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학회지 제 권 제 호  18 4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 Care 

http://dx.doi.org/10.21213/kjcec.2018.18.4.213 2018, Vol. 18, No. 4, pp. 213~225

213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구조화

된 자료수집 방법 대신 유아의 반응에 민감하고 개방

적인 질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사고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 , 

연구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역적 논리의 양적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아가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어떠한 논, 

리적 사고과정을 통해 형성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귀납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수. 

집을 위해 가 고안한 Smilansky(1987) Death 

및 와 의 Concept Questionnaire Corr Balk(2010)

이론을 참고하여 유아에게 죽음 하위개념 인식에 대, 

한 일대일 면접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 

죽음에 대한 이해를 획득해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하위개념 별로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하위개념에 대한 완전 획득의 비율. , 

이 높은 순서는 비가역성 비기능성 예측불가능성, , , 

포괄성 인과성 그리고 필연성이었다 한편 이러한 , , . , 

개의 하위개념들이 인지적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적 6

속성을 띄었다면 사후연속성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

는 신념적 특성을 지닌다 죽음 개념에 대한 개방형 . 

추적질문을 통해 나타난 질적 결과는 유아가 죽음 개

념을 획득 또는 획득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

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인지발달 단계의 특성인 동, 

시에 사회문화적 학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죽음. 

의 하위개념들은 서로 연관되어 유아의 인지적 조작

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특정 하위개념의 획득, 

과 미획득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보편성과 인과성 그리고 종국성과 사후연속성이 논, 

리적으로 연계되는 특징적 반응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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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죽음에 관한 언급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금기였다 하지만. , 

웰빙 이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웰다잉(well-being)

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인간이 죽음에 어떻(well-dying) . 

게 대처하는가는 실존적 문제이며 이를 직시하는 성숙된 사회적 ,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죽음의 담론화 과정에서 . , 

아직까지 유아기는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아도 . 

자신을 둘러싼 생태학적 체계 내에서 죽음에 대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존재이다 게임 애니메. TV, , 

이션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죽음 재배하던 꽃이나 나무의 고사, , , 

애완동물의 죽음 교사나 친구의 죽음 조부모 친인척 심지어 , , , , 

부모나 형제자매의 죽음 또는 자신의 치명적인 질병 등 다양한 , 

죽음의 가능성이 유아기부터 존재한다 또한 이미 초기 유아기부. , 

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는 발달심리학적 결과도 있다

유아가 죽음에 무지하다는 오해로 인해 성(Corr, 2010, p. 23). 

인들은 왜곡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오히려 유아에게 죽음에 대, 

한 비현실적 인식이나 과장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서현아( , 1998; Grollman, 1990; Lonetto & Templer, 

1986).

죽음의 인지적 개념화1. 

선행연구들은 죽음이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개념으

로 구성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죽음 개념의 대표적 이론가. 

인 와 는 년대부터 발표Speece Brent(1984, 1992, 1996) 1970

된 아동 대상의 논문들을 고찰한 후 연구자들이 주로 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universality), (irreversibility), 

인과성 의 가지 하위개념을 중심(nonfunctionality), (causality) 4

으로 죽음 개념을 측정해왔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변인들로는 연령,

1)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정교수 제 저자, 1

2)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교신저자, 
(slkim@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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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발달 수준 실제 죽음 및 사별 경험 죽음 불안수, , 

준 등이 함께 분석되었다. 

이후 와 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변인, Corr Balk(2010)

들을 체계화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은 죽음의 하위개념. 

으로 종국성 보편성 인과성(finality), (universality), 

그리고 사후연속성(causality), (noncorporeal 

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하위개념인 종국성continuition) . 

은 비기능성 과 비가역성(nonfunctionality)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기능성은 사(irreversibility) . 

망한 후에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던 모든 생물학적,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기능이 중단된다는 개념이다, , . 

비가역성은 일단 사망하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다

시 살아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전조작기 유아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 비가역성이 불완전하며 사망자가 ,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혼란을 느낀다 단 선. , 

행연구들은 비가역성 개념이 사후세계나 영혼 불멸 등

의 믿음과 혼재되어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정교화가 필

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 하위개념인 보편성은 다시 예측불가능성

포괄성 필연성(unpredictability), (all-inclusiveness), 

으로 세분화된다 예측불가능성은 모든 (inevitability) . 

생물이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사망 시점을 통제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개념이다 포괄성은 어떤 대상이 죽게 . 

되는가에 관한 개념으로서 모든 생물이 죽음의 범위에 ,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획득된다 필연성은 포괄성보. 

다 더 진전된 개념으로서 모든 생물은 어떤 노력으로, 

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아는 타인의 . 

죽음에 대한 필연성을 먼저 획득하며 이후 자신의 죽, 

음도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세 번째 하위개념인 인과성은 죽음이 왜 일어났고 

무엇이 죽음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원인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인과성을 획득한 유아는 죽음의 원인을 . 

