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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develop an integrate curriculum of rhythm education activity program 
and to fi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rogram into actual music education field for 
kindergarten children. The outlook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a program integrating the 
elements of movement, language and rhythm to apply the program to 5 year old children 
for 6 weeks through 12 sessions, and to observe and analyze their level of rhythm 
creativity and rhythm reading ability.

The analysis of the field observation data and recording data showed that the children 
achieved natural and better understanding of rhythm.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rhythm 
creation activity, while the integration of the elements of movement and rhythm influenced 
directly to enhance the level of understanding rhythm and the integration of the elements 
of language, rhythm helped indirectly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rhythm through 
connecting the notions of rhythm and movements. However, when only rhythm and 
movements were combined, children tended to misunderstand the relative durations of ♩
and ♪ just as different tempos not as 2:1 duration relativity. And ♫ was too 
misunderstand as  due to different durations of korean words when only rhythm and 
language were combined. To overcome the limit of understanding, all of the three 
elements; rhythm and movements and language should be integrated and constant auditory 
experience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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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  이후 유아교육에 있어서 발달 역 

간의 통합  근법이 강조되면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통합 으로 운 하도록 

하는 지침이 제시되고, 교육 장에서 이를 한 

다각 인 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아이디어에 한 반성  사고로 인하여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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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 한 

자명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

정 통합을 반 하는데 한 문제 은 유아와 교

과를 이원론 으로 보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유아와 교과 각각을 분리된 것으로 이

해하거나 한 가지 요소를 무시한 채 다른 하나의 

요소만을 부인 양 내세우는 사고를 하는 것은 

유아와 교과 간의 차이 때문이다. 유아는 아직 

구체 인 사고의 단계, 즉 사물에 한 인지가 

가시 인 범 의 ‘지 -여기’에 제한되어 있

다. 그리고 유아기의 생활은 통합 이고 총체

인 것이다. 이에 반해 교과는 추상 인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과는 유아의 세계를 

쪼개어 조각조각 나 어 버린다(Dewey, 1902). 

Dewey는 유아와 교과 간에는 차이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연계시킬 

방안 에 하나로 ‘교과의 심리화’라는 논의를 

개하 다(Dewey, 1938, 1952, 1990). 교과를 심

리화한다는 것은 교과를 유아의 재의 활동이나 

행동 경향성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

가 심리화 될 때, 교육내용은 유아의 구체 이고 

직 인 경험과의 계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 교과의 심리화를 통해 유아와 교과는 

상호 연계되고, 교육내용은 유아에게 살아 움직

이는 의미 있는 내용이 된다. 이와 같이 듀이는 

교육을 유아와 교과를 련시키는 활동으로 규정

하며, 성공 인 교육은 유아와 교과를 의미 있게 

련시키는 활동이라고 규정한다(김재춘, 2005). 

‘구체 인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의 시작에서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 능동 인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체 인 생활 

사태에서 나타나는 문제 는 유아의 흥미나 경

험은 따로 분리되어 학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 이고 총체 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과는 어도 기 단계에 있어서는 따로 따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유아의 심에 따라 체

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을 유아와 교과를 

련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하는 듀이의 경우,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통합은 바람직하며 교육에 있어

서 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김재춘, 

1988). 

음악교육에 있어서 음악개념은 교과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음악개념은 음악에 해 음악

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고 음악 인 행 를 할 

수 있게 하는 결정 인 여건이 된다. 음악체험에 

있어서 사고가 요한 이유는 음악의 진정한 의

미는 객 인 음향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그 음향에 주 인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 과정

에 있기 때문이다(Serafine, 1988). 음악  사고는 

구성의 과정이지 단순히 음악  소리가 달하는 

정보의 청각  복사물이 아니다(김경희, 1995). 

다시 말해서 음악은 인간이 음악 으로 사고하고 

음악행 를 하는 가운데 구성되는 인간의 정신작

용이다. 그러므로 음악교육학자들은 음악에 해 

사고하고 행 를 할 수 있게 하는 음악개념에 

한 이해를 강조하 으며(석문주, 1996; 이홍수 

1993: Andress, 1984; Campbell & Scott- Kassner, 

1995), 음악개념에 한 이해를 개발하는 것은 어

떤 진지한 음악교육 로그램에서도 요한 석

으로 나타난다(Leonhard & House, 1992).   

오늘날 여러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체

으로 다루고 있는 음악개념들은 셈여림․음색․리
듬․가락․빠르기․형식․화음이다. 그 에서도 리듬은 

음악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이며(백 웅, 

1993), 리듬교육을 통해 다른 음악개념들이 내

으로 심화될 수 있다(성경희, 1988). 그러므로 리

듬교육은 20세기 음악을 주도해 온 음악교육자들

에 의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다. Dalcroze는 리듬

이 음악을 이루는 생명체이며 모든 술의 기

이며 원동력이라고 믿었으며(이홍수, 1993), Orff

는 리듬을 가락보다 더 강력한 음악  요소라 하

여 음악교육의 출발 을 언어에서 시작되는 리듬

교육에 두었다. 그리고 Kodály는 음악의 여러 개

념  무엇보다도 리듬교육을 강조하 다. 그러

나 리듬이라는 음악개념은 추상 이므로 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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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석문주, 1996; 이민

정, 2004). 

유아는 감각운동 학습 방법을 통해 추상 인 

단계로 속히 발 하므로(Andress, 1984), 유아를 

한 음악교육을 계획할 때 유아들이 활동 인 

경험을 할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재 있는 곳에서 학습을 시작하게 할 필요가 있다

(Campbell & Scott-Kassner, 1995). 음악개념 에

서도 리듬은 특히 동작활동과 한 계가 있

다. 이는 리듬지각이 근운동감각과 련이 있기 

때문이다(Radocy & Boyle, 2001). 다시 말해서 리

듬에 연 되어지는 운동행 들은 리듬지각과 

한 계가 있으므로, 리듬학습은 동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작은 음악의 인

식 인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Pangrazi & 

Dauer, 1981), 다양한 음악과 동작의 리듬에서 발

견되는 아름다움을 통해 어린이의 미  인식과 

상상력이 성장하게 된다(Fortson & Reiff, 1995). 

그러므로 달크로즈는 음악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고 느끼는  감각

인 방법으로 음악요소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

다. 

