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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djustment process to kindergarten and differences in their adjustment among 

time points. For these purpose, we conducted interview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teachers in charge of 3-5-year-old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in Gwangju, Jeollanamdo and Daeje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djusted 

themselves to kindergarten through four weeks’ daily life in the kindergarten. In 

daily work adjustment, they showed some difficulty in Week 2 but their 

adjustment improved rapidly in Week 3 and Week 4. Self adjustment and peer 

adjustment also improved notably in Week 3 and Week 4. In pro-social 

adjustment, the children showed difficulty in Week 2, improvement in Week 3, 

and again difficulty in Week 4. These results suggest that, by responding to 

the teacher’s sensitivity and intimacy,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have a pattern of adjustment similar to that of young children in Korea families.

* 주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edulove@kwu.ac.kr 

** 목원 학교 교수학습센터 임강사. 교신 자. e-mail: ecampus@mokwon.ac.kr

*** 주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kimklan@kwu.ac.kr 



오재연⋅남민우⋅김경란 /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기 응과정에 한 연구96

주요어(key words):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 유치원생활(Daily Life in 
the Kindergarten), 기 응과정(Early Adjustment Process)

1. 서 론

최근의 다문화화는 다문화가정에 한 지원법 제정(보건복지부, 2008), 

다문화가정을 한 국가지원(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 2010; 보건

복지부, 2008)과 2007년 이후 다문화 련 연구의 증으로 실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가나 학계연구들의 결과에서 언 하고 있는 다

문화가정  그들의 자녀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문화가정 외국

인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을 심으로 다각 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

히 언론 보도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련의 국가사업과 학계의 연구

들은 우리나라가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고 다문화가정의 외국

인 부모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을 한국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을 한 구체 이

고 극 인 지원정책이 매우 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에서도 성

ㆍ민족ㆍ인종ㆍ사회  지 와 같은 편견이나 고정 념을 바르게 인식하

도록 교육할 수 있는 유아기(김 옥, 1998; Derman-Sparks & A. 

B. C. Task Force, 1992)를 한 지원이 더욱 요하다고 볼 수 있으

며,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이  국 을 지닌 어머니와의 생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생활의 응을 구체 으로 다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 다문화가정 유아를 한 국가사업(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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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보건복지가족부, 2008; 서울시, 2008)이나 학계연구(김갑성, 2006; 

김향자, 2010; 김 경, 2009; 박미경, 2007; 송선진, 2007; 신혜정, 

2007; 정민 , 2009)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한 국가사업의 지원서비스는 부분 언어와 문화 응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에서 한국어 교육, 한국어 문화교육 

그리고 일반인에 한 다문화교육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정선아, 

2009). 다문화 련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기 에 응하면

서 나타나는 언어문제(김병순, 2008; 박미경, 2007)  외모 차이로 인

한 래 계 형성의 어려움(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Tzivinikon, 

2004) 등을 지 하면서 이러한 이유를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인  특성과 

환경변인에서 찾고 있다(김향자, 2010; 김 경, 2009; 이정선, 2007; 

정민 , 2009; 정민  & 정정희,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을 돕기 해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9, 

2010)는 다양한 문화  차이와 다양성에 한 인식을 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과 희망유아교육사 견사업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8)는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부 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자녀교육에 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

족을 해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 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제도 인 틀로 ‘다문화가족 지원

법’을 제정하 다. 서울시(2008)는 국내의 외국인 수가 2002년 7만 

3,000명에서 2009년 22만 9,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08년 7월에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10인 이상 보육시설  용산구 

사무엘 어린이집과 등포구 신일 어린이집 2개소를 ‘다문화 다민족 어

린이집’으로 지정하 다(메디컬 투데이, 2009). 하지만 다문화가정 유아

의 응을 한 정책과 지원은 유아들의 능력, 가능성, 유능함보다는 유

아를 문제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재 유아의 삶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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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미래 성인으로의 비를 한 처방과 개입을 강조하여(오채선, 

2008) 다문화가정 유아를 한 실제 인 다문화교육의 장을 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다문화 유아들이 지닌 능력이나 가능성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다문화 유아 자체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바라보고 지  이

순간의 단순한 도움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를 이끌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유아기부터 건강한 주체로 

성장하게 하며, 그들의 유치원생활에서 성공 인 응을 돕기 해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들을 다각 인 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유아