외부적 요인 예 전쟁 교통사고 등 보다는 내부적 요( : , ) 

인 예 고령 질병 등 에서 찾게 된다( : , ) .

마지막 하위개념인 사후연속성은 육체가 소멸한 이후 

어떤 형태로든 삶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사후. 

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믿는 유아는 천국과 같은 사후세

계 영혼의 승천 환생 부활 등을 표현한다 사후연속, , , . 

성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구체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특히 사후연속(Moore & Moore, 2010). 

성은 유아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학습되는 내

용이나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죽음 개념의 발달적 획득2. 

유아의 죽음 개념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체계

화된 연구는 서구에서 년대에 시작되었다 선구적 1930 . 

학자인 는 세계 차 대전 직Maria Nagy(1948, 1959) 2

전에 헝가리 아동을 대상으로 죽음 개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에 따르면 만 세를 기. Nagy(1948, 1959) , 5

점으로 그 이전의 유아는 죽음의 비가역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후 점차 죽음의 보편성을 획, 

득한다 의 결과는 이후 학자들의 . Nagy(1948, 1959)

검증을 거치면서 보완되었다. 

와 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서Speece Brent(1996) , 

의 분류보다 더 빨리 유아가 죽음 Nagy(1948, 1959)

개념을 획득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와 . Speece

에 따르면 약 만 세에 초보적인 수준의 Brent(1996) , 3

죽음 이해가 시작되며 이후 만 세 사이에 죽음의 보5~7

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 개념을 획득한다고 결론을 , , 

내렸다 인과성은 더 후반에 획득되는데 이는 생물학. , 

적 지식과 추상적 지식이 결합되어야 인과론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 유아는 죽음이 슬픔. , 

을 동반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죽음이 타인에게만 발, 

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과의 이별을 예측하기 때

문이다 즉 이 시기 유아는 죽음을 타인의 죽음으로만 . , 

생각하여 죽음과 사별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연구들(Corr, 2010; Moore & Moore, 2010)

도 의 분류보다 더 빠른 시기에 유Nagy(1948, 1959)

아가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습득하고 사별에 대한 다양, 

한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특, . 

히 는 실제 사별을 경험한 유아들을 연구하Corr(2010)

면서 의 주장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 Nagy(1948, 1959)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 

사별을 겪은 만 세 미만의 영유아는 죽음을 인지적으로 3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위의 반응을 지각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이후 만 세 유아는 아직까지 . 3~5

죽음을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음, 

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만 세 아동은 본. 6~8

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만 죽음의 비

가역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파와 달리 의 사회구성주의에 입Piaget Vygot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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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학자들은 특정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이는 지식의 구성이 사회적 요소(Richardson, 1993). 

와 인지적 요소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 고전 이론에 근거한다 구체적 연구Vygotsky(1978) . 

의 예로서 와 는 죽음 폭력 전쟁 , Hunter Smith(2008) , , 

등의 이미지를 내보내는 대중매체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환경 속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죽음을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사회문화적 특성이 . , 

아동의 죽음 및 사별 개념의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죽음 개념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3. 

유아의 죽음 개념에 대한 서구 학계의 관심과 달리 

국내의 연구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고 부족하다 국내에. 

서 아동의 죽음과 관련된 연구는 년대 시작되었으1980

나 권성자 김남주 김상희 이정( , 1984; , 1984; , 1986; 

희 정경숙 년대를 거치면서 소수 , 1988; , 1985), 1990

연구자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다가 김양남 서( , 1993; 

현아 정경숙 정은미 년대 , 1998; , 2000; , 1999), 2000

들어서면서는 죽음교육과 관련된 연구 양진희( , 2006; 

양진희 이찬숙 조메리명희 가 일부 행해, 2007; , , 2009)

진 후 정체된 상태이다.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제한적이거나 또

는 왜곡된 지식을 형성한 경우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 

상의 사망은 정서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유아가 . 

자신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죽

음과 관련된 막연한 불안 공포 환상을 감소시키는데, , 

도 필요하며 사별을 겪(Slaughter & Griffiths, 2007), 

을 때도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적

응력을 높인다 양진희 이정희 이러한 ( , 2006; , 2007). 

측면에서도 유아가 죽음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를 지속

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연구방법 측면에서 유아의 죽음과 관련된 국내 , 

연구들은 단답형 유도질문을 통해 죽음 개념 획득 여부

만을 단순화하여 측정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죽음에 . 

대한 개념은 인지적 발달 수준 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

을 수반하며 유아가 속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 

변형되어 학습되는 통합적 경험이다(Wass & Towry,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1980). 

발달단계를 고려한 민감한 접근이 필요하며 구조화된 , 

자료수집 방법 대신 개방적인 질적 접근을 통해 유아의 

사고과정을 이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orr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연구& Balk, 2010, p. xxiv). , 

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역적 논리의 양적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아가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어떠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형성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귀납

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Ⅱ

유아의 죽음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연령의 

유아가 죽음의 하위개념을 인지적으로 획득했는지 여부

에 중점을 두고 전형적인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해왔다. 