리듬교육에 있어서 언어의 통합도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음악과 언어는 둘 

다 소리와 시간의 술로 나타난다. 문학의 도구

가 되는 언어는 음악  개념인 리듬과 고   

강조되는 부분 등 표 과 용방식에 있어서 음

악과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서로 연 된 의사소

통 체계이다(McGirr, 1995). 음악개념 에서 특

히 리듬은 언어와 아주 한 계를 가지고 있

다(Gordon, 1990). 그러므로 오르 와 코다이는 

동작과 함께 언어를 리듬교육에서의 기본요소로 

삼았다. 오르 의 지도방법을 살펴보면, 사물의 

이름과 시 는 속담 등을 음악 으로 암송하게 

함으로써 언어의 리듬을 통해 다양하고 어려운 

리듬을 쉽게 터득하게 하 다. 그리고 이 게 학

습되어진 리듬을 걷기와 달리기 등의 기본 인 

신체동작과 연결시키고, 한 리듬연주를 해 

손  치기, 발 구르기, 무릎치기, 손가락 튕기기 

등의 동작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리듬학습을 심화

시켰다(김 자, 2004). 코다이는 음악에 맞춰 손

을 치거나 행진을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해 일정

한 박을 인식한 후 악보를 통해 리듬을 느낄 수 

있게 하 으며(Wheeler & Raebeek, 1972), 악보

에서 리듬을 학습할 때 음의 길이를 언어로 표

한 타와 티티 등의 리듬음 1)을 읽을 수 있게 함

으로써 리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이밖에

도 언어는 음악작품을 만들기 한 자극제로 활

용될 수 있으며(Campbell & Scott- Kassner, 

1995), 동작으로 표 해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Greenberg, 1985). 이때 많이 활용되는 것은 

동화인데, 동화를 동작으로 표 할 때 그 움직임

에 맞춰 북을 쳐주는 것은 음악과 동작을 통합하

기 한 방법  하나이다(임은애, 2001). 지 까

지 살펴본 음악교육학자들의 논의와 리듬교육방

법은 리듬교육에 있어서 동작  언어 통합의 

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통합  근에 의한 음악교육의 요성

에 근거하여 이와 련된 의미 있는 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다. 그 에서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표 인 연구들을 보면, 음악과 

동작의 통합(임은애, 2001), 음악과 수학의 통합

(이인원, 김숙자, 2006), 음악과 과학의 통합(안경

숙, 이옥주, 2003), 음악과 문학  과학의 통합

(김 연, 1997), 술 역의 통합 는 음악극이

나 음악 로젝트를 통한 통합(박찬옥, 이효숙, 

2001; 박형신, 김 연, 2004; 신인숙, 2000; 안재

신, 한애향, 1999; 이유 , 엄정애, 2003)에 한 

연구 등이 있다. 지 까지 통합  음악교육활동

에 한 연구는 주로 양 인 분석에 집 된 바, 

양 인 분석을 통한 사실 인 지식은 어느 정도 

1) 타, 티티, 쉼, 타아 등의 용어는 리듬의 이름이 

아니라 리듬 ♩, ♫, ,의 길이를 표 한 리

듬음 이다. 리듬음 은 4분 음표와 4분 쉼표 

등의 음표이름과 쉼표 이름을 신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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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질 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계로, 구체 인 맥락 속

에서 유아들이 가지는 경험에 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음악 본래의 성격상 

음악의 구성 요소에 한 이해와 그것의 직

인 표 행 는 상호 진의 계를 가지는(이홍

수, 1993) 데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음악  이해와 표 능력 에서 한 가지

만 다루거나 는 두 가지를 따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시 에서 통합  음악교육활동에 한 

효과 분석은 통합의 결과로 음악  이해와 표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 인 맥락 속

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사실 으로 묘사하는 질

인 분석의 필요성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  리듬교육활동 로그램

을 개발하여 유치원의 음악교육 장에 실행하

고, 통합의 결과로 음악  이해와 표 능력에서 

일어난 변화를 질 으로 분석함으로써, 로그램

의 용가능성을 연구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

구를 하여 다음의 문제 제기를 하 다. 

1) 통합  리듬교육활동을 통하여 리듬에 한 

이해와 리듬창작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2) 통합  리듬교육활동을 통하여 리듬에 한 

이해와 리듬독보연주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

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구에 소재한 유치원 한 곳을 선정

하여, 5세반 원생들을 상으로 2006년 9월 25일

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 다. 이 유치원에는 

사회경제 으로 류층 자녀들이 많으며, 음악활

동은 각 반별로 이루어지나 주 1회 있는 배시

간에는 체 유아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 련 노

래를 부른다. 교실 층에는 마루로 된 큰 배

실-유아들에게 강당으로 불림-이 있으며, 각 반

마다 피아노가 한 씩 구비되어 있고, 유치원 

한 곳에는 악기장 속에 다양한 리듬악기와 실로

폰이 구비되어 있어서 신체표 활동을 포함한 다

양한 음악활동을 하기에 비교  좋은 여건을 갖

추고 있다. 교육을 받은 유아들은 35명으로 구성

된 5세반 한 반이며, 연구 상을 보호하기 하

여 유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 다. 

2. 연구 차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

로 계문헌 고찰  로그램 구안, 2단계로 교

사교육  로그램 실시, 3단계로 찰과 분석 

 보고서 작성이다. 

가. 계문헌 고찰  로그램 구안

본 연구에서는 통합  근에 의한 음악교육의 

의미와 가능성  방법  원리를 탐색하기 해 

2006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문헌연구를 하

다. 그리고 난 후 이를 토 로 음악교육내용을 

추출하고, 통합  리듬교육 로그램을 구안하

다.  

본 연구에서 유아가 학습할 음악교육내용은 리

듬이다. 리듬의 하 개념은 학자들(성경희, 1988; 

이홍수, 1993; Campbell & Scott-Kassner, 1995)의 

견해를 토 로 해서 리듬개념의 하 개념 에서 

유아기에 합한 것을 추출하고, 이를 쉬운 것에

서  어려운 것으로 심화․확 시켜 나가도록 

내용을 조직하 다. 그리고 난 후 유아의 리듬에 

한 이해형성을 돕기 하여 동작  언어를 통

합한 리듬교육 로그램을 구안하 다. 동작의 통

합은 Pica(1995)가 제시한 로, 걷고 뛰고 말처럼 

뛰는 이동 동작을 리듬과 연결시킴으로써 이루어

졌다. 그리고 언어는 McGirr(1995)의 주장에 따라 

언어의 리듬패턴을 음악의 리듬패턴과 연결시켜

서, 리듬음  말하기, 간단한 언어음  읽기, 동

화듣기 등을 활용하 다.   

본 로그램의 개는 노래와 동작과 언어,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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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동작과 언어, 창작과 동작과 언어, 연주와 

동작과 언어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 , 노랫말

로 동작하며 노래를 불 다. 그리고 난후 리듬

을 듣고 구별하여 동작과 언어로 표 하 다. 그

리고 동화를 듣고 동화의 행동어를 동작으로 표

하고 난 후 그 동작개념과 련 있는 음악개념

을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리듬

연주를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음  

는 음의 길이를 표 한 리듬음 을 신체동작과 

함께 활용하 다. 본 연구를 한 로그램의 교

육내용  활동내용은 <표 1>과 같다. 

