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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what are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 and South Korea.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elected 2 parents and 2 teachers from South Korea, and 2parents and 2 teachers 
from the United States. Each of them was interviewed in depth to gather data of opinions, 
and 4 institu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selected to gather data of activiti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t was analyzed using data source triangle 
measure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special approach and the 
general approach, the demand about practices based institutions and the necessary 
about practices based families, the education focused worship and the education 
focused spirit, The curriculum separated with the culture and the curriculum in 
connection with the culture, the urgent need for changes and easygoing attitude for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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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한국 유아교육의 역사  설립과 확산에서 기독교의 향은 지 하다. 일제 강 기 

시기인 1915년에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의 배경은 교육의 규제를 강화하고 독립운

동을 한 발 을 축시키고자 하는 목 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 으로 근이 

용이했던 유치원은 선교의 목 과 독립 운동의 필요에 의해 확  설립 운 되어졌고

(이상 , 1991), 이것은 한국 유치원 역사의 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왔다.

우리나라 최 의 유치원이 어디인가에 한 논의는 논란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으로 1914년 라운 리(Brown Lee)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의 이화유치원으

로 소개되어 왔다. 물론 이윤진(2005)의 주장 로 이화유치원보다 앞서 평양에서 선교

사들에 의해 개척된 유치원이 있었다는 역사  흔 들이 있지만 문헌  가치에 한 

논란으로 공식화되지 못한 이 있다. 이러한 기 유치원 설립의 배경에는 기독교 선

교사가 주도  역할을 해 왔고, 그 향 한 컸다고 볼 수 있다. 선교의 사명으로 설

립된 기 한국 유치원의 배경에는 미국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천 의지

가 강하 다. 기독교세계 에 기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유아를 교육하고자 하는 

목 이 있었고(권미량, 2015). 이러한 목 에 기 하여 기 유치원이 확 되어졌다. 

1971년 ｢문교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유치원 설립 주체가 기독교 225개, 천주교 118개, 

불교 12개 등이었고, 보육에서도 그 출발 은 선교의 목  하에 있었던 1921년 태화기

독교사회 의 탁아 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이덕주, 1994; 이상 , 1991).

그러나 재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한 논의는 극히 제한 일 뿐 아니라 지원

체제의 부족으로 실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미화(2014)는 기독교 유아교육이 재 

기독교  성격 표방의 어려움, 부족한 재정과 환경, 교사의 역량 한계, 교회와의 부족

한 연계와 갈등 등으로 실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 한국의 기

독교 유아교육이 독자 이기 보다는 교회 안의 주일 학교 교육으로 기독교 교육의 맥

락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지 (오인탁, 2002)과, 기독교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부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유아교육 련 연구동향을 새롭게 조명하여 분

석(권미량ㆍ김민정ㆍ이숙희, 2016; 정희정ㆍ김남임, 2013)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 유치원 설립 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개인을 성장시키

고, 사회개 을 한 통로로서 평가되었던 기독교유아교육(이상 , 1991)이 재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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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실과 맞닿아있다(권미량, 2015; 김학 , 1997). 따라서 최근 교

육 장과 교육정책에 한 반  개 을 외치고 있는 시 에서, 유아교육에 한 반

성  논의와 더불어 역사  배경 속에 있었던 기독교 유아교육의 가치와 그 정체성을 

재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 등교육

의 개 과 더불어 유아기를 한 교육  상을 국제  측면에서 비교하고 검토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 이다. 특히 한국 유치원 기에 결정  향을 받았던 미국의 유아

교육과 상  측면에서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 과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유아교육에서도 원칙 으로 종교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 교육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차원에서의 기독교교육이 제한 인 것이 사실이다(Missouri 

Learning Standard, 2018).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서 성교육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것 한 간과할 수 없다(김성원, 2012; Cloyd, 2000).

Barrett & Richert(2003)은 비가설을 통해 유아기는 발달 으로 인간과 신을 구별

하지 못한다고 보았던 입장(Goldman, 1964; Oser & Gmuender, 1991; Piaget, 1929)을 

반박하며, 유아기에 신을 인간과 구분할 수 있는 비가 되어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

은 바 있다. 크래커박스 실험연구는 크래커박스에 돌을 넣어두고 하나님과 엄마, 자신

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5세와 6세의 유아의 경우 엄마와 자신은 크래커가 들어있다고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돌멩이가 들어가 있음을 아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

다(Barrett, Richert & Driesenga, 2001). 즉 유아도 인간과 신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

으며, 이는 유아기 신앙교육의 발달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한 Rizzuto(1979)는 

아의 경우 ‘어머니 이미지’와 ‘이상화된 어머니 원형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개념

을 형성한다고 보고 주 양육자의 신앙교육에서의 요성을 제시하 다.