즉 엄격히 구조화된 질문들을 유아에게 던지고 단답형 , 

답변을 유도한 후 통계분석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그. 

러나 유아에게 최소한의 반응시간을 주고 일련의 질문

에 대한 예 아니요 의 답변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죽“ , ”

음과 같은 복합적인 현상을 유아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유아가 자신의 발달 수준에서 .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연관

짓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요원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죽음을 이해하는 인지적 특성

을 고찰하기 위해 해석주의적 인식론을 (interpretive) 

바탕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탐색적 접근을 통한 이해 가 우선되(verstehen)

어야 할 때 유용하며 협소하게 조작된 변수들 간의 인, 

과적 설명 대신 발견 을 지향하는 귀납적 논리를 따른“ ”

다 특히 연구자의 가설을 검증하기보(Padgett, 1998). 

다는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경청하려는 시도를 통해 왜 

특정 현상이 특정 방식으로 지각되고 경험되는가를 탐

색하려고 노력한다 기존의 죽음 관련 자료수집이 성인. 

연구자의 편의로 계획되고 유아의 인지 능력을 과소평, 

가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

로 죽음 개념에 대한 심층면접을 활용함으로써 방법론

적 독창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1. 

본 연구에서는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죽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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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하위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후기 유아기 만(

세 유아 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와 5~6 ) . Speece

에 따르면 만 세경부터 초보적인 수준의 Brent(1996) , 3

죽음 이해가 시작되며 만 세 사이에 죽음의 보편성, 5~7 , 

비가역성 비기능성 개념이 획득되고 이후 인과성이 , , 

상대적으로 늦게 획득된다 본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선. 

택한 만 세 유아는 죽음 하위개념의 일부는 획득하5~6

고 일부는 미획득 상태인 과도기이다 전조작기에 있는 . 

연구참여자 유아들이 어떠한 논리적 근거로 죽음을 이

해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지 질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한 연령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유아가 실제로 겪은 죽음 관련 또는 사별 경험, 

이 연구결과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별이나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제외하고 양부모가족의 유

아만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수도권 소재의 어. , 

린이집 개소에서 양부모가족의 유아 명 여 명3 52 ( 37 , 

남 명 평균 만 세 이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15 , 5.3 )

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사전에 해, 

당 연구의 목적 절차 주제의 민감성 등에 관한 설명, , 

서를 유아의 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배포하고, 

문서화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유아에게는 자. 

료수집 직전에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 

의를 확인하였다.

자료수집2. 

유아 스스로 죽음에 대해 생각할 있도록 여유를 주

고 인지적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 자료수집법, 

을 강조한 와 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Corr Balk(2010)

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별로 회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고 각 면접의 소1 , 

요시간은 약 이었다 면접을 위한 질문들은 사전30-40 . 

에 아동발달 전문가 및 보육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요청

하여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절차는 그림 에 제시하였다1 . 

먼저 연구자는 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면접에 참여, ,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유아에게 적합한 용어로 확인한 

후 도입 질문을 통해 인지적 활성화를 시작하였다 다, . 

음에는 가 고안한 Smilansky(1987) Death Concept 

및 와 의 이론을 참고Questionnaire Corr Balk(2010)

하여 죽음 하위개념 인식에 대한 구조화 질문을 실시, 

하였다 각 구조화 질문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개방형 추. 

적질문을 하여 유아가 죽음 하위개념을 어떻게 이해하

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추론하는지 탐색하, 

였다 끝으로 유아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 , 

확인한 후 감사 인사와 함께 면접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죽음에 대한 유아의 인지적 이해

에 국한되며 실제 정서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자료수집 시 유아가 낯선 성인 면접자에게 죽, 

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

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수. 

집 시 유아가 안심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할 수 있도

록 사전에 섭외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약 일주일간의 참

여관찰을 실시하면서 유아들과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실제 면접을 실시할 때 연구자. , 

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에서 감정을 과장하지 않도록 유

의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충분, , 

한 시간을 할애하여 유아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분석3. 

본 자료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유아가 죽음 하위개념

을 인지적으로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죽음 하. 

위개념인 종국성 보편성 인과성에 대한 구조화된 질, , 

문에 대해 유아가 예 아니요 로 대답하면 획득 또는 “ , ” , “

미획득 으로 연구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예 죽은 사람” ( : “

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네 다시 살아나요?” “ . .”→ → 

비가역성 미획득 그러나 유아의 짧은 대답에 대해 왜 ). “

그렇게 생각하느냐 고 추적질문을 하면 단순히 획득 ?” “

또는 미획득 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반응이 빈번히 나타”

났다 이에 불완전 획득 예 사람들은 다 죽지만 엄. “ ( : “

마 아빠까지 죽지는 않아요 포괄성 불완전 획득 이, ” )”→ 

라는 범주를 만들어 유아의 반응을 보다 세분화였다. 