가 가정을 떠나 하루  긴 시간을 생활하는 유치원 응과정에 해 연

구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육 기 에서의 응요인별 계를 응기간

에 을 두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치원 응과정에는 인지  

측면, 정서  측면, 사회  측면, 언어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

술이 요구되어진다. 유아는 가정을 떠나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사회 속에

서 규칙, 기술 등을 터득하면서 사회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

에서 정 , 부정 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유아가 유치원에 잘 

응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신뢰하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유아가 자신의 인 인 발달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게 요한 의미를 가진 응 과정은 아가 보육시설에 등원

하면서부터 귀가하는 시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동규칙과 반복 인 

맥락을 이해하게 될 때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구수연, 2008)의 결

과를 고려해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취원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응

과정 연구는 이들의 어려움이 어떠한 응 측면에서 나타나는지에 해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과정을 1주, 2주, 3주, 4주의 

과정으로 분석하 다. 이는 아반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아 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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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2주로 보고 이후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김해숙, 

2011)와 아가 보육시설에 응하는 데 걸린 시간은 체로 5주라고 

제시한 연구(류경, 2000)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정하 다. 

한 경력 5년 이상의 보육교사 3인, 시설장 2인과 아기 문가 3인의 

면담과정을 통해 유아기는 가장 속한 발달 시기로서 주변 환경의 향

으로부터 노출이 많은 시기이므로 기 응과정의 연구를 해서는 4주

간의 변화를 집 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하다고 단되었기 때

문이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과정은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직  응과정을 측정하 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를 평정할 때 교사보다 유아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

어 교사가 평정하는 방법이 더 객 이라는 선행연구(김정아, 1990; 

김지선, 2009)결과를 근거로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이는 행

동상태를 교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하 다. 본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과정을 분석할 것이며, 이는 향후에 

이루어질 다문화가정 유아를 한 국가 지원체제 구축을 해 실질 이

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유아의 1주, 2주, 3주, 4주 유치원생활 응

행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응은 차이가 있는가? 

2-1.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

응은 차이가 있는가? 

2-2.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

응은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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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래

응은 차이가 있는가? 

2-4. 4주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

응은 차이가 있는가? 

2. 이론  배경

2.1. 다문화가정 황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는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

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 가 국

제결혼, 혼 아 등의 차별  용어 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 다. 21세기 국제화, 다문화시

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그 자체 내의 맥락에 맞게 좀 더 정확히 이해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 부(2009)의 가족 계등록정보시

스템을 이용한 연령별 외국인 자녀 황에 의하면 10만 7,689명의 외국

인 자녀들이 한국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만 6세 이하 어린

이는 59%인 6만 4,040명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등록 인구의 2.2%가 다

문화 이주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도시 인구의 20%, 농  인

구의 80%가 다문화가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외국 노동인력의 유입이

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는 최근 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

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해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 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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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교육인 ｢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 다(교육

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 이고 체계 인 기본계획과 

각 지역의 여건  우선순 에 따른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세부 실행계

획을 세움으로써 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에 한 책을 마련

했다는 에 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다문화가족의 실

태를 악하여 다문화가족에 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기 해 한국

사람과 혼인한 이 있거나 혼인 계에 있는 국 결혼이민자를 상으

로 제1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회통합도 측정”을 수행하 다. 실태

조사 결과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조선족이 3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 29.1%, 베트남 18.4%, 기타 민

족(몽골, 태국, 캄보디아, 남아 리카, 우즈베키스탄, 국, 인도네시아) 

11.2%, 필리핀 5.9%, 일본 3.2%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

인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의 결혼이민자  혼인

귀화자의 국 이 2008년 이 에는 조선족 한국인이 55,789명(38.6%)

으로 가장 많았고, 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만, 몽골, 태국 등의 

순으로 많았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캄보디아, 태국이 증하는 등 다

문화가정 외국인부모의 출신국가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에는 국(한국계) 59,346명( 체 32.7%), 국 51,348명(28.3%), 베

트남 36,640명(19.1%), 필리핀 10,610명(5.8%), 일본 5,326명(2.9%), 

몽골 2,602명(1.4%), 태국 2,272명(1.3%), 만 1,042명(0.6%), 이

외에 기타 국가 14,485(8.0%)를 나타내고 있다(행안부, 2010.1). 한 

더욱 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들 자녀의 연령별 황인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 121,935명  만 6세 이하의 유아가 75,776명으로 

체 자녀 수의 62.1%를 차지하고 있다(행안부 2010.1)는 것이다. 이러

한 인구 추이는 2020년에는 20  한국인 5명  1명이 다문화가정 자녀

가 될 것이고, 신생아  3분의 1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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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 자원부, 2007). 