특히 기독교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 성’에 한 강조가 단지 유아뿐 아니라 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에 이르기까지 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미국사회를 심으로 지

속 으로 있어왔다. 신앙교육으로서의 ‘ 성’교육을 부모나 조부모처럼 주로 자녀를 양

육하는 상에게 지속 으로 강조되어왔고(Barna, 2003; Cloyd, 2000; LaHaye, 1978), 

더불어 성경내용을 유치원 생활과 연계하여 시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기를 심으로 한 유아교육에 한 정보가 제공되기도 했다(Fritz, 

1964; Mangelsdorf, 1923; Montague, 2014; Schmauk, 1906).

한 발달 으로 유아기는 부모나 자연 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개념을 표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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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Barrett & Richert, 2003; Rizzuto, 1979)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의 가능성과 요성을 드러내고 있고, 유아기 신앙교육의 방법론  논

의에 있어서는 놀이 심의 교육  근이 논쟁의 심에 서 있다(Berryman, 1991). 이

러한 논의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유아기 특수성을 고

려한 실천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권미량, 2012). 

따라서 한국 유치원의 기 설립 시기에 향을 받았던 미국 선교사의 기독교 유아

교육의 근은 재 축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국외를 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에 한 논의들은 한국의 유아교육 장에

서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유

아교육기 의 기독교 유아교육 근의 실천 가능성을 외  에서 비교하여 분석

하고, 그 실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기 유치원과 기독교 유

아교육에 향을 미쳐왔던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한 상을 탐색하고, 

그 의미와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유아교육 장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천을 

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기 하

여 한국과 미국의 교사와 부모 사례를 질 으로 탐색하여 분석하 고, 두 나라 간의 

유아교육 장에서 시도하는 기독교 유아교육 근의 의미와 방향성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 이는 두 나라의 특정 사례를 심으로 심층  의미를 탐색하는 질  연구라는 

측면에서 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한 근

의 차이를 고찰할 뿐 아니라 두 나라의 문제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기

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2018년 1월 사이에 미국의 유아교육기  2곳과 유아교사 

2인, 부모 2인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2017년 6월에서 2018년 2월 사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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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유아교육기  2곳과 유아교사 2인, 부모 2인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미

국의 경우 미주리(Missouri)주에 치한 L유치원과 K유아원의 교사 각 1인과 유아기 

부모 2인을 임의 선정하 고, 지속 으로 래포를 형성하기 하여 사  모임을 가진 

후에 면담을 실시하 다. 미주리주에 치한 L유치원은 공립 등학교 부설 유치원의 

K학년으로 서로 함께하고 놀며 탐구하는 유치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K유아원은 

놀고,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한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 으로 이루어

진 체인으로 운 되고 있는 유아원이다.

한국의 B시에 치한 U유치원과 J어린이집의 문서를 연구 자료로 설정하 고, 교사 

1인과 부모 2인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U유치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유치원으

로 숲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유치원이며, J어린이집은 교회부설 어린이집으로서 맘껏 

뛰놀며 건강한 정서와 올바른 품성을 기르는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운 해오고 있

는 어린이집이다. 

Table 1 About study participants

Name Sortation Nationality Gender Age Special Note

A Parent Korea Female 32
A parent of a child of five years old, 

a Christian

B Parent Korea Female 36 A parent of a 5-year-old child, a Christian.

C Teacher Korea Female 42

 Has a career in the Christian infant education 

institution and 17 years of experience and a 

current kindergarten teacher

D Teacher Korea Female 39

Has five years of experience in infant education, 

holds a master's degree, taught at a daycare 

center, and is currently on leave.

E Parent America Female 46 A parent of five girls, a Christian

F Parent America Female 29
A parent of four years old and attend church 

several times a year.