이에 종국성 보편성 인과성에 대한 획득 미획득 불, , , , , 

완전 획득 여부를 빈도와 퍼센트로 제시하였다. 

한편 사후연속성 개념은 의 척도에, Smilansky(1987)

는 없으나 이후 와 같은 학자들이 유Corr Balk(2010) 

아가 죽음에 대해 갖는 근본적인 의문이 사후연속성

예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을 주장하면서 중요성( : “ ?”)

이 대두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사후연속성에 대한 유아. 

의 믿음 여부를 양적으로 산출한 후 사후연속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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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의 핵심은 특정 죽음 하위개념의 획득 여부

라기보다는 개방형 추적질문을 통해 유아의 인지적 논

리가 무엇이기에 그러한 대답을 하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반응을 특정 죽음 하위개념. , 

의 획득 여부 획득 미획득 불완전 획득 또는 믿음 여( , , ) 

부 믿음 믿지 않음 모름 로 범주화한 후 어떠한 논리( , , )

로 유아가 그러한 반응을 나타냈고 그러한 사고과정의 , 

인지발달적 특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죽음 하위개념이 , 

서로 관련되고 영향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수집 단계. , 

단계I

면접 개시

ㆍ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면접자를 소개함, 

ㆍ면접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참여에 대한 동의 확인

;

단계II

도입 질문 인지적 활성화: 

ㆍ인지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

ㆍ질문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죽음 또는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 “ ? 

이야기해주세요.”

;

단계 III

죽음개념에 대한 인식 질문 구조화 면접 : 

ㆍ죽음의 하위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질문 실시 획득 미획득 불완전 획득으로 반응 평가: , , 

종국성1. 보편성2. 인과성3. 사후연속성4. 

비가역성① 
질문 죽은 사람은 : “•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까요?”

포괄성① 
질문 죽음은 누구한테 : “•
오는 거지요 사람은 다 ? 
죽게 되나요 왜 ? 
그럴까요?”

질문 무엇 : “•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 
거지요?”

질문 죽은 : “•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필연성② 
질문 죽지 않는 사람도 : “•
있나요 어떤 사람이 ? 
죽지 않지요 죽지 ?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기능성② 
질문 죽은 사람은 : “•
보고 듣고 말하고, , ,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측불가능성③ 
질문 언제 죽을지를 알 : “•
수 있을까요 언제 ? 
죽음이 올지 알고 피할 
수 있을까요?”

;

단계IV

추적질문 개방형 면접: 

ㆍ죽음의 각 하위개념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에 따라 개방형 추적질문 실시

ㆍ유아의 논리적 사고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는지“ , ,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앞에 대답한 내용과 뒤의 대답한 내용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등의 , ” 

정교화 질문을 실시

;

단계V
종결 질문

ㆍ추가 사항 확인 더 하고 싶거나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 .”

ㆍ면접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선물 증정

그림 1. 유아의 죽음 개념화에 대한 심층면접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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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시로 동료전문가들로부터 자문(peer 

을 받아 연구자들의 오류가능성을 감소시켰debriefing)

다 아동발달심리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현장의 전문가. , , 

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죽음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해 유아와 면접하는 과정의 유의점에 대해 유용한 조

언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시 유아의 개방적 반. , 

응을 각 죽음 하위개념 별로 범주화한 초기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료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반증사례분, 

석 을 실시(analysis of disconfirming observations)

하였다 이는 잠정적 이론모델이 성립된 후 여기에 부. 

합되지 않거나 상치되는 예외적 사례에 주목하여 이론

모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리적 연계를 보완

하는 질적 검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죽음 . 

하위개념 이해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를 잠정적으로 도

출한 후 이에 의거하여 역 으로 전체 유아의 반응을 , ( )逆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초기 분석결과. 

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예외사례를 발견하고 이러한 , 

예외사례들이 갖는 독특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

석하여 전체 질적 결과의 정교화를 높였다.

결과 및 해석. Ⅲ

본 장에서는 유아의 죽음 개념 획득에 대한 양적 결

과를 제시하고 질적 결과를 통해 유아가 인식하는 죽, 

음의 각 하위개념을 고찰하였다 특히 유아가 어떠한 . 

인지 과정을 통해 죽음 하위개념들을 연관시키는지 구

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아의 죽음 개념 획득 1. 

먼저 죽음 개념에 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유아, 

가 죽음 하위개념을 얼마나 회득하고 있는지 표 에 1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 유아들은 아직까지 죽음에 대. 

한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하위개념 별로 ,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개념에 . 

대한 완전 획득의 비율이 높은 순서는 비가역성

비기능성 예측불가능성 포괄(34.6%), (30.8%), (13.5%), 

성 인과성 그리고 필연성 이었다(11.5%), (7.7%), (3.8%) . 