학계에서의 다문화가정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에는 부분

의 연구가 199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에 한 사회  배경 

연구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  치,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경제  

어려움, 결혼여성 이민자들이 겪는 가정에서의 일들을 심으로 이루어

졌다. 2005년 이후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 다문화가정 유아 련 

연구 등으로 확 되어 연구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문화 특성으로 인한 어머니의 제한된 한국어 사

용능력,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문화  갈등, 다름에 한 차

별 등의 자녀양육 련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갑

성, 2006; 김 경, 2009; 박미경, 2007; 설동훈, 2005; 신혜정, 2007; 

정민 , 2009).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주 언어는 한국어

이지만 여성 이주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실력이 히 낮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들은 

의사소통의 문제 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부부문제, 시 과의 문제 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를 한 구체 인 해

결방법이나 복지기 의 도움들은 부족한 실정이다(설동훈 외, 200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사업정책이나 학계에서의 다문화가정에 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의 황을 심으로 다문화가정 부모가 겪는 어려움

과 다문화가정 유아가 가정과 기 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문화  특

성에 기 하여 연구해 왔다. 따라서 유아교육 장에서는 재에 한 조

명을 통해 미래 유아들의 삶에 견되는 교육사회  상에 하여 비

하여야 할 것이며(김 경, 2009), 다문화가정 유아에 한 국가 인 

심과 지원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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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에 한 선행연구

응(adjustment)이란 개체가 환경에 하여 합한 행동이나 태도

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학  용어(두산백과사 , 2007)이다. Ladd 

& Price(1982)는 응을 교실에서의 래 계  상호작용 련 행 인 

사회  응과 새로운 환경 내에서의 래와 련하여 유아가 표 하는 

정서  불안과 회피의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 교육기  내의 응으로 

구성하여 응을 한 개인이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

아교육기  응은 교육기 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 특히 

래들과의 정 인 계 형성을 통해 정서 으로 안정되고 교육기 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여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정민  & 정정희, 

2010에서 재인용).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  응이란 가정에서 벗어나 첫 사

회ㆍ문화  응과정이며, 유아들의 실제  발달을 형성하는 기능이 되

기 때문에 유아교육기 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김 경, 2009)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부

모  한 명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언어와 문화생활의 특성 변인이 

유아교육기 에 응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2006; 신혜정, 2007; 정민 , 2009; 조 달, 2006). 인간의 발달에 있

어서 유아기는 인생의 반 인 발달과정의 결정  시기로 가정과 사회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태어나서부터 이 문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들의 성장ㆍ발달과정은 일반 유아에 비해 상호복잡하고 다차원 인 요인

이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반유아들의 기 응과정에 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에 비추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응실태를 비교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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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유아의 기 응이 이후의 인간발달에 많은 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물들이 강조되면서 유아의 응, 부 응 련 변인들에 

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한국 유아 응에 해 연구한 최 자

(1994)는 13∼35개월 아를 상으로 퇴소한 비율과 퇴소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0%의 아들이 도 에 그만두었으며 그만둔 이유의 31%

가 부 응에 있음을 보고하 다. 이는 보육시설 안의 물 , 인  자원들

과 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직면하는 사회  요구를 수행하는 것을 

응이라고 볼 때(구수연, 2004), 한국 유아뿐만 아니라 이 문화의 생

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하는 유치원생활에서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물

리 , 인 환경들과의 계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유아들

도 처음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반복 인 격리와 낯선 환경인 기 과 주

양육자를 신하는 교사와의 만남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반복되면

서 아의 발달과정에 큰 손상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김지

수, 2008) 안정 인 응 문제는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인종ㆍ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 까지의 다문화 유아 응 련 

선행연구들은 국제결혼 자녀들의 발달단계상 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

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있어

서 지체를 보이거나 한국 문화에 부 응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

를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조 달 외, 

2006; 홍 숙 2007). 설동훈(2005)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한국어가 서툰 이주 여성이 자녀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지 하 다. 오성배(2005)와 홍 숙(2007)은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한국유아에 비해 문장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받아쓰기, 

독후감 정리를 잘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는데 어려움이 많

아 이에 한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김향자, 2010에서 재인용). 

