게 본 연구는 그들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술프로그
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산함으로써 내적 갈등과 고

통을 예술적 결과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미술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전인으

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인성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인재에게 창의성

과 더불어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로서, 우리 교육정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교육

의 근본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측

면의 발달을 도모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고 행복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데 일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예술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술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

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미술교육의 역할의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

색하는 후속연구를 촉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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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의 사회적 역할

-음악치료를 중심으로- 

문지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I. 서론

최근 교육 및 치료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서 행동 문제들

은 가족, 학교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주의 산만 및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 행동, 인터넷(스마트 폰) 중독, 학교 폭력 등을 포함한 문제 행동들의

경우 높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취약성이 가져온 정서 행동 문제로 볼 수 있다(이은희, 김남
숙, 2011; 이희정, 2010; 임은미, 정성석, 2009; 조성희, 박소영, 2010). 정서 행동 문제를 경험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보건복지부, 2009b), 이들의 정상적 발달

을 위한 사회적 개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초기 개입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부터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a, 2009b).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시위주 교육의 부작용, 전인교육의 부재에 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은 향후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인기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동 및 청소

년기 정서 행동 문제들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고 만성화 되면 병리적 문제로 확대되어 정

서행동장애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서

적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 등 정서 행동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관리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세현, 2010; 손혜
정, 2009; 이에스더, 홍정은, 2012; 최애나, 2007). 
  학교 현장에서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방과 후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방과 후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가정과 학

교, 사회가 연계하여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 정서 및 행동

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이에스더, 홍정은, 2012; 정현주, 2008). 예술
치료란 예술매체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 창의적, 승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개인 내면에 존재

하는 생각, 감정, 느낌을 예술적 경험 내에서 다루어 주는 것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시행될

때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창조적 표현력과 통찰력을 키움으로써 통

합적 인격 형성에 목적을 두게 된다(이근매, 2010, 2011; 정현주, 2008; 한미희, 2013)). 즉,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심리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를 목적

으로 음악, 미술 등의 예술 매체를 사용하여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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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전반적 성장을 돕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정현
주, 2008).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예술매체의 치료적 특성을 살려 기존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는 달리

차별화된 접근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예술치료 프로그램들은 치료적

으로는 예술매체의 치료적 특성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서 함양, 부적절한 행동 감소

등을 통해 그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교육적으로는 예술 매체의 교육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키고 학습 수행능력과 학습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김택호, 배숙경, 2013; 정현주, 2008; 조용태, 2009).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대상은 성장과정이나 환경적 문제로

인해 공격성, 과잉행동 및 주의력 결핍, 무기력, 불안, 우울, 비행, 등교 거부 등과 같은 정서

행동 문제를 보여 학교 생활, 또래 관계 등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다. 또
한, 목표는 심리 정서적․행동적․인지적 변화를 통한 학교 생활 적응, 또래관계 개선과 학

습 능력 및 학습 효율성 증진 등에 초점을 두어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

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둔다(김택호, 배숙경, 2013).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서 행동 문

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발적

인 경험을 독려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자기 수용 능력, 학습 동기, 학습 기

술 및 개념, 사고 능력, 갈등 대처 기술 등의 향상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삶 속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음악은 훌륭한 치료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인 음악을 통해 내면의 탐구 및 인식 그리고 심리적

변화 및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 음악은 이들의 신체, 심리, 사회, 운동 영역에 작용하여 정서 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

룰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수준의 음악치료 활동이 내적․

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악치료는 음악의 치료적 특성을 사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정서 행동 문제로 말미암아 학

교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변화와 행동 수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

로는 심리 정서적 안정, 타인과의 관계의 확립 및 발전, 학습 수행력 증진 등을 가져와 학교

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도와준다(김수지, 2012; 김진애, 최애나, 2007; 김택호, 배숙경, 2013; 
이근매, 2010, 2011).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음악
만들기 등과 같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의 과

잉 행동 및 공격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 행동의 감소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내현

화된 문제 행동의 감소도 가져올 수 있다(박명숙, 이미자, 천성문, 2008; 김상철, 김영숙, 이
현림, 2007; Chong & Kim, 2010; Jackson, 2003). 이에 본 연구자는 음악치료에 대한 개념 정

립을 통해 음악치료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음악치료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 행동 문

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적용을 제안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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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음악치료의 개념

음악치료는 ‘음악’과 ‘치료’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영역의 혼합물로 예술과 과학이 가지는

상반된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치료는 예술의 속성인 주관성/ 개인
성/ 창의성/ 심미성과, 과학의 속성인 객관성/ 보편성/ 재현성/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치료가 시행되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음악 그리고 치료사 간의 역동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최병철, 2006). 음악치료는 예술과 과학과 교류적 과정의 세 가지

영역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음악치료에 내재된 이러한 복합성이야말로 음악

치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음악치료를 학문과 임상 분야로 뿌리 내리게 한 미국음악치료협회

(AMTA: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에서는 음악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

다. ‘음악치료는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복원(rehabilitation), 유지
(maintenance), 향상(habilitation)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치료사가 치

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

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를 받는 개인이 자신과 주변의 세계

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최병철, 2006. 재
인용). 이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음악치료가 치료적 목적을 가진다’는 것과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음악치료가 ‘복원 또는 재활’의 목적으로 시행될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 질병이나

장애로 손상된 것을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을 방과 후 음

악치료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보면, 정서 행동 문제로 인해 가정․학교․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해 이전의 기

능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적응적인 행동 및 결핍된 기

능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해 학습 기술, 사회 기술 등의 학

교 생활에 필요한 적응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은 ‘향상’시키는 음악치료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음악치료가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의 변

화는 심리 정서․행동․인지 영역의 변화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 향상, 자신감 향상, 사회성 발달, 관계의 확립

및 발달, 대인관계 능력 증진, 부적절한 행동 감소, 주의집중력 향상, 학습능력 증진, 통찰력
획득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는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여 가정․학교․사

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음악치료협회에서 내린 음악치료 정의에서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체계적인 치

료의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치료가 결과 중심의 일회성 치료 형태가 아닌, 구
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가는 과정 중심의 치료라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비언어적 수단인 음악을 사용하

여 감상하고,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서 행

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의 충동 조절, 자기 표현력 증진, 대인교류 기술 발달,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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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기술 습득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는 감상․연주․창작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방법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심리 정서적인 부

분 뿐 아니라 학습적인 부분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은

음악의 심미적인 특성과 음악적 사고 과정을 통해 억압된 감정과 에너지를 탐색하고 창의적

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긴장을 이완시키

고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게 하며, 내재된 긍정적 에너지를 자극시켜 무기력감이나

무가치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음악치료 활동을 통한 새로운 경험은 만족

감과 성취감, 자신감과 자긍심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2.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시행될 수 있다.

1) 부정적 정서 감소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대다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감, 수치심 등

부정적 정서를 보인다. 이들은 동기 및 의욕을 상실한 상태로 낮은 자존감 및 자기 위축을

보이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비판적 시각과 부정적 사고를 갖는 경우

가 많다. 또한 무기력감을 느껴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고 활동 수준도 낮아지며 타인과의 의

미있는 상호교류를 피하는 등 사회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적 기제가

자연스러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을 표출하게 되어 이로 인해 또래

관계 형성 및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음악치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 문제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은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타인
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치료사와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유경미, 조용태, 함현진, 2007). 음악을 연주하고 만들어가는 경

험을 통해 내재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음악이 가진 비언어적 특성을 통해 표출시키도록 함으

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음악이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그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다루고, 다양한 음악치료 활동 안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2) 상호 교류 기술 향상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긴장,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등과 같은 심

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과 적절하게 교류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해 타인

과의 관계에 문제를 갖게 된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 교류 경험을 가져오는 요인 중 공

감능력은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Cohen & 
Strayer, 1996). 공감능력은 학교 폭력, 따돌림 등 또래 집단 내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으

로 지적되고 있고, 정서표현은 타인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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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공감능력 및 정서 표현 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oone & Buck, 
2003; Lomas, 2012; Sahin, 2012). 
  음악치료는 적절한 상호 교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룹 음악치료 활

동 안에서 공통적인 관심 또는 주제를 다루는 작업을 하며 그룹 구성원들 간 음악적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인의 감정과 생각, 느낌을 나누게 된다. 그룹 음악치료 활동은 집

단 역동을 경험하고 적절한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타인과 관계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공통의 관심이나

주제를 다루는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그룹의 역동성을 느끼고, 감정 이입 및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게 하여 타인과 적절하게 교류하고 관계를 정립할 기회를 제공한다(김상철, 김영숙, 
이현림, 2007). 음악적 경험을 통한 타인과의 긍정적 교류는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이전
에는 경험하지 못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소극적인 성향으로 인해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음악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획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김진애, 최애나, 
2007). 

3) 충동 조절능력 증진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들은 대개 부정적 정서가 외현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에너지가 충동적 / 공격적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타인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기술에 문제를 나

타내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 관계, 사회적 유능감, 심리적 안녕감 등의 내적 역량

강화는 감정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발달하므로(Eisenberg, Liew, & Pidada, 2004; Zhou, et al, 
2008), 감정 조절의 실패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음악 감상의 경험은 감정을 상승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뇌영

역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Menon & Levtin, 2005). 그러므로 감상하는 동안 충동과

관련된 에너지를 조절하고 그 에너지를 음악적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타인과 같이 연주하거나 만들어가는 그룹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타인을 인식하고, 
그룹에서 용납되고 기대되는 행동과 규율을 따름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
상철, 김영숙, 이현림, 2007; 김택호, 배숙경, 2013).  

4) 학습 동기 유발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학습부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들은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수행 및 성취에 어려움을 갖는다. 
이들의 학습 부진은 주로 학습에 대한 태도 및 동기 결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또래

들보다 문제 해결 속도나 반응 시간이 느린 경우가 많아 학습의 상황에서 불안과 긴장, 실
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불안한 정서가 지속되게 되면 학습 동기를 상실하고 자신감․

자긍심 저하,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긍정적인 피드백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격려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제공한다면 불안과 긴장 감소, 학습 동기 증가, 나아가 자신감 / 자긍심 증진으

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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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치료는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음악이라는 즐겁

고 안전한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여

실패감을 극복하고 자신감 / 자긍심을 획득하도록 한다(김정규, 김희성, 2012; 방성아, 이은
희, 2012; 서아름, 이드보라, 2012). 또한 음악 안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이전에 경험했던 부

정적 피드백에서 얻어진 내면적 상처를 치유하여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

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악치료는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동

기를 유발하고 잠재된 학습 능력을 촉진시켜줄 수 있다. 
  구조화에 음악치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의 형식과 구조 안에서 학습 기술에 필요한

인지력과 이해력, 주의 집중력과 지속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어 학습 능률과

수행력 증진에도 효과적이다. 음악치료 활동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은 청각, 시각, 촉각, 운동
감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을 사용하므로 감각 수용, 감각 지각 및 통합에 영향을 미치어 학

습에 필요한 기술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음악 요소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 예를 들어 악기

음색에 대한 지각 및 구별, 시각적인 자료를 해석하고 소리로 환원하는 작업은 추상적 정보

를 구체화시키는 고도의 인지기술을 요구하므로 지각력과 구별력을 강화시키고, 과제 수행

력과 문제 해결력,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듯 리듬의 시간적 구조와

선율이 공간적 구조,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지닌 추상적 개념들을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습득하고, 형식과 전개를 통해 음악을 완성해가는 활동은 추상적 그

리고 구체적 사고 과정을 증진시킨다. 

III. 결론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치료적 / 교육적 접근을 통해 정서 행동 문제

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정서, 행동, 사회, 인지 영역을 지원하고 긍정적 정서를 함

양시켜 건강한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음악 안에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적절하게 표

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에 필요한 동기와 태도를 강화시켜 자기 실현을 경험하게 한다. 
즉,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정서 /행동 /사회 /인지 등의 영역에 효

과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고 교육적 잠재력을 극대화시킴으

로써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도록 한다. 이렇듯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을 위

한 음악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은 내적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정서 행동

문제 예방 및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정서 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및 청소년 뿐 아니라, 정서 행동 문제

를 보이지 않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다. 음악은 안전한 의

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 또는 의식에 있는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등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여 심리적 지지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인정되면서 수요가 점차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면

서 치료사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현장과 연계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화 전략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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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향후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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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장 보 경(전주예술중학교)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러한 스트레스 지각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 수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

다. 그 동안 국내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규명함으
로써 청소년기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이해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명희, 이수연, 2013; 노충래, 김설희, 2012; 류정희, 이명자, 2007). 
심리적 안녕감이란 삶의 질이 높은가를 말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
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Ryff, 1989). 예를 들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

절하는 능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다(김명
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이처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곧 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신체활동을 포함한 무용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구인자, 2001; 변
해심, 노재헌, 2011; 서진교, 박장근, 서정윤, 1999; 신정희, 2011; 신혜숙, 2007; Alpert, 2011)뿐
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khardt & 
Brennan, 2012; Connolly, Quin, & Redding, 2011; Hui, Woo, & Chui, 2009).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무용참여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른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주
요 사회심리적 요소들을 규명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소들 가운데 자아탄력성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강명희, 
이수연이은석, 김성회, 2012;, 2013; Ager, 2013; Bhamra, Dani, & Burnard, 2011). 
자아탄력성이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활용하여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Fletcher & Sarkar, 2013. 김미향과 김성회

(2010)에 의하면, 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초기 전화기로서 신체적, 심
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발달학적 위기나 갖가지 어려움으로 일탈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중학생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적응을 잘하고 위기에 잘 대처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한다.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밝힌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민석과 임승엽

(2012)은 여가활동 참가자들의 자아탄력성이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박원주와 이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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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장애를 완화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들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

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지연, 정봉교, 201; Davydov, Stewart, Ritchie, & Chaudieu, 2010; 
Wagnild, 2009; Zautra, Arewasikporn, & Davis, 2010; Zolkoski, 2012).
최근 무용 분야에서도 자아탄력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무용능력 성취(권묘정, 2010), 정서적 신체적 소진증상 완화(성소영, 
2013), 무용만족과 지속의도(조희진, 전형수, 권송호, 2013; 최소빈, 양지수, 2012)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까지 무용전공자와 참가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무용참가에 따른 중학

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가정된다.
더욱이 몇몇 연구는 자아탄력성 외에도 사회적 지지가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수업시간에 주요 타자들(교사, 또래)
에 의해 제공된 자원으로서 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고 좌절(학습의 어려움)을 극복

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노충래, 김설희, 
2012; 원두리, 2011; 이옥형, 2012; 이자영, 최웅용, 2012; Harber, Cohen, Lucas, & Batles, 2007; 
Lincoln, 2000; Nurullah, 2012). 즉, 수업시간에 교사와 또래로부터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받느
냐에 따라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노충래, 김설희, 2012).
무용 분야에서도 일부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신체활동(댄스스포츠, 여가활동, 생활무용 등) 참가자들의 정신건강(박영숙, 
2005), 심리적 안녕감(서진교 등, 1999; 신혜숙, 2007), 아동의 신체 존중감(장지혜, 2008)과 관
련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무용수업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

감이나 다른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가령, 아동의 자아탄력성
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송경영, 김영희, 황성실, 2011),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1; 이옥형, 2012; Lincoln, 2000; Nurullah, 2012)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무용수

업에 참가하는 중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밝힌다면, 
앞으로 무용을 통해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

수-학습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표현활동 수업경험이 낮은 중학생과 참여경험 수준이 높은 중학

생들 간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무용교사와 또래로부터 지각된 사

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표현활동 수업경험이 낮은 중학생과 참여경험 수

준이 높은 중학생들 간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무용교사와 또래로부터 지각

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은 기

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설정된 가설적 연구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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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자중학생 423명을 편의표집하여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28명
의 여학생들이 이중응답, 무응답, 그리고 기타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됨에 따라 395명의 설

문지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학생들의 나이는 12세에서 15세까지의 범위로 분포하
며, 전체 평균 나이는 13.23세(표준편차=1.04)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여자 중학생들의 학년, 표
현활동 선호도 및 표현활동 경험 수준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1) 자아탄력성 질문지

김미향과 김성희(2010)가 남녀 중학생용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아탄력성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질문지는 긍정적 사고 10문항(내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해
결 9문항(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있다.), 친밀행동 7문항(나는 다른 사람
들과 잘 사귄다.), 감정조절 6문항(나는 누가 화나게 해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율행

그림 1. 연구모형

변인 사례수 %

학년 1학년 184 46.6

2학년 49 12.4

3학년 162 41.0

표현활동 선호도 좋아하지 않음 18 4.6

보통 230 58.2

좋아함 147 37.3

표현활동 경험수준 낮은 집단 151 38.2

높은 집단 244 61.8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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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7문항(나는 내 자신에게 필요해져야만 일을 시작한다.)을 측정하는 5요인 39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로 응답하며, 자율행동
을 측정하는 7문항은 모두 역산하여 처리된다. 각 문항의 평균점수가 높으면 자아탄력성 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지지 질문지

노충래와 김설희(2012)가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사회적 지지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질문지는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3문항(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

는 편이다), 또래와의 관계를 묻는 3문항(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리
고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3문항(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을 포

함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현활동 수업과 관련된 교

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지지를 제외하고 6문항이 이

용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반응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3) 심리적 안녕감 질문지

류정희와 이명자(2007)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의 국문판 심리적 안녕
감 질문지(Ryff, 1989))가 사용되었다. 국문판 질문지는 자아수용 6문항(나 자신에 대해 자부

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자율성 6문항(나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
이다), 환경에 대한 통제 3문항(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삶의 목적 3
문항, 개인적 성장 3문항(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을
포함하여 총 28문항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7개의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처리되었다. 학생
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1=전혀 아니다"부터 "6=매우 그렇다"까지로 응답하며, 평균점수가 높
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연구절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설문조사가 가능한 2개 중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방과 후 예술(무용)강사에게 개별적으로 이번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설문지 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설문조사 일정을 협의한 후, 본 연구자와 예술(무용)강사들이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설문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 기입

법으로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설문지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음도 설명되었다. 설문조사는 표현활동 수업이 끝

나기 직전 15분 전 무용실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는 현장에

서 모두 회수되어 전산 처리되었다. 설문지 작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0분에
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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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IBM SPSS 21과 AMOS 2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
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정상분포와 다중공선성 가정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그리고 문항 내적 일관성 분석(Cronbach's ɑ)이 실시되었다. 둘째, 표현활동 수업에 참가하는

중학생의 표현활동 경험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일원 다변량 분석(One-way MANOVA)이 실시되었다. 셋째, 중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structural equation analysis)이 실시되었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ɑ=.05로 설정되었다. 