다수의 유아들이 획득과 미획득 사이에 놓인 불완전 획

득 상태인 점을 감안하고 미획득 비율이 높은 순서는 , 

필연성 포괄성 예측불가능성(82.7%), (80.8%), (71.2%), 

비기능성 비가역성 인과성 이었(53.8%), (40.4%), (15.4%)

다.

이를 비교하면 연구참여자 유아들에게 있어 필연성, 

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추상적 개념으로 여겨지며 포, 

괄성 역시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았다 인과성은 완전 . 

획득의 비율과 미획득의 비율이 모두 낮고 대부분의 , 

죽음 하위개념 구분 사례수 비율( )

보편성

포괄성

획득 6 (11.5)

미획득 42 (80.8)

불완전 획득 4 (7.7)

합계 52(100.0)

필연성

획득 2 (3.8)

미획득 43 (82.7)

불완전 획득 7 (13.5)

합계 52(100.0)

예측
불가능성

획득 7 (13.5)

미획득 37 (71.2)

불완전 획득 8 (15.4)

합계 52(100.0)

인과성

획득 내적 및 외적 원인( ) 4 (7.7)

미획득 8 (15.4)

불완전 획득
외적 원인만 언급( )

30 (57.7)

불완전 획득
내적 원인만 언급( )

10 (19.2)

합계 52(100.0)

종국성

비가역성

획득 18 (34.6)

미획득 21 (40.4)

불완전 획득 13 (25.0)

합계 52(100.0)

비기능성

획득 16 (30.8)

미획득 28 (53.8)

불완전 획득 8 (15.4)

합계 52(100.0)

사후
연속성

믿음 34 (65.4)

믿지 않음 5 (9.6)

모름 13 (25.0)

합계 52(100.0)

표 1.
연구참여자 유아의 죽음 하위개념에 대한 
인지적 이해 수준(N = 52)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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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이 불완전 획득으로 나타났다 인과성을 완(76.9%) . 

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내적 및 외적 원인을 

모두 알아야하는데 다수의 유아는 내적 또는 외적 원, 

인 중 어느 한쪽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완전 획득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죽음의 비. 

가역성 및 비기능성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는 다른 개념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후연속. , 

성을 믿는 유아는 였으며 믿지 않는 유아는 65.4% ,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응답이 9.6%, 

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만 25.0% . 

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표 의 결과는 이 시기 5.3 , 1

인지발달 단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의 죽음 이해에 대한 질적 분석 2. 

본 연구의 초점은 죽음 개념의 획득 여부를 단순히 

빈도화 하는 것이 아니며 각 하위개념에 대한 유아의 , 

이해 반응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죽음 하위개념 . , 

인식에 대한 구조화 질문을 실시한 후 개방형 추적질문

을 통해 유아가 죽음을 어떤 논리적 근거로 개념화하는

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 

주목할 결과는 유아가 죽음 개념을 획득 또는 획득하지 

못하는 데에는 유아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으며 이, 

는 인지발달 단계의 특성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죽음의 하위개념. , 

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면서 인지

적 조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편. 

성과 인과성 그리고 종국성과 사후연속성이 논리적으, 

로 연계되는 특징적 반응이 나타났다 각 하위개념에 . 

따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유아의 획득 또는 미

획득 또는 불완전 획득의 반응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였

다. 

보편성과 인과성1) 

보편성(1) 

보편성은 포괄성 필연성 예측불가능성으로 다시 세, , 

분화된다 보편성의 첫 번째 하위개념인 포괄성은 어떤 . 

대상이 죽게 되는가에 관한 이해를 뜻하며 모든 생물, 

이 죽음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획득된다. 

포괄성을 불완전하게 획득한 유아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모와 같은 친밀한 대상이 사망한다

는 것은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주요 타자와의 . 

사별로 인한 고통을 의식적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

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원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포, 

함시키는 인지적 범주화가 미숙하기 때문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서는 어떤 유아도 언급하지 않았다. 

보편성 불완전 획득#15 : 

면접자 사람들은 다 죽게 되니: ?

참여아동 다 죽지는 않아요 엄마 아빠까지 다 : . , 

죽지는 않아요. 

면접자 엄마 아빠는 안 죽어 그런데 엄마 아빠: , ? , 

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엄? 

마 아빠는 왜 죽었을까요, ?

참여아동 모르겠어요: .

면접자 엄마 아빠가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 , 

될까요?

참여아동 저희가 말을 잘 들으면요: .

보편성의 두 번째 하위개념인 필연성은 포괄성 보다 

더 진전된 개념으로서 모든 생물은 어떤 노력으로도 죽

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개념이다 필연성은 연구참여. 

자 유아들의 이해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추상적이고 

난해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유아들의 전형적 반응은 건. 

강한 습관 안전 종교 선행 등의 노력으로 죽음을 피, , ,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필연성이 미획득된 상태를 나타

냈다 또는 죽음을 사자 로 의인화하면서 도망칠 . ( )死者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필연성 미획득#19 : 

면접자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참여아동 죽지 않으려면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 

고요 채소도 많이 먹어야 해요 물 야채 고, . , , 

기랑 밥 이런 거 잘 먹어야 돼 콩이랑. .