나. 교사교육  로그램 실시

본 연구를 한 로그램을 교사가 장에 

용하도록 하기 하여, 교사교육을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1일 2시간씩 4회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3년제 학에서 

유아교육을 공하고 교사경력이 만 1년이 된 교

사로서, 본 연구 상 유아들의 담임교사이다. 연

구를 한 교사교육은 연구자가 담당하 으며, 

교사교육의 내용은 본 로그램의 학습목   

학습내용, 본 로그램의 활동의 내용  구성, 

본 로그램의 구체 인 실시방법 등에 한 것

이었다. 그리고 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구자와 교사 간에 로그램에 한 충분한 

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 

교사교육을 한 후, 본 연구자가 개발한 통합  

음악교육 로그램을 2006년 9월 25부터 11월 16

일까지 일주일에 2회씩 12회에 걸쳐 실시하 으

며, 추석명  무렵에는 1주일간 쉬었다. 로그램

을 실시하는 시간은 유치원의 오  일과시간 

에 약 40분씩으로 정해놓고 실시하 으며, 개

별 활동을 하거나 활동양이 많아서 보다 많은 시

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활동시간이 보다 연

장되었다. 본 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는 교실

을 주로 이용하 지만 신체표  등을 하여 간

혹 2층에 있는 넓은 강당을 이용하기도 하 다. 

교육

내용

차

시
활동내용

♩,

1

․4분 음표와 4분 쉼표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 로 동작하기

․4분 음표와 4분 쉼표를 듣고 구별

하여 동작하고 말하기

2

․동화를 표 한 동작에 따라 4분 음

표와 4분 쉼표로 이루어진 음악 창

작하기

․창작한 음악연주를 하여 리듬음

을 말하며 신체동작하기

♩,

♫

3

․♩와 ♫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 로 동작하기

․♩와 ♫를 듣고 구별하여 동작하고 

말하기

4

․동화의 걷고 뛰는 동작을 한 후 ♩

와 ♫로 이루어진 음악창작하기

․창작한 음악연주를 하여 리듬음

을 말하며 신체동작하기

♩,

♫,

5

․♩, ♫, 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

며 노랫말 로 동작하기

․♩, ♫, 를 듣고 구별하여 동작하

고 말하기

6

․동화의 걷고 쉬고 뛰는 동작을 한 

후 그 동작에 합한 리듬 창작하기

․창작한 음악연주를 하여 리듬음

을 말하며 신체동작하기

♩,



7

․♩와 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며 

노랫말 로 동작하기

․♩와 를 듣고 구별하여 동작하고 

말하기

8

․동화에 등장하는 나와 아빠의 동작

에 합한 리듬 창작하기

․창작한 음악연주를 하여 리듬음

을 말하며 신체동작하기

♩,

♫,



9

․♩, ♫, 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

며 노랫말 로 동작하기

․♩, ♫, 를 듣고 구별하여 동작하

고 말하기

10

․동시의 언어음 에 합한 리듬 창

작하기

․창작한 음악연주를 하여 리듬음

을 말하며 신체동작하기

리듬

복습

11 ․동화를 듣고 리듬을 창작하기

12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음 을 

이용하여 연주하기

<표 1> 차시별 교육내용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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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통합

역

․♩와 ♫의 두 가지 리듬이 나타나는 

인사말을 서로 나 다.

․오늘 학습할 내용이 들어있는 노래

인 ‘걸어가서 인사해’를 노래 부르며, 

노랫말 로 걸어가서(♩) 부분에서는 

걷고 빨리빨리 뛰어가서(♫) 부분에

서는 빨리 뛴다. 

걸어가서 인사해

&44

걸

_Ï\ Ï\
어

Ï\

가

_Ï\
서

l

걸

_Ï\ Ï\
어 가

Ï\

서

_Ï\l Ï\

인

Ï\

사 해

ú\ l Ï\

인

Ï\

사

ú\

해

l

&Ïe

빨리

Ïe

빨

Ïe

리

Ïe

뛰

Ïe
어

Ïe
가

_Ïe
서

_Ïel
빨

Ïe

리

Ïe

빨

ÏeÏe

리뛰

ÏeÏe
어가

_Ïe_Ïe
서

l _Ï\
인
Ï\__
사 해

_ú\ l _Ï\
인
Ï\__
사

_ú\
해

lÓ

언어

노래

동작

․북소리를 들으며 두 가지 리듬을 구

별하여 동작과 언어로 표 한다.  

․♩와 ♫의 두 가지 리듬을 동작으로 

표 할 수 있는 ‘요술구두’ 동화를 듣

고, 동화의 내용 에서 요술구두를 

신고 걷고 뛰는 동작을 음악으로 창

작하는 것이 과제임을 소개한다. 

감상

동작

언어

․‘요술구두’ 동화를 다시 들으며, 동화

내용을 토마임으로 표 한다. 

․ 토마임을 하지 않는 유아들은 친

구들의 동작에 맞춰, 걷는 동작에는 

♩로 반주하고 뛰는 동작에는 ♫로 

반주한 후, 그 동화로 리듬을 창작한

다.

언어

동작

연주

창작

․창작품의 리듬연주를 하여 언어음

 는 리듬음 을 말하며 동작을 

한다. 

․창작품의 리듬음 을 말하며 리듬을 

연주한다. 

언어

동작

언어

연주

<표 2> 본 연구를 한 로그램의  

       (교육내용: ♩와 ♫)

본 연구를 한 로그램의 를 제시하면 표2

와 같다.

다. 찰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교육 장을 찰하는 것과 함께 비

디오 녹화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교육 장을 찰한 이유는 이해 평가의 가장 

요한 수단은 유아가 음악 인 문제에 직면할 때 

그들이 음악  행동에 해 직 , 체계 , 그리고 

계속 으로 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Leonhard 

& House, 1992). 찰은 리듬창작활동과 독보연

주활동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리듬창작은 유아

가 리듬에 해 이해한 것을 표  는 의사소통

하는 도구이므로, 유아의 리듬에 한 이해의 정

도를 평가하는 최선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Wiggins, 1999), 독보기술도 리듬부호와 소리 사

이의 계를 인지하는 데에 의존하므로 리듬에 

한 이해의 부산물로 간주되기(Leonhard & 

House, 1992) 때문이다. 분석을 한 찰은 본 

로그램에 의한 음악 교육이 실시되는 2006년 9

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본 로그램이 실행

되는 매회 실시하 다. 자료는 연구자가 장에 

가서 능동 , 창의 , 즉흥  단을 하면서 ‘보

고, 듣고, 꼬치꼬치 캐고, 흠뻑 젖기를 반복해야

만’ 생성되는 것(Walsh, 1998; 홍용희 재인용, 

1998)이기 때문이다. 찰을 하는 동안 장 노트

를 기록하 다. 그리고 참여 찰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하여, 

그동안의 모든 음악교육활동을 video로 녹화한 

녹화자료를 질 인 분석을 한 자료로 사용하

다. 비디오는 2 가 사용되었는데, 1 는 고정 설

치하 으며  다른 1 는 유아들의 활동을 촬

하기 하여 유아들의 활동에 맞춰 이동시켰다. 

비디오와 창작품을 찰하면서 장에서 미처 기

록하지 못한 부분을 첨가하여 매회의 찰 내용

을 첨부하 다. 