이 듯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 , 사회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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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문제는 한국유아들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유아의 응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

국유아는 취학 에 유아의 언어 습득이 가정에서 기 가 이 지는 반

면,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부분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를 통해 이 지므

로 한국어 능력이 히 떨어져 언어장벽에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언어를 습득한다하더라도 서툰 한국어 능력을 익히

게 되며 한국유아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매

년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이 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한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 자료, 교수－학습 방법 등이 충분

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며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한 다문화가정 유아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의 ‘다문화

 태도’, ‘다문화교육에 한 이해도’,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한 ’ 

등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의 다문화  태도는 체 으로 정

이며, 이해 수 도 높은 편이고, 많은 교사들이 인간 계 심 과 배

려 심 의 다문화교육 목표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에 한 책

이 시 히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자, 2010에서 재인용). 

지 까지 다루어진 다문화 련 선행연구들과 국가사업들의 문제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한 교육의 출발을 유아 개

인의 다양성을 찰,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오채선, 2008), 다

문화가정 유아가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벗어나 새롭게 

처음 하는 유아교육기 에서의 응과정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는 물론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안정  응력과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지도 역

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오재연⋅남민우⋅김경란 /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기 응과정에 한 연구106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한 

교육자료 보   교사지원을 목 으로 제시한 지역별 공립ㆍ사립 유치

원에 재원 인 다문화가정 자녀 황과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0년

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원 인 유치원｣ 통계를 기 로 지역을 선정하

다. 지역 선정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분포(행정안 부, 2009)와 연

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ㆍ 남ㆍ 지역 유치원에 재원 인 다문

화가정 유아의 담임교사를 상으로 면 과 설문조사를 하여 84명의 다

문화가정 유아의 자료를 수집하 다. 유치원의 동의를 얻기 해 주지

역과 남지역의 유치원은 직  방문하여 상 유치원의 원장에게 동의

를 얻고 조사하 다. 지역의 유치원은 유선으로 원장과의 면담을 통

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임한 경력이 2년 이

상의 교사 참여와 유아교육기 에 처음 취원한 다문화가정 유아를 찰

하도록 조를 받았다. 선정된 주지역 7개, 남지역 8개, 지역 6

개의 유치원을 무작  표집하여 각각의 유치원당 다문화가정 유아 2∼3

명과 그들의 담임교사(교사 한 명당 유아 2명을 기 )를 선정하 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 조한 담임교사 58명에게 92명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상으로 1주, 2주, 3주, 4주의 응을 찰하고, 기록하게 하

다. 조사된 내용 가운데 4주의 응과정을 응답하지 않았거나 기재가 부

실한 찰채 지 8부를 제외하고 총 84부(91.3%)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 다. 연구에 참여된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반 인 배경을 그들의 외국

인 부모 국 과 성별  연령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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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빈도(%)

다문화가정 
유아

어머니 국

일본 7(8.3)

국 16(19.0)

조선족 8(9.5)

만 5(6.0)

몽골 3(3.6)

필리핀 20(23.8)

베트남 10(11.9)

남부아시아 6(7.1)

미국 3(3.6)

러시아 4(4.8)

기타(태국, 인도네시아 등) 2(2.4)

계 84(100.0)

성별

남 44(52.4)

여 40(47.6)

계 84(100.0)

연령

만 3세 28(33.3)

만 4세 25(29.8)

만 5세 31(36.9)

계 84(100.0)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배경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를 심으로 그들의 부모 

국 을 살펴보면 필리핀이 20명(2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 16명(19.0%), 베트남 10명(11.9%), 조선족 8명(9.5%), 일본 7명 

(8.3%), 남부아시아 6명(7.1%), 만 5명(6.0%), 러시아 4명(4.8%), 

몽골, 미국이 각각 3명(3.6%)순으로 나타났다. 한 태국, 인도네시아

의 국 이 2명(2.4%)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더욱 다양화된 국가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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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 44명(52.4%), 여아 40명(47.6%)으로 나타났으

며, 연령은 유치원 연령인 만 3세 28명(33.3%), 만 4세 25명(29.8%), 

만 5세 31명(36.9%)이 조사되어 다문화가정 유아의 분포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는 교사가 찰하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 국 과 유아의 성별  연령을 체크하기 한 일반 인 배경 질문

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을 찰하기 해 사용된 유아교육기  응 

검사도구가 포함되었다. 

3.2.1. 기 사항질문지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 국 과 유아 성별, 연령에 한 문항들이 포

함되었다. 