G Teacher America Female 31

Has 11 years of experience in education, is 

currently in charge of Preschool 2, the U.S., and 

has a career at the Christian Foundation

H Teacher America Female 39

 Has 14 years of experience in education, and I 

am currently in a K grade class in elementary 

school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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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1) 문헌고찰

본 연구를 해 한국과 미국의 유아교육과 련된 기독교 유아교육 련 문헌을 수

집하 고, 문헌을 체 으로 탐색한 후 의미있는 문헌은 종류별로 범주화하여 최근 

연구나 논의 들을 정리 분석하 다.

(2) 문서자료

한국과 미국의 유아교육과 련된 실제 유아교육기 의 활동 문서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B시에 치한 U유치원과 J어린이집을 상으로 하여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계획안, 수업자료, 교육활동 학습지, 부모자료 등을 수집

하 다. 미국의 경우 미주리주에 치한 W시의 L유치원(Kindergarten)과 K유아원

(Preschool)을 상으로 하여 L 등학교의 K학년 만 5세 학 과 K유아원의 만 4세 학

의 교육계획안 수업자료, 교육활동 학습지, 학부모 안내문 등을 수집하 다.

(3) 면담

면담은 Fetterman(1989)이 제시한 면담 차를 기 로 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출발하여 심층  내용으로 확 하여 실시하 다. 면담은 유아교육기 에서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천 가능성, 필요성, 내용, 방법, 효과성, 실천의 제한 , 안에 한 의견을 

심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 고, 각 면담의 내용에 추가 인 쟁 을 찾아내어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한 내용은 면담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하고, 부

분 으로 녹음하고 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문은 일련의 질문 혹은 쟁 들을 기

로 하여 이끌어지지만 순서나 언어화는 구조화하지 않으며, 지속 으로 추가 면담을 

심층 으로 확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 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Fetterman(1989)이 제시한 분석과정과 Spradly(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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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분석과 분류분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차를 용하 다.

첫째, 문헌자료  면담자료는 체  내용을 거시 으로 분석하여 요 쟁 을 설

정하 다. 둘째, 쟁 에 따라서 사고와 논의의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

면서 주제를 분석하 다. 셋째, 주제별 요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하 역을 찾아서 

내용을 분석하 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용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질  연속성을 발견해

나갔다. 

편견을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해서 자료원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을 

사용하 다. 면담자료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 의 문서자료를 수집하여 상호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원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을 하 다. 그 후 문서자료를 최 한 

분석하여 면담의 내용과 상호 연결되는 분석내용을 쟁 으로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Ⅲ.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

1. 특수한 영역으로의 접근 : 보편적 영역으로의 접근

한국의 경우 유아교육 장에서 기독교 신앙교육의 실시는 특수한 기독교육기 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상은 아니라는 인식이 컸다. 따라서 특수한 기 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로 인하여 재 실천이 어렵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이 나타났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요.. 기독교라는 특별한 로그램을 가지고 있

는 교회부속 유치원이라든가 특별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기

독교 유치원이라고 할만한 곳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부속 유치원은 찾기가 무 어렵

고...(2017. 10. 13. 한국, A부모 면담 에서).

신앙교육 로그램이나 어떤 개발 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깐 실천하기 힘들죠. 

리과정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되어도 있고.. 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2017. 11. 3. 한국, D교사 면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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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rents correspondence of J kindergarten school in Korea that 

practice Christian infant education as a relationship program

반면에 미국의 부모와 교사는 기독교 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  상이고 그것이 그 게 특별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미주리주의 경우, Missouri Learning Standard(2018)에 기

하여 유치원이나 유아원 교육 로그램이 종교에 의해 편향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구체  근이 실제 으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교사는 

기독교라는 것이 매우 보편 이고 특별히 근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여유로운 인식

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그림 2와 같이 크리스마스, 부활 과 같은 주제가 

자연스럽게 교육활동의 주제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그림 1과 같이 

특정 로그램을 시도하여 구체 으로 근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선택의 문제이지요. 모든 아이들은 기독교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많

은 기 들이 그런 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독교유아교육이 아니더라도 선생

님들은 사랑과 존 으로 아이들을 하겠지만요.(2017. 7. 20. 미국, G교사 면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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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merican L kindergarten correlates christmas terminology with

activities

 

2. 기관중심의 실천 요구 : 가정중심의 실천 요구

기독교유아교육에 한 한국의 부모나 교사의 요구가 기 심에 을 둔다면 미

국의 경우 가정 심의 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의 어머니나 교

사는 다음에 제시한 것 같이 기독교유아교육은 기 이 없어서 실천이 힘들다고 생각

하며 기 심의 제공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그림2와 같이 미국의 경우 가정에서의 

생활을 구체 으로 안내하고, 가정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는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런 로그램이 제공되면 좋겠

어요. 근데 그런 기 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선생님도 원장님도 크리스챤이어야 하고, 로그램

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로그램이 나와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낼 수 있는데....(2017. 

