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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operative traditional games are deeply embedded in Korean cultural heritage, providing a 

foundation for adapting to the future and cultivating new cultural experiences. Thu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icacy of cooperative traditional play programs in enhancing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rural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 children (male: 3, female: 2) from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County B, Jeollanam-do.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cooperative traditional play was intended to gain children's sense of community 

and cooperation.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promote collaborative traditional play and community 

spirit. Collaboration is a way for all students to learn together on common tasks, which helps maintain 

close, caring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among group members. As a result of the study, cooperative 

traditional games were effective in terms of community spirit, intimacy, sense of belonging, and mutual 

coexistence. This is an opportunity for rural children to experience a sense of community in peer 

relationships through cooperative traditional games freely performed during free activities, outdoor play, 

and auditorium play in educational settings. In other words, since cooperative traditional games have a 

unique traditional meaning, we can see people voluntarily cooperating to achieve common goals through 

positive play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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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협동전래놀이가 농촌아동의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협동전래놀이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협동전래놀이 속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문화와 

정신이 담겨 있어 미래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기반이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B군의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5명(남: 3명, 여: 2명)아동이다.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이루어졌으며, 협력전래놀이는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 구성은 협동전래놀이 영역과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협동은 모든 학생들이 공동 과제를 함께 학습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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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연구결과, 협동전래놀이는 

공동체 의식에서 친밀감, 소속감, 상호공존 의식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는 농촌아동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유 활동 및 바깥놀이, 강당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협동전래놀이는 

또래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협동전래놀이는 고유한 전통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놀이 경험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핵심어: 농촌아동, 공동체 의식, 협동전래놀이, 놀이 프로그램, 문화유산, 협동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적응하여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 반면,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해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이 다양하게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질과 유형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자아 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현실은 출생률 급감과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문제로 대도시로 

이동하는 농촌 아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 

아동 인구의 감소는 우리사회의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가파른 사회 변화와 무한 경쟁의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학교라는 공동생활에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공동체의식을 들 수 있다. 공동체의식이란 아동이 소속된 학교나 학급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학교나 학급의 일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 친밀감, 동질감, 

가족의식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1]. 공동체의식은 아동의 내적 동기,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태도나 행동, 친구들과 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존중, 학교활동에의 참여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문제행동을 감소시켜주며 학업성취도도 높여주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2][3]. 학교는 학습자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밝혔다[4]. 집단놀이를 통해 아동들은 보상과 격려를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여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5]. 또한 집단놀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아동은 집단놀이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시험해보고, 

또래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경험적으로 이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놀이의 

과정은 아동에게 자신・타인・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킨다[6]. 협동전래놀이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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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을 증진시키고,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 및 행동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발전시켜 주며, 부정적인 면을 감소․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정서발달을 돕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길러준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는 동안 친구가 되고, 사람과 사귀는 기술을 저절로 익히게 되어 

사회생활의 기초를 습득하는 사회성을 길러주며, 언어발달과 대인관계의 원활함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문제 

이 연구는 농촌 아동들을 대상으로 협동전래놀이 활동을 실시하고, 이 활동이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협동전래놀이프로그램의 

활동주제와 활동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둘째,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협동전래놀이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또래관계와 

공동체성을 향상시켰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협동전래놀이와 활동 

놀이란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활동과 일을 제외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나 일과 구별된다. 

즐거움과 흥겨움이 있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으로 정서적 공감력을 바탕으로 하는 

무목적 활동이다. 놀이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호모루덴스((Homo 

Ludens)에서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9145)는‘놀이는 문화적 현상이다’고 했고,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놀이는 순수한 소비활동이다’고 했다. 학자들에 따라 

근원과 기본이 과하게 넘치는 생명 에너지의 발산, 모방본능을 만족시키기 혹은 긴장을 

해소하기, 어린이를 훈련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진지한 작업에 

준비시키는 것, 해로운 충동을 발산시키는 배출구 역할을 하는 발산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놀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어지는 기쁨과 자신감은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놀이는 기쁨의 표현, 열등감을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 성숙한 삶을 위한 