III. 결과

1. 기술통계

13개의 측정변인에 대한 반응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Cronbach's ɑ로 추정하
는 문항 내적 일관성 계수는 <표 2>와 같다. 5점 척도상에서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의 평균점

수는 3.15에서 3.80까지이며, 또래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각각 3.42와 4.02로 나타났다. 6점
척도로 응답하는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3.23에서 4.35까지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는 -.580에서 .241까지, 첨도는 -.642에서 .702까지로 각 기준치인 2.0과 4.0을 초과하지 않
아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835에서 .853까지로 나타났다.

변인 반응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ɑ
긍정적 사고 1.50-5.00 3.80 .78 -.257 -.642 .835

문제해결 1.11-5.00 3.39 .77 .126 -.053 .841

친밀행동 1.00-5.00 3.68 .82 -.289 -.167 .836

감정조절 1.00-5.00 3.68 .82 -.289 -.167 .836

자율행동 1.33-5.00 3.15 .67 .110 .483 .852

또래 지지 1.00-5.00 3.42 .72 -.151 .040 .852

교사 지지 1.00-5.00 4.02 .81 -.580 -.029 .843

자아수용 1.00-6.00 3.23 1.05 .035 -.630 .852

긍정적 대인관계 1.00-6.00 4.28 .99 -.234 .037 .840

자율성 1.71-6.00 4.35 .90 -.138 -.587 .839

환경에 대한 통제 1.17-6.00 3.58 .68 .241 .702 .848

삶의 목적 1.00-6.00 3.62 1.12 -.020 .081 .853

개인적 성장 1.00-6.00 4.12 .96 -.047 -.212 .849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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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변량 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 1(표현활동 수업경험이 낮은 중학생과 참여경험 수준이 높은 중학

생들 간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다변량 분석이

실시되었다. 표현활동 경험수준에 따른 고저 집단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먼저, 각 집단 간 자료의 변량-공변량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Box's 
M=15.75, 유의확률은 .415로 유의수준 .05보가 크므로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다변량분석
의 검정 결과, Wilks' Lambda=.717, F(10,778)=79.81, p=.001로 표현활동 경험 수준에 따른 자

아탄력성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어서 단변량 효과검정으로 자아탄력성 하위

요인이 집단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이 집단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즉, 표현활동 수업을 많이 경험한 중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 사고, 문제
해결, 친밀행동 및 자율적 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현활동 수업경험
이 낮은 중학생과 참여경험 수준이 높은 중학생들 간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3. 상관분석

각 변수들 간의 관계 크기는 <표 5>와 같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은 사회적 지지 요인들
과 .11에서 .52까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들과는 .13에서 .46까지
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과 .10에서 .45까지로 정

변인
낮은 집단 높은 집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사고 3.70 .78 3.86 .78

문제해결 3.24 .81 3.49 .73

친밀행동 3.62 .81 3.71 .82

감정조절 3.18 .68 3.34 .67

자율행동 3.37 .71 3.45 .72

표 3. 표현활동 경험 수준에 따른 집단별 자아탄력성 요인의 기술통계

변인 F 자유도 P 

긍정적 사고 645.56 2/393 .001 .05

문제해결 913.90 2/393 .001 .05

친밀행동 971.01 2/393 .001 .05

감정조절 300.91 2/393 .001 .05

자율행동 465.08 2/393 .001 .05

표 4. 표현활동 경험수준에 따른 단변량 효과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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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0 이하의 계수를 보여 다중공

선성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1) 연구모형 평가

마지막으로무용교사와 또래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모형의 적

합도는 , CFI(≥.90), TLI(≥.90), RMSEA(≤.08)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표 6>은 각 경로간

변인 1 2 3 4 5 6 7

1. 긍정적 사고 1

2. 문제해결 .71 1

3. 친밀행동 .60 .59 1

4. 감정조절 .43 .45 .47 1

5. 자율행동 .19 .11 .12 -.13 1

6. 또래 지지 .43 .40 .52 .20 .11 1

7. 교사 지지 .35 .37 .34 .31 .04 .49 1

8. 자아수용 .65 .54 .54 .39 .08 .45 .37

9. 긍정적 대인관계 .43 .32 .46 .13 .38 .41 .22

10. 자율성 .30 .23 .29 -.03 .36 .26 .15

11. 환경통제 .28 .09 .16 .02 .39 .15 .10

12. 삶의 목적 .29 .19 .17 .17 .42 .13 .16

13. 개인적 성장 .24 .13 .09 .04 .46 .16 .13

표 5.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계수

변인 8 9 10 11 12 13

1. 긍정적 사고

2. 문제해결

3. 친밀행동

4. 감정조절

5. 자율행동

6. 또래 지지

7. 교사 지지

8. 자아수용 1

9. 긍정적 대인관계 .36 1

10. 자율성 .24 .43 1

11. 환경통제 .22 .39 .35 1

12. 삶의 목적 .23 .38 .26 .33 1

13. 개인적 성장 .11 .32 .33 .51 .47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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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회귀계수(Estimate), 표준오차(standardized error; S.E.), 기각치(critical ratio; C.R.), 유의
수준(P), 그리고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RW)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연구모형에 설정된 3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토되었다.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자아탄력성에서 사회적 지지에 이르는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는 2.944(p<.001), 사회적 지지에

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는 .197(p<.05), 그리고 자아탄력성에서 심리
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는 2.035(p<.001)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591.09, df=62, p=.001, TLI=.904, CFI=.925, RMSEA=.074로 모든 지
수가 그 기준치를 충족하여 수용할 만하였다. 이어서 연구모형에 설정된 3개 잠재변인들 간

의 구조적 관계에서 내생변수의 설명량을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47%,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은 사
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에 의해 50%의 설명력을 각각 보였다. 각 경로의 표준화 계수와 다중
상관자승 값은 <그림 2>와 같다.

2) 매개효과 검증

무용교사와 또래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과효과가 분해되었다. 연구모형에서 각 경로의 총효과, 직
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표 7>에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다. 이 연구
에서 주요 관심은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

하는데 있으므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평가되었다. 이를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은 .022로 유의하였다.

경로 Estimate(SRW) S.E. C.R. P

자아탄력성→사회적 지지 2.944(.683) .788 3.738 .001

사회적 지지→심리적 안녕감 .197(.224) .085 2.318 .020

자아탄력성→심리적 안녕감 2.035(.535) .630 3.231 .001

표 6.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의 결과

그림 2. 연구모형에서 각 경로간의 직접효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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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크기가 산출되었다. 먼저, 총효
과 모형에서 자아탄력성으로부터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2.386(S.E.=.64, C.R.=3.72, p=.001, =.676)이었다. 따라서 총효과 모형과 부분 매개모형 간 경

로계수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크기는 14.7%로
나타났다(2.035- 2.386/2.386=.147).

V. 논 의

표현활동 경험수준에 따라서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수준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다변

량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표현활동 수업에 2학기 이상 참여해온 여학생들이 1학기 이

하의 여학생들과 비교하여 긍정적 사고, 문제해결, 친밀행동, 감정조절, 자율행동 등 전반적으
로 자아탄력성 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표현활동 수업참여가 학생
들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론 이 연구는

실험을 통해 표현활동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 중 일

부는 무용수업과 관련된 연구들에 의해 일부 지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표현활동의 효과를 검증한 박중길과 안은희(2007)는 표현

활동 수업이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무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물을 분석한 김화숙(2010)은 무용이 정서조절 향상과 정적으

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비록 무용을 포함하여 표현활동 경험수준 또는 참여기
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지만, 다양한 무용활

동 참여경험이 자아탄력성 증진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일관

되게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용경력이 많은 고등학생일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고(권묘정, 2010), 무용학
습 참여가 자아탄력성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김호정, 2010; 이건미, 2008; 임정미, 이유진, 오
레지나, 2011; 조희진, 2013; 조희진, 전현수, 권성호, 2013; 최소빈, 양지수, 2012; Alpert, 2011; 
Burkhardt & Brenan, 2012; Harris, 2007), 방과후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참여가 자아탄력성 증

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연숙, 2006).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표현활동 학습경
험이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
후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학생들이 표현활동 시간에 무용교사와 또래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들의 자아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아탄력성→사회적 지지 2.94 2.94 -

사회적 지지→심리적 안녕감 .19 .19 -

자아탄력성→심리적 안녕감 2.61 2.03 .58

p<.05, p<.01

표 7. 연구모형의 인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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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를 통

해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중학생들
이 표현활동 시간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의 역할을 함으로써, 연구가설 2는 일부분 지지되었다.
무용 및 표현활동 수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연구도 현재까지 보

고된 적이 없지만, 일부 연구는 댄스스포츠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
으며(박영숙, 2005), 자아탄력성이 방과후 여가스포츠 참가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
련이 있으며(변해심, 노재현, 2011; 서진교, 박장근, 서정윤, 1999), 요가 프로그램이 무용전공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신정희, 2011). 외국의 연구자

들도 무용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학생들과 성인들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과 강한 관련이 있다

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Connolly et al., 2011; Gardner et al., 2008; Hui, Woo, & 
Chui, 2009; Kelly & Cook, 2007; Quin, Frazer, & Redding, 2007)
또한 일반 학업 상황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이옥형, 2012),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을 통해 학생들

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자영, 최응용, 
2012). 조한익(2011)도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성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이들의 학교적응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

으며, Murrock와 Madigan(2008)은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로서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Nurullah (2012)는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기여하고, Zautra, Arewasikporn과 Davis(2010)는 기존의 자아탄력성 연구물을 분석하여 학생들
의 심리적 안녕감뿐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결정직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표현활동 수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증

진될 수 있으며(Wagnild, 2009), 증가된 자아탄력성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증

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사와 또래들이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을 격력하고 인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표현활동 수업경험이 낮은 중학생과 참여경험 수준이 높은 중학생들 간의 자

아탄력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표현활동 시간에 무용교사와 또래로부터 지각된
중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여자 중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째, 표현활동 수업에 2학기 이상 참여해온 여자 중학생들이 참여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여
자 중학생들보다 긍정적 사고, 문제해결, 친밀행동, 감정조절, 자율행동 수준이 더 높다. 둘째, 
표현활동 시간에 중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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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표현활동 학습경험이 많은 여자 중학생일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더

높고, 표현활동 시간에 지각된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
녕감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표현활동 시간에 학생들
이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보다 더 촉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결과는 무용 및 표현활동 수업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에 대한 학습경험의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실험 연구
라는 한계로 인해 그 실제적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통
해 그 실증적 사실을 규명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사회심리적 요소

들을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표현활동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랑과 존중, 돌봄 등과 같이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교사와 또래들로부

터 자신의 가치가 존중받고 있다 느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조사연구라는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실제로 표현활동 학습경험 수준에

의해 자아탄력성이 증가된 것인지를 명확히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 표현활동이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촉진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했지만,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외에도 다른

사회인지적 요소들(예: 자기효능감 등)을 활용하여 중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선행요소들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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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영어발레의 사회적 맥락과 교육원리 분석

정옥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I. 서론

한국의 유아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발레는 인기 있는 특기과목이며, 이들이 배우는 발레의

대부분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영어발레”이다. 개인 사업자가 학원인가를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전통적인 무용학원과는 달리 이들은 백화점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유
치원 등에 강사를 파견한다.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저렴한 비용과 용이한 접근성

뿐 아니라 유아교육시장 및 영어교육시장의 성장, 그리고 발레의 대중화와 같은 코드와 맞

물리며 하나의 사회현상이 된 유아발레시장은 무용전공자들의 진로확대 및 잠재관객층 개발

이라는 장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산업의 단일화 및 불평등한 분배구조라는

단점을 모두 지닌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유아영어발레”는 일반적인 발레교육의 담론과 모순된다. 첫째, 
유아발레 프로그램들이 교육대상으로 삼는 주 연령은 생후 18개월부터 취학 전인 7세 정도

를 아우르는데, 본격적인 발레교육은 10세 전후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발레교육의 적정연령

이 아니다.1 둘째,  국내 유아발레 프로그램들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발레는 발레가

지닌 문화적 자본, 즉 즉 공식용어가 불어라는 점과 모순된다. 이렇게 볼 때 주언어가 한국

어인 환경에서 공식용어가 불어인 발레를 영어로 가르친다는 것은 발레의 문화적, 구조적
맥락에서 벗어나 이중의 언어적 부담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유아에게 발레를 영어로 가르친다는 것”은 발레교수법의 체계 및 전통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질적이고 독특한 현상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유아영어발레산업을 정통발레

교육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유아교육, 영어교육, 그리고
발레교육이 내포한 담론을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접근한다. 한국의 유아영어 발레교육

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고 활성화되었는가? 유아영어 발레수업의 구조와 특

성은 어떠하며, 이것이 지향하는 가치 및 동반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

해 문헌연구, 인터뷰 및 문화기술지법을 활용했다. 유아교육 및 발레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는

문헌연구했다. 김주희 외(2012)는 현재 유아영어발레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는 업체를 전국 26개로 집계했는데,2 본 연구는 대표적인 두 업체 중 연구를 허락한

“줄리스 발레”를 대상으로 문화기술지법을 활용,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1 김미성(2010). “무용수에게 ‘몸’은 악기” 조기교육이 중요, 바가노바 발레학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129182650, 2013.7.10>

2 김주희·이은선·김화례(2012). 유아 무용강사 파견업체 사례분석, 무용예술학 연구 38(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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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아영어 발레 프로그램의 사회적 맥락

국내에서 유아영어 발레교육이 활성화가 된 계기는 2000년대 초 트윈클 발레와 줄리스 발레

라는 양대 업체의 설립을 기점으로 한다. 두 업체의 대표들은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곧 분리

했으며, 따라서 두 업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발레를 중심으로 특화시켰다는 점에서 유

사점이 많다. 이들은 발레수업에서의 교수언어가 한정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이

언어학습에 도움되리라는 점에서 영어발레를 착안하게 되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교

육, 교재 발간, 발레용품 판매 등으로 확장하면서 오늘날의 대형 유아영어발레 파견업체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발레 외에 태권도,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융합교육 형식이 공교

육 및 사교육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유아영어 발레교육의 성장은 한두 명의

개별적 성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아영어 발레교육이 도입되고 활성화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맥

락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이해를 끌어내고자 한다. 

1.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성장

0~5세 영·유아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99.8%에 육박할 만큼 한국 영유아 사교육의 횡행은

점차 어린 연령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치원 입학전인 만 3-4세의 나이에 한글, 영어, 숫자
등을 배우고 피아노, 미술, 발레 등의 예체능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다.3  
영유아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로는 백화점 문화센터, 지역 주민센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특기활동, 놀이학교, 사설학원, 가정방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사설학원

이 성인중심에서 유아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설학원의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이

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교육업체까지 등장하여 백화점 문화센터 및 지역 주민센터

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비슷비슷하게 구성된다.  
고정된 공간을 중심으로 특정 주체가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기존의 학원과는 달리 프랜차

이즈 사교육은 어디서든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는 복잡해진 도시

생활에서 단점보다 장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경력보다는 프로

그램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문화센터가 프랜차이즈 교육프로그램으로 거의 채워지

고 있는 동시에 일반 예체능 학원까지도 단기연수 및 자격증 수여를 통해 파견업체 가맹학

원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체능 사교육의 프랜차이즈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라 예상된다. 
한편 영유아 사교육의 교육내용을 살펴보자면 영어가 중심이고 음악, 체육, 미술과 같은

예체능 활동이 보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어린 연령으로 갈수록 개별 예체능

교과를 그대로 가르치기 보다는 통합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영유아 사교육 프로그램들이 보호자와 함께 수업을 하는, 소위 “엄마랑 아가랑” 형식으로
진행될 정도로 어린 영유아를 교육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예체능 및 인지교육

보다는 “오감발달” 및 “두뇌자극” 등 다소 막연한 교육적 효과를 지향한다. 따라서 개별 예

3 이혜리, “영유아 대부분이 사교육… 주로 영어에 집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12126055&code=940401,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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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능 영역의 독자성을 고수하기 보다는 놀이 중심, 신체활동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한

경향을 띄며, 이러한 경향이 곧 영어발레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영어와 예체능 통합교육의 유행

막연히 보다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신념 외에도 최근 한국의 영어교육은

몰입교육 및 내용중심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영어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Education)이란 간단히 말해 “영어가 아닌 과목까지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즉 수학

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을 영어로 가르침으로써 교과 내용 뿐 아니라 영어활용 능력을 신장

시킨다는 논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사교육비 절감 및 교

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어몰입교육을 제안했으나 현실성 적고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는 비

판에 따라 즉시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이를 기민하게 받아들인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영어교육에 있어 큰

학문적,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4

영어몰입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가 교육의 목적이 아닌 수단, 즉 교수언어로 활용됨

으로써 내용중심 통합 영어교육(Content-Based Learning, or Content and Language Intergrated 
Learning in English)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내용중심 영어교육의 장점은 유의미한 의사소통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부족한 영어수업 시수와 영어