10. 16. 한국, B어머니 면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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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arents correspondence of K kindergarten school in America 

that more specific guidance on home activities

미국의 유아교육 자체에 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부모나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

고 있으며, 기독교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교사 면담에서와 같이 기독교유아교육에서 가정과 부모의 심성을 강조하고 

학부모교육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인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교육기

의 로그램 보다는 가정교육과 기 의 분 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부모가 먼 에요. 기독교교육도 가정교육이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reschool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곳에 오기 에 기독교 기 에서 운 하는 곳에

서 교사를 했습니다. 가정은 교육의 책임이 있고, 우선되어야 합니다(2017. 7. 20. 미국, G교사 

면담 에서).

기독교교육은 유치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유치원에서도 그런 교

육을 받아요. 하지만 더 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태도와 행동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2017. 7. 12. 

미국, E부모 면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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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배중심의 교육 : 영성중심의 교육

한국 부모의 경우 기독교 유아교육이 무엇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인식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나 기도 생활이 포함된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즉 유치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미국 부모와 교사의 경

우 기독교 유아교육은 자녀들의 삶의 태도나 하나님과의 계에서 성을 키우는 것

이 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경우 성경 내용을 심으로 하는 동화나 

련 내용을 들려주고, 배와 같은 구체  활동에 이 맞추어지는 반면, 미국의 교

사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게 잘 두드러지게 잘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유치원

에서 배도 드리고 성경 으로 가르치고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부

속에서는 배도 드리고 그 게 하나요? 옛날에는 선교원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가정 배도 힘

드는데 원에서 이루어지면 좋지요(2017. 10. 13. 한국, A어머니 면담 에서).

사실은 배를 드리고, 성경 동화를 들려주려주는 활동들을 하려고 하지요. 성교육을 생각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그

래서 계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2017. 11. 3. 한국, D교사 면담 에서).

미국의 경우는 성경의 지식과 내용을 기독교재단 유아교육기 에서 제공하기는 하

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성을 돌보는 내용 주의 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 기

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그림4는 부활 과 연계하여 에그헌 (egg hunting)을 

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성을 돌본다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기 은 배, 성경동화와 같은 성경지식을 포함하는 것

이 기독교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성교육을 한 구체  실천을 한 로그램 개발

(최성진, 2018)이 연구되어지면서 성교육  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는 구체  실행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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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rents correspondence of K kindergarten school in America 

that engaged in egg hunting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Easter

 

Figure 5. Data of J Kindergarten School in Korea that working by writing 

a Bible fairy tale list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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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유아교육.. 성교육에 기 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요. 요해요. 아이의 성을 

어하는 요한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깐요. 어릴 때부터 시도해야해요. 그래야만 아이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깐요(2017. 6. 5. 미국, H교사 면담 에서).

나의 딸이 다니는 곳은 기독교에 베이스를 둔 기 은 아니지만 교육은 가능해요. 유치원에서

도 아이의 성을 요하게 생각하고 늘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

르치는 것에 문제는 없어요. 그 게 유치원이 경험을 주고 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2017. 7. 12. 미국, E교사 면담 에서)

4. 문화와 다른 독립적 구성 : 문화와 연계된 일상적 구성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은 한국 문화나 일상과 다른 교육내용을 구성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를 들면 한국은 한국 통사회의 세시풍속을 심으로 

통문화의 유산을 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부분이 세시풍속을 심

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부활 , 추수감사 , 성

탄  등이 주요한 기이며 미국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활동과 행사, 교육내용  주제가 자연스럽게 성경 심으로 연계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유치원의 부분 행사는 세시풍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사계 과 연계

되어서 여러 가지 풍속이나 기가 아이들의 생활과 연결이 잘 되니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는 좀 기독교 이지 않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만들려면 일반 교육에 이걸 어떻

게 엎어야 하나 하는게 숙제인거 같아요. 자꾸 따로 놀 수 밖에 없고...(2017. 11. 3. 한국, D교사 

면담 에서).