준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놀이와 일은 자유와 제약, 자발성과 강제성, 즐거움과 고통, 

소비와 생산, 무목적성과 목적성 등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는 것 같으나, 상보적으로 

합일될 수도 있다.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와 농사짓는 일을 할 때 두레 노동의 

풍물을 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이들이 협동전래놀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가치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협동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모든 사람이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7]. 협동은 ‘힘을 합하여 돕는 것’또는‘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유하는 목표를 도달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협동은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동 과제를 가지고 소집단에서 함께 학습하며, 함께 보상을 

얻는 방법이다. 아동들은 서로 맞서기보다는 함께 게임하며, 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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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게임하고 게임자체를 즐기기 위해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협동게임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협동게임의 성공을 위해 협동, 수용, 참여, 흥미의 개념이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첫째, 협동(cooperation)은 의사소통, 응집력, 신뢰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협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아동은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걱정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배운다. 참가자들은 집단에서 각자 꼭 필요한 구성원이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여하는 의미로써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놀이 기회를 기다리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도와야만 한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게임에 

몰입되는 것을 느낀다. 

둘째, 수용(acceptance)은 자신이 게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꼭 필요한 

구성원이라고 느끼고 이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이끌수 있는 개념이다. 게임 

내에서 담당할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고 목적 달성과 성공적인 게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셋째, 참여(involvement)는 소속감, 활동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공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소외, 무시 또는 배제되는 것은 확실히 거절의 형태로 인식된다. 아동은 

활동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포함되기를 원한다. 참여에 대한 요구는 

굴욕당하거나 팀으로부터 거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흥미(fun)는 타인과 놀 수 있는 자유를 높일 수 있고 거부나 패배의 두려움이 

없으며 파괴적이지 않은 흥미를 말한다. 게임을 하는 주된 이유는 흥미 때문이며 흥미 

있고 행복을 느낄 때 즐거운 게임이 된다. 

이에 여러 학자들의 협동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협동은 모든 참가자가 

게임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서로 도우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임이다. 이는 게임에 참여하는 아동으로 하여금 서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다. 

 

2.2 농촌의 아동 

아동기는 일반적으로 6∼12세 어린이를 말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연구하는 발달심리학에서는 6세∼12, 

13세로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를 아동기라고 부른다. 존 로크(John Locke)는 아동을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결정된 어떠한 특성도 소유하지 않는 백지상태라고 했고, 그들이 

속한환경 내에서 경험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사고와 감정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했다[6].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아동은 태어날 때 각기 독특한 

발달적 잠재력이 있어 각 발달 단계에 따라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통제되거나 억압받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최상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로크와 루소는 아동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초기의 학자로 오늘날 아동 

발달에 대한 관점을 갖는데 기초를 제공했다[2]. 농촌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나 지역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농촌에 살고 있는 아동을 

농촌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농촌과 도시 간의 가정·학교·지역 환경 

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8][9]. 또한, 농촌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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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조와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사회·경제·학문적 관심은 저조한 

편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구와 시범사업들은 대부분 대도시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아동들은 교육적, 문화적 서비스 기능이 떨어지는 주변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모의 관심과 배려 및 또래집단의 부족으로 사회성 발달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10].  

선행연구들은 농촌아동의 낮은 진로발달 수준을 농촌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기회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의 부족, 부모의 낮은 경제력 및 무관심, 유능한 성인과의 교류 

부족, 낮은 학습흥미도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성취동기의 약화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11]. 이처럼 농촌아동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동전래놀이가 농촌아동에게 또래유능성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또래유능성 

또래란 나이, 성, 학년 등의 영역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동년배를 

의미하며,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행동 양상이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12]. 또래유능성은 아동이 또래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로 또래와 어울리고 놀이를 시작하거나 이어가고 더 나아가 놀이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13]. 도현심[14]은 또래유능성을 또래와 상호작용과정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은해[13]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능하게 그리고 발달적 수준에 맞게 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리해 주는 차원으로 또래유능성을 설명하였다. 또래유능성은 