3.2.2.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  응 검사도구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응 정도를 측정하기 해 Jewsuwan, 

Luster, & Kostelnik(1993)가 개발한 PAQ(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에

게 사용한 김지은(2003)의 연구도구와 이를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에 

사용한 김 경(2009)의 검사도구를 사용하 다. 

Jewsuwan, Luster & Kostelnik(1993)은 요인분석을 통해 친사

회  응, 유치원 환경에서의 정서 응, 래 응, 자아 응, 일과 응 

5개의 하 역으로 구성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향자(201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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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2009)의 연구가 사용한 4가지 하 요인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을 사용하 다. ‘일과 응’의 내용은 유아교육 기 에

서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교사에게 심과 도

움을 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 응’은 자신감이 있고 독

립 이며 자기주장이 있고 주도 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래 응’은 유아가 래 계에

서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을, ‘친사회  응’의 내용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해 함께 생각하고 심을 보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체문항 수는 27문항이며 평정은 어머니가 유아를 평정할 때 교사보

다 유아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가 평정하는 방법

이 더 객 이라는 선행연구(김정아, 1990; 김지선, 2009) 결과를 고

려하여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에서 보이는 행동상태를 교사가 평가하

는 것으로 국한하 다. 평정방법은 각 문항을 읽고 유아의 행동과 일치

되는 정도에 따라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내용에 

해 5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매우 그 다는 5, 체로 그 다는 4, 보통이

다 3, 체로 그 지 않다는 2,  그 지 않다는 1에 표시하도록 되

어 있다. 평정 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육기 에서의 응정도가 높은 것

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도구의 체 문항에 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7로 나

타났으며, 하 요인별 문항에 한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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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내용 문항 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일과 응
유아교육기 에서의 하루 일과를 이해하
기, 일과에 맞게 행동하기, 일과변화에 
응하기

7 .95

자아 응
유아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독립 이며 자
기주장을 할 수 있어서 주도 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가짐

7 .76

래 응
원만한 래 계,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참여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6 .95

친사회  응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동하기, 놀잇감 
나 어 함께 하기, 유아교육기 에서 즐겁게 
지내며 친 하고 우호 이고 편안함을 느낌

7 .89

체 27 .97

<표 2>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  응 검사도구

3.3. 연구 차

3.3.1. 비조사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  응행동 측정도구가 본 연구의 목

에 합한가를 검증하기 해 면 법과 질문지법을 통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먼  경력 5년 이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유치원 교사 2인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한 원장 1인, 유아교육

문가 3인의 1차 면담과정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유아기는 가장 

속한 발달시기로 주변 환경의 향으로부터 노출이 많은 시기이며, 다문

화가정 선행연구(김 경, 2009; 정 , 2007)와 응 선행연구들(김은

경, 2010; 신 정, 2003)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변화

를 살펴보기 해 최소 4주간을 조사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하 다. 

한 다문화 가정의 유아 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기  교사 3명(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과 유아교육 문가 2인을 상으로 



농 지도와 개발 제19권 1호(2012) 95-127 111

설문지 문항을 검토하는 면담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문화나 환경에 

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는 문항이 있는지 등을 검하 다. 비조사를 통해 검된 

내용과 교사들과의 면담 자료에서 확인된 문항들로 최종 구성된 질문지

를 통해 10명의 교사를 상으로 한 아이당 4번의 반복 응을 조사하

다. 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을 측정하는 데 첫

째 주에서의 찰  응답 시간은 다문화가정 유아 1인당 10분 정도 소

요되었으며, 2주째에는 8분, 3주째, 4주째에는  더 짧은 시간이 소

요되었다.

3.3.2. 본 조사

본 조사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분포와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 으며, 선정된 지역의 유치원 교사(다문화 가정 유아를 

담임한 경력 2년 이상)와 다문화가정 유아가 처음 취원한 경우를 고려하

여 무작  표집하 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설문

지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4주간의 응을 체크하도록 하 다. 이는 앞서

도 언 한 바와 같이 련 문가들과의 면담과정을 통한 비조사와 다

문화가정 선행연구, 응 선행연구들과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변화를 살펴보기 해 최소 4주간을 조사하는 것이 합하다

고 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4주간 응을 

다문화가정 유아를 경험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사(1인당)가 유치원에 

처음 취원한 다문화가정 유아 2인을 1주마다 찰하고 해당하는 척도에 

평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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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ail Sciences) Version 18.0으로 수행하 으며, 구체 인 통계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행동을 살