찰체계는 Patton(1990)의 이론을 토 로 한 

정태희(1998)의 다음과 같은 찰체계를 이용하

다. 첫째, 찰자는 외부자로서 방  입장에서 

찰을 하 다. 둘째, 로그램 진행자인 교사와 

참가자인 유아들이 찰자를 아는 공개  찰이 

이루어졌다. 셋째, 찰자가 교사에게 평가목 에 

한 개 인 설명을 하 다. 넷째, 일주일에 2

회씩 12회에 걸쳐 음악교육을 실시하 으므로, 

찰기간이 비교  장시간을 요하는 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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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찰의 은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을 둔 소화된  형식을 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기 하여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 으로 유아들의 말 그 로 

서술하려고 노력하 으며, 개입의 연장2)이라는 

방법을 사용하 다. 

Ⅲ. 통합  리듬교육활동에 한 

찰 분석 

본 연구에서 동작과 언어를 통합한 리듬교육의 

용가능성에 한 이해를 해, 리듬창작활동과 

리듬독보연주활동을 찰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리듬에 한 이해와 창작능력

리듬창작활동을 찰한 결과, 본 연구를 시작

할 무렵의 리듬창작활동, 동작과 언어를 통합한 

리듬창작활동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

났다. 

가. 리듬에 한 이해 없는 창작활동

선정된 유치원에 본 연구를 한 로그램이 

실시되기 의 음악교육 활동내용은 교사를 모방

하여 노래를 부르는 통  방식에 의한 지도를 

하고 있었으며, 다른 역과의 통합을 통해 유아

의 음악  이해를 도우려는 교사의 노력은 보이

지 않았다. 다음은 그러한 활동 후에 이루어진 

창작활동장면이다.

<활동장면 1> 연구를 시작할 무렵에, 그동안 

교사를 모방하여 노래 부르기 주의 활동을 한 

유아들이 리듬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2) 개입의 연장이라는 방법은 조사자나 조사자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잘못된 정

보를 검증하기 해서, 장에서 충분한 시간

을 보내는 방법을 일컫는다.

1. 교사: 이제 곰 사냥 간단다라는 노랫말로 

2.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보자.  

3. 찬: 곰 사냥... 아...

4.      (말에 가까운 소리를 내다가 단한다.)

5. 형일: 까먹었다.

6. 찬: 까먹었다.

7. 교사:  다른 사람 없니? 

8.      노래를 만들 사람...(좌우를 둘러본다.)

9. 유아: ...

10. 수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11. 도운: 다일이가 드 곤 볼 노래를 불러요.

연구를 시작할 무렵에 유아들이 리듬을 창작하

는 모습을 살펴볼 때, 한 유아가 창작을 시도해

보지만 노래가 아닌 말에 가까운 소리를 내다가 

끝내지 못하고 단하고 만다(3-4행). 에 있는 

다른 한 유아가 “까먹었다.”고 말하자(5행), 그 

유아도 잊었다는 것을 인정한다(6행). 교사가 다

시 한 번 기회를 주며 좌우를 둘러보지만, 노래

를 창작하는 유아는 보이지 않는다(7-9행). 음악

 이해란 작곡과 연주 등의 음악  시도에 참여

할 때에 기술과 음악  개념 등을 인지  틀 속

에서 의식 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Leonhard & House, 1992). 유아들이 창작을 해

내지 못하고, 음악 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음악개

념을 의식 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리듬에 한 이해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창작한다는 것은 무

턱 고 허허벌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

한 원형  구조에 다소의 변형을 가하는 것이다

(Abeles & Hoffer & Klotman, 1991). 이 유아들에

게는 원형  구조 즉 이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에 변형을 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10행을 보면 노래를 부르는 유아가 있지만, 그 

노래곡과 노랫말은 만화 화의 주제가 다(10-11

행). 그 만화 화의 주제가는 유아가 부르기에는 

비교  어려운 곡이다. 이 게 어려운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이해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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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음악  이해가 음악논리

 사고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음악  사고는 단순히 음악  소리가 

달하는 정보의 청각  복사물이 아니기(김경희, 

1995)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Hoffer(1984)의 주장

처럼 노래 하나가 끝나고  다른 것을 배우고, 

그것을 매시간 되풀이하는 것이 유아의 음악  

이해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다음 활동은 귀에 들리는 로 단지 모방해서 

노래 부르는 활동이 아니라, 유아들의 리듬에 

한 이해를 돕기 해 구체 이고 통합 인 경험

을 활용하는 활동장면이다.  

나. 동작을 통해 쉽게 이해되는 리듬

동작과 동화를 통합했을 때, 리듬은 유아들에

게 놀라울 정도로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활동장면 2> 동화를 듣고 난 후, 그 동화를 

음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1. 교사: 동화를 들으며, A조는 걷다가 

2.      곰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친구가 되어 . 

3.      B조는 소고로 A조 친구들이 걸으면 

4.      타를 치고, 뛰면 티티를 쳐주고, 

5.      걸음을 멈추면 희들은 연주를 쉰다. 

6.      그것은 ‘쉼’이라는 리듬이 된다.   

7.      이제 시작해보자. 두 친구가 걸어갑니다. 

8. 유아: (A조가 일어나서 걷는다. 

9.       B조도 모두 탬버린으로 ♩를 친다)

10. 교사: 걸음을 멈추었어요. 

11.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12.      (A조는 걸음을 멈추고 

13.      교사의 다음 얘기를 기다리고 있다.)

14.      (B조도 탬버린을 치는 것을 멈추고, 

15.      교사의 다음 얘기를 기다리고 있다.)

16. 교사: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보이네요. 

17.      그래서 다시 걸었어요. 

18.      (A조는 걷고, B조는 다시 ♩를 친다)

19. 교사: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20.       그래서  다시 걸음을 멈췄어요.

21. 유아: (A조는 걷다가 멈추고, 

22.       B조는 탬버린을 치다가 멈춘다.)

23.      그건 바로 곰이 오는 소리 어요. 

24.       그래서 빨리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25. 유아: (A조는 모두 소리를 지르며 뛰고, 

26.       B조도 웃으며 탬버린을 빨리 친다.) 

27. 교사: 이제 이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보자. 

28.       두 친구가 걸어갑니다. 

29. 도운: 얼른 ♩ 리듬카드를 놓는다.

30. 교사: 그때 무슨 소리인가 들려서 

31.       두 친구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32. 찬: 망설이지 않고  리듬카드를 놓는다.

33. 형일: ♩♩  ♫♫ 라는 작품을 

34.       혼자서 재빨리 만든다.

35. 교사: 그 다음에 무슨 리듬이 나오면 좋을까?

36. 민: 뛰어가요. (♫ 리듬카드를 놓는다.)   

*타와 티티는 코다이의 리듬학습방법에서 사용

되는 리듬음 로서, 타는♩를 가리키고 티티는 

♫를 가리키며 쉼은 4분 쉼표를 가리킨다.