ㅔ

한국의 통사회는 뚜렷한 사계 에 따른 세시풍속이 있었으므로, 이를 유아교육의 

주제와 삶에 연계시키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유아교육을 목하

기에 힘들어하는 고민이 드러났으며, 이는 그림7처럼 세시풍속은 기독교 으로 목되

기 힘든 내용이므로 그림6과 같이 특별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 근될 수밖에 없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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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arents correspondence of J kindergartens school in Korea that 

holding pogress a differentiated event for the concept of Christmas

Figure 7. An annual plan for the three seasonal customs of U kindergarten 

schoo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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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미국의 기는 기독교  배경에 기 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와 연계된 일상

으로서 기독교유아교육의 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8과 같이 추수감사 은 

단지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미국 가정의 가장 요한 기이므로 교육활동에 있어

서도 자연스럽게 활동의 자원으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Figure 8. Activity sheets of L kindergarten school in America that connecting 

thanksgiving with language activities

 

기독교 기 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경험이 되어요. 우리는 부활 을 기념하고, 추수감사

을 즐겨요.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쓰기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는 특히 음악이나 미술이 아이들에게 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어요(2017. 6. 5. 미국, H교사 면담 에서).

5. 시급한 변화의 요구 : 느긋하고 안일한 인식

한국의 부모나 교사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제가 구체 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요구

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모나 교사의 경우, 기독교  개념이나 생각을 가

진 교사나 유치원의 분 기가 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특별한 로그램이 없어

도 기독교 유아교육은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근이 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신앙 으로 교육시켜야 하는데 교회 주일

학교에서만 하지요. 그런데 교육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교회부설로 보내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유치원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기독교인 숫자도 다고 하고.. 

(2017. 10. 16. 한국, B어머니 면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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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유아교육 로그램이 없어요. 이건 교회나 기독교.. 응.. 교육에 있어서 아주 시 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교사들끼리 얘기하다보면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

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곳을 찾기 무 힘드

니까요. 이런 연구가 빨리 많아져서 기독교 유아교육이 확 되면 좋겠어요(2017. 10. 27. 한국, 

C교사 면담 에서)

한국은 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교회와 기독교유아교육의 쇠퇴를 걱

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독교유아교육의 기 이 증가해야 하고, 구체 이고 확

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교사들은 부

분의 미국 교육은 기독교유아교육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큰 변화

의 요구가 표면화되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상으로 할로

테이(Halloween day), 세인트 페트릭스테이(St. Patrick’s day)와 같은 귀신이나 요정 

문화가 기독교문화와 섞여서 일상화되고 있고 이에 한 거부감이 크지 않게 나타나

고 있었다. 이러한 안일한 인식의 문제가 오히려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에서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크리스찬 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의 강조가 

약해지고 있고, 좋지 않은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할로 데이라든지 세인트 페트릭스 데이

라든지 잘못된 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어요.(2017. 10. 20. 미국, E부모 면담 

에서).

Figure 9. Parents correspondence of K kindergarten school in America 

that encouraged to wear a dress painted on St. Patrick'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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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기 하여 한국과 

미국의 부모와 교사 각 2인씩 총 8명의 면담을 실시하고, 미국의 M주에 있는 2개 유

아교육기 과 한국의 B시에 있는 2개 유아교육기 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한 인식은 특수한 역으로

의 근과 보편  역으로의 근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

유아교육은 특수 기 이나 특별한 로그램 근의 한 양상이라고 인식한 반면 미국

의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은 보편  역으로서 가정과 유아교육기 에서 동일하게 이

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런 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이 기독교국가라는 자국  

인식에 기 하여 이러한 기독교육아교육이 실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논란의 

여지가 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시각이었다. 물론 미국의 경우도 지속 으로 기독교

 배경을 가진 루터란 유치원이나 기독교 유아원 등에서는 특별한 로그램의 근

이 시도되고 있지만(Mangelsdorf, 1923; Schmauk, 1906), 일반 유아원의 경우에도 기

독교유아교육의 실천  근에 부정 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의 경우 기 유치원

이 기독교  배경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유아교육기 의 배경에 이러한 

인식은 희석되고, 특수한 근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이 기 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미국의 경우 가정 심의 실천에 한 요구가 더 강하 다. 한국의 경우 

유아교육 자체에 한 기  의존도가 크며, 더불어 기독교유아교육도 유치원이나 어린

이집, 교회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의 부모나 교사 

모두 기독교유아교육은 유아교육기 에서도 시도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출발해야 함

을 강조하고 있었고 부모의 역할에 한 언 이 더 구체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미국의 경우 기독교유아교육에 한 논의의 출발 에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

는 논의가 다각 으로 나타났다(Borgo, 2015; Elliot, 2005; Fritz, 1964; Harris, 2004; 

Wilson, 2008).