또래관계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개념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또래관계, 또래지지, 사회적 

지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래유능성 선행연구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유능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유능성을 또래에 국한시켜 다루거나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12]. 이는 아동기의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또래유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5]. 즉, 

또래유능성은 아동이 또래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로 

또래와 어울리고 놀이를 시작하거나 이어가고 더 나아가 놀이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다. 이에 도현심[14]은 

또래유능성을 또래와 상호작용과정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은해[15]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능하게 그리고 발달적 수준에 맞게 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리해 

주는 차원으로 또래유능성을 설명하였다.  

박주희와 이은해[16]는 또래유능성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정의하였으며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의 또래유능성 측정에 주로 사용되었던 박주희와 이은해(2001)의 

개념을 바탕으로 또래유능성을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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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유능성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박주희와 이은해[16]의 개념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또래유능성의 수준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유능성은 5점 

기준에 전체 평균 3.67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7]. 또래유능성은 사회적인 기술을 

넘어 인지·정서적 범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집단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이 포함된다[18]. 이상에서 살펴본 또래유능성의 여러 개념을 기반으로, 

또래유능성이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유능성을 또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이어가며 또래관계 내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16]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또래유능성은 또래관계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개념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또래관계, 또래지지, 사회적 지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4 공동체 의식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에서 구성원들이 모여 살며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과 소속감, 

연대의식을 갖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19].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공동체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 간에 동질성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대감과 결속 의식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공동체의식에 대해 구성원들이 갖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믿음,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이라고 

정의하였다[3].  

공동체 의식은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획득하는 문화적인 적인 정체성과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집합 의식과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실천적 의식으로 정의하였다[19]. 공동체의식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공통점을 찾아보면 집단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구성원 간에 유대감이 있으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집단 구성원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20]. 이러한 긍정적 유대감의 형성은 공동체 의식의 근간이 된다. 공동체의식이 

해체되고 이로 인해 각자의 사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적 현상들과 온갖 

패륜적인 문제가 현대사회에 만연하다.  

3. 협동전래놀이 프로그램 

전래동화를 활용한 협동전래놀이 프로그램을 위한 10차시 그림책과 협동전래놀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자들과 이상호[20]의 협동전래놀이 101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한 협동전래놀이 중 또래유능성과 공동체의식 기준에 [표 1] 주차별 

수업내용 및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협동전래놀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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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차별 수업내용 및 활동 

[Table 1] Weekly Class Content and Activities 

회기 협동전래놀이 놀이내용 및 방법 

1 투호놀이 일정한 거리에 놓인 병속에 화살을 던져 득점을 얻는 놀이  

2 수건돌리기 
동그란 원으로 앉고 술래는 손에 수건을 들고 원 밖을 돌고 술래가 아닌 

친구 뒤에 수건을 놓고 가는 놀이 

3 딱지치기 종이로 만든 딱지를 서로 내려쳐서 뒤집어 상대의 딱지를 따먹는 놀이 

4 긴 줄넘기 
두 명이 줄을 돌리고 줄 안의사람들은 줄에 걸리지 않도록 노래에 맞춰 

동작을 하는 놀이 

5 줄다리기 
세 팀으로 나눠서 중앙지점을 정해 놓고 줄을 잡고 시작 신호에 맞춰서 

함께 줄을 당기는 놀이 

6 얼음땡 술래를 정해서 술래가 술래 아닌 친구를 잡는 놀이 

7 까막잡기 
술래는 눈을 가리고 일정한 공간 안에서 술래가 아닌 친구들을 

박수소리에 따라잡는 놀이 

8 숨바꼭질 
술래인 사람은 벽을 보고 눈을 감고 숫자를 세고, 술래가 아닌 사람은 

몸을 숨김. 술래는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놀이 

9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면 술래가 아닌 

사람은 술래가 외치는 동안 이동을 하는 놀이 

10 꼬리잡기 
대장을 정하고 대장 뒤로 허리, 어깨를 잡고 한줄로 길게 늘어서고 

대장이 상대방의 꼬리를 잡는 놀이 

 