1-26행에서 유아들이 동화의 내용에 따라 걷고 

쉬고 뛰는 동작을 하고 그 동작에 맞추어 반주하

는 통합 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동작과 동화를 통하여 리듬을 경험한 유아들

은 음악을 만들자고 제안하자(27행), 망설이지 않

고 리듬작품을 만들고 있다(29, 32-34, 36행). 그 

에는 자기 순서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서 리듬작품을 재빨리 만드

는 유아도 있다(33-34행). 이와 같이 유아들이 리

듬창작에 참여할 때 음악  개념 등을 인지  틀 

속에서 의식 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볼 때, 리

듬(♩, , ♫)에 한 이해가 잘 형성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이 이처럼 추상 인 리

듬개념을 잘 이해하게 된 것은 Dewey가 교과의 

심리화라는 논의를 통해 주장하 듯이(Dewey, 

1938, 1952, 1990), 동화의 내용 로 걷고 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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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이고 통합 인 경험을 통해 유아와 교과가 

상호 연계되고, 교육내용은 유아에게 살아 움직

이는 의미 있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1-26행을 살펴보면 먼 , 유아들이 걸어가는 

동작은 ♩, 걸음을 멈출 때에는 , 뛰어가는 동작

은 ♫와 연결시키는 등 이동 동작과 리듬개념을 

연결시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동작은 유아의 음악  사고를 이끌어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 7, 10 

-11, 16-17, 19-20행을 보면, 교사가 동화를 통해 

유아들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와 같이 동화를 통한 가상 인 이야기나 

상상을 통해 움직임을 유도하고 개념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극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극  

방법에서 격려되는 상상은 유아들에게 움직임을 

자극하고 유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작이 

유아의 음악  사고를 이끌어냄으로써 유아의 리

듬에 한 이해형성을 돕는데 직 인 역할을 

하 다면, 동화는 동작을 자극하고 유발함으로써 

유아의 리듬에 한 이해형성을 돕는데 간 인 

역할을 하 다고 할 수 있다. 

다. 정보의 재구성에 의한 리듬창작

동화를 동작으로 표 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들

이 리듬에 한 이해를 형성한 후에는, 동화를 

굳이 동작으로 표 하지 않더라도 동화 속의 동

작을 생각하면서 리듬을 재구성함으로써 리듬을 

잘 창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활동장면 3> 연구를 마칠 무렵에 그동안 통합

 리듬교육활동을 하던 유아들이 동화만 듣고 

리듬을 창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 교사: ‘꼬니는 친구’라는 동화에 

2.       어떤 동물들이 나왔니? 

3. 유아: 닭, 생쥐, 멧돼지....

4. 교사: 닭, 생쥐, 멧돼지의 움직임을 

5.       어떤 리듬으로 하면 좋을지 말해보자. 

6.       먼 , 닭은 어떤 리듬으로 하면 좋을까? 

7. 유아: 타(♩)요

8.       여러 명의 유아들이 몸동작으로 

9       닭이 걷는 움직임을 보여 다.

10. 교사: 생쥐는?

11. 지만: (일어나서 빨리 뛴다.)  

12. 유아: 티티(♫)

13. 지만: 티티티티(♫♫)

14. 교사: 왜 티티(♫)라고 생각했어?

15. 도운: 빠르니까.

16. 연지: 몸집이 작으니까 빨리 달려요. 

17. 교사: 멧돼지는 어떤 리듬으로 할까?

18. 유아: 타아()

19. 교사: 멧돼지는 왜 타아()니?

20. 하 : 뚱뚱하니까요. 

21. 교사: 닭, 생쥐, 멧돼지 순서로 

22.       리듬을 만들어 . 

23.       타아() 외에는 

24.       같은 리듬을 두 개씩 넣자.

25. 유아: (리듬카드를 쉽게 잘 찾아내어 

         ♩♩｜♫♫｜｜를 만들었다.) 

음악  이해란 음악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 

축 된 음악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

의된다(Leonhard & House, 1992). 그동안 동화와 

동작을 통합한 리듬교육활동을 해온 유아들은 동

화를 리듬작품으로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타(♩)(6-9행), 티티(♫)(10-13행), 타아()(17-18

행) 등 여러 가지 리듬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유아들의 리듬에 

한 지식이 잘 축 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처리이론의 용어로 표 하면, ‘창의  아이

디어는 기억 속의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생성된

다’라고 기술된다. 정보의 조작이란 기존 정보

의 변형 혹은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승윤희, 

2001). 유아들은 그동안 기억 속에 축 된 정보를 

변형하거나 재구성하여 리듬창작을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유아들이 리듬을 선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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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닭과 생쥐의 움직임을 통해 닭보다 

생쥐가 빠르니까 타와 티티(♩와 ♫)를 생각해내

고, 멧돼지의 뚱뚱한 모양을 통해 타아()를 생

각해내는 등 동작개념과 리듬개념을 연결시켜서 

리듬을 창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6-20행). 그러

므로 비록 동화만 활용하 고 동화를 동작으로 

표 하지 않았지만 유아들은 동작을 통해 음악  

사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이 동작을 통해 음악  사고를 하는데 

있어서 언어 즉 리듬음 은 간 인 도움을 주

고 있었다. ♩와 ♫ 등을 지칭하는 ‘타’와 

‘티티’ 등의 리듬음 은 음표의 이름이 아니고 

음의 길이를 표 한 것이다(채완병, 조홍기, 

1999). ‘타’보다 더 빨리 발음되는 ‘티티’는 

타에 비해 상 으로 짧은 길이를 가진 리듬을 

표 한 것이다. 걷는 동작은 리듬음  ‘타’로 

표 하고 뛰는 동작은 좀 더 빨리 발음되는 리듬

음 인 ‘티티’로 표 함으로써, 리듬음 은 걷

고 뛰는 등의 동작과 ♩․♫ 등의 리듬을 연결시

켜주는 도구가 되었다. 만일 리듬음 이 아니라 

음표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걷는 동작은 4분 음표

라고 말하고 뛰는 동작은 8분 음표라고 말한다

면, 두 가지 리듬의 상 인 길이가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모두 ♫♫로 발음됨으로 인해, 걷

고 뛰는 동작과 ♩․♫ 리듬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을 잘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리듬음

은 동작과 리듬을 연결시켜 으로써 리듬에 

한 이해를 돕는데 간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동장면 2에서 동화 즉 언어가 

움직임을 자극하고 유발함으로써 한 유아들의 

리듬에 한 이해를 돕는데 간 인 역할을 하

던 것을 상기해볼 때, 언어는 유아들의 리듬에 

한 이해를 돕는 간 인 수단이 될 수 있으

며, 이것 한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리듬에 한 이해와 독보연주능력

리듬독보연주활동을 찰한 결과, 언어를 통합

한 독보연주활동, 동작을 통합한 독보연주활동, 

언어와 동작을 함께 통합한 독보연주활동에서 각

각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가. 리듬음  활용의 한계

언어를 활용할 때 발견한 사실은 리듬학습을 

돕기 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티티’라는 

리듬음 은 유아들이 ♩와 ♪의 상 인 음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지 못하며, 유아들이 리

듬독보연주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활동장면 4> 유아들이 ♩와 를 연주하고 있

다. 