노출기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크게 미국교과서를 활용하여 수학 및 과학 등의

인지과목을 영어로 배우는 방식과 예체능을 영어로 배우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보편화되고 선호되는 경향을 띤다. 실제 영어통합 사교육 시장 역시

영어발레를 비롯하여 영어 태권도 및 영어체육, 영어미술, 영어음악, 그리고 영어 벨리댄스

등 수십 여개의 영어-예체능 통합교육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며칠

에서 몇 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 지도자자격증을 수여하고, 문화센터에 강사를 파견하거

나 기존 학원을 가맹시키는 방식으로 기존의 예체능 사교육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III. “줄리스 발레” 영어발레 프로그램의 특성과 교육원리

영유아 발레교육업체인 줄리스 발레의 주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영어발레 수업의 기본

적 진행구조는 <표 1>과 같으며, 레벨이나 프로그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정형

화되어 있다.  50분 기준의 수업은 매 수업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매트운동과

창의놀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4 Mihyon Jeon(2012). English immersion and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33(4): 3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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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줄리스 영어발레 수업의 구조와 요소

수업은 주로 자체제작한 영어챈트와 영어동요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챈트와 동요는 신

체활동을 직접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지시하거나 (Toes up, toes down, Open your leg, Can 
you stand like a tree, You’re small like a peanut), 상황 설정을 통해 동작을 유도( Look over 
there! The crocodiles are coming! I am so scared. Let’s run away.)한다. 탄듀(tendu), 플리에
(plié), 포 드 브라 (port de bras)와 같은 기본적인 발레 테크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는 매트 운동이나 창의놀이의 일부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창의놀이는 학기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며, 계절적 특성(꽃, 비, 낙엽, 눈 등), 동식물 및 사

물(다람쥐, 악어, 가위, 바람개비, 공 등), 그리고 유아에게 친숙한 소재(생일, 이빨 닦기, 해
적놀이, 피자, 로케트, 미용실 등) 등 매 수업마다 새로운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새로
운 노래와 주제, 동작구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음악에
맞추어 동작이 이루어지지만 음악의 가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동작구를 외울 시간이 없으

므로 대부분 선생님의 시범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줄리스 발레는 각종 브로슈어 및 교재를 통해 “영유아 어휘습득에 가장 중요한 시기

(Critical Period)에 배우는 영어의 음운론(Phonology)과 발레의 동작들을 함께 접목한 프로그

램”이라는 교육철학을 제시한다. 영유아기가 영어를 배우는 데 효과적인 시기이자 영어로

발레를 배우는 것은 효율적이라는 논리인데, 이는 영유아의 부모들의 일반적 기대와 대부분

일치한다.5 한편 발레교육의 효과는 “스트레칭, 바른자세, 근력강화”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는 학부모들이 성장발달 및 자세교정 (43.7%)을 최우선으로 꼽는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이렇
게 볼 때 줄리스 발레의 교육철학은 영유아의 부모들의 관점 및 기대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곧 영어발레의 교육적 효과를 증명하거나 담론적 논란

을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다. 타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찬성 못지않게 반대의

견해도 존재하며, 단순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넘어 그 효과성을 유의미하게

검증하기 어렵다. 실제로 영어몰입교육의 효과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정의적 효과 및

성취도 면에서의 검증이 미흡하다.6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아영어발레의 교육원리와 실제에

대하여 줄리스 발레가 제시한 교육철학의 세 가지 주요 키워드에 따라 재고찰하고자 한다.  

1. “결정적 시기”: 언제 영어를 배울 것인가? 

언어를 배우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줄리스 발레의 교육원리는 바로 영어조기

교육의 핵심적 논리이다. 영어조기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론적 토대는

줄리스 발레가 사용한 결정적 시기 이론(CPT: Critical Period Theory)과 언어습득장치 이론

5 이은경(2008). 조기 영어무용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강후동·강혜영(2009). 영어·미술 통합수업을 위한 내용중심 초등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Primary
English Education 15(1):59-86.

인사 및

warm up

(10 분)

매트운동 및

발레테크닉

(15 분)

창의놀이

(20분)

마무리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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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Theory)이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제시한 언어습득장

치는 스스로 언어의 규칙을 발견하며 유한한 문장을 듣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습득장치는 1-6세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고 12-13세에 사라진다고 보

기 때문에 유아기가 언어습득에 있어 중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또한 와일더 펜필드

가 제시한 결정적 시기 이론 역시 사춘기 이전 시기가 언어습득에 결정적인 시기이며 원어

민 발음을 가장 완벽하게 흉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모국어건 외국어이건 어릴수록

언어습득에 유리하다는 점은 학문적, 경험적으로 대체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영어몰입교육은 학습자가 교과내용 뿐 아니라 목표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목표어를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고 유의미한 맥락 속

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학습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몰입교육에 대한 연구나 성공사례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같이 목표어가 제 2 
언어나 공용어로 사용되고 학습의 필요성과 사용기회가 높은 ESL 환경이었기에, 이러한 조

건이 충족되지 않는 EFL환경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으며 홍콩이나 헝가리, 그리고 한국

의 사례연구에선 그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났다.7 따라서 유아 영어교육이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 등의 단기적이고 정의적인 효과 이상은 거두기 힘들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순히 보

다 어린 나이에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영어습득에 도움될 것이라는 논리는 학부모의 만족감

은 높일지언정 학문적인 입증은 아직 부족하다.  

2. “음운론”: 어떻게 영어를 배울 것인가? 

한편 줄리스 발레는 음운론(Phonology)을 영어교육의 방법론적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음운
론이란 음운체계를 수립하고 음운변동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며, “불-뿔-풀”의 구분처럼 단

어의 뜻을 구별하는 변별적 최소단위인 음소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렇게
볼 때 줄리스 발레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을 음운론이라 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원어
민 발음으로 녹음된 CD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수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창의놀이의 경

우 매 수업 새로운 노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힐 시간이 부족하다. 더욱이 음소의

구분에 따른 인식 및 비교를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어를 실제로 발음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토대는 부족하다.   
오히려 영어체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TPR)이
줄리스 발레의 교육원리로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예체능 통합교육 중에서도 특

히 체육 및 무용이 각광받는 것은 신체활동 및 반복학습을 통해 영어를 체득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애셔(James Asher)가 1975년에 제안한 전신반응교수

법은 모국어 습득환경에서처럼 교사가 제한된 어휘로 구성된 명령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학생이 신체행동을 통해 영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 말하기보다는 듣

고 반응하기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보다 줄여줄 수 있

는 반면, 추상적인 어휘 습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초급 이상의 영어를 익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신반응교수법은 신체부위, 움직임,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어휘를 반

7 민찬규(2008). 영어 몰입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영어교과교육 7(1): 111-112, 송경원(2009). 서울시교육청 보고
서 "영어 몰입 교육 효과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5153803,
2013-8-10>.

8 남궁은미(2006). 영어와 예체능(체육)교과 통합운영을 통한 듣기 Ÿ 말하기 능력 신장,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회
보,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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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사용하고 신체행동으로 표현하는 유아 발레수업의 특성에 부합한다.   

3. “발레의 자세들”: 무엇을 배우는가?  

일반 유아발레 수업과 비교해 볼 때 영어발레수업은 창의놀이에 할애되는 시간이 훨씬 긴만

큼 발레 테크닉을 반복적으로 습득하고 발전시킬 연습 시간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

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발레 자세와 동작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연령이나

경험에 비례하여 보다 고급 스텝이나 복합동작(enchaînement)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아직 발

레 테크닉을 제대로 구사하기 어려운 유아의 발달적 단계를 고려하더라도 연령이나 경험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발레교육이 되기 어렵다. 
반면 줄리스 발레 대표가 “영어발레는 실제로는 창의놀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창의놀이

가 발레수업의 중심이 된다. 학기제로 운영되는 줄리스 발레의 커리큘럼은 매우 구조화된

수업운영의 틀 속에서 매 수업 색다른 창의놀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 이에 따

라 농구 흉내 내기, 도토리 줍기, 바람개비 날리기 등 발레와 상관없는 창의놀이가 수업시간

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영어몰입교육의 논리에 따르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발레라는 타

교과와 결합한 것인데 발레가 다시금 창의놀이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교과로 탈바꿈하면서

정작 발레의 교과내용은 주변화된다. 
그렇다면 발레 수업에서 발레보다 창의놀이가 강조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에

서, “창의놀이”가 아닌 “발레”라는 타이틀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마케팅적인 요

인, 즉 창의놀이보다는 발레가 대중성과 시장성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발레

가 지닌 사회문화적 함의를 드러낸다. 유아들이 발레를 배우는 목적은 단지 영어습득과 자

세교정, 창의력 개발 뿐 아니라 핑크 튜튜로 대변되는 여성성에 대한 탐닉이 크게 작용한다. 
발레수업 수강생의 대부분이 여아이고 여성적 꾸밈과 성향을 즐기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이

라면, 줄리스 발레는 이를 현실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재는 “줄리
(Julie)”로 대변되는 여아 캐릭터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창의놀이는 꽃따기, 고양이 흉내 내

기 등 여성적 활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같은 여성성의 강조는 주 교육대상이 여아

인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발레를 필요 이상으로 여성적 활동

으로 규정하여 남아의 참여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영어발레에서 영어는 교수언어, 교육내용을 넘어 문화적 자본까지도 지칭한다. 홍보
이미지에 자주 등장하는 백인여아들은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상상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영어발레가 만족시키는 열망의 실체는 영어 및 발레학습을 넘어 마치 “백인 아이가 된 듯

한” 시뮬라크르이다. 또한 줄리스 발레는 “영어발레” 앞에 “원어민도 좋아하는”, 혹은 “미국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미국 유아가 영어(모국어)로 배우는 발레는

한국 유아가 영어(외국어)로 발레를 배우는 것은 별개라는 점에서 보다 비판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설득력을 가진다면 이는 한국사회에서 “원어민”이 지

니는 문화권력적 측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영어발레가 결국 “영어를 통한 발레”보다
는 “발레를 통한 영어”임을 드러내는데, 이는 영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사대적 태도 뿐 아니

라 교육의 매체가 되어야 할 영어가 교과 위에서 군림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

다.
영어에 대한 부담이 과도한 한국의 상황에서 공교육보다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교육은 예

체능, 놀이, 체험을 통한 영어교육법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체능교육이 영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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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위해 소비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예술교육가들의 비판적 고려가 요청된

다. 줄리스 발레를 비롯한 다양한 유아발레 파견업체들의 성장은 무용계에 잠재적인 시장을

확장시키고 취업문을 넓혔다는 긍정적 효과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

구하고 영어발레에서 발레가 거부감 없는 영어교육을 위한 당의정 역할에 머문다면 무용교

육의 가치와 파장력을 증폭시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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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의 사회적 역할

민경훈(한국교원대학교 교수)

Ⅰ. 서론

음악교육학의 관점에서 보는 음악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음악미의 이해와 감득을 통하여 높은

미적 정조와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교육이다. 이점에서 학교의 음악교육은

도덕적․예술적 등의 고차적인 감정이나 의지를 기르기 위한 정조 교육(情操敎育;education 
of sentiments)으로서의 음악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학교의 음악교

육은 사회학적 과제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학교 음악교육 역시 학교

의 교과로서 교육과정에 진술된 이념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 악곡이 마음에 듭니까?’ ‘이 음악은 좋은 음악입니까?’ ‘이 음악은 나쁜 음악입니까?’ 이
처럼 지난 과거의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을 정신적 고양을 위하여 그리고 특정한 방식 안에

서 주관적 감정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음악이 모든 시대 및 문화권의 사회에

서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개인과 사회에 유형·무형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끼쳐 왔다는 사실로부터 최근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음악교육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

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음악교육학 연구는 사회에서 음악교육이 왜 필요하며, 음
악 교사들이 왜 사회적 측면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만 하는가를 일

깨워 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은 이 지면을 통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음악교육은 어떠한 역

할을 하여야 할 지, 그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음악교육의 사회적 과제

1. 인성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음악은 인간이 만들어 낸 정신적 산물로 인간의 삶과 그 역사를 함께 해 왔다고 할 수 있



124

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악은 인간에게 위안과 오락을 동시에 제공해 왔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음악 안에 내재하는 질서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 질서가 인간의 인

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교육의 주된 기능은 개인의 인

격과 품위 그리고 체력을 단련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초기 국가들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을 교육의 근본 목표로 삼고, 심성의 발달을 위하여 수사

학(rhetoric)을, 신체의 발달을 위하여 체육(gymnastics)을, 그리고 정신의 발달을 위하여 예술

과 음악(art & music)을 기본 교과로 장려하였다. 더구나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음악을 단

지 제사와 오락뿐만 아니라 매우 지적으로 다루었다. 즉, 그들은 음악을 철학과 윤리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요소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또한
음악을 교육적 요소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므로 고대 대부분의 음악 문화는 그

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Platon, 427~347 B. C.)은 음악과 관련하여 에토스 론을 만든 사상가

이다. 그의 음악적 에토스 론은 한마디로 음악이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으

로 정의할 수 있다. 플라톤은 저서 『국가론(Republic)』을 통해서 이상 국가의 실현을 위한

교육 사상을 집약시켜 놓았는데, 그가 추구한 이상 국가의 실현이란 개인의 덕을 교육시켜

사회의 덕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덕’의 교육이란 현대적 의미에서

인격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올바른 인격 함양을 위하여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악기와 선법도 심성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맑고 아름다운 음향을

내는 리라(lyre), 키타라(cithara) 등의 현악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플라톤의 에토스 론

은 일반 대중이 아닌 엘리트들을 위한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교육의 목적이 인격의 함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른 음악 교육을 조

화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자양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학교의 음악 교육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 C.)는 『정치론(Politics)』에서

‘모방론’을 통해 인간이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즉, 어떤 특정한 열정을 모방한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개인의 전체적인 성격이 올바르게 혹은 저속하게 형성되어 간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면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론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데, 그들의 철학에 있어서 음악 교육은 심성의 훈련과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필요성과 교육적 잠재력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즉,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적절한 음악과

체육은 ‘이데아’로 향하는 토대가 되며, 음악은 조화로운 도덕적 품성의 진가를 달성하기 위

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론』에서 음악이 과연 도덕적

인가, 아니면 여가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인간 정신의 발달을 위한 원천으로

서 음악의 가치보다는 여가적 활동으로서 정서적 유희와 여흥을 위한 음악의 가치에 더 비

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교양적 수단으로서의 음악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입장

을 같이 혹은 달리하였으나, 이들이 음악을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수적 요

소로 간주하였던 것은 일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음악 교육은 고귀한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자주적․창조적인 삶

을 영위하게 하는 데 토양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 수업은 바르고 아름다운 인간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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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음악적 경험을 통해 지고지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안정과 정서적 만족, 정신의 고양,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선함과 진실함, 아름다움, 정의로움을 앞세우는 고귀한 내적 삶의 양식을 갖추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공동체에 기여하는 음악교육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이념은 궁극적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학교의

음악 교육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음

악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간을 육성하며, 생활에 활력을 주어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공동체적 인간 육성과 관련하여 음악 교육을 언급

할 때, 독일의 초등학교 교사이며 음악교육자인 외데(Fritz Jöde, 1887-1970)의 국민 음악 교

육 사상을 빼놓을 수 없다. 외데는 1900년 초에 생활 음악 문화의 개혁과 인간성 회복의 차

원에서 ‘청소년 음악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였다. 외데의 청소년 음악 운동은 세 가지 관점

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외데는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기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소외를 염려하면서 협력을 통하여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였

다. 무엇보다도 그는 합창 동아리를 통한 공동체에서의 즐거운 삶과 협동하면서 더불어 사

는 인간미를 요구하였다(Fritz Jöde, 1927: 12). 둘째, 이 운동은 강한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

으로 하나의 문화 개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의 청소년 음악 운동은 관습적으로 사회 신

분에 따라 특수층에 의하여 지배되어진 음악 문화 대신에 모든 사회 계층을 통합시키려는

범국민 차원에서의 ‘새로운 음악 문화 형성’이라는 문화 개혁 운동이었다. 셋째, 이 운동은

정신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즉, 이 청소년 음악 운동은 국민

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그리고 시대의 세속적인 상황을 음악의 힘과

함께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개되었다. 외데는 음악을 인간 삶의 높은 질을

위해 음악을 단지 도구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주체적 개체로 보고, 이러한 음악을 인간에게

접하게 함으로써 세속적인 산업 사회에 있어서 음악의 치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외데의 '청소년 음악 운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고립화 현상을 막고, 사회의 특

권층에 의하여 지배되어온 음악 문화를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며, 또한 시대의 어려운 상황

을 음악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전개된 개혁적 음악 문화 운동이었다. 이러한
외데의 청소년 음악 운동은 공동체적 인간 육성 및 사회성 계발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음악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단체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면서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합창과 합주 활동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활동과 화음의 미적 체험을 통한 아름다운 마음으로의 교화, 협동하는 마
음, 배려하는 마음 등 사회성 교육, 인성 교육, 감성 교육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합창과 합주를 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향상시키고, 풍부한 정서 생활을
영위하며, 또한 공동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협동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외에
도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음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짐으로서 지역 주민들

에게 즐거움을 주고, 공동체적 의식을 기르며, 음악을 생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



126

생들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연주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

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공동체적 음악 활동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
라고 말할 수 있다. 