협동전래놀이 프로그램을 위한 10차시 그림책과 협동전래놀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으며, 각 회기별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는 투호놀이 활동으로 일정한 거리에 놓아둔 투호 병에 화살을 던져 병 구멍에 

화살이 꽃힘에 따라 득점이 정해진다. 한 사람이 12개의 화살을 사용하며 화살을 던지는 

자는 몸을 반듯하게 하고 어깨가 기울어지거나 허리를 구부려서는 안된다. 2회기는 

수건돌리기 놀이다. 수건돌리기는 전체 인원이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앉아서 손뼉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술래가 둥근 원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뒤를 돌면서 앉아 있는 

참여자의 등 뒤에 수건을 몰래 놓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놀이이다. 3회기는 

딱지치기이며, 종이로 만든 딱지를 서로 내려쳐서 뒤집어 상대의 딱지를 따먹는 놀이다. 

방법은 넘겨 먹기, 날려 먹기, 벽치기, 밀어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놀이이다. 

4회기는 긴 줄넘기 놀이이다. 긴 줄넘기 놀이는 두 명이 줄을 돌리고 줄 안의 친구들은 

2명에서 8명까지도 할 수 있으며 줄에 걸리지 않도록 노래에 맞춰 뛰는 놀이이다. 이때 

친구들끼리 호흡이 맞지 않아 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므로 놀이 안전을 지키며 

놀이해야 한다.  

5회기는 줄다리기 놀이이다. 줄다리기 놀이는 전체 인원이 두 명씩 세 팀으로 

나눠서(교사도 함께 참여) 중앙지점을 정해 놓고 줄을 잡고 시작 신호에 맞춰서 함께 

줄을 당기는 놀이이다. 중앙선을 중심으로 제일 멀리 가면 이기는 놀이이다. 이 

놀이에서도 힘을 사용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 안전을 반드시 설명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6회기는 ‘얼음땡놀이’이다. 얼음땡놀이는 술래를 정해서 술래가 술래 아닌 친구를 

잡는 놀이로 얼음--땡하면 움직이다가 땡하는 순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놀이로 



Impact of Cooperative Traditional Play Programs on Community Spirit Among Rural Children 

622  Copyright ⓒ 2024 KCTRS 

놀이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몸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7회기는 비석치기놀이이다. 

비석치기는 일정한 거리에서 손바닥만한 비석을 발로 차거나 던져서 상대의 비석을 

쓰러뜨리는 놀이이다. 8회기는 숨바꼭질놀이이다. 술래인 친구는 벽을 보고 눈을 감고 

숫자를 세고, 술래가 아닌 사람은 몸을 숨김. 술래는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놀이이다. 

9회기는‘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활동으로 술래가 벽을 보고‘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면 술래가 아닌 사람은 술래가 외치는 동안 이동을 하는 

놀이이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술래가 봤을 때 움직이면 안되고 가장 먼저 술래한테 

접근하면 이기는 놀이이다. 10회기는 꼬리잡기 놀이이다. 팀원들 간의 대장을 정하고 대장 

뒤로 허리, 어깨를 잡고 한줄로 길게 늘어서고 대장이 상대방의 꼬리를 잡는 놀이이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농촌 아동들을 대상으로 협동전래놀이 활동을 실시하고, 이 활동이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공동체 의식에 변화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이며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연구참여자 연령 성별 참여자의 특성 

A 10세 여 

재혼가정의 아동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2명, 언니1명, 

오빠2명이 있는 막내아동이다. 키가 보통이며 부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편이다.  

B 10세 남 
부모님과 누나, 형, 남동생이 있는 셋째 아이다. 키가 큰 편이며 눈이 

큰 아동은 친구관계에서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피곤해 보인다. 