펴보기 해 1주, 2주, 3주, 4주 각각의 응과정을 유치원생활 응 하

요인별로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에 한 평균

과 표 편차를 산출하여 반 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시간을 반복요인으로 하여 유치원생활 응 하 요인별로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 각각에 한 반복측정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해석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행동과 1주, 2주, 

3주, 4주 유치원생활에서 나타난 반 인 경향과 응차이를 분석한 결

과를 연구문제와 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행동 

1, 2, 3, 4주의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생활 응

행동에 나타난 반 인 경향을 알아보기 한 기술통계는 <표 3>, <그

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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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

1주 2주 3주 4주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일과 응 3.64(.80) 3.52(.77) 3.72(.81) 4.36(2.13)

자아 응 3.51(.79) 3.48(.67) 3.54(.73) 3.69(.73)

래 응 3.83(.98) 3.72(.94) 3.83(.88) 3.85(.92)

친사회  응 3.92(.83) 3.89(.91) 3.98(.83) 3.95(.88)

<표 3>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유치원생활 응에 한 기술통계

(N=84)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84명의 다문화가정 유아가 1주, 2주, 3주, 

4주의 유치원생활을 하면서 응한 결과를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일과

응의 1주 평균은 3.64, 표 편차는 .80, 2주 평균은 3.52, 표 편차

는 .77, 3주 평균은 3.72, 표 편차는 .81, 4주 평균은 4.36, 표 편차

는 2.13으로 나타났다. 자아 응은 1주 평균 3.51, 표 편차 .79, 2주 

평균은 3.48, 표 편차는 .67, 3주 평균은 3.54, 표 편차는 .73, 4주 

평균은 3.69, 표 편차는 .73, 래 응은 1주 평균 3.83, 표 편차 

.98, 2주 평균은 3.72, 표 편차는 .94, 3주 평균은 3.83, 표 편차는 

.88, 4주 평균은 3.85, 표 편차는 .92, 친사회  응은 1주 평균 

3.92, 표 편차 .83, 2주 평균은 3.89, 표 편차는 .91, 3주 평균은 

3.98, 표 편차는 .83, 4주 평균은 3.95, 표 편차는 .88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행동에 나타난 반 인 경향을 살펴

보면 유치원생활 1주에 있어서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동하며, 다

른 사람들의 문제에 해 함께 생각하고 심을 보이는 친사회  행동이 

가장 높은 응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유아가 래 계에서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래 응, 유

아교육 기 에서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교사에

게 심과 도움을 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과 응, 자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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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독립 이며 자기주장이 있고 주도 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

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자아 응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치원생활 4주째는 유아교육 기 에서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

고 지내는 일과 응이 친사회  응이나 래 응, 자아 응보다 가장 

높은 응력을 나타냈다. 하 요인별 1주, 2주, 3주, 4주의 경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유치원생활 응

<그림 1>과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1주, 2주, 3주, 4주 

응경향을 하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 응, 자

아 응, 래 응, 친사회  응에 있어서 반 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치원 생활에 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유

아가 1주, 2주, 3주, 4주 동안 유치원생활을 함으로써 유치원생활에 

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응은 유치원생활 2주째 응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보이다가 

3주, 4주에 응력이 격히 향상 하 으며, 자아 응과 래 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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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2주째 응이 약간 어들다가 3주, 4주에 응력이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친사회  응은 2주째 유치원생활 응에 어려움을 보

이다가 3주에 향상하여 4주에 다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하 요인별 시간경과에 따른 응에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반복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4.2.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 차이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 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표 7>과 같다. 

<표 4>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 응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응 차이에 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아교육기 에서의 

하루 일과를 이해하기, 일과에 맞게 행동하기, 일과변화에 응하기와 

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 응은 유치원생활에서의 1주, 2주, 3주, 4

주의 시간경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2.82, p<.00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다문화가정 
유아의 일과 응

처치 간 302.92 83 3.65

처치 내 265.16 252 12.75

시간 35.48 3 11.83 12.82***

오차 229.68 249 .92

체 568.08 335 16.4
***
p<.001.

<표 4>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일과 응에 한 반복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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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 응

처치 간 161.88 80 2.02

처치 내 11.93 243 .07

시간 1.99 3 .66 16.04***

오차 9.94 240 .04

체 173.81 323 2.09
***
p<.001.