3. 다문화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오늘날 정보 통신 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민족 간, 국가 간의 산업·지식·문화의 교류가 활발

해짐에 따라 ‘세계화시대’ 혹은 ‘지구촌시대’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음악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의 문화를 존중하

며, 상호 간의 음악을 함께 공유하면서 즐기는 태도는 국제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매우 의

미가 있다고 본다.
다문화적 음악교육에서 음악 안에 스며있는 민족들의 정서를 느껴 보는 과정은 음악적 심

성 함양을 넘어서서 감정의 동화, 관용, 연대성 등을 추구한다. 여기서 ‘연대성(Solidaritaet)’
이란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만 함께 존재한다는 공동체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모든 인종에 편견을 갖지 않도록 바른 세계관을 심어 주는 데 기여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음악을 인정하

고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국제적 친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다문화적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교육의 학습에 속하는 것

으로 감정의 동화, 배려, 관용, 공동체적 능력, 연대성 등이다. 다문화적 음악교육은 감정의

동화, 배려, 관용, 협동심, 연대성 등 사회적 기능을 추구하면서, 모든 나라와 인종에 편견을

갖지 않도록 바른 세계관을 심어 주는 데에 일조하여야 한다. 

4.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 이해

음악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이점에서 학교의 음악 교육은 사회에

서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음악은 심미적 대상

인 동시에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이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혹은 인간의 심리치료를 위하여 그리고 백화점에서 소비

자의 구매력을 촉진하는 상업적 매개로 활용될 수도 있고, 종교적 수단으로 또는 사회의 구

성원을 통합시키는데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악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이점에서 학교의 음악교육은 특정한 음악의 종류에만 국한시

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음악이 사회 속에서 실제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가치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시켜 줄 때 사회적 관점에서 교육의

임무를 성취할 수 있다. 오늘날 과학 및 기술의 발달은 음악의 향유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악기제작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발달은 음악의 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이처
럼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힘입어 음악의 표현적․기능적․사회적 역할

의 가능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만들어 내고, 작곡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계의 다양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

게 만들었고, 인터넷은 세계 어디에서든 음악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작곡가는
저작권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음악의 창작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어 이제 음악은 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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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음악을 생산하는 데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고, 자본 투자의 크

기만큼 대형화된 음악이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음악은 개인적 활동을 위한 대상인 동시에

주요한 경제적 산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은 사회적 과제로서 이와 같은 음악

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사회로 진출을 준비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알려 주

어야 할 책임이 있다.

5. 사고력 확장으로서의 음악교육

 
학교의 음악교육은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현상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판

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학교 음악교육은 실음 학습에 비하여 음악의 내

면화와 음악적 향유를 위해 필요한 언어 표현 활동 및 음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언어로

구사하는 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대개 학생들은 음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학생은 자신의 개인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음악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조사·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음악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고 음악의

가치에 대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은 음악과 사회와의 관계성, 지휘자에
대한 평가, 무대 장치의 구성에 대한 비판, 연주곡과 관련된 에피소드, 연주에 대한 인상, 연
주 주법에 대한 비평, 작품 비평, 연주자에 대한 비평 등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

여 설명하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에서의 음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현상과 부정적인

현상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면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이해하고, 음악에 대한 가치

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에 관한 학습은 음악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증진시

키고 감상 수준을 높게 향상시켜 줌으로써 일상 속에서 음악을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태도

를 길러 준다. 음악과 관계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비판과 비평을 할 수 있는 학습은 토

론 학습을 지향하는 최근 교육계의 동향에 부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6. 진로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의 탐색을 강하게 강조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고등학교에 새
로운 선택 과목 ‘음악과 진로’라는 과목을 포함시키고, 2014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
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의 인지적 발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의 수준에는 음악적 현상이나 가치에 대한 비판적․분석적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진로 교육과 관련한 음악 수업은 청소년들의 비판적․분석적 사고와 음악 산업에

대한 폭 넓은 안목을 이끌어 내는 데에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음악과 진로’의 수업에서
음악 산업과 관련한 내용들, 즉 음악 산업의 변천과정, 음악 산업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 음
반 산업의 구조와 특성 등을 살펴보며,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에 대한 논
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산업과 연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음악 산업과 연관된 다
양한 직업을 탐색해 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2]’ 중에서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교육과학기술
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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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음악의 경험과 현장
•음악의 경험

•사회적 협업의 현장

음악의 진로와 특성
•다양한 직업의 세계

•진로를 향한 도전과 상상

영역 ‘음악의 경험과 현장’에서 ‘사회적 협업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악경험의 공간 또는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준비와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
② 작곡자와 연주자, 청취자 외에도 음악의 효과와 경험에 상관된 여러 사람의 다양한

활동을 찾아본다.
③ 공연 기획자, 음향 기술자, 방송 프로듀서, 악기 조율사, 음반지기(디제이), 교사, 기자, 
행정관을 비롯하여 음악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

를 관찰한다.

영역 ‘음악의 진로와 특성’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악과 관련된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한다.
② 특정한 음악관련 직업 활동의 체험하기를 통하여 관찰 태도를 심화한다.
③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을 조사한다.

위 영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과목 ‘음악과 진로’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관찰하고, 
특정한 음악관련 직업 활동의 체험하기를 통하여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

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악과 진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음악과 진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

각 시대별 음악의 역할과 가치(예: 바로크 시대에 있어서 궁정 음악가의 위치, 계몽 사회

가 고전 음악에 끼친 영향, 국민악파 음악의 사회적 기능, 사회적 상황과 낭만 예술 음악

의 관계, 현대 음악과 사회적 배경 등), 재즈 음악의 역사, 록 음악, 한국 대중음악의 발

전, 힙합 문화와 음악, 오페라와 사회, 음악과 춤, 풍물놀이의 역할, 판소리의 이해, 청소년

문화와 음악, 음악과 정치, 음악과 영화, 음악과 광고, 음악과 산업, 거리 음악의 역할, 배

경 음악의 효과, 음악과 노동, 음악 치료, 행진곡의 기능, 의식 음악의 가치, 현대 사회와

전위 음악, 크로스 오버 음악, 퓨전 음악, 세계의 음악, 작곡 및 편곡을 거쳐 음악이 완성

되기까지의 과정 소개, 민요의 자연적 발생에 대한 이해,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전통 의식

음악의 생성, 음악 공연의 기획, 연주 단체의 소개, 음악 청중의 태도, 음반 발매 순위, 컴

퓨터를 활용한 음악의 제작 과정, 예술 음악에 대한 감상 태도,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특성과 차이점, 음악과 심리, 음악과 방송 매체, 연주회장의 구조와 음향 관계, 음악 공연

의 준비 과정(예: 오페라 공연의 준비 과정, 뮤지컬의 제작 과정 등), CD 음반의 생산 과

정, 음향 스튜디오의 이해, 녹음 기술의 이해, 컴퓨터 파일과 음원의 이해 등.



129

선택과목 ‘음악과 진로’는 생활 속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

과 흥미를 발견하여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음
악과 진로’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관찰

함으로써 기대와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음악 교육은 인성 교육, 공동체에 기여, 다문화 교육, 사회에서의 다양한 음악적 현상 이해, 
사고력 확장, 진로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 교사는 학

생들에게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적 의식을 함

양하는 음악 교육은 인성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음악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

을 바탕으로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음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지역 사회의 음악 행사에 참

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가짐으로써 공동체적 의식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다. 
그들은 음악 공연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격
려와 칭찬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체험을 할 것이다. 이점에서 청

소년의 공동체적 음악 활동은 학교 음악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

교 내외에서 다음과 같은 공동체적 음악 활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  

•학급: 학급 발표회, 작은 음악회, 급가(학급 노래) 만들어 발표하기 등.
•학교 내: 합창반, 합주반, 학교 축제, 기념일 행사,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 학생․학부모․교사의 합동 음악회 등.

•학교 외: 지역사회의 행사, 마을 축제, 다른 학교와의 음악적 교류, 봉사 활동, 병원 및

양로원 방문 공연, 공연 관람 등.

음악 교사가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한 음악 수업을 위해서는 그리고 다문화 교육 및 진로

교육과 관련한 음악 수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음악 교사들

은 자기의 전공 외에 음악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습득하여야 한다. 학교 음악 수

업의 현장에서 음악 교사는 자기의 전공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를 접하

게 된다. 교사가 “나는 바이올린 전공자라 합창을 할 수 없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음악
교사들은 자기가 부족한 영역은 그와 관련된 연수를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

의 발전과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음악과 관련한 각종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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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에서 다양으로: 아동의 문화적 포용력 증진을 위한

미술관 교육

정혜연 (홍익대학교)   

I. 서언 

미국의 오바바 행정부가 Art, Community, Social Justice, National Recovery를 문화정책으로 내

세운 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정책은 커뮤니티와 더불어 사는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화 공동체 조성에 대

한 관심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로 이어져 여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공존하는 사회나 현

재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주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사회정의의 개념은, 우
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거의 항상 사회 평등의 개념, 즉 사람들이 동등한 접근권, 
참여권, 존중권 등에 대한 권한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Anderson, 외 2010). 
이러한 권한과 타자에 대한 인식에는 대부분 인종, 출신 국가, 민족, 성별, 성적 취향, 그리
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능력 등에 관해 특권계층과 소외계층이라는 한 사회집단을 구성

하고 있는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Feldman, 1970). 이러한 사회집단 내에 존

재하는 소외계층에 관련된 사회정의는 예술 교육의 역할과 목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이주의 상황, 세대의 갈등, 여러 다른 정체성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회의

경우, 사회정의를 교육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교육의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주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결혼, 직업, 탈북자 등의

몹시 다른 이주 형태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을 마주

하고 있다.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이주 유형 및 국적의 다양화에 따른 다인종과 다문화

사회로 급속한 변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기대 수명의 증가에 따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국내의 이주민 비율의 지속상승추세를 가져오

고 있다(김효정, 2012). 문화관광부의 『다문화정책연구』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 체류하

는 외국인은 약 139만명(7월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7%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50만
들 넘었다고 한다. 2020년 이주민과 그 자녀는 전체 인구의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인구 증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 하는데, 어떤 전망은 다문화가정

의 출산율을 고려하면 2020년에 19세 미만 학생 50%가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이주를 비롯한 문화적 소수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최근까지도 ‘단군자손론’에 입각한 단일민족론이

마치 한국인의 정체성이라 여긴 체 한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의 한국어나 한국 문화교육이

문화적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이자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여겨졌다(홍기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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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은 초기 이민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가 결혼으로 인한 이주 여성 중심이었

고, 이에 따라 ‘다문화’ 라는 정책을 여성 가족부에 의해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

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이 주된 정책의 방안이었다는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결혼 이주민

과 그 자녀 중심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것

을 주요 목표로 이주민의 ‘한국화’가 주된 입장이었다. ‘한국화’ 정책은 박물관 미술관에도

반영되어 다문화 가정이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화’정책이 문화 소외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문화정책이 수정됨에 따라 우리 사

회의 문화 소외층은 이민으로 인한 문화 소외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소외, 또한 노령화

로 인한 신체적 접근성의 떨어짐, 성적취향의 소수층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인식은 문화예술기관인 박물관/미술관 내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문화소외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빠른 숫자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 중앙박물관에서는 ‘다른 문화 같은 마음’ 이라는 다문화이주 노동자를 위

한 유물/금속공예/도자기 중 선택하는 미술활동위주의 프로그램과 ‘한 지붕 속 다문화’ 라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연극으로 배워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

를 대상으로 ‘나도 아시아 큐레이터’라는 3일에 걸친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통 도자와 염색을 다루는 실기위주 프로그램을 2010
년부터는 외국인, 어린이/성인, 커뮤니티, 주한미군 4개 대상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신체적 소외계층을 위해 시각장애나 인지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

영 진행 중이다. 국립현대 미술관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 아동이나 발달 장애 학교 학급을

위한 ‘미술관 소풍’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노령화로 인한 문화접

근성 저하에 대한 배려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은하문화학교’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시니어를
위한 강좌’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렇게 신체적 소외에 있거나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람객 대상의 프로그램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로 구분되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과거의 단순한 실기 위주의 체험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에 비해 박

물관/미술관의 소장품과 전시와 관련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문화 소외층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운영기금을 복권기금으로 유입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문화 소외층의 대한 노력과 정책상 예산집행의 유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

램이나 행사는 ‘문화 접근성 향상’ 정책은 한국문화가 주류 문화이고 다른 국가나 민족적

배경의 문화를 소수문화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접근성 문

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문화소외층’, 혹은 ‘문화희망층’으로 분류함을 전

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화적 소외 집단

이 지니는 문화, 특히 국가나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한국문화와는 다른 문화로 구분

하고 ‘소외층’의 문화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박물관 미술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국어나 모국 문화 배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프

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한국문화가 주류 문화이며, 베트남이나 몽골문화는 우리 사회의 동화

되어야 할 문화수혜자로 분류하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많은 결혼 이주자나 자녀를 위한

사회문화 기관의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하지만 그 표면적 의도

는 결국 그들의 문화가 한국문화와는 분리되어 그들이 배우고 알아야 하는 문화로 차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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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나 국가, 혹은 권역에서 언어, 관습, 종교, 라이프스타일, 정체성 등

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문

화적 차이들의 통합이 아닌 공존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한 시대나 한 국가의 문화적 동

화나 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

다. 다시 말해, 어떤 문화가 다수문화이고 따라서 주류문화이며, 다른 문화는 소수의 공동체

를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류문화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문화상대주의를 부정한

다. 이러한 의미의 문화다양성이란 다름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다양하게 서

로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 간을 인식을 전제로 하여, 사회구성원의 여러 다양한 문화

에 대한 문화적 관용과 포용력을 증진시킬 것인가에 중심을 둔다. 
본 발표는 ‘아동의 문화적 포용력 증진을 위한 미술관 교육’이라는 주제로 문화를 구분하

는 ‘다문화주의’로서가 아닌 열린 ‘문화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 미술관의 교육행사의 사례

를 살펴보려 한다. 본 발표의 사례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 Lunar New Year Festival’과 보스톤 미술관(Fine Art Museum Boston)의 ‘School Vacation 
Week ’,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를 선정하였다. 세 사례는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세 프로그램/이벤트는 모두 1) 다수의 아동과 초등학교 단체를 위한

접근성의 증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즉, 어떤 특정 관람객 대상으로 전시나 소장품

과 깊이 관련된 교육행사가 아니라 다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다. 2) 어떤 특정 문화를

교육하는 내용이나 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사

례를 선정하였다. 즉 교육 내용이나 접근법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나고 있는 문화

다양성을 인식시키는 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 사례는 모두 본 발표자가 문헌 조사와

사전조사,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발표는 세 사

례를 통해 다양한 민족문화를 반영하는 민주적 방식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특히 학습하는 아동에게 여러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증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자 한다. 

II. 문화 다양성의 이해

1.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한계

원래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이민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이민자와

함께 유입된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아우르고 이를 융합하여 하나의 근대국가로의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었다. 오늘날 다문화주의의 정의와 적용될 수

있는 범주는 몹시 다양하며, 특히 한 나라가 처한 정치,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박혜자, 2011). 그 중 하나의 접근방식은 한 사회 안에서의 문화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개인을 다양한 정체성과 이질적인 문화적 특징들의 잠재적인 공통요소이며, 
이 개인들이 모여 국가적 혹은 다른 형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간주 방식으로 기본 인권, 
문화적 민주주의 촉진, 모든 소수자(민족적, 성적, 언어적, 인종적, 성적 성향 등)들의 평등한

참여권을 강조하고, 다문화 공존에 대한 정책적으로 얼마나 적극적 실천의지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하나의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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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을

전재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와 적극적 정책을 실천하려는

이념이라고 한다(김효정, 2012). 
이러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개념은 그 실천 의지와 이념이 소극성이라는 지적이 많다. 홍기원(2007)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은 다분히 이주 여성이나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선의의 표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는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를 돕기 위한 ‘온정주의적
다문화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세훈(2006)은 ‘빈부격차 차별시정’의 차원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차별적 시각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현상은 오히려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리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개념상 혼동을 가져와 다문화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김선미, 2011)는 지적도 있다. 다문화 사회에 접근하는 키워드로 ‘다문화가족’을 선택한

바, 그 이후 문제들을 모두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로 풀어가려는 일련의 과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가족 제도 밖에 놓인 다양한 문화는 더더욱 한국이 명명하는 다문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바깥의 문화, 이질적인 문화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

정책의 초점을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을 결혼이민자 및 자녀로 제한, 그들의
한국 생활 정착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박종대, 박지해, 2014). 
이것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 없이

소외, 취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

정체성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주장이다. 김용신(2011)은 현 다문화정책은 기존 사회가

주도하는 다수 주류문화집단과 동등하게 놓기 위해 종족 정체성의 다양성을 강제로

통합하려는 단일접근법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묵살하거나 그들만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적 가능성 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나아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불러와 민주적 평등 원칙을 훼손하여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책적 혜택을 위해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적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지원이 필요한 자들로 묶어 인식하는 것은

고립 전략에서의 낙인이며, 낙인을 찍음으로써 고립 전략을 강화하는 행위는 집단 구성원을

타자로 만드는 지속적인 분리를 정당화하는, 차이의 강조(Bauman, 1992)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낙인은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내고 드러내지 않은 부정적 의식을 만들어

내며, 평등을 무시하는 논리이다. 허영식(2010)은 소수자에게 평등의 논리를 적용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새로운 인식이란 그들에게 찍은 낙인을 거둬들이는 것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개별적

인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2.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필요성

‘다문화’의 개념이 다수의 문화가 한 국가/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문화 간 공존의 기술’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문화의 본질 자체가 다양성에 있으며 개인의

삶에서 문화가 갖는 역할 및 의의에 주목하면서 개인의 문화적 포용력에 목표를 둔다. 이러
한 상호존중의 문화다양성은 '차이'(difference)와 '공존'(coexistence)의 이해 속에서 정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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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동성과 주재홍(2012)은 차이로서의 문화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의 공존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한 사회의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른 계급, 인종, 세대, 
연령, 성차, 취향들의 차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지만, 그 차이들을 공존할 수 있게 만

드는 이념적, 철학적 가치라고 설명한다. 차이와 공존이 함께 하지 않고는 형식적인 평등과

따라서 차별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특정 문화

공동체가 지원과 수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 문화해석학에서 중시하는 문화다양성 개념은 문화들에 내재하는 보편적 성격과 문

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유대와 내적인 연관성을 지시하며, ‘상호문화성’은 각 문화가 다

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취해야 하는 개방적인 해석적⋅윤리적 태도를 의미한다. 개별 문화

의 고유성을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
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며 갈등하고 투쟁하는 운동성을 지닌 과정적 산물이며, 여러 문화의

관계력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차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다양성은 2005년에 UNESCO와 우리 정부가

맺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통해 제도화 되었는데, UNESCO 협약에
문화다양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

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은 민족문화, 문화유산, 언어, 표현의 자유, 문화콘텐츠, 지적
재산권의 보호문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국민이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이유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를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것

을 말한다.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권리 중에서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로 개인들이

일상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창작행위를 보장받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본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접근 기회의 확대

에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문화의 접근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관점은 문화

의 창작활동과 향수기회, 즉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자율적인 확산을 중시한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보면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

성의 구성요소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차별되지 않게 공존할 수 있는 접근과 기회의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집단간의 평등과 열린 태도를 의도한다고 볼 수 있다. 