1. 교사: 오늘 쉼을 배울 텐데, 

2.      쉼은 악보에 들어가지만 소리가 안 나요.  

3. 교사: 쉼은 손 을 치는 신 

4.       소리 나지 않게 이 게 표시를 한다. 

5.       (양손을 바깥쪽으로 벌린다.)

6.       이 리듬을 손  치며 한번 읽어보자.

7.       (♩♩♩ 이 그려진 리듬악보를 보여 다.)

8. 유아: 타타타쉼 

9.      (리듬을 아주 정확하게 읽고 손  친다.) 

 <활동장면 5> 유아들이 ♩와 를 연주하고 있

다. 

1. 교사: 오늘 만날 친구는 ‘타아’에요. 

2.      선생님 따라 해보자.

3.      타아 (를 나타내기 해 손 을 친 후

4.      오른쪽으로 흔든다.)           

5. 유아: 타아 (교사를 모방하여 손 을 친 후 

6.       오른쪽으로 흔든다.)

7.       (융 칠 에 리듬♩♩｜ ｜♩♩｜

8.       가 그려진 리듬악보를 보여 다.

9.       한번 읽어볼까?

10. 유아: 타타 타아｜타아 타아｜타타 타아

11.      ( 부분의 유아들이 리듬을 

12.      정확하게 읽고 손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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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장면 6> 유아들이 ♩와 ♫를 연주하고 있

다. 

1. 교사: 리듬을 읽으며 손 쳐보자. 

2.      (♫♫♫♫｜♩♩♩♩를 보여 다.) 

3. 유아: 티티티티티티티티 타타타타 

4.      (♫를 ♩♩ 는 으로 연주한다.)

5. 교사: 다시 해보자. 

6. 유아: 티티티티티티티티 타타타타 

7.      (♫를 ♩♩ 는 으로 연주한다.) 

8. 교사: 이번에는 타와 티티가 아니라 

9.       과일이름을 말하며 연주해 .

10. 교사: (네 개의 딸기와 네 개의 배가 그려진 

11.       그림을 보여 다.)     

12. 유아: (딸기와 배를 각각 ♫  ♩와 

13.       같은 길이로 말하며 손  친다.)

14. 찬: (♫와 ♩를 정확하게 연주한다.) 

   

활동장면 4에서 교사는 음표와 달리 쉼표는 소

리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타가 

손 을 치는 것이었다면 쉼은 오히려 두 손을 바

깥쪽으로 벌려서 소리가 나지 않게 표시한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자 유아들은 ♩와 을 정확

하게 독보연주를 한다. 그리고 활동장면 5에서, 

교사는 를 ‘타아’라고 길게 발음되는 리듬음

과 함께 소개하며, 손 을 친 후 소리가 지속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해 오른쪽으로 한번 흔

들어 다. 그리고 난 후 독보연주를 하도록 하자, 

유아들은 ♩와 의 상 인 음가를 부분 정

확하게 독보연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독보연주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유아

들의 ♩와   ♩와 의 상 인 음가에 한 

이해가 잘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독보기술

은 리듬부호와 소리 사이의 계를 인지하는 데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Leonhard & House, 1992). 

그러나 활동장면 6을 볼 때, ♩와 ♫의 상

인 음가는 한 명의 유아(14행)를 제외하고는 유아

들이 정확하게 독보연주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와 ♫에 한 이해는 잘 형성되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 리듬가를 

♪, 등과 연계하여 상 으로 표 할 수 없다

면 음악 인 개념은 형성되어 있다고 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임미경 외, 2002). 유아들의 독보

활동을 살펴볼 때, 유아들이 ‘딸기’라는 음

로 말하고 손  칠 때에는 ♫와 같은 길이의 소

리가 나타나지만(10-13행), ♫의 리듬음 인 ‘티

티’를 말하며 연주할 때 과 같은 길이의 소리

가 나타난다(2-7행). 이러한 상은 한국어의 언

어  특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어

의 분 음 길이에 한 연구에서 밝 진 것으로

(지민제, 1993; 성철재, 1994에서 재인용), 연구에 

의하면 모음의 종류에 따라 길이가 다르며, 자음 

뒤의 모음의 길이는 어떤 종류의 자음 뒤에 있는

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모음 에 ‘이’와 ‘오’ ‘으’ 등의 길이가 

다른 모음들에 비해 짧으며, ‘아’와 ‘애’가 

가장 길다. 그리고 모음의 길이는 자음 에 ㅌ, 

ㅍ, ㅋ, ㅊ 뒤에서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

로 길이가 긴 모음인 ‘아’가 들어있는 ‘딸’

은 길지만, 길이가 짧은 모음인 ‘이’와 그 앞

에 자음 ‘ㅌ’이 만난 ‘티’는 짧을 수밖에 없

는 것이다. 한 낱말이 단어의 뒷부분에 치하

는가 앞부분에 치하는가에 따라서 언어의 길이

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뒷부분에 치하는 

‘티’보다 앞부분에 치하는 ‘티’가 더 짧기 

때문에 ‘티티’라고 말하며 연주할 때 으로 

연주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  길이가 짧은 모

음인 ’이‘라도 자음 ’ㄸ' 뒤에 있는 ‘띠’는 

‘티’보다 길다. 리듬음 이 코다이에 의해 만

들어진 것은 ‘티’가 아닌 ‘띠’이며, 이것이 

미국에서 ‘티’로 바 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티’보다는 ‘띠’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와 ♪의 상 인 

음가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 할 수 있는 사

람에게는 이 문제가 그리 요하지 않을 수도 있

겠지만, 그 지 않은 부분의 유아들에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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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읽도록 계속 내버려둔다면, ♫에 한 이

해를 돕기보다 오히려 ♫를 으로 오해하게 만

들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언어를 활용하는 

리듬교육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유아들이 잘못 독보연주하고 있는  다른 양

상은 ♫를 ♩♩와 비슷한 길이로 독보연주를 하

는 것이다. 즉 ♪와 ♩의 상 인 음가를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의 활동장면에서 보듯이, 동작의 활용을 통해 어

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나. 동작의 활용으로 인한 이해와 오해

걷고 뛰는 동작을 활용했을 때 유아들이 ♩와 

♪의 상이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리듬에 

한 청각  경험이 많지 않은 유아들에게 동작

만 활용함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야기되었다.  

<활동장면 7> 걷고 뛰는 동작을 활용한 음악활

동을 하고 있다. 

1. 교사: 이제 ‘타’(♩)가 들리면 걷고 

2.      ‘티티’(♫)가 들리면 뛰어보자. 

3. 유아: (타(♩)가 들리자 걷다가 티티(♫)로 

4.      리듬이 바 자 유아들이 웃으며 뛴다.) 

  략...

5. 교사: 이제 계속해서 걷다가 

6.      뛰는 음악을 연주해보자. 

7.      (♩♩♩♩｜♫♫♫♫가 그려진 

8.      리듬카드를 보여 다.)