C 10세 남 

부모님과 누나, 여동생이 있는 가정의 둘째아동이다. 검은 피부에 

키가 작은 편이며 회피적 언어를 사용하며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편이다. 

D 10세 여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아동은 늘 적극적이며 의사소통을 할 때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며 또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E 10세 남 
부모님과 누나2명이 있는 아동은 키가 큰 편이며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며 자주 혼자 있고 호기심이 많고 밝고 명랑한 편이다. 

 

공동체의식 및 또래관계의 질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항 1. 사교성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에 잘 수용되는지에 관한 것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여러 아이들과 고루 친하게 지낸다. 

문항 2. 친사회성은 어려움에 처한 또래를 돕고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히 해결하는 

능력에 관한 것‘다른 아이와 갈등을 경험할 때 타협을 잘 한다.’, ‘다른 아이에게 

양보를 잘 한다. 

문항 3. 주도성은 또래와의 놀이나 활동을 이끄는지에 관한 것으로‘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다른 아이들과의 놀이나 활동을 주도한다.’,‘다른 아이들이 

따라할 만한 놀이나 활동을 제안한다. 

문항 4. 친밀성과 소속감은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도우며 집단에 느끼는 

소속감의 정도이다. 

문항 5. 조화와 단결은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집단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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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 일체감 및 상호영향의식은 친구들의 성공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집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문항 7. 일체감 및 상호영향 의식은 친구들의 성공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집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문항 8. 자율성과 공공의식은 공동체의 규칙 지키기와 책임감, 주인의식이다. 

5.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농촌 아동들을 대상으로 협동전래놀이 활동을 실시하고, 이 활동이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A 참여자는 투호놀이를 처음회기에 참여했을 때 자신의 화살이 투호 통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는“두고 봐! 다음에 내가 더 많이 넣어서 너희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얼음 땡 놀이를 하면서 C 참여자와 D 참여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얼음에서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며 “고마워 친구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협동전래놀이 회기가 진행 될수록 친구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5회기 얼음 땡 놀이를 하면서 C 참여자와 D 참여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며 “고마워 친구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회기의 

꼬리잡기 놀이 시간에는 자신의 팀에 적극 협력하여 협동전래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B 참여자는 2회기 수건돌리기 놀이 활동에서 자신이 계속 술래를 하고 싶어서인지 

수건을 친구들 등 뒤에 두지 않고 노래가 끝날때까지 계속 들고 원 밖을 돌았다. C 

참여자가 B 참여자에게“너만 계속 수건을 들고 다니면 어떡하니? 다른 친구들 등 뒤에 

두고 가!”하고 말하였는데 B 참여자는 화를 내면서 놀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짜증을 

내며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딱지치기 놀이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딱지접기 

방법으로 접는다하며 끝까지 딱지를 접더니 D참여자 딱지를 접어 주는 것을 스스로 

도와주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숨바꼭질 놀이를 진행하면서 숨는 친구들에게 술래가“다 

숨었니? 찾는다!”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숨어야 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놀이가 끝나고 술래가 자신을 찾지 못했던 것이 숨막히게 

재미있었다하며 다음 회기에 또 하자고 제안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였다. 

협동전래놀이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같이 놀자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얼음 땡 놀이를 하면서 놀이에 흥미를 갖고 

되었고 얼음이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B참여자가 땡하며 대부분의 친구들을 풀어주면서 

친구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C 참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른 친구보다 키가 많이 작은 편으로 친구들과 놀이하는데 

소극적인 C참여자는 투호놀이 시간에 자신의 화살이 한 두 개 정도만 들어 갔을 때는 

발을 동동 구르고 화살을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하였다. 이 때 교사가 그만하라고 

이야기 하여 C 참여자는 행동을 멈추었다. 놀이 회기가 더 진행되는 동안 친구들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까막잡기 놀이시간에는 술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9회기‘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놀이시간에는 신체 표현을 새, 곰, 

로봇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였으며 술래에게 가장 먼저 도착하여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어졌다. 다른 참여자들이 술래에게 손가락을 걸고 있을 때 4~5회 