3. 박물관 미술관 내의 문화 다양성 교육

2007년 오스트리아 빈 총회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은 전시나 보존보다도 우선

시 되는 최고의 미션이어야 함이 ICOM (Intentional Council of Museums, 2007)를 통해 제시

된 후, 전 세계 대다수의 박물관 미술관은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물
관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이 박물관 미술관의 교육 기능을 이해하

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와 문화에 따라 큰 변천을 겪어 왔다. 가장 큰 변

화 중 하나는 관람객의 경험, 관람객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가 교육의 가장 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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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되었다는 것으로서, 1990년대 초반 박물관의 전시물을 이해하는 것이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기능이라는 사상이 관람객의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변

화되었음을 의미한다(Robert, 1997). 즉,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이 관람자의 교육적 경

험을 최우선에 두어, 소장품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보다 관람객이 소장품을 통해 자신을 발

견하고 느끼는 감정적 교류가 교육적 경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Hein, 1998). 
관람객의 경험과 각자 다른 관람객이 만들어 내는 의미가 박물관/미술관의 궁극적 교육목

표라면, 그 전제는 박물관/미술관의 교육의 주체가 전시나 전시물이 가지는 가치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전시물을 감상하는 관람객에게 넘어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람객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은 교육적 경험의 핵심적 요소라고 인식하게 되고, 결과 관람객

의 다양한 국가 민족적 정체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문화 다양성의 중요도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의 이민을 통해 생겨난 미국의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문화다양성 문제는 교육

적 기능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노력은 초기에는 박물관/미술관의 기

관 전체 성격자체가 어떤 특정한 국가/민족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건립

이었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내에 유태인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50개
이상, 흑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미술관 또한 100개가 넘는다. 이와 같은 박물관/미
술관은 대부분 상설 전시를 기반으로 특정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와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미술관은 대부분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그 인종이나 민족 출신의 커뮤니티 공동체

위해 설립되어, 그 문화의 보존과 후세대의 교육, 그리고 미국 문화의 다양성에 이바지하고

자 하고 있다(정혜연, 2013). 그와 다르게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에서 특정한 인종, 국가, 민족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시와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과 등 교육활동이 진행되거나, 특정 명

절이나 기념일과 같은 특정 시기에 열리는 여러 교육적 행사도 비슷한 경우이다. 
 최근 미국의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띄고 있다. 새로운
방향성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 다

양성의 영역으로 진행되는 전시, 행사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기획된 교육활동이 아니

라 상설 교육 프로그램에 녹아져 있는(정혜연, 2013) 여러 다른 ‘차이’를 가진 문화가 ‘공존’
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이 그대로 박물관/미술관의 전시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녹아져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당연히 얼핏 어떤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아

한눈에 발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문화 공동체 등으로 분류되어 기획되고 운영되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전시와 교육의 성격 자체가 문화다양성을 근간을 두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

다.

III. 문화 공존의 실천 사례

본 발표의 사례는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 자체가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문화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참여자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시행하고 있는 박물

관/미술관 교육 행사이다. 세 사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Lunar New Year Festival’과 보스톤 미술관(Fine Art Museum Boston)의 ‘School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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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를 선정하였는데, 세 사례는 모두 초등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행사이며 문화다양성을 참여자에게 인식시키는 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최근에 변화된 그 변화의 성

격과 이유를 문화다양성을 교육하는 개념의 변화로 보고 있다.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Lunar New Year Festival’

세계 3대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음력설에 ‘Lunar New Year Festival’라
는 교육적 행사를 개최하는데,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사이다. 교육 행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동반한 일정 시기 열리는 이벤트로서 다수의 관객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기획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같은 중대형 박물관/미술관에서 교육의 수혜자가 가장 다

수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획 운영된다. 또한, 
공연이나 체험의 다양성으로 인해 관람객에게 유희적 성격을 제공하고 가족 관람객에게 교

육적 여가 선용의 기회로 각광받기 때문에, 현재의 관람객의 범위를 넓힐 관객 개발의 기회

로 여겨지기도 한다. 
‘Lunar New Year Festival’는 최근 들어 교육활동과 체험기회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한때 아시아계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행사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제 이 행사

는 더 이상 음력설을 기념하는 아시아 커뮤니티, 즉 미술관이 위치해 있는 뉴욕과 근교에

거주하는 아시아계의 관람객을 위한 교육 행사가 아닌 미술관 관람객 모두를 위한 문화 행

사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행사는 미술관에 정기적 행사로 열리며, 더 이상 특정 문화공동

체를 그 주된 교육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보스톤 미술관(Fine Art Museum Boston)의 ‘School Vacation Week ’

보스톤 미술관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으로서 그 규모나 소장품의 방대함이 미국의

몇 대 미술관의 규모이다. 교육적 기능을 1876년 설립 당시부터 인식하여 그 당해부터 도슨

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교육 행사와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 제공하여
교육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뛰어난 미술관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아동 관람객에게

미술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예술 작품의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행

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공립초등학교의 방학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봄 방학 기간(매년 2차례 있는 봄방학)에는 특별 교육 행사를 기획해오고 있다. 이러한 봄방

학 시기에 열리는 ‘School Vacation Week ’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감상프로그램 등을 함께 기획 운영하고 있다. 방학을 위한

행사이기에 아동을 동반한 가족을 중심으로 기획된 행사이며, 사전 등록 형태가 아닌 선착

순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 교육행사는 미술관의 여러 갤러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다.
여러 개의 갤러리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나 다른 민족 문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갤러리의 교육 체험 활동은 “한국예술 배우기”나 “일본 문

화 배우기” 등의 어떤 민족문화를 기준으로 명명하고 교육하지 않는다. 2014년 2월 봄방학

행사에서는 ‘자연의 문양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일본 도자기 소장품 기반의 감상, 실기 교

육이 진행 되었다. 2013년 2월 봄 방학 행사에서는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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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차용 현대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있는 한국의 이수경 작가를 소개하여, 참여 아동에

게 과거의 유물 작품을 재해석해내는 것이 예술 활동임을 교육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생활사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박물관으로 관람

객 수로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보이는 박물관

이다. 한국인의 생활사의 전시와 교육이라는 기관전체의 목표와 함께 우리사회의 문화가 한

국의 전통문화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개념 하에 문화다양성 전시와 교육 프

로그램, 교육 자료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교육 자료로 개발된 ‘다문화꾸러미’는 2009년 12월 시작으로 2010년 베트남과 몽골 꾸러

미를, 2011년 필리핀 꾸러미, 2012년 한국 꾸러미, 그리고 2013년 우즈베키스탄 꾸러미를 개

발하였다. 각 꾸러미는 큰 꾸러미와 작은 꾸러미로 구성되어, 큰 꾸러미는 박물관 내 교육

에 주로 이용되며, 작은 꾸러미는 택배의 형태로 교사의 신청의 의해 전국 각지의 학교나

교육 시설에 대여되고 있다.  
‘다문화꾸러미’는 베트남과 몽골로 시작하여, 한국 꾸러미도 포함하고 있다. 기획초기부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Outreach Program’으로 개발되었다(이광일, 2013). 다시
말해, 찾아가는 다가가는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 꾸러미는 즉 박

물관이 개발한 교육 자료이며, 동시대 한국의 생활상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

다. 그 의도 자체가 베트남, 몽골, 한국,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 민족적 문화가 모두 한국

의 동시대 생활문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 개의 교육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 기

반의 문화를 다른 다수의 문화와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소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 국가 기반의 문화를 그 공동체의 특수 문화가 아니라, 동시대 그

사회에 공존하는 문화의 한 형태로 소개한다는 것이다. 본 발표의 사례를 통해 박물관 미술

관이 ‘다문화교육’이라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혹은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해야만

하는 의무로서의 나열과 서열화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커뮤니티를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도

록 하는 교육으로 나가고 있는 문화다양성을 포용하는 학습자의 인식변화를 목표로 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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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감상을 활용한 인성 교육

손지현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학교 폭력,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

조하고 있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교육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2012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출범되어 추상

적으로 제시되어온 인성 덕목을 구체화하고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과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 교육에는 예술교육 활성화도 포함되는데 학

생들의 예술 활동을 통한 미적 감수성을 높이고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초등교사의 93.6%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학교 교육에서 실천의 필요성도 96.8%로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미술 수업에서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실천은 미흡하다고 답하였다. 
(이정은, 2013)  미술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취약하였는데 이는 예술가에 대한 일

반적 인식이 천재성 그리고 예술 활동에 대한 즉흥성으로 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인성교육을 현대적 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보고 예술이 갖고 있는 정서적 측면

에 주목하여 다루고자 한다. 예술은 개인의 내적 세계와 느낌 정서를 다루는 데 미술작품의

정서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감상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II. 인성교육

1.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 

현대 철학적 관점은 모더니즘적인 인간에 대한 의미, 즉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합리적이

고 자율적인 인간에 대해 비판한다. 나아가 인간이 가진 의식적·무의식적인 감정, 욕구와 필

요의 측면을 중시한다(Usher & Edwards, 1996, 강선보, (강선보 외, 2008). 또한 인간은 개별

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상황이라는 그물 망 속에서 살고 있는 관계적인 존재로 본다. 
교육은 모던한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포
스트모더니즘은 다원적 가치 속에서 인간 개개인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

는 교육을 추구한다. 타자에 대한 배려나 이해, 존중, 관용의 덕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이야

기하게 된다. 포스트모던한 인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성을 구성해갈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라 우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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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우리의 변화하는 역할과 자기 재현에 따라 의문시될 수 있다. 로티는 우리의 본성은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시 될 수 있으며 그

러므로 미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Shusterman, 2009). 로티에 따르면, 자아에 대한 프

로이트적 탈중심화, 다층화는 윤리적인 것으로서의 미적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다.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반성과 정교화” 의 모

델은 “자기 창조”와 “자기확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Rorty, 1989, Shusterman, 2009, p.441에
서 재인용)

 다원적 가치 속에서의 인성은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강선보 외(2008)는 21세기 인성의

구성요소로 관계성(relationship)을 제시하고 경쟁보다는 공생을 하고 자기 자신, 타자, 자연, 
지구, 우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대상과의 관계성을 제안하였다. 관계성에 기초한 인성교육

의 방향으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 나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배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내가
타인, 사회와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적 측면에서 예술교과의 인성교육은 예술 활동을 통해 공감과 소통을 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타인을 배려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관계
형성의 저해 요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존중 등을 배우도록

하고 타인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학교 부적응 또는 왕따 문제

등을 해소하고 협동심과 소속감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예술인성교육은 예술의 심미적, 정
서적 특성과 문화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 인성

과 관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최경희 외, 2012). 김정희(2013)는 예술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는데 관계적 차원의 주체는 ‘나와 너, 우리’이고 핵심 요소는 배려, 관
용, 존중, 공감, 신뢰, 소통을 들었다. 
이와 같이 예술교육은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에서의 미적

인식을 고양하고 소통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기 인식을 추구한다. 

2. 감정의 소통으로서 예술의 인성 교육적 가치

예술작품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다. 우리는 서로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타인의 개인사에 개입하게 된다. 
예술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 우리도 감동을 받게 된다. 예술 작품은 우

리가 일상에서 지나치게 되는 문제들을 포착하여 이를 확대하여 생생하게 표현한다. 인간이
행하거나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냉담한 구경꾼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고, 여러 측면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

을 그대로 느끼게 되므로 공감은 일종의 대체(substitution)로 간주할 수 있다(Burke, 2010). 피
카소의 게르니카가 전쟁에 대한 비참함을 고발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에 대한 분개를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전염시킬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비참함이나 불행, 심지어 죽음까지도

고차원적인 미로 승화시키는 것도 바로 공감의 원리 덕분이다. 현실에서라면 충격적인 대상

들이 비극이나 다른 재현물 속에서는 고차원적인 기쁨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예술작품을 감정의 표현으로 보는 낭만주의 미학은 예술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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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술 활동에서 정서를 능동적으로 파악한 크로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인상이 외부

의 감각에 의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미적 활동으로 이루어지

는 예술은 우리를 감각 인상의 “수동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동적 기능을 한다. 우리의
감각 인상들을 명료화하고 생동감있게 표현하는 예술의 역할을 통해 삶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관적 지식을 형성하고 이를 표현하는 주요한 창구로 예술의 역할

이 자리잡게 된다. 크로체에 이어 콜링우드도 예술이 다루는 감정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다.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예술작품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탐구해가

게 된다. 콜링우드에 따르면 예술의 영역에서는 어떤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잘 정리하여 스

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때 작가의 개별화된 감정은 예술 활동의

창조적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상상력이라는 개념은 표현이라는 개념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예술은 한 개인의 감정을 상상력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는 콜링우

드의 예술관이다. (김진엽, 2012)
랭거도 역시 예술에서의 정서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는 예술이란 “인간의 감정을 표현

하는 지각 가능한 형식들을 창조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때의 감정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Langer, 1942, 김진엽, 2012, p.62에서 재인용). 예술에서 이루어지는 감

정의 표현은 화가 날 때 표출되는 식으로 감정을 배출하는 자기 표현이 아니다. 랭거에 따

르면, 감정이란 다양한 요소가 동시적으로 결합된 통합적인 속성이다. 따라서 일상적 담화가

직선적이며 연속적인 질서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의 사유를 표현하는 데에는 적절하지만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동시적이고 통합적인 감정을 표현

하는 데는 예술의 형식이 효과적이다. 예컨대 미술 작품의 선, 형, 색채, 비례 등의 형식은

각각의 형식이 따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복합성 속에서 동시에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양태와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양태를 표현하기에 담화

적 언어보다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랭거에게서는 예술적 형식이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적

절한 형식이 된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예술교육을 통해 다루어 소통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미
술을 보는 사람의 심리적 반응을 토대로 공감의 개념으로 설명한 립스는 인간은 자연의 어

떤 대상에 주관적인 반응을 하며, 어떤 작품을 보았을 때 그 작품과 자신이 동일시되는 것

을 느낌으로써 작품을 미적으로 음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Lipps, 1903, 김영나, 2006, p. 172
에서 재인용) 미술사에서 표현주의는 개인의 내면세계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강렬

한 욕망의 발현으로 근대 이전 독일 미술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뤼네발트(Matthias 
Grünewald), 알돌퍼(Albrecht Altdorfer)와 같은 미술가들과 같이 독일 미술은 형태의 왜곡이나

과장, 인간 존재의 긴장감을 통한 강렬하고 어둡고 내성적인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때로는
자연의 신비로운 공간에서 느껴지는 정신에 대해 집중하기도 하였다. 뭉크도 이러한 독일

표현주의의 태동에 자극을 주었고 고흐 역시 왜곡된 형체나 원색의 사용, 율동적인 화면의

움직임으로 영향을 주었다.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와 같은 작가 역시 비극적인 상황을

강렬한 인간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김영나, 2006). 이와 같이 미술작품들에 나타난 감정

은 학대와 빈곤에 대한 동정과 슬픔의 동인이 된다. 사람들은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

감을 통해서 불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타인에 대한 인식에 무감각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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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상을 통한 공감과 소통

1. 감상교육의 인성적 가치

최근의 학교 폭력 연구(김붕년, 2012)에 따르면 공감 능력의 부족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한다고 한다. 자동차 문에 손이 끼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과 같은 그림을 보여

주었을 때 학교 폭력 가해자 집단의 학생들은 정상 학생 집단에 비해서 공감 능력과 관련되

어 있는 뇌의 영역이 유의미하게 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이 피해 학생이 겪고 있

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폭력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와 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예술은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므로 공감 능력을 기르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인성교육의 관심과 아울러 여러 교과에서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덕과 윤리 교육에서 공감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고 국어 교육에서 독

서, 화법, 문학 교육 등에서 인성교육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미술 교육에서는 공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작가들은 내면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등의 감정, 내적 상태, 삶에 대한 가치관, 태도를 작

품에서 표현한다. 작가가 내부에 어떤 정서를 갖고 있고 그 정서가 힘을 갖고 있어 작품 속

으로 흘러 들어가서 작품에 어떤 성질을 갖게 한다는 ‘표현’에 대한 인과관계적 의미는 예

술의 표현주의적 이론을 지배하였다.(Parsons &Blocker, 1998) 20세기 초의 철학자 및 심리학

자들은 앞서 논한 예술의 표현주의적 속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떤 정서가 작가로 하여

금 작품을 창작하게 하고 이러한 정서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느끼는 감정이입적 경험을 불

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슨스와 블로커는 표현주의적 이론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인

식을 요구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시각적 특성이 정서를 유발하는 것과 작가의 정서의 문제

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또한 작품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감상자에게 일어나는