셋째, 한국은 기독교유아교육을 배 심의 교육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 성 심의 교육으로 이해하고 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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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독교유아교육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인지  특

성으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 으나 미국의 경우 부분 유아기의 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의 인 상태나 하나님과의 계를 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 로그램이나 근의 특성이 성

(spirit)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빈번할 뿐 아니라 그것의 요성에 한 강조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Barna, 2003; Borgo, 2015; Callaway, 2000; Cloyd, 2000; LaHaye, 1978; 

Pearl, 2011).

넷째, 한국과 미국의 문화  특성에 기 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기독교유아교육을 

문화와 다른 독립  구성으로서 시도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문화와 연계된 일상  

구성으로서의 실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은 일반 인 

연간, 주간, 일안의 연계 선상에서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을 시도하기 보다는 단편 이고 

분  특성으로 기독교유아교육을 시도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국의 

세시풍속 심의 교육과정(유안진, 1992; 하정연, 2004)은 기독교유아교육과정의 시도

와 연계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요 기나 문화와 기독교유

아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일상  구성과 근이 가능하다는 이 미

국사회가 가지는 자연스럽고 일상  기독교유아교육을 강조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

었다(Froehlich & Wells, 2003; Wilson, 2008). 

다섯째, 한국의 부모와 교사는 기독교유아교육에 한 실천이 시 한 과제이며, 이

러한 실천이 기독교와 기독교교육의 장기  발 에 요한 고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가 가지는 유아교육  문제를 기독교유아교육에 기 하여 변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오히려 느 하고 안일한 인식이라는 자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은 기독교유아교육의 정확한 실천에 

한 고민을 강조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체로 기독교  문화에서 근이 용이하고,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안일한 믿음에 기

하여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설을 생활 문화에 혼합하여 나타내고 있는 특성이 나타

나고 있었다. 가령, 할로 데이(Halloween day)나 성패트릭데이(St. Patrick’s day) 등

의 유행이 이러한 문화  특성과 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Borgo(2015)는 이러한 문

화  상을 염려하며 일상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생활하고 나 는 

삶이 요하며, 이것을 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혼란스러운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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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에 한 상  인

식 차이에 기 하여 실을 직시하고 실천방향을 논의하 다. 그러나 사례를 심으로 

한 분석이므로 종합 으로 더 다양화된 장의 분석이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독교유아교육의 근, 요구, 실제  구성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국가간의 특성

에 기 하여 문제 을 직시하고 구체  실천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추후 

상에 기 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장 가능성을 가

진 로그램 개발과 실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장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기독교 유아교육을 한 구체  

지원방안이 교회, 유아교육기 , 부모를 심으로 연계하여 실천되어지기를 기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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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

권미량 (고신 학교)

하연희 (교신 자/고신 학교)

계 희 (고신 학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기 하여 기독교 

유아교육기 의 교사와 부모를 사례로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 다. 한국의 B시

에 있는 교사와 부모 각 2인과 미국의 M주에 있는 교사와 부모 각 2인씩 총 8명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한 한국 B시에 소재한 2개 유아교육기 과 미국 M주

에 치한 유아교육기  2곳의 교육 련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분석은 면담자

료와 문서자료를 수집하여 상호분석하는 자료원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방법을 사

용하 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분석하여 특수한 

역으로의 근과 보편  역으로의 근, 기 심의 실천 요구와 가정 심의 실천 

요구, 배 심의 교육과 성 심의 교육, 문화와 다른 독립  구성과 문화와 연계된 

일상  구성, 시 한 변화의 요구와 느 하고 안일한 인식으로 그 상  실제가 분석

되었다. 

주제어 : 교육현장, 유아교육, 기독교 유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