9. 유아: (♩♩를 정확하게 손  칠뿐만 아니라 

10.      ♪를 ♩와 구별되게 손  친다.)

11.      (그러나 ♪ 리듬을 지나치게 빠르게 

12.      손  치는 유아들이 많이 생겨났다.)

13. 찬: (♩와 ♪를 모두 정확하게 손  친다.)

14. 교사: 티티가 무 빨라. 다시 손 쳐보자. 

15. 유아: 여 히 ♪를 무 빠르게 손  친다. 

16. 교사: 나와 같이 다시 손 쳐보자.

17. 유아: (교사의 리듬막  연주에 맞춰 

18.      ♪를 정확하게 손  친다.)

걷고 뛰는 동작패턴과 ♩와 ♫의 리듬패턴을 

연결시킨 활동을 한 후 유아들이 리듬을 독보연

주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와 ♪를 분명히 구별

되게 독보하고 있다(9～10행). 이와 같은 모습을 

활동장면 1과 비교해보면, 유아들이 이제야 비로

소 ♩와 ♪의 상이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동작활동에 직  참여함으로써 

동작개념과 음악개념을 연결시킨 활동이 유아들

의 리듬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작의 활용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는 ♪가 다소 지나치게 

빠르다는 이다. 걷고 뛰는 동작을 통해, 유아들

은 ♩와 ♪를 2:1의 비율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 인 빠르기의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다. 유아들은 조  에 들었던 ♪의 길이를 기

억하기보다, 걷다가 뛰는 음악을 연주하라는 교

사의 말로 인해 ♪의 길이보다 빠르게 연주하

던 것으로 해석된다. 소리가 없이 걷고 뛰라는 

동작개념만으로 근해서는 이러한 오해가 빚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3행의 유아는 두 가지 리듬을 모두 정

확하게 연주한다. 이 유아는 형을 따라 약 1년간 

피아노 학원에 다니다가 최근 몇 개월째 피아노

를 배우고 있는 유아이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각  경험이 있는 이 유아는 다른 날의 리듬교

육활동시간에도 다른 유아들보다 정확한 연주를 

하 다. 이 유아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들은 다시 

손 을 쳐 도 여 히 ♪를 빠르게 손  치더니

(15행), 교사가 리듬막 를 한께 연주해  때에야 

비로소 ♪를 정확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17-18행). Leonhard와 House(1992)에 의하면, 

청각 인 깨달음이 모든 음악 학습에서는 해결의 

열쇠인 만큼 음악학습 상황에서는 지속 으로 듣

기 훈련에 집 해야 한다. 시각과 운동감각의 느

낌도 요하지만 청각  개념이 잘 자리 잡고 난 

이후에만 제 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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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할 때에는 독보연주하기를 원하는 작품의 

청각  경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Shehan(1987)

은 루 의 교수 방법과 련된 음악 연구를 하

는데, 유아를 상으로 노래지도를 할 때 청각

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루 가 제시한 단계

 근법(활동 단계- 상 단계- 상징 단계)에 

기 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다양한 역을 통합

한 음악교육의 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어떠한 

역을 통합하더라도 반드시 청각  경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각에만 의존

하지 말라는 말은 청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청각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겠

다. 청각 인 경험과 함께, 리듬을 몸으로 활동해

보는 것과 음표나 언어로 표 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리듬에 익숙해질 때까지 교사의 연주나 

녹음된 훌륭한 연주를 듣고 음악  개념을 좀 더 

다듬은 후 독보연주를 시작하도록 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다. 언어 는 동작보다는 언어와 동작

다음 활동에서는 언어와 동작을 함께 활용함으

로 인해 언어만 활용하거나 동작만 활용한 활동

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활동장면 8>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음 을 이용하여 목소리악기로 연주하고 있

다. 이 활동을 하여 선택한 단어는 양치질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이러한 소리와 함께 

이 소리를 낼 때의 동작도 함께 표 하는 활동이

다.  

1. 교사: 얘들아, 이 자는 뭘까?

2. 유아: 치카치카

3. 교사: 이 자는? 

4. 유아: 쭉쭉. 쭉쭉 빵빵.

5.       하하하하(소리 내어 웃는다.)

6. 교사: 빵빵은 빼. 

7.       이것은 꽝이라고 읽어요. 

8.        이것은 꿀꺽꿀꺽이라고 읽어요.)

9.      치카치카는 양치할 때, 쭉쭉은 치약 짤 때,

10.      꽝은 컵을 떨어뜨렸을 때의 소리에요.

11.      꿀꺽꿀꺽은 물을 뱉어야 하는데, 

12.      그만 삼켜버릴 때의 소리에요.

13.      찬이 조는 물 컵이 떨어질 때 나는 

14.      꽝! 소리를 내 보자. 

15.      물 컵이 떨어질 때의 동작도 함께 하자.

16.      그리고 명 이 조는 치약이 나올 때의 

17.      소리와 동작을 하고, 

18.      연지 조는 칫솔질하는 소리와 동작을 해.

19. 유아: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20.      소리와 동작을 반복한다.

21. 교사: 이제부터 내가 자기 조의 소리가 힌 

22.      자카드를 들면 

23.      지 처럼 소리와 동작을 함께 한다.

24.      자, 이제 달님 합주반이 연주를 합니다.

25. 유아: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는다)

26. 교사: (꽝이라는 자가 힌 카드를 든다)

27. 유아: ( 시를 떨어뜨리는 동작과 ‘꽝’이라는 

28.       언어 속에서 가 정확하게 표 된다.)

29. 교사: (치카치카라는 자가 힌 카드를 든다.) 

30. 유아: (이를 닦는 동작과 치카치카라는 

31.       언어 속에서 ♫♫가 정확하게 표 된다.)

32. 교사: (쭉쭉이라는 자가 힌 카드를 든다.)

33. 유아: 쭉쭉 빵빵. (치약을 짜는 동작과 

34.       언어 속에서 ♩가 정확하게 표 된다.)

35. 교사: (꿀꺽꿀꺽 자가 힌 카드를 든다.)

36. 교사: 이제 소고를 치면서 말해보자. 

37.       (세 가지 리듬카드를 보여 다.)

38. 유아: (세 가지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한다.)

39. 교사: 이제 리듬말로 읽으며 소고를 연주하자.  

40.       (세 가지 리듬카드를 보여 다.)

41. 유아: ( 부분 비교  정확하게 연주하지만,) 

42.       (몇몇 유아들은 티티를 리듬처럼 

43.       읽으며 리듬처럼 손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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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분 음 길이에 한 의 연구에 의

하면, 길이가 짧은 모음인 ‘이’와 그 앞에 자

음 ‘ㅊ'이 만난 ‘치’라는 음 도 ‘티’라는 

음 과 마찬가지로 짧은 길이를 가진 것이다. 따

라서 ‘치카’라는 언어도 앞의 치라는 음 은 

짧게 발음될 수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언어와 

동작을 함께 활용하 을 때에는, 이를 닦는 동작

과 ‘치카치카’라는 언어 속에 ♫가 정확하게 

나타나고(30-31행), 치약을 짜는 동작과 ‘쭉쭉’

이라는 언어 속에 ♩가 정확하게 나타나며(33-34

행), 시를 떨어뜨리는 동작과 ‘꽝’이라는 언

어 속에 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27-28행). 