정서이지 작품의 정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파슨스와 블로커는 작가에서 작품 그리고 감상자

에게 이어지는 인과론적 표현관계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감상 교육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가다머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개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 경험이 끼치는 영향을 논

하였다. 또한 미술 작품에는 작품이 갖고 있는 시대적, 역사적 맥락이 있다. 그는 작품을 감

상한다는 문제에서 우리는 역사에 속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역사적 상황 속에 속한다는 것으로 해석학의 관점에서 ‘지평의 융합’과 관련된다. 가다
머가 지평이란 말을 통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의 범위이

다.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두 가지 지평이 존재한다.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

는 지평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이 발생한 지평이다. 작품에 대한 우리의 해석 작업은 이러한

두 지평의 융합이다. 따라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미술작품의 역사적 지평에서의

관점과 감상자의 개인적 관점과의 융합 속에서 만남을 의미한다(Gadamer, 1989, 김진엽, 
2012, p.158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평의 융합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들과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미술 작품에서 지평의 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적 지평에서의 관점과 아울러 타

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공감(empathy)은 미적 감상의 본질로 1873년 미학심리학

과 형태지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때 비쉐(Vischer)가 독일어의 ‘Einfühlung’을 처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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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Einfühlung’은 ‘ein(안에)’와 “fühlen(느낀다)’이 결합된 것으로 ‘들어가서 느낀다’라는 의

미를 갖고 있다. 이어 심리학에서 ‘Einfühlung’의 개념을 도입한 립스(Lipps, 1903)는 미적 감

상의 본질로 공감을 들었다. 그는 공감의 최종결과를 공유된 느낌(shared feeling)이라고 보고

공감대상자에게서 공감하는 사람에게로 정서적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의 과정에 주의

를 기울인다. (반진주, 노용, 2012) 
공감은 미술작품을 이해하는 시지각과 관련된다. 시지각이란 대상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인식하는 시각적 사고이다.(Arnheim , 2006)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

히는 데 중요하다. 예술은 이처럼 학생들이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각

적 인식 능력을 길러준다. 학교 교육에서 수, 언어로만 이루어진 추상적 표상을 다루게 된다

면 경험을 다루는데 개념의 폭으로만 축소되기 때문에 경험은 경직되고 추상화된다. 
 예술은 이러한 방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각 대상이나 상

황의 미세한 질적 특성을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예술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

문이다. 예술은 미세한 차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다룸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능력을 발달시

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이스너는 대상의 미세한 질적 특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기

능,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기능, 그리고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기능이 미술의

중요한 3가지 기능이라고 하였다. (Eisner, 2008, 이모영, 2013 p.115에서 재인용)
예술은 사물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도록 함으로서 세상을 더욱 열린 마음으로 대하도

록 한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의 관점과 가치에

대한 상대적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현대의 인성교육과 통할 것이다. 미술 작품에 나타난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개발하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감상 교육을 통한 공감적 이해

오스본(Harold Osborne)은 감상이란 용어는 정의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감상’이란 용어의 모

호함과 광범위함이 현실의 많은 형태의 감상 행위에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Osborne, 1970) 감상(appreciation)이란 라틴어의 appreciatus의 어원으로는 “가치”, “평가”, “감
정”의 의미이다. 감상이란 가치화하는 행위(valuing)로 미술 작품에 대한 지식, 경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술 작품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감

동하며 내면화로 이어진다. 미술 감상으로 감각과 지각력을 기르고 미술 작품의 가치를 느

끼고 이해하는 내면화의 과정으로 학생들의 정신적 조화가 이루어진다. 1920년대 초반에 미

국에서 전개된 “picture study”운동도 감상교육과 관련되는데 학교에 전시한 미술작품을 감상

함으로써 도덕적인 덕목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감상은 가치 판단과 아울러

도덕성이라는 인성교육과 통한다.
감상 교육을 미적 지각을 토대로 한 미적 문해력으로 설명한 사람은 브라우디이다. 그에
의하면 미적 교육은 어떤 감정의 성질이 표현된 이미지 속에 담겨 있는 감각적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상상적 지각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실기 중심의 미술

수업에서 탈피하여 미술의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주장한다. 그는 초등학교 시기가 ‘미적 문

해’의 초보를 가르치는 좋은 기회라고 된다면서 감상 수업도 지식 중심이 아니라 풍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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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각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oudy, 1994)
미술 감상활동과 인성 교육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초등학생에게
감상 수업을 적용하여 학생간의 협동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

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의사결정능력,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예민성 등이 향상되고

자기 표현력과 자아존중감이 강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최보견, 2011) 또한 미술 감상 수업

에서 데이비스의 공감모형을 중심으로 적용한 협동학습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의 공

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반진주, 노용, 2012). 데이비스의 공감 모형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을 느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

졌다. 관점 취하기(perpective-taking)는 다른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이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

해보려는 경향이고 상상하기(fantasy)는 자신을 상상적으로 책, 영화, 희극 등의 허구적인 인

물의 느낌이나 행동으로 전위시켜 보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타자 지향적인 동정의

느낌과 불행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과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 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경향인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의 네 가지가 이에 해당된다.(박성희, 2010)
감상교육에서 공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작품 안에 들어가서 인물이나 대상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나는—다”라는 글을 쓰게 하였을 때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작품의 요소

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작품 안에 인물이나 대상이 되어 상황을 가정하여 공감하고 감정이입

할 수 있다. 은유와 유추를 통한 감상방법은 효과적으로 다양한 연령군에게 적용가능하다

(James, 2000). 개인적 유추(personal analogy)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대상 그 자체가 되어

봄으로써 직관적 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해결책을 넘는 문제해결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이나 개념에 대응함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추

구한다. 개인적 유추의 심층적 단계에서는 상상된 경험-예를 들어 어떤 대상이나 개인이 되

었다는 가정-아래 참여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Gordon, 1973). 
예를 들어 Tom Gralish의 1985년 사진 작품은 필라델피아의 길거리의 노숙자를 소재로 한

다.  ‘주차금지(No Parking)’라는 표지판 밑의 기둥 옆의 박스를 우산 삼아 길거리에서 음식

을 먹고 있는 노숙자를 피사체로 한 이 사진 작품은 사회적 주제를 담아 1986년 퓰리처상을

수상하였다. 비 내리는 길 거리에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노숙자를 다룬

이 작품은 당시 필라델피아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숙자 문제는 어느새 자연스러

운 현상처럼 모든 사람이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주차금지’아래 불법으

로 ‘주차한’ 노숙자는 사회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사진 작품을 보고 학생들은 “나는-”으
로 시작하여 노숙자가 되어 보고, 박스가 되어 보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연계하였다. 개인
적 유추(personal analogy)의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나 탐구해야할 이미

지의 일부가 되어 상상하는 것이다.(손지현, 2013) “감정이입적 투사”를 통해 자신을 타인의

존재 안으로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우리 자신을 다른 어떤 사람의 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게 된다 ( Lakoff &Johnson, 2002; 1999; G. Lakoff et al., 2002). 즉
자신을 다른 존재로 관련지으면서 다른 경험과 감성을 끌어내어는 감상 교육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진속의 음식을 먹는 노숙자는 이제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타

인이 아니라 가난, 가족, 그리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능과 책임, 냉정한 현실 등의 문제로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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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예술적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통합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흔히 감정의 영역은 이성

의 영역에 비해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한 영역으로 천대받아 왔고, 따라서 이를 다루는 예술

또한 하위 활동으로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랭거에 따르면 이러한 비합리와 무질서는 담화

적인 언어로 감정의 영역을 표현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이고 예술적 형식으로 감정을 표현

할때 감정의 영역이 지닌 조화와 질서, 활기가 드러난다(김진엽, 2012). 감상 교육을 통해 예

술 작품이 가진 정서의 촉발과 아울러 탄생, 성장과 소멸 등의 삶의 문제를 새롭게 지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감을 통한 감정의 문제는 이제 이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적 가

치와 질서가 있는 영역으로 공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인성의 개념과 예술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을 감정의 측면으로 보는 것은 타

인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면을 제공할 수 있다. 무차별한 시각문화와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

리의 감각은 마비되어 무감각해지고 있다. 최근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예술 교육의 새로운 시각과 활성화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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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구현 방안

장근주 (교육과정 평가원)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의 심화,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대국

민 인성 및 인성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학생들은 특히, 신뢰, 협력, 참여 등 함

께 더불어 사는 능력이 낮은 편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e). 이
명박 정부 시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12. 2. 6.)을 통

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의지를 밝히고, 그 일환으로 학교생활의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는 교과교육을 통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도모하고자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2012. 7. 9.).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인성 함양’이 개정의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나 금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표방한 것은 지

식 중심이 아니라 사례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의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측면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목표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이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한 14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제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3). 그 주요 추진 계획 중 가장 앞자리에 서는 것이 인성교육 중

심 수업 강화로서, 교육부는 기본 인성덕목의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참여와 협력 학습 강

화,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등을 주요 추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

서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2)의 일환으로 학교 인성교육 강화를 제

안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

량-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 요소를 강화한다. 둘째, 바른 언어

습관 및 소통 중심의 국어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인성 핵심 역량을 실천으로 체득하는 도

덕과, 사회과 교육을 실천한다. 넷째, 융합형 인성 수업을 실시한다. 국어, 도덕, 사회, 체
육, 예술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다섯째,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확대한다. 여섯째, 중학교
체육 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음악과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내용의 재구조화, 
관련 자료의 개발 등과 함께 교사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 학교 현장의 조건 구비, 교육 당

국과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함께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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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급에서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구현 방안 모색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의미와 실천 방향을 명료화하여 학교 현장

에서의 인성교육 구현 실태를 파악하는 준거로 삼고자 한다. 둘째,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연구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

고자 한다. 셋째,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으로서 초 중학교 교과 담당 교사

가 교실 수업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향

1. 음악과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의미

(가) 음악과 성격과 인성교육의 관계

학교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적 감수성을 습

득하여 음악을 선호하고 생활화 하여 음악을 삶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음악을 통한 인간교육의 목적은 단지 미적 가치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인간성의 함양을

위한 총괄적인 교육이다(이명준 외, 2011). 다시 말하면 음악교육은 일상생활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적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간을 육성하며, 생활에 활력을 주어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궁극적인 목

적을 둔다(민경훈, 2011)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의 함양이고, 목적은
음악학습으로 음악학습을 통해 인성을 함양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음악과 목표에 반영된 인성요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는 인성 함양을 중요한 교육적 지향점으로 강조하고 있으

며 개괄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

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다.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4).

음악과의 목표에서는 음악교육은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의 덕목을 지닌 전인적 인간을 양

성하는 인성 지향적인 교육을 표방하며, 다원적 가치 인식, 타인 존중, 배려, 문화 발전에

기여 등의 인성 덕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권덕원(2012)은 음악교과에 제시된 목표를 3
가지 층위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첫째 음악성 발달, 둘째 문화적 소양과 인성적 측면, 셋째
국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이어 음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교과의 목표의 인성요소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여 음악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음악의 연주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협

동, 존중과 소통을,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소통과 책임의 인성요소를 개발할 수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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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음악을 활용하는 태도는 정의적 요소로서 음악활동

을 통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 음악과 내용에 반영된 인성요소

음악 교과의 목표와 내용(성취기준), 교수 학습 방법, 평가에서 도출된 인성요소와 관련하

여 음악 교과가 추구하는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을 제시하면 <표-1>과 같다. 음악과의 가치

덕목 및 인성역량에 ‘음악적 감수성’을 음악교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하였다. 음악적
감수성은 음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미적 공감과 수용과 일치하며, 나머지 존

중, 배려, 자율과 책임, 정의는 가치덕목에, 참여와 협동, 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판단

력은 인성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덕목

인성역량
포함되는 인성요소 음악과 교육에의 적용

존중

자기 존중: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긍정적 태도

∙다른 문화 음악과 다른 사람의 연주를 존중

타인존중: 인권 존중,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 갖지 않기

배려
관용, 연민, 양보, 친절, 봉사, 헌신, 공

감, 화합

∙각자 맡은 성부의 역할을 통해 화음의 아름다움

을 느끼며 연주

자율과 책임
자기 임무 완수, 정직, 성실, 신뢰, 윤리

적 책임감

∙음악을 연주하고 창작하는 과정을 인내하여 음

악 작품 완성

참여와 협동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 협력, 도움주

기, 팀워크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음악활동과 음악회에 참

여하는 태도

음악적 감수성

(공감과 수용)

미적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 느낌(감정)이 일어나거나 받아들

이는 것

∙음악의 표현적 특질에 미적으로 반응하고 지각

하여 음악의 구성요소들의 관련성 속에서 형성

된 ‘의미’를 통찰하고 공감

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음악적으로 표현

하고 음악 문화와 작품을 이해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

문제인식, 가능한 해결 방안 모색, 결정

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보기, 도덕적 성

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음악창작, 음악극, 배경음악 만들기 등의 음악활

동에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의사 결정능력

정의
준법, 규칙준수, 공정, 질서,

가치 판단

∙창작윤리 준수

∙저작권 준수

<표-1> 음악과 가치덕목 인성역량

   
음악과 인성교육의 주요 요소를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연계하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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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음악과 내용(성취기준)과 관련 인성 요소

초 3 4 초 5 6 중
관련 인성

요소

생
활
화

3-1. 음악을즐기는태도갖기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다.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문화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태도

참여

3-2. 우리음악의가치인식하

기

(1)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을

찾아 볼 있다.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1) 우리음악의소중함에대해이

야기 할 수 있다.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1) 세계속에서우리음악의위상

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가치 인식

소통능력

존중

<표-3> 음악과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 인성 요소 (계속)

음악과 교수 학습 방법 관련 인성 요소

다. 내용 영역별 지도

(1) 표현

(가) 음악 만들기에서는 자유롭게 소리를 탐색하고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

록 그림이나, 기호, 문자, 악보 등을 활용한다.

(2) 감상

(다) 음악 감상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다. 국악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3) 생활화

(나)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

로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의

음악적 감수성

참여

문제 해결능력과

판단력

   

음악의 평가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기본으로 인성 요소와 관련하여 태도와 관찰

을 통한 과정 및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 <표-4>는 음

악과 평가에서 인성 요소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4> 음악과 평가와 관련 인성 요소

음악과 평가 관련 인성 요소

가. 평가 계획
(2)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영역 내에서도 학습자의 지식, 기
능, 태도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자율과 책임

나. 평가 방법
(1)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2) 평가는 교사의 평가뿐만 아니라 상호 평가, 자기 평가 등 학생의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자율과 책임
소통능력

가. 표현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등의 표현 활동은 기초 기능, 표현, 태도 등을
고루 반영하여 평가한다.
나. 감상
음악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와 태도 등을 평가한다.

다. 생활화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음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한다.

자율과 책임

문제 해결능력과
판단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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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과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향

앞에서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음악과의 가치덕목․인성역량을 구

조화한 결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음악교육의 방향은 인성교육을 포함한 부분적 변

화와 강조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음악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교과에서 인성교육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기 위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인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악교

과는 합창과 합주가 주를 이루어 협동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교과로 이와 관련된 인성 요

소가 목표에 보완되어야 하며, 학년별 목표에서도 음악과 목표에서 제시한 창의적 인재와

전인적 인간 양성과 관련된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년별 목표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준에 인성교육의 내용 요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와 성취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성교육은 음악과의

성격과 목표에서 언급하고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가치덕목은 존중과 배려이며, 학년별로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와 음악활동의 참여의 인성역

량이다. 반면에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제시된 인성요소가 음악학습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음악교과의 성취기준은 각 영역을 학습하기 위한 실기 위주의 내용에 치중하고 있

다. 음악 교과는 교과의 특성상 인성교육의 단원을 포함하는 것보다는 주제나 제재곡 선정

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고 교수 학습 방법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즉 학습 지도안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취지를 구체화하여 제재곡이 어떤

면에서 인성교육에 적절한지를 명시하고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인성 요소를 강화한 성취기준은 교과서 집필에서 내용으로

반영되어, 실제 수업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관련된 인성

요소를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셋째, 인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음악과 교수 학습과 평가에 인성교육 내용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음악과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결과와 함께 태도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과정 평가의 인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교수 학습 방법은 다양한 교수

학습, 학년과 학급의 연계, 수준별 학습, 지역을 고려하는 교수 학습이 인성교육으로 간주

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인성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음악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구현은 교육 내용과 교수 학

습,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에 가치덕목 인

성역량의 명시가 필요하다.

Ⅲ. 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현황

1. 초등학교 음악 수업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3개 초등학교 음악과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을 공개한 교사를 대상으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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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실시하였다. 관찰한 수업을 개관하면 <표-5>와 같다.

<표-5> 초등학교 음악과 수업관찰 개관

구분 가교 A교사 수업 나교 B교사 수업 다교 C교사 수업

수업

목표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가사를 바

꿀 수 있다.

1인 1악기 연주 기능을 습득하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심성

과 배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기악합주를 통해 협력하고 배려하

여 악기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도

록 한다.

수업

내용

-부모님 은혜에 관한 노래듣기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가사를 바

꾸어 표현하기

-작품 발표하기

- 5월8일부모님앞에서노래불러드

리기

-각 악기별 파트 연습하기

-합주를 통하여 협동심 기르기

-셈여림이해하기

-악기편성하기

-성부별 연습하기

-같은 악기별로 성부 연습하기

-느낌 말하기

수업

방법

-전체학습, 모둠학습,

개별학습, 가창중심, 창작중심

-전체학습, 기악 중심수업모형,

체험학습, 협동학습

-전체학습, 모둠학습, 기악중심수

업모형

수업

자료

-부모님을 주제로 한 동영상 자료

(mother of mine), 멀티미디어자료,

확대악보, 자기 상호평가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라이

앵글, 탬버린, 음악회팜플렛, 디

지털 카메라

-확대악보, PPT자료, 큰북, 멜로디

언, 리코더, 탬버린, 트라이앵글,

리듬스틱, 우쿨렐레, 악기편성표

평가

방법
-관찰법,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학생 활동 개인 포트폴리오 자

료 관리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

의 기록향상 점검

-교사학생상호관찰평가표(정의

적 영역)

2. 중학교 음악 수업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3개 중학교 음악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을 공개한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관찰한 수업을 개관하면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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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중학교 음악과 수업관찰 개관

구분 라중 D교사 수업 마중 E교사 수업 바중 F교사 수업

수업

목표

-모둠별 연주발표를 통해 협동심과

창의성을기르고, 음악회의예절을

갖출 수 있다.