<표 5>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자아 응에 한 반복측정 결과

<표 5>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 응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응 차이에 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아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독립 이며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서 주도 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과 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

응은 유치원생활에서의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경과에 따라 의미있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16.04, p<.00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다문화가정 유아의 
래 응

처치 간 268.68 80 3.36

처치 내 9.00 243 0.3

시간 .82 3 .27 8.02
***

오차 8.18 240 .03

체 277.68 323 3.66
***p<.001.

<표 6>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래 응에 한 반복측정 결과 

<표 6>과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래 응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응 차이에 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원만한 래 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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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하는 활동에의 참여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와 같은 다

문화가정 유아의 래 응은 유치원생활에서의 1주, 2주, 3주, 4주의 시

간경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8.02, p<.00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  응

처치 간 230.67 80 2.88

처치 내 8.27 243 .17

시간 .41 3 .14 4.16**

오차 7.86 240 .03

체 238.94 323 3.05
**
p<.01.

<표 7> 다문화가정 유아의 1, 2, 3, 4주 친사회  응에 한 반복측정 결과 

<표 7>과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  응 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응 차이에 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친구들을 도와주

고 함께 동하기, 놀잇감 나 어 함께하기, 유아교육기 에서 즐겁게 

지내며 친 하고 우호 이고 편안함을 느끼는 등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  응은 유치원생활에서의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경과에 따

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4.16, p<.01).

5.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행동인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변화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 

목 을 두고 연구되었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오재연⋅남민우⋅김경란 /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기 응과정에 한 연구118

첫째, 시간경과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행동을 살

펴보기 해 1주, 2주, 3주, 4주 각각의 응과정을 유치원생활 응 하

요인별로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에 해 반

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이 문화의 가정환경을 

벗어나 처음으로 한 기 에서 1주, 2주, 3주, 4주의 유치원 생활을 함

으로써 응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유아가 

유아교육기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의존 인 상호작용이 많이 나

타난다고 보고한 연구(조혜진, 2003)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 2세 

아의 사회정서  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연구(황선 , 2012)와 일치하

는 경우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유치원생활 1주에 

있어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함께 동하는 친사회  행동이 가장 높은 

응력을 나타냈으나, 유치원생활 4주째는 유아교육 기 에서의 하루 일과

를 잘 이해하고 지내는 일과 응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응력을 나타냈

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생활 1주째 ‘친구들을 도와 다’, ‘친 하고 

우호 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친사회  응이 일과, 자아, 래

응들보다 높은 응력을 나타낸 결과는 언어능력이 미숙한 다문화가정 

유아가 교육기 에 응하는 데 있어서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연구(박미경, 2007; 정은희, 2004)들에 의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다

문화가정 유아들이 지닌 언어능력의 미숙한 경험을 신하여 친사회  

행동들이 한국 유아들에게 다가가는 데 다른 기술보다는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유치원생활에 응하는 4주간의 과정에 한 결

과를 보면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 모두에 있어서 

2주째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아의 응과정을 

연구한 황선 (2012)의 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황선

(2012)은 만 2세 아를 상으로 사회ㆍ정서  응과정에 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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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1주, 2주, 3주, 4주간 매주의 응과정에서 순종이나 주의집

에 한 사회  유능성이 향상되며, 활동 이고 반항 인 외  문제행

동과 우울,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한 거부행동인 내면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결과를 한국 유아 상으

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양선희, 2007; 조혜진, 2003; 황선 , 2012)

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유치원 응에 있어서 2주째 어려

움을 보이는 것은 유치원생활 1주째에는 친사회  행동들로 한국 유아들

에게 다가서지만 유치원에 취원하기 이  언어발달에 있어서 결정  시

기라고 볼 수 있는 언어발달시기에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여(김갑성, 2006; 정은희, 2004)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투른 의사소통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모의 차이

로 인해 래 계나 사회  계형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오성배, 2005), 일반 유아들보다는 정

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 된 행동들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연구(송선진, 2007)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생활 4주째에 결국 모든 응과정에서 더 안정 으로 응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유아들이 편견에 의해 다문화가정 유아에 해 가

까이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 구성원으로서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oopnarine(1984)에 의하면 유아들은 3세경에 

성ㆍ인종 는 장애에 하여 편견을 나타내며, 3∼5세경 유아들은 자

아에 해 인식하기 시작하여 정체감이 형성되어 다문화교육이 유아기부

터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Kowalski & Lo(2001)는 유아기부터 다른 