이와 같이 언어와 동작을 함께 활용하여 독보를 

할 때에는 유아들이 정확한 리듬을 연주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동장면 4에서 언어, 

특히 길이가 짧은 ‘티’라는 리듬음 을 활용했

을 때 처럼 연주되던 것과, 한 활동장면 5에

서 걷고 뛰는 동작만 활용하 을 때 ♫가 지나치

게 빨리 연주되던 것을 비교해볼 때, 동작과 언

어를 함께 활용할 때 유아들이 ♫를 가장 정확하

게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한국어의 언

어  특징으로 인해 ♫를 정확한 연주를 할 수 

없었던 한계와 걷고 뛰는 동작으로 인해 ♩와 ♫
가 조 인 빠르기로 오해받았던 것이 언어와 

동작을 함께 활용하 을 때 사라졌다. 다시 말해

서 동작과 언어를 각각 활용하 을 때 리듬에 

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었다면, 이 두 가지를 함

께 활용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후에도 ‘티

티’라는 리듬음 을 활용할 때 ♫을 다시 리

듬처럼 말하며 리듬처럼 연주하는 몇몇 유아들

을 볼 수 있다(42-43행). 이는 독보기술은 차

으로 나타나기(Leonhard & House, 1992) 때문이

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리듬의 정확한 연주는 단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 인 훈련을 요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동작과 언어를 통합한 리듬교육 로그램에 따

라 5세 유아들과 12차시에 걸친 활동과정을 분석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동작과 언어를 통합한 리듬교육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리듬에 한 이해가 형성되고 리

듬창작능력이 발달되었다. 그리고 동화를 동작으

로 표 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리듬을 이해

를 형성한 후에는 동화를 동작으로 직  표 하

지 않더라도 동화 속의 동작을 생각하면서 리듬

을 재구성함으로써 리듬을 잘 창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구체 이고 통합 인 경험을 

통해 유아와 교과가 상호 연계된다는 

Dewey(1938, 1952, 1990)의 ‘교과의 심리화’라

는 논의를 통하여 교과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김재춘(1988, 2005)의 주장을 지지한다. 

리듬창작활동의 과정에서, 동작의 통합은 유아

의 리듬에 한 이해형성과 리듬창작능력에 향

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작이 음악개념

에 한 이해형성을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여러 학자들(Findlay, 1971; 

Haines & Gerber, 1992; Stabley, 2001)의 주장을 

지지한다. 언어도 유아의 리듬에 한 이해형성

과 리듬창작능력에 향을 미쳤다.  동화의 활용

은 동작을 자극하고 유발함으로써(Greenberg, 

1985) 유아가 동작을 통해 리듬을 이해하고 리듬

을 창작하는데 향을 미쳤으며, 리듬의 길이를 

언어로 표 한 리듬음 의 활용은 걷고 뛰는 등

의 구체 이고 직 인 동작과 ♩와 ♪ 등의 추

상 인 리듬개념을 연결시켜 으로써 리듬에 

한 이해형성과 리듬창작능력에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한 로그램이 실시되기 

에, 그동안 해오던 통 인 방식 로 교사를 모

방하여 노래를 부른 후 유아들에게 음악창작을 

요청했지만 음악창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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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에 의한 지각 인 사고의 과정을 거

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로 단지 모방해서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기 심의 음악교육활동을 통해

서는 유아들의 리듬에 한 이해가 잘 형성될 수 

없으며, 한 리듬창작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 까지 감각

의 사용이나 정서에 의존하는 행 들은 보통 비

인지 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개념은 감각들이 

제공하는 재료에서 얻어지는 심상들의 구성으로 

형성된다는 Eisner(2003)의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

며, 한 음악  사고가 인지  활동의 산물로서 

단순히 음악  소리가 달하는 정보의 청각  

복사물이 아니라는 이론(김경희, 1995)을 입증하

고 있다. 김경희(1995)에 의하면, 음악  이해는 

음향의 감득과 음악  감수성의 바탕 에 음악 

논리  사고의 과정을 거침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악 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음악  문제를 해결

하는 음악  인식력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악  지식이나 기능과는 다르다. 따라서 흔히 

노래 부르기 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유치원 음악

교육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작과 언어를 통합한 통합  리듬교육

활동을 통해 리듬독보능력이 발달하 다. 그러나 

독보활동을 통해 유아의 리듬에 한 이해의 정

도를 평가할 때, 리듬의 하 개념 에서♩와 , 

그리고 ♩와 의 상 인 음가는 잘 이해하

는데 반해, ♩와 ♪의 상 인 음가는 잘 이해

하지 못하 다. 

리듬독보연주활동의 과정에서, ♩와 ♪의 상

인 음가는 동작 는 언어만 통합했을 때에는 

오히려 곡해될 수밖에 없었다. 유아들은 ‘딸

기’라는 언어와 함께 연주할 때에는 ♫를 보다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었는데 반해 ‘티티’라는 

리듬음 을 말하며 연주할 때에는 ♫를 으로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언어  특

징으로 인해 비롯된 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걷고 뛰는 동작만 활용은 ♩와 같은 

길이로 ♪를 연주하던 유아들에게 두 가지 리듬

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지만, 

♩가 ♪의 두 배의 길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와 ♪를 조 인 빠르기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는 리듬지각과 자의  움직임 사이

의 한 연 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모든 

리듬 경험이 신체  움직임의 감지로부터 일어나

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 하며 

리듬의 지각에 있어 어떤 특정한 섬세함은 신체

 움직임으로는 결코 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는 Mursell(1937)의 주장을 입증한

다. 

정확한 리듬독보연주는 언어와 동작을 함께 활

용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 가지 역만 활용하

는 것보다 여러 가지 역을 함께 활용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가 시각․청각․ 각 등의 다 경로를 따

라 동시에 연결되고 상호 참조함으로 인해 이해

된다고 보는 신경생물학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넷째, ‘티티’라는 리듬음 을 사용할 때에는 

‘티티’의 언어  특징으로 인해 유아들이 ♫를 

정확하게 연주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와 ♪

의 상 인 음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

아들을 한 리듬교육활동에서는 한국어의 특성

을 고려한 한 언어사용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그리고 유아들 에서 1년이 넘는 제법 긴 기

간 동안 음악을 청각 으로 경험한 유아는 거의 

항상 정확한 연주를 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연주기술의 학습은 그가 연주하거나 

노래 부르기를 원하는 작품의 청각  개념과 함

께 시작해야 한다는 Leonhard와 House의 주장

(1992)을 지지한다. 따라서 유아를 한 음악교육

에서는 단시간에 정확한 연주를 해내려고 하기보

다 지속 인 청각  경험이 이루어지는 데에 

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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