-영상자료를통해 ‘배려’의소중함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뮤지컬

창작을 통해 서로 나누고 협동

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전문가의연주를감상하며서

로소통하고화합하는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다른학생의발표를경청하고

자신의생각과비교하는분별

력을 기른다.

수업

내용

-모둠별 기악합주 연주발표

- ‘배려’에 대한 인성교육 영상자료

감상 후 느낀 점 정리

-영화의 배경음악 리코더 연주

-모둠별 뮤지컬 만들기

-모둠별 뮤지컬 연습하기

-모둠별 뮤지컬 발표하기

-뮤지컬 연주 소감문 쓰기

-작곡가 알기

-변주형태 파악하기

-동영상 자료 감상 및 느낀점

적고 협의하여 발표하기

-형성평가 문제풀기

-과제 확인

-이달의 노래 부르기

수업

방법
-협동학습을 통한 기악합주

-프로젝트학습모형으로 8차시에

걸쳐 완성

-협동학습방법으로 수업진행

-전체학습, 모둠학습, 감상중심

수업

자료

-동영상자료(타이타닉의 장면들),

sonar활용 midi 파일, 컴퓨터, 스크

린, 프로젝트, 리모컨, 활동지

-뮤지컬의구성요소이해를위한

파워포인트

-기존뮤지컬의다양한공연동영

상

-모둠별 뮤지컬 대본

-뮤지컬 공연 소품

-놀람교향곡학습지, 사전과제

학습지, 플래시 본시학습지,

동영상학습지, 교사순회지도

조별학습지

평가

방법

-연주의 과정평가

-배려의소중함을토론을통해확인

-뮤지컬 소감문 작성

-뮤지컬 평가표 작성
-형성평가 문제풀기

3. 종합 논의 및 시사점

6개의 음악수업을 관찰해 본 결과, 음악 교사들은 음악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지니고 있었으나, 음악수업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음악

수업에 인성적인 교수 학습 접근법을 통한 인성교육의 구현이고, 둘째는 음악수업에 인성

교육의 내용적 요소를 주제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6개 초 중학교 음악과 수업 관찰 및 면

담 결과 분석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 수업 내용에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과 인성역량을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음악과 수업 목표 설정에서 나교 B교사와 다교 C교사, 바교 F교사는 기악합주

와 음악 감상을 음악수업으로 선택하여 교사의 발문이나 학생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통

하여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음악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가 순화되고

인성이 길러진다는 견해로, 기존의 음악수업을 유지하면서 인성 함양을 위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 교사들의 공통적인 철학은 인성은 지식적인 면보다는 태도, 생활습관
등과 연관이 되며 악기 연주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학습방법이나 교육철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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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인성이 녹아드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교 F교사는 음악이 학생

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고운 말을 쓰려고 하

며 음악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들은 음악 과목은 특성상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서가 풍부해짐으로 음악을 열심

히 하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인성적인 면에서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통적인 견

해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가교 A교사와 라교 D교사, 마교 E교사의 수업은 효와 배려, 협동 등의 인성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여 이를 노래나 악기 연주를 통하여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A교사는
‘부모님 은혜’의 인성과 관련된 악곡을 선택하였다. D교사도 배려라는 인성적인 요소를 주

제로 타이타닉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가장 배려하는 장면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실

생활과 연결하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배려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

다. 즉, 음악수업에 인성교육의 내용적 요소를 주제로 선택하여 인성교육과 음악교육을 연

결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음악 수업의 목표에 관하여는 B, C, F교사의 의견과

일치한다. 대표적인 예로, A교사는 인성의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것이 음악수업으로,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의 기능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

을 느끼고 미적 감수성을 갖게 되어, 음악을 좋아하고 생활화 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완성

이라며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6가지 수업은 외형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음악 수업의 궁극적 목적은

음악의 기능 학습보다는 음악을 통한 인성 함양이라는 점에서 모든 교사들의 합의점을 찾

을 수 있었다. 즉, 초 중학교 음악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의 함양이고, 음악학습은 전인적

인 인간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나 교수 학습

방법에서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이나 인성역량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음악교
사들은 나름대로 인성요소를 포함한 내용을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시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악수업에서 인성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주제의 활용은 순수한 음악

수업의 의미의 상실과 함께 도덕수업과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음악교과 수업에서 인성교육의 가치덕목과 인성역량 지도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체계적인 교수 학습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음악과 수업에서 학생 참여적 협력수업을 통한 학생중심의 인성교육이 필요하

다. 다교 C교사는 인지적 영역 중심의 옛날식 교육에서,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모둠활동과 협력활동을 통한 배움 중심 수업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6개
의 수업들 모두 4명에서 6명 등의 모둠별로 구성된 기악 합주나 노래발표 등의 음악활동

을 전개하고 있었다. 기존의 개인의 독창 중심 수업이 모둠활동으로 전환되면서, 협동, 배
려, 책임을 중요시하는 음악 교육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었다. 악기 연주도 전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의 질보다는 참여하여 음

악을 즐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다양한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문

제해결 능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반응 중심 학습법을 활

용하여 수업을 진행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전히 개념중심의 강의식으로

수업의 개관을 설명하고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유도하고 있었다. 다만 학생들이

참관 수업을 의식해서 인지, 교사의 질문에 교사가 호명한 학생이 응답하는 등의 소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고 있어,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나 응답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이끔

이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을 통하여 악기를 선택하고 악기 연주 방법



156

을 결정하는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음악수업에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학습이나 프로젝트학습 등의 교수 학습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음악교과시간과 방과 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

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충실한 음악과 수업을 위하여 음악 교사들은 일주일에 2시간의
음악과 수업 시수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 교과의 수업 시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음악교과시간외에 방과 후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음악활동이 필요하다. 읍면 지역의 인성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나교는 창의 경영 예술

선도학교로 정규 음악시간외에 방과 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오케스트라와

연계된 음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음악교육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음악활동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음

악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기 단위의 지속적인 음악활동에 인성교육이 서로 연계

되고 융합되는 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바중 F교사는 수업 전에 인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가사의 가요를 매달 한곡씩 선택하여 ‘이달의 노래 부르기’라는 명칭으로, 학생이 기타를

치면서 모든 학생들이 노래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매 시간마다 30개의 곡들을 5분 감상을

통하여 듣도록 하여, 생활화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라중 D교사는 수업 전개

에서 10분에서 15분의 10차시로 구성된 모둠별 기악합주를 실시하고 있었다. 모둠별 기악

합주는 학생들 스스로가 연주할 악기와 악곡을 선택하고, 네 번의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협

동심과 창의성 등의 인성적인 면을 평가하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음악교과는
특별히 인성교육과 관련된 단원이 포함된 교과가 아니라 인성과 관련된 주제를 교사가 인

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교과의 특수성이 있다.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면에서 일괄적인 프로젝트 수업도 중요하지만, 단위 학교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

한 음악활동을 음악교사가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음악과 인성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수행평가, 
학생 자신의 학습활동에 대한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정의적 평

가 등이 필요하다. 6개 학교의 수업 관찰 결과 가교 A교사는 관찰법, 자기 평가, 상호 평

가를, 나교 B교사는 학생활동 개인 포트폴리오 자료 관리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록향

상을 점검하고, 다교 C교사는 정의적 영역에 중점을 두고 학생 상호 관찰 평가표를 활용하

고 있었다. 라중 D교사는 연주의 과정평가를, 바중 F교사도 학기 단위로 음악회를 다녀온

후에 음악 감상문, 친구들의 발표에 대한 평론 등을 포트폴리오로 제작하는 수행평가를 사

용하였다. 평가 기준에서도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음악기능의 학습이 아니라 인성교

육의 함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되면서, 평가도 음악보다는 학생들의 음악 활동 참

여와 협력 등의 태도와 과정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Ⅳ.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1. 인성교육 내용의 구체화

음악과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을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가치덕목 인성역량

을 연계시키고, 교수 학습 내용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 구체화를 시도하면 다음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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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음악과 교육 내용과 가치덕목 인성역량의 연계성 및 내용 구체화 (중학교 1-3학년군)

영역 교육과정 내용 가치덕목 인성역량 내용 구체화(활동의 예)

표

현

-예술가곡, 민요, 판소

리한대목, 가곡의초

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르기

-존중(타인존중: 다른 문

화에 대한 편견 갖지 않

기)

-우리 민요와 외국민요 불러보기

(자문화와 타문화 존중, 문화적 차이를 이해)

-가곡과 시조의 초장을 비교해보기

(우리 전통음악 이해와 존중)

- 다양한 예술에 어울

리는배경음악으로만

들기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력

(가능한 해결 방안 모색,

합리적인의사결정능력)

- ‘시’를 가사로 하여 음악 창작하기

(가사에어울리는리듬과음정을찾고협력하여표현,

다양한의견 존중)

-주제에맞는노랫말과

극본을마들어음악극

으로 표현하기.

-소통능력(의사소통능력)

-문제와 해결능력과 판단

력(결정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보기)

-뮤지컬 만들기

(계획을 세우고, 소통을 통한 협력)

-UCC 만들기

(역할을나누어UCC을만들며문제해결능력과다양

한 의견 존중)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가락을만들기
-정의(규칙준수)

-창작 국악곡 만들기

(토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규칙을 지켜 국악 창작)

-한도막 형식 가락 짓기

(형식과 종지법 규칙 준수)

-변주곡 만들기

(한도막 형식의 음악요소를 활용하여 변주)

감

상

- 7-9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하기

-정의(가치판단)
-민요 듣고 부르기

(각 토리별 특징을 구별, 민요의 음악적 가치 판단)

-다양한시대의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

-존중(타인존중)

-다양한 시대 음악 감상

(작곡가의 감정 공감하고, 시대별 음악 특징 존중)

-음악 신문 만들기

(다양한시대작곡가와음악을이해, 협력하는과정에

서 타인 존중)

-음악을듣고현대사회

에서 음악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

하기

-참여와 협동(공동체 의

식)

-광고에 사용된 음악 제목 찾기(토론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게임 배경음악 만들기

(협력을통한게임음악창작, 참여와협동을통한타

인 존중)

생

활

화

-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문화행사에

참여하기

-참여와 협동(공동체 의

식, 민주시민 의식, 협력,

도움주기)

-학급 음악회

(자신의 역할 이해 및 타인과 협력하여 연주)

-음악회 참석하기

(음악회 예절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세계 속에서 우리 음

악의 위상에 대해 이
야기 하기

-소통능력(대화를통한관

계 개선)
-존중(자기존중: 자신감)

-우리 전통 문화재 보존 방법 토론

(소통과 타인의 의견 공감 및 존중, 우리 음악 존중)

-국악 공연 감상

(우리 문화재 존중과 감상을 통한 국악의 자부심 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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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성교육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내용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을, 수업 관찰에서는 교사들의 활동과 면담을 통해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을 유추할 수 있

었다.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음악과 가치덕목 인성역량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8> 인성교육에 적합한 음악과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구분 교육과정 수업 관찰 결과 설문 조사 결과 인성교육에 적합한 방법

교수

학습

방법

-포괄적 음악교육

-창의적 문제 해결법

-수준별 교수학습

-협동 학습

-기악중심수업모형

-문제 해결 학습

-반응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활동 중심 학습

-협동 학습

-창의성 계발 학습

-반응중심학습

-체험학습(현장견학)

-협동 학습

-창의적 문제 해결법

-프로젝트 학습

-체험 학습(현장 견학)

-토의 토론 학습

-반응 중심 학습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상호 평가

-자기 평가

-포트폴리오

-감상문

-태도 평가

-관찰법

-실기(작품)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질의 응답

-형성 평가

-포트폴리오

-관찰법

-실기 평가

-포트폴리오

-행동 평가

-관찰법

-실기 평가

-포트폴리오

-자기 평가및동료 평가

-태도 평가

이상과 같이 음악과 교육과정, 수업 관찰 및 면담 결과,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성

교육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종합하면, 음악과를 통한 인성교육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

법은 학생 참여적인 모둠 활동이며, 평가 방법도 태도와 과정을 평가하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임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수업 현장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의
내용과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음악과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

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V. 결론

학교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첫째, 오늘날 학교 교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성교육의 가치덕목 인성역량을 설정한

다. 각 교과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성교육의 가치덕목 인성역량인 존중, 배려, 책임
등을 지도해야 할 인성교육의 공통 요소로 제시한다.  각 교과별로 추구해야 할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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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덕목․인성역량을 설정하여 지도한다.
  둘째, 교과교육 내용에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인성역량을 연계시키고 구체화한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인성교육의 가치덕목 인성역량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

화하여 제시한다. 각 교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성교육의 가치덕목 인성역량이 현행 교

육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과 내용과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인성

역량을 연계시켜 지도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각 교과별로 학생 참여적인 협력학습을 위주로 하는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을 적

극 활용하도록 한다. 학생 참여적인 협력학습을 위주로 각 교과별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모형을 적극 활용한다. 수업 중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가치덕목 인성역량이 습득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지도한다. 
  넷째,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다양한 인성교육 교수 학습 자료를 활

용한다. 각 교과별로 인성교육과 관련이 깊은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한다.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인성교육 자료에서는 학생들의 고민, 일상생활의 맥락과 연계된 소

재를 활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 교과의 평가에서는 인성 교수․학습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교과교육 평가에서 인성교육 학습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한다.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 요소 학습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참여 정도, 태도 등을 재는 평가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인성교육 평가 결과를 학

생들에게 피드백시켜 스스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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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 교육과정 중 표현활동(무용) 영역에 나타난

평가 방향과 특징 분석

정성희 (인하대학교 박사)
박세리나 (인하대학교 석사)

Ⅰ. 서론

무용교육은 신체의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창의력과 표현력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여 왔다. 국내외 많은 무용가와 무용교육자들도 학교교

육에서의 무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무용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학교교육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 번째 형태인 예술중․고등학교에서의 무용교육은 예술대학 무용학과의 교육방법을

기초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무용교육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

학교 무용교육의 형태는 ‘신체-움직임’이라는 체육과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일반 학교교육

에서의 체육 교과 속에 표현활동이라는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립된 교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체육과는 구별되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체육 교과의 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무용교육은 교육부의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의 개정교육과정에 이르

기까지 체육과목의 표현활동 영역으로써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교육현장

에서 무용교육은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지침도 부족하여 체육수업 속에서 아예 실시되지 못하거나 실시된다하더라도 그 본

연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윤지영, 2008). 학교 수업을 통한

무용교육은 놀이에서 시작되어 창작무용 교육으로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은 높아졌으나 주로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 속에서 평가 또한 실기 기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수업의 대부분이 창의적 움직임과 표현활동보다는 정형화된 움직임으로 교사에 의한 모

방수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학생의 기술적 숙련에 중점을 두는 연기

(performance)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도 그 결과라 할 수 있다(김인형, 2005; 이희자, 
1998). 
  교육에서 평가는 어떤 교육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 교육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

고 있다. 타일러(R. W. Tyler)는 ‘교육평가는 본질적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크론바크
(L. J. Cronbach)는 ‘교육평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정보를 수

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평가는 교육과정, 교육내용, 제도, 조
직, 정책에 관한 증거와 그것을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제반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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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교육평가는 학생평가뿐만 아니라 교사평가이기도 하며 교육 자체의 평가가 되

므로 무용교수․학습 방법 및 무용교육과정 자체의 체계적인 정착과 무용교육의 질을 증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무용교육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체육 교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제도적인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 무용교육의 실제를 직시하고 무용교

육연구가들과 현장교사들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현장 지향의 평가체계를 갖춘 무용교육과정

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3,~6학년과 중등1~3학년을 대상으로 2011년 교육부 고시 「체육과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교육평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체육과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표현

활동(무용) 영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표현활동 영역에 나타난 평가 방향과 특징을 미국의 무

용교육 평가와 비교분석하여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무용교육의 현황

 
1. 신체 활동 가치 영역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다섯 가지 신체 활동의 가치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자기 관리 능력

과 대인 관계 능력 및 시민 의식,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과 관련된 핵심 역량들을 포

함하면서도 체육과의 고유성을 반영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이다. 개정 체육

과 교육과정에서는 건강의 가치, 도전의 가치, 경쟁의 가치, 표현의 가치, 여가의 가치라는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교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 등과 같은 내용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다섯 가지 신체 활동 가치와 관련된 내용 영역의 주안점과 구체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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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

가치와 내용

영역

주안점 및 내용 구성

건강 활동

‘건강 활동’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리하며, 건강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건강의 실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체력 증진 및 관리, 보건과 안

전, 건강 관리로 구분한다.

도전 활동

‘도전 활동’은 개인의 신체적 수월성과 타인의 신체적 기량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에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 계발에 초점을

둔다. 도전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 도전, 동작 도전, 표적 및 투기 도전으로

구분한다.

경쟁 활동

‘경쟁 활동’은 신체 활동에 존재하는 경쟁과 협동의 원리를 인식하고, 선의의 경쟁

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기 수행 능력과 다양한 인지 전략을 습득하

는 데 초점을 둔다. 경쟁의 유형에 따라 피하기형 경쟁,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으로 구분한다.