정도 대부분의 친구들을 풀어주면서 친구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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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 

D 참여자는 수건돌리기 놀이시간에는 자신에게 수건이 놓여졌는데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서 E참여자가 “D야! 네 등 뒤에 순건 있어. 얼른 들고 뛰어!”라고 이야기 했는데 

D참여자는“그냥 하기 싫어.”하며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술래가 다른 

참여자에게 수건을 두고 놀이를 지행하게 되었다. 줄다리기 놀이시간에는 E참여자와 한 

팀이 되었는데“E야! 조금만 더 힘내! 그럼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어.”라며 놀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까막잡기 놀이 시간에는 E참여자가 술래가 

되었을 때 자세히 설명해주며 도와주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D참여자는 E참여자와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E참여자를 도와주며 더 친밀한 관계로 

변하였다. 

E 참여자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자주 혼자 놀던 E참여자는 딱지치기 놀이시간에는 

자신은 딱지를 가지고 놀아 본 적이 없어서 친구들이 놀이하는 것만 구경한다고 하며 

끝까지 참여를 하지 않았다. 6회기 얼음 땡 놀이를 하면서 A참여자와 E참여자 도움으로 

얼음이 자주 풀려지는 경험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10회기 꼬리잡기 놀이시간에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이 놀이는 진짜 진짜 

신나고 앞으로 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E참여자 자신도 규칙을 

잘 지키며 친구들에게도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규칙 지키기와 

자율성 향상 되어감을 관찰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농촌 아동들을 대상으로 협동전래놀이 활동을 실시하고, 이 활동이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변화과정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놀이활동에 참여한 협동전래놀이 아동은 활동과정에서 놀이 규칙을 지키고 순서를 

기다리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놀이에 협력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자기통제능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놀이 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주장성을 기를 수 있었다. 이처럼 협동전래놀이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인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도 협동전래놀이를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대한 감정을 배우고 놀이에 부담 

없이 참여하며 즐겁게 노래 부르기를 통해 긴장이 해소됨으로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협동전래놀이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아동이 

협동전래놀이를 여러 사람과 편을 나누어 하는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주장만 

하다가는 집단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놀이가 진행되면서 점차 

흥미를 느껴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또 교사와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겨진 것과 타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민감하게 수용하여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지지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의 상황적 요인이 중요함을 깨닫게 됨에 

따라 사회적 민감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아동은 놀이를 진행할수록 연구자가 제시한 놀이를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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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하였다.‘비석치기’는 발등으로 비석을 던져서 비석을 넘겨야 된다고 제시하였는데, 

아동은 발등을 밑으로 내리거나 발등으로 비석을 밀듯이 던져 놀이방법을 자신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비석을 넘겼으며,‘꼬리 따기’에서 꼬리는 무조건 머리를 쫒아 다니는 

것이 아닌 상대방 머리를 피하기 위해 몸을 앞사람 머리에서멀리 떼어내는 등 다양한 

행동으로 놀이를 즐겼다. 이는 아동이 놀이를 즐기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유연성 발달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  

협동전래놀이는 아동들이 쉽게 즐겨보지 못한 놀이가 대부분으로 아동들은 매우 

관심을 가졌으며, 아동들이 협동전래놀이 수업을 매우 기다려하였다. 아동은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놀이의 방법, 규칙을 설명할 때에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놀이의 규칙을 지키고, 놀이를 다같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놀이를 통하여 

아동은 하나가 되었다. 아동은 이러한 협동전래놀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협동전래놀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또래상호작용,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사회적 기술, 사회적 능력 등의 사회적으로 

발달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며, 아동에게 꼭 

필요한‘사회지능’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협동전래놀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놀이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응용하여 놀이를 즐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협동전래놀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관련 자료의 부족과 교사의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한 사전 조사과정에도 몇몇 협동전래놀이는 교사들이 알지 못하였다. 이는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다양한 협동전래놀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협동전래놀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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