문화  요인들보다 인종과 민족  차이에 해 우선 으로 인식하고 다

양한 편견의 양상도 나타난다고 지 하 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 에서 

이루어진 장 희, 이숙재, 김혜실, & 김정화(1999)의 연구에서도 만 3∼

5세 유아 부분이 ‘인종  차이’에 해 인식하고 같은 인종인 황인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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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아기에 다른 형태의 편견보다 ‘인종’에 

한 편견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한 연구( 경화 & 김지 , 

2001)들에 의해 본 연구결과를 설명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

은 교육기 에 응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  정체성 혼란, 그리고 

래 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안은미, 2007; 정은희, 2004)들을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 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지도 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1주째 응특성과 2주째의 어려움, 3주, 4주의 특성

을 고려하여 한국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으로 잘 응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시간경과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응과정 차이

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는 1주, 2주, 3주, 4주의 시간경과에 따

라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

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1주, 2

주, 3주, 4주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 , 물 환경과의 유치원생활을 함

으로써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을 더 잘한다는 시

사 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외국인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루  반 이상의 일과시간 동안 유치원에서 생

활하면서 안정된 응을 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4주간 응과정을 통해 각각의 주별 응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유아나 다문화 가정 유아의 응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비교ㆍ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에 미치는 변인들을 생태학  변인 심으로 살펴본 연구들(김 경, 

2009; 김향자, 2010; 정민 , 2009)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가정 유아

의 배경변인으로는 유아의 성별, 출생순 , 자아개념, 한국어 사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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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

변인으로는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취업유무, 문화 응이, 교사변

인으로는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응에 

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 경, 2009; 김향자, 2010; 정민 , 

2009). 김 경(2009)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인변인, 부모의 일반  배

경변인, 부모의 련변인, 교사 개인변인과 응과의 계를 연구한 결

과 유아의 성별, 출생순 , 모 취업유무, 모 국 , 교수효능감이 응과 

정  상 을 나타내었다. 김향자(2010)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

기  응행동 하 역별 향 변인을 유아변인, 가정환경변인, 기 환

경변인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응 하 변인인 일과 응, 자아 응, 

래 응, 친사회  응의 모든 응에 있어서 교사효능감 변인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사

는 다문화가정의 기능이 취약한 사회 실에서 교사가 유아의 응행동에 

히 계되어 있으며, 교사의 역할에 따라 유아의 응행동이 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 경, 2009). 이는 본 연구 결과의 4주간 

유치원생활 응에서도 교사의 변인이 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

으며,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  것이다. 한, 4주간

의 응차이에 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한국 유아를 상

으로 연구한 신 정(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일

반 한국 유아의 응에 한 신 정(2003)의 연구는 아의 기 응

기간에 있어서 4주 이상이 걸린다고 응답한 보육교사가 55%이었으며, 

유아의 기 응기간은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응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47.5%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 응기간을 연구한 결과와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4주간의 응기간을 통해 안정된 응을 하게 된 본 연구결과

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이 한국유아가 아닌 다문화 유

아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유아보다 2주 정도 지나야만 어느 정도 유치원생



오재연⋅남민우⋅김경란 /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기 응과정에 한 연구122

활에 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

이 한국유아보다 응기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문화 

련 선행연구들(김병순, 2007; 박미경, 2007; 안은미, 2007; 오성배, 

2005; 정은희, 2004)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크게 언어장벽ㆍ문화  경

험의 차이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한국가정과 한국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유아들의 외국인에 한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이 문화의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한 다문화가정 유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치원생활에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도 응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민감성, 친 함 등으로 한국가정의 유아와 

유사한 응 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환경  교사의 질 높은 상호작

용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 생활에 응할 수 있음을 보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상 선정에 

있어서 유아교육기 에 다닌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상으로 

유치원 첫 기 응과정을 살펴보기 함이었기 때문에 연구 상의 유

아연령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가정의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생활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응행동 

간의 차이를 밝히고 유치원 연령의 발달 특성을 반 하여 8주 이상 응

행동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한 유치원 응에 

해서는 유아의 담임교사를 상으로 면 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 는데 이에 한 교사의 인식이나 유아에 한 민감성 등 교사의 

자질에 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응에 해 담임교사의 

주 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응에 하여 동일한 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설문지 형식보다는 연구자의 찰을 통한 자료수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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