필연성 미획득#52 : 

면접자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는 있어요: ?

참여아동 도망치면 거기 걔 옆에 씽 도망치면 되: , 

요 그리고 잡히지 않게 엄청 빨리 걸어야 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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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의 세 번째 하위개념인 예측불가능성은 모든 

생물은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사망 시점을 통제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 때 획득된다 예측불가능. 

성은 다수의 유아들이 미획득 한 것으로 나타났(71.2%)

지만 불완전 획득 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15.4%)

다 노화가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한 유아들은 . 

나이가 들면 죽기 때문에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 는 “ ”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 “

죽음은 예측불가능하다 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러한 유아의 대답은 틀린 것이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 , “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는 점을 이해하는 유아를 미획득 ”

상태로 간주하는 것은 성인 연구자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불완전 획득으로 인

정하였다 어떤 특정 시점에 죽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 

는 것이 예측불가능성 개념이지만 장기적 시간 조망 관

점에서 유아의 사고과정이 갖는 독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예측불가능성 불완전 획득#14 : 

면접자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 ? 

죽는데? 

참여아동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또 : . , 100

년이 되면 갑자기 죽을 것 같아요. 

인과성(2) 

인과성의 획득은 죽음이 왜 일어났고 무엇이 죽음을 , 

초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원인을 아는 것이다 인과성. 

을 완전히 획득한 경우 유아는 죽음이 외부적 요인 예, ( : 

흉기 사용을 통한 범행 전쟁 교통사고 등 과 내부적 , , )

요인 예 고령 질병 등 모두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 : , ) 

이해한다 하지만 죽음의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만 찾. , 

거나 또는 내적 요인에서만 찾는 경우(57.7%) (19.2%)

는 불완전 획득 상태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인지발달 . 

특성상 죽음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가 점차 내부 원인

도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인과성 획득#21 : 

면접자 무엇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 거지요: ? 

참여아동 칼 때문에 찌르면 죽잖아요 그리고 화: . . 

살.

면접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

참여아동 있어요 병나면 죽어요 병원 가서 치: . [ ]. 

료 받았는데 안 되면 그냥 묻고 돌아가시는 , 

거죠.

한편 인과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쁜 사람, “ , 

못된 짓 이 죽음의 원인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이 시” . 

기에 의 남근기 를 거치면서 양심 Freud (phallic stage)

또는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유아는 죽음을 일종의 

처벌로 간주하여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죽음이 초래된

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인과성 미획득#39 : 

면접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되는데: ?

참여아동 못된 짓 많이 하거나 그러면 나쁜 사람: 

이 죽는 거예요.

보편성과 인과성의 관계(3) 

개방형 면접을 실시해 얻은 질적 자료를 분석함으로

써 유아가 보편성과 인과성을 나름의 논리로 연결 짓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을 보면 유아의 인. , 

과성에 대한 이해가 보편성의 하위개념인 포괄성과 필

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난다.

포괄성 필연성 인과성의 논리적 연계#30 , , 

면접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어요 인과성: ( )?

참여아동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 .

면접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건가: 

요 포괄성( )?

참여아동 병에 걸리면 죽죠: .

면접자 어떤 사람들이 안 죽어요: ?

참여아동 병에 안 걸리거나 칼에 안 찔리거나: , , 

총에 안 맞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면접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죽는데요: ?

참여아동 병에 걸리거나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는 : 

사람들.

면접자 언제 죽음이 올지 알고 피할 수 있을까요: ? 

나 죽기 싫어 라고 하면서 피할 수 있어요“ ” 

필연성( )?

참여아동 병에 안 걸리고 또 약 먹고 칼에 안 찔: 

리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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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 따르면 해당 유아 는 죽음의 원인, (#30)

으로 외적 요인 칼 총 과 내적 요인 질병 을 이해함으( , ) ( )

로 인과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특정인에. , 

게 그러한 죽음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그러한 원인을 의도적으로 피하는데 성, 

공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사고하는 것은 지극히 논

리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유아는 포괄성과 필연성을 . ,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죽음의 외적 원인은 .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내적 원인 노화 질병 등, ( , )

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유아가 이해하는 데

는 성숙과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례에서 중요한 . 

점은 유아의 예 아니요 반응만을 보고 포괄성이나 “ , ” 

필연성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대

신 특정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을 알고 이러한 원인을 “ , 

피하면 그 현상도 피할 수 있다 는 유아의 논리적 귀결”

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종국성과 사후연속성2) 

종국성(1) 

종국성은 비가역성과 비기능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종국성의 하위개념인 비가역성은 일단 사망하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죽. 

음의 비가역성을 아직 완전하게 획득하지 못한 유아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개념을 인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료적 조치 병원 치료 수술 등 와 같은 인( , )

위적 노력으로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는 혼란된 반

응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유아들은 전조작기 후반에 있. 