표현 활동

‘표현 활동’은 신체 활동의 심미적 요소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표현 유형과 문화적 특성을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둔다. 표현의 대상을 기준으로 움

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및 창작 표현으로 구분한다.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은 일상 생활에서 신체적 여가 활동이 가지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

치를 인식하고, 체육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올바른 여가 문화를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둔다. 여가의 교육적 지향성에 따라 크게 여가 생활과 여가

문화로 구분한다.

출처: 교육부(2011). 「체육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

 2. 목표

체육과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신체 활동 가치에 관한 기초 교육’의 시기로 공교육에서 체육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작 단

게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기초 체력 증진, 기초 운동 수행 능력 및 표현 능력, 운동
규범 습득, 여가 생활 태도 발달 등을 목표로 한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체육을 토대로

신체 활동의 다섯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적용 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기 주도

적인 건강 및 체력 관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기 수행과 분석 능력, 창의적인 표현 능력, 
건전하고 창의적인 여가 활동 실천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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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활동(무용) 영역의 내용체계

출처: 교육부(2011). 「체육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

4. 표현활동(무용) 영역의 성취기준

출처: 교육부(2011). 「체육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
 

영역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표현

활동

㈎ 움직임 표현

·움직임 언어와 표

현 요소

·움직임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

상

·신체 인식

㈏ 리듬 표현

·리듬 표현 유형과

요소

·리듬에 맞춘 신체

활동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

상

·신체 적응력

㈎ 민속 표현

·종류와 특징

·민속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

상

·다양성

㈏ 주제 표현

·구성 원리와 창작

과정

·움직임 창작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

상

·독창성

영역 중학교 1-3학년군

표현

활동

㈎ 심미표현

·특성과 유형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상

·독창성

㈏ 현대표현

·역사와 유형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상

·열정

㈐ 전통표현

·역사와 유형

·표현 방법

·창의적 표현 및 감상

·다문화 존중

학년군 성취기준

초등

학교

3-4학년군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 및 리듬 표현 유형과 요소를 이해

․여러 가지 리듬에 맞추어 신체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

․‘신체 인식’과 ‘신체 적응력’의 개념을 이해

5-6학년군

․민속 표현의 종류 및 특징과 주제 표현의 구성 원리 및 창작 과정을 이해

․민속 표현 활동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며, 주제나 소재의 특성을 창

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

․‘다양성’과 ‘독창성’의 개념을 이해

중학교 1-3학년군

․심미표현, 현대 표현, 전통 표현 활동의 특성과 가치 및 유형의 역사를 이

해

․또한 다양한 표현 활동 속에 내재된 표현의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창작

하는 과정에 적용

․‘독창성’, ‘열정’, ‘다문화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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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현활동(무용) 영역의 지도

(1)초등학교

① 표현 활동은 동작 및 순서의 습득보다는 다양한 표현 방법의 체험에 초점을 두어 지도한

다.
② 표현 활동은 생활 주변의 소재나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도구나
소품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모둠별로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 한

다.

(2) 중학교

① 표현 활동은 움직임 습득을 강조하기보다는 스포츠 또는 무용에 존재하는 형식성, 심미
성, 표현성, 예술성 등을 직접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표현 활동은 창의적 표현 과정을 강조하고 움직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비평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Ⅲ. 표현활동(무용) 영역에 나타난 평가 방향과 특징

1. 평가의 방향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평가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평가 내용의 균형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창의․인성 교육과 개인차를 고려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평가는 교수․학습 활동과

분리된 별도의 활동이 되지 않고 수업의 목표 및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의 일관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또한 교수․학습 계획 단계에서 평가계획표를 함

께 작성하여 적합한 평가 내용과 시기, 도구 및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평가 내용의 균형

성 측면에서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균형 있게 실시하고, 각 영역 내에서 평가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편적 기능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평가 요소를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

의 다양성을 통해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

고 교사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상호평가, 자기 평가 등 학생이 주체가 된 평가를 병행하

여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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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활동 영역의 평가 준거틀

초등학교(3-4학년, 5-6학년) 및 중학교(1-3학년)

구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예시 활용 예시

표현

활동

- 이해력

- 표현력

- 창의력

- 감상 능력

- 지필 검사

- 개인(또는 모둠)별

표현 능력 검사

- 체크리스트

- 감상문 등

초등

학교

우리 학급의 하루를 주제로 창작 표현

하기(창의적 표현 능력 검사)

중학교
피겨 스케이팅을 감상하면서 느낀 아름

다움의 요소를 글로 써 보기(감상문)

출처: 교육부(2011). 「체육과 교육과정 제2011-361호」

3.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 개개인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 과제의 수준과 활동 방법을 결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의 특징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별 평가 결과를 진로 교육 및 여가 활용 교육과

연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Ⅳ. 미국과 한국의 무용교육과정의 평가 비교

한국의 체육과 교육과정 중 표현활동의 평가는 주로 자기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적 이

해를 바탕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타인의 창의적 표현에 대한 비평과 분석을 하는 감상능력을

확인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체육교과의 평가에서 다른 교과와의 차이점은 실기평가이다. 실
기평가의 경우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실제성과 종합 능력 등을 중시

하는 수행평가의 의미를 가진 실기평가를 비중있게 실시한다(김남은, 2010). 표현활동의 평

가방법으로는 주로 개인 또는 모둠별로 시행하는 표현 능력에 대한 검사, 표현활동을 감상

한 후 기록하는 감상문, 동작의 이해를 묻는 지필검사, 동작의 정확성 및 연결성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자기평가의 방법이나 동료평가의 방법을 사용한다. 수업평가는
수행평가의 방식으로 수업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최종 산출물만이

아닌 학습 과정이나 경험을 평가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부족하고 주된 평가의 내용이 실기평

가에만 치우치고 있어 다양한 방면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이 요구되어진

다. 
  미국 무용교육의 국가기준은 유치원(K)-4학년, 5-8학년, 9-12학년으로 나뉘어져 있다. 무용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교육 받아야 하는 무용과 무용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그들의 삶의 기술, 감정, 관점,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 무용교육과정은 ‘학생
들이 무엇을 알아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 학년구성에 모두 동일한

내용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성취기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평가가 이

루어진다. 미국의 여려 주의 평가 방법을 종합하여 추출한 무용교육의 평가영역은 크게 인

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된다(김남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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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자기평가(self-assessment)

․관찰법(observation)

․구술시험(oral test)

․면접법(interview)

․일기와 일지(diaries and journal)

․토론(descussion)

․평가회의(assessment meetings)

․연구보고서법(report)

․일화기록(anecdotal recording)

․체크리스트와 서열척도

(checklist and rating scale)

․실험실습법(project)

․실기시험(skill test)

․포트폴리오(portfolio)

․동료평가

․체크리스트

위의 표와 같이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평가도구들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기술과 능력들

을 측정할 수 있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다양한 평가도구들을 활용하여 수업과정의 일부로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시기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교육과정의 중간에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수행평가 형식의 평가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경유에는 교육과정의

후반부에 제시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총괄평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미국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는 예술적 측면들을 보다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다양한 평가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출처: 김남은(2010). 「한국과 미국의 무용교육 비교연구」

Ⅴ. 논의 및 결론

박근혜 정부는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제시하

였다(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행복교육이란 학생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잠재적 특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또한 지식을 단순히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말한다. 

무용교육평가 한국 미국

목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확인

․신체 움직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 표

현능력, 감상능력의 확인

․성취기준의 달성여부를 판별

․학생들의 학습을 진단, 체크, 요약하는

데 이용

방법
․평가 계획표 작성

․수행평가의 방법적용

․예술교과의 보다 많은 기술과 능력들

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

의 평가를 적절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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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내용․방법 변화에 따라 학생평가의 방식도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교육부는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2013. 3. 28)에서 ‘경쟁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을 강조하

고, 수업방식을 교과 ‘지식전달형’에서 ‘협력학습형’으로 전화하며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

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학생평가 방법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이러한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표현활동 영역에서도 평가 방법의 변화를 이루어

야 체육교과 안에서도 독립적인 무용교육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현활동(무용) 영역의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교육현장에서 예술교과로서의 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깊이 있고 다

양한 평가도구의 사용이 결여되어 체육교과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현장에서 개인 또는 모둠별 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표현활동을 감상한 후 기록하는 감상

문이 주요 평가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평가의 내용이 각 수업의 주제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표현활동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은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평가의 기본 원칙인 객관성과 타당성을 지키되 무용의

특징인 예술적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용교육전문가와 평가전문가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표현활동 영역에서의 평가는 교육과정 중 수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체육

영역과 마찬가지로 산출되어진 결과를 평가하는 형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무용교

육에서는 무용전공자 양성을 위한 기술 습득이 아닌 무용교육을 통한 다양한 유익을 경험하

고 실현시킬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미국 무용교육의 평가 방법 중 일기나 일지와 같은 글쓰기 형식의 평가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통해 결국 학생의 자발적

인 학습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리라 생각된다.

<예시> 6학년 표현활동 영역 중 주제 표현 활동에 대한 평가표

나의 표현 활동

평가 상 중 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움직임이 조화롭게 연결되었나요?

주로 어떤 공간적, 시간적, 힘의 요

소를 사용하였나요?

주제가 잘 표현되고 이야기의 구성이 매끄러운가요?

주제가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은 어디

라고 생각하나요?

표현하기에 가장 재밌었던/어려웠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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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체육교과 내의 표현활동(무용) 영역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과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교사들이 교과교육 지침서를 통해 교수․학

습 방법 및 평가방법을 숙지한다고는 하지만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무용교육의 특성상 일반

교사들이 지침서만을 활용하여 올바른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교사들

이 표현활동 수업을 시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수업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

용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반적인 체제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전문교사의 배치가 필요하

다. 
  무용교육은 ‘신체-움직임’이라고 하는 체육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수․학습 방법

과 평가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독립된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의 형식을 우선적으로 갖

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론적 근거와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 예술적 가치와

함께 무용교육의 교육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용교육전문가들

이 현장교사 및 교육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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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나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좋았던 점

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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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ance Academy's 
educational program 

Kim Lee-Kyung

In These days, technical development has released the time in a labor, and people are able to 
have much more their own time than ever before. In this condition people have an eager desire 
to enjoy the cultural benefits. But we can catch a hazard peril in this situation. They are always 
facing the crisis like this to loose themselves in the social life and even in their own. Against 
the crisis like this, the contemporary wish to satisfy their hunger for fulfilling themselves and 
realizing their wishes. Following this tendency, education of art that is able to cultivate their 
character and personality stands out in bold relief importantly. 

Education of art has a very long history from the ancient time. Since that time the human 
being has been educated the others through art for the purpose of succeeding their own 
knowledge and the culture, and building up their descendants in harmony. After the modern time, 
the idea of education like this, aimed at harmonious personality, had been still stood. But in this 
present, it's not an easy thing to consider the public education as a right plan in the conclusion. 
Against this condition, the executive officials and specialists in the dance part all require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set up in order to arouse public interests and understandings about 
dance, and to have a good future in ballet. Because the educational program, which is able to 
bring dance to prosperity, can act as a decisive element upon the marketing of art. 

As a result, we should organize the educational program in a view of cultivating the 
harmonious men, and it should be accomplished as a system of a lifelong education step by 
step. Besides, by developing and diffusing the educational system of ballet, not just as a teaching 
or training of technique but as an instruction for the cultivation of aesthetic sentiments, we have 
to make it a footstone for the popularization of dance and the arrangement of a basis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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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과 졸업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향

김현남 (한국체육대학교)

서론

현재 한국은 전체적인 인구의 수가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또한 무용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무용과 졸업생들의 취업과도 관련되어지며 청년실

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무용과 졸업생들의 취업난 또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남, 박현정(2011)은 무용전공자들의 취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친 취업난에 대한 이슈를 살펴볼 때 무용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 분야를 고려, 매년 배출되는 무용전공생들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심해 봐야 할 것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교 내에서 미래의 직업과의 연관성 있는 교육과정 설립, 진로탐
색을 위한 상당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다양한 방면으로의 취업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취업난에 있는 사회에서 무용과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진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결과

무용과의 대학생들의 경우 무용전문인으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일반학과 학생들에 비해 미리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무용과 학생들이 모두 전문무용수

의 길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련분야(ex. 기획, 마케팅, 행정 등)로 그들의 진로

를 확장하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조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

단된다.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교과과정의 체계적 구성이 요구된다. 단지 무용실기, 무용이
론 수업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더불어

직업적인 연관성까지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무용 안에서도 세부적인 본

인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관심분야에서의 실습까지 이루어지면 학생들

이 후에 진로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진로지도의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전문적인 무용 진로지도교사의 양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을 잘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

해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폭넓은 지도와 다양한 직업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용 지도자 양성 및 보급제도가 생겨나서 무용과 졸업생들에

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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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Education and Social Functions in Community Dance 
-focused on 「Kontakthof」 by Pina Bausch 

Jeesun Lee (Research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unctions of community dance for people in a certain local 
community and its inherent aesthetic significance. Among the works of Pina Bausch, 
Kontakthof(1978) was created in association with the local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2000), and the same work is examined with local teenagers(2008). 

Pina Bausch ran an ad in a local newspaper that dancers would be recruited among local 
elderly ones in Wuppertal. Reading the ad, almost 100 individuals came for the audition and 40 
of them remained in the final practice. Such a one-time event advanced to the first senior 
version in 2000 and then 50 rounds over many cities in Europe up to the year of 2006, moving 
more than 50,000 individuals.

By 2006 when the 7 year tour was close to the end after the senior version in 2000, Pina 
was preparing a performance for teenagers. 40 individuals aged 14 to 18 years were recruited 
from various schools in Wuppertal, those who had no experience of dancing or theater. From 
those of upper-class families to those of labor-class families, they came to become dancers of 
Pina Bausch.

Through the discussion of her unique work process, the researcher summarizes the social 
functions of community dance to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elf-esteem. Each of the participants walked out of their own life's weight and pain, joined in 
the hard and repeated practices of dancing, and performed the work on the stage successfully; 
second, strengthened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The function emphasized by the work is 
to form a close bond through open communication among the group members. This is why the 
capacity of Bausch as a human, teacher, and creator and the dedication and humanity of the 
dancers are outstanding; lastly, social integration through understanding and unity of the 
community. The original work and the two following versions were separate from one another 
and designed for communication in each group. Further, the community integration was sought 
from the connection among the three works.  

As shown in the responses of the participants to the work of Bausch, her work did not fulfill 
the fantasy about a backstage. It did not save elderly ones from frustrations like a black hole 
into which they fell into after retirement either. It did not become a guide for youths going 
through a time of storm and gale. Rather, it fulfilled a affirmation of a human life itself as it 
exceeds the regional and inter-class boundary and helps people meet, understand, and 
communicate one another through the artistic work of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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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for Applying Dance Appreciation based on 
Multi-Intelligence

Ji Won Lee (SungKunKwan University)

Ⅰ.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teaching guide for ballet appreciation classes based 
on Gardner's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which states that human intelligence is distinguished 
into 8 different areas to develop diverse intelligence, and to provide various possibilities on 
ballet learning. 

Ⅱ. Main Body

I hope it will be easier for students to approach the class. A ballet appreciation class applied 
with Gardner's Multiple Intelligence will have a great effect on diversifying future ballet classes. 
This research intends to enhance the efficacy of ballet class by suggestions, discussions and 
appreciations instead of active class in ballet class room. The current teaching guide consists of 
response formation, response articulation, response intensification, and experience oriented cla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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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eciation Class Teaching Guide

Piece Swan Lake Teacher Ji Won Lee Duration 50 Min

Audience
Middle 
School 

Students
Period 1 period Material Video

To be 
prepared by 

Students
Notes To be prepared by 

Teacher

CD, DVD, 
Projector, 
notebook, 
PowerPoint

Type

Individual 
and 

group 
studies

Step Content
Teaching/Learning Activity Material 

and Points
Time
(Min.)Teacher Intelligence

Introduction

Induce 
students' 

interest and 
have them 
concentrate 

in class.

Speak of learning 
goals along with 

short explanation on 
classic ballet and 

the choreographer.

Provide 
Printout for 

class
5

Lead students to 
speak of the music 
they hear. How did 
you hear it? What 
is your feeling on 

music and 
movement?

Musical 
Intelligence

Intrapersonal 
Intelligence

ppt 
additional 

explanation

15

Development

Induce group 
work.

Have them write of 
image and props 
when thinking of 

ballet.

Linguistic 
Intelligence

Induce group 
discussions on 
components of 

ballet.

Interpersonal 
Intelligence

Let students' 
look at Swan 

Lake.

Show short version 
of Swan Lake and 
ask them to speak 
the story outline.

Linguistic 
Intelligence

Write 
down in 
Printout

20

Lead them 
stand.

Ask them to express 
a swan with body 
movement. Have 

each group do the 
same movement in 

different places.

Logical-Mathem
atical 

Intelligence
Spacial 

Intelligence
Bodily 

Kinesthetics 
Intelligence

15

Lead active 
question and 

answer 
among 

students.

Have them discuss 
about the looks of 
a real swan and 
ballet movement.

Naturalist 
Intelligence

Lead them to 
concentrate 
on the story 
and also on 

one's 
expression.

Have them 
creatively create the 

flow of the story 
outline and make 
each character's 
feature into one 
movement. Write 
each scene and 

place with pictures 
or words.

Spacial 
Intelligence

Bodily 
Kinesthetics 
Intelligence
Linguistic 

Intelligence

Summary
Summarize 
contents 
learned. 

Give homework on 
looking into classic 
works and report 

on the piece.

Intrapersonal 
Intelligenc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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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clusion

 It is based on realistically probable and efficient contents, the appreciation class will be 
understood by learning non-experts as well. Further research should be pursued on developing 
teaching guides that use more invigorating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based on what is 
mentioned here and hope it will be adequately used in actual appreciatio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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