으면서 인지적으로 가역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 있

다 이들이 죽음의 비가역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는 가역적 사고를 하는 동시에 죽음이 비가역적 현상이

라는 특수성을 깨달아야한다. 

종국성 불완전 획득#14 : 

면접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날 수 있나요: ?

참여아동 아니요 못 살아나요 대신 수술을 하면 : . . 

살아 날 수 있어요 아픈 것도 수술을 하면 . 

다 나아요 약도 먹고요. .

종국성의 하위개념인 비기능성은 죽으면 모든 생물학

적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기능이 중단된다는 개념이, , , 

다 한편 연구참여자 유아들이 속한 전조작기의 사고 . , 

특성 중 하나는 물활론 이다 물활론적 사고(animism) . 

를 하는 유아는 사물도 생명 인지 정서가 있다고 믿, , 

으며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데 특히 움직임 여부가 중요하다 물활론적 사고기의 . 

유아가 죽음의 비기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체. 

가 죽으면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비기능성인데, 

모든 사물이 생명이 있다고 믿는 물활론적 사고와 부딪

치면서 유아가 인지적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비기능성 획득#2 : 

면접자 죽은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 , , , 

수 있을까?

참여아동 아니요 죽은 사람은 생각을 잊어버렸으: . 

니까 할 수 없어요[ ]. 

사후연속성(2) 

사후연속성은 육체가 소멸한 이후 어떤 형태로든 삶

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사후연속성은 인. 

지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학습에 따른 신념체

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 , 

관련 학계의 과학적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진한 개념이

다 아래 인용문은 질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후연속. 

성에 대한 유아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사후연속성 믿음#25 : 

면접자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

참여아동 몸은 장례식장에 있고 영혼은 하늘나라: , 

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 

감옥에 갇힐지 행복하게 살지 천국이나 지… 

옥에 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사후연속성을 믿는 연구참여자 유아가 

다수 로 나타났으며 믿지 않는 유아는 소수(65.4%) , 

이고 나머지 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응(9.6%) , (25.0%)

답한 점이다 질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후연속성을 . , 

믿는 유아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는 표현을 빈번히 “ ”

사용하며 천국과 같은 사후세계 영혼의 승천 부활, , , , 

또는 환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천사 유령 하느. , , , 

나 님과 같은 절대자의 존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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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과 같은 부정적 장소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유아는 유토피아로서의 사후세계를 묘사했다 연구참여. 

자 유아들의 반응은 유아용 콘텐츠 그림책 애니메이션( , , 

게임 영화 등 의 내용 주위 성인들의 죽음이나 사별과 , ) , 

관련된 일상적 대화 유아의 죽음 질문에 대해 성인이 , 

모호하게 대답한 것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유아들의 반. 

응이 부모의 특정 종교와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

려웠다. 

종국성과 사후연속성과의 관계(3) 

개방형 면접을 실시해 얻은 질적 자료를 분석함으로

써 유아가 종국성과 사후연속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연

결지어 사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 , 

후연속성 중 윤회를 믿는 유아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아온다는 반응을 함으로써 비가역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승천이나 천국에 대한 믿음을 . , 

가진 유아는 죽은 자가 공간적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

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비가역성을 획득

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가역성 미획득과 사후연속성 윤회#27 ( )

면접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날 수 있나: ? 

참여아동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다: . 

가 태어나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비가역성 획득과 사후연속성 하늘나라#33 ( )

면접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날 수 없을까: ? 

참여아동 없어요 천사되니까 천사가 되서 하늘: . . 

나라에서 올라가서 살아요. 

또한 사후연속성을 믿는 유아는 천국과 같은 곳에서 , 

죽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늙는 등의 기능을 한다고 , , 

대답함으로써 비기능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다 하지만 사후연속성에 대한 유아의 믿음을 인정한다. 

면 이는 지극히 논리적인 답변인 것이다 본 해석의 초. 

점은 유아의 사후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죽음의 다른 하

위개념 획득에 독특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

하고 성인의 관점에서 이를 인지적 미성숙으로 치부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기능성 및 비가역성 미획득과 사후연속성#28 

면접자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지: ?

참여아동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요 다시는 : . 

돌아올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아요 하나님이랑요 늙고요 밥 먹고요 그쪽 . . . , 

놀이터에서 막 놀아요.

논의 및 결론. Ⅳ

우리 사회의 죽음 담론화 과정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유아가 인식하는 . 

죽음 개념을 탐색하는 것은 유아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가 죽음. , 

의 하위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 

계를 어떠한 논리적 사고과정을 통해 형성하는지를 질

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죽음 개념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나타난 결

과는 연구참여자 유아들이 아직까지 죽음 하위개념을 

획득하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죽음 하위개. 

념 간의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죽음 개념에 대한 개방형 면접을 통해 나타난 질. 

적 결과는 유아가 죽음 개념을 획득 또는 획득하지 못

하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인지, 

발달 단계의 특성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학습에 의한 것

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하위개념들은 서로 연관되어 유. 

아의 인지적 조작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하위개, 

념의 획득과 미획득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 하위개념들 중에 보편성과 인과성 그리고 종국성, 

과 사후연속성이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전형적 반응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들에게 있어 죽음의 보편, 

성은 아직까지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 개념으로 여겨진

다 이는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 (Corr & Balk, 2010)

로서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예측불가능성 모든 생명체“ ( ) 

는 포괄성 반드시 필연성 죽는다 는 명제를 만 세 전( ) ( ) .” 5

후의 유아가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친밀한 . 

가족구성원의 죽음을 인정해야하는 포괄성은 인지적 측

면 뿐 아니라 정서적 대처가 요구되는 개념으로서 획득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 

유아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죽게 된다는 인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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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까지는 발달적 성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편성의 또 다른 하위개념인 예측불가능성과 필연성

은 인과성과 연관되어 후기 유아기 사고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연구참여자 유아들의 다수가 인과성을 완전히 .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죽음의 내적 및 외적 원인 중 하, 

나를 이해하는 비율은 높았다 죽음의 내적 원인인 노. 

화를 이해한 유아들은 늙으면 죽게 된다 는 논리 하“ .”

에 죽음이 예측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죽음. , 

이 사고나 범죄 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고 생

각하는 유아들은 이를 피하고자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

이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반응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 

모두 죽음의 예측불가능성이나 필연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아 나름의 논리성에 근거한 것임

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죽음의 종국성을 다른 개념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종국성의 하위. 

개념인 비기능성이 구현된 실체 즉 눈을 감고 쓰러져, 

있거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신 등

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목격한다 다른 추상적인 개념. 

에 비해 비기능성은 대중매체 콘텐츠 속의 구체적 죽음 

묘사 방식으로 시각화가 용이한데 이러한 점이 유아의 , 

개념화를 돕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Hunter & 

종국성의 또 다른 하위개념인 비가역성Smith, 2008). 

에 대해서도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이해도는 높게 나

타났다 전조작기 후반에 속한 유아는 가역적 사고가 . 

점차 가능해지는데 정경숙 본 결과는 이 시기 ( , 2000), 

유아가 죽음이 지닌 특수한 비가역성을 깨닫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죽음의 보편성 인과성 종국성이 인지적 발달 수준, , 

에 대한 평가적 속성을 띄었다면 사후연속성은 이와 , 

구별되게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신념적 속성을 지닌

다 정은미 본 연구에서 사후연속성은 종국성의 ( , 1999). 

하위개념인 비기능성 및 비가역성과 흥미로운 논리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사후연속성에 대한 신념을 지닌 유. 

아는 죽은 자가 특정 시공간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생

활한다고 믿는다 이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는 비가역성에는 부합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

에 죽은 후에도 기능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한편 사후연속성으로 윤회를 믿는 유아는 죽음의 비가, 

역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유. 

아가 믿는 사후연속성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인지

적 기능의 평가가 좌우되는 것은 이전의 양적 측정방법

이 포착하지 못한 문제점이며 본 질적 연구가 새롭게 , 

조명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모가 종교를 가졌는지를 변

수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신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참여자 유아들이 특정 종교. , 

의 구체화된 사후세계가 아닌 모호하고 희망적인 유토

피아에 대한 신념을 드러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불교 도교 토속신앙 등 다양한 , , ,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유아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단일한 메시지를 학습시키는 대신 다

양성의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인지 및 정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성인이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을 유아에게 전달할 때 판

타지적 희망이나 또는 반대로 절대자의 처벌 등을 언급

하며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 전통적 인지발달 이론뿐 아니라 Piaget

사회구성주의 관점에도 주목하여 유아가 놓인 사회문화

적 맥락과 인지발달 수준이 죽음의 하위개념 획득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특히 연구결과의 . 

시사점으로서 사후연속성과 같은 사회구성적 개념이 비

가역성이나 비기능성과 같은 인지적 조작과 어떻게 상

호작용하는지 제시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후 보다 정, 

교한 죽음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유아에. , 

게 구조화된 질문을 주고 단답형 답변을 유도한 후 피

상적 통계분석에 의존하던 기존의 양적방법을 극복하고

자 노력하였다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개방형 면접. 

법을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방

법론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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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Research on children’s death concepts requires an approach considering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 qualitative method is necessary to explore children’s cognitive process of understanding death. Thus, this 
stud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quantitative approach based on the deductive logic led by adult 
researchers, adopt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ethods: The data collection, referring to the theories of Corr and Balk (2010) and Smilansky (1987), used 
Death Concept Questionnaire. Each structured question was followed by open follow-up questions to explore 
how children understood each concept of death.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 children were still lacking in the acquisition of death sub-concepts. 
The qualitative result from open interview showed how children can and can not acquire the concepts of 
death.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could be used in future development of death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children’s death 
education, which would help them coping with death related anxiety and loss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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