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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fter-school lives of Korean and Chinese children, as well as their need on leisure, 

and academic stress. A total of 746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369 4th graders and 377 3rd graders; some were sampled in 

Incheon City, South Korea, and others in Dandong City, China. The SPSS WIN 12.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the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Frequency, the Chi-square test, the two-way ANOVA.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neither 

Korean nor Chinese children had various after school–activities, or had enough time for leisure. Whereas the Korean children tended 

to study or use computers during their after-school time, their Chinese counterparts mainly studied or did homework, and they experienced 

a higher level of academic stress from their parents than the Korean children. 


▲주요어(Key Words) : 한국(korea), 국(china), 방과 후 생활실태(after school life), 여가요구(need on leisure), 학업스트 스(academic 

stress)

І. 서 론

한국과 국은 자녀 교육에 있어 성 제일주의를 강조하여 

학업이 아동 일상생활의 심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방과 후 생활도 사교육과 숙제 등 학업과 련된 시간이 많은 

편이다. 한국 통계청(2008)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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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거주하는 등학생의 91%, 학생의 78%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경우에도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 2007년 재 국 안휘성 청양구(中国 安徽省 

青羊区)에 거주하는 ㆍ소학교 학생  97%의 학생이 사교육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中国 安徽省 青羊区 教育局, 

2008). 과외를 많이 받는 국 아동과 달리 한국 아동의 경우 

과외보다는 학원을 통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 

다를 뿐, 결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이 학업과 사교육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이나 한국 아동 모두 별반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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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보인다. 

한ㆍ  양국은 수교 이래 정치ㆍ외교ㆍ통상ㆍ문화ㆍ교육 

등의 방면에서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

는 지속 으로 활성화될 망이다. 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 

, 등 학생은 2004년 2,060명, 2005년 2,525명이었으며(한국 

통계청, 2008), 2007년까지 국 국가교육부에 인정된 91개 국

제학교 에 한국인을 한 국제학교는 22개에 이르며(中国国

家教育部, 2007), 2006년에는 국 연길시(延吉 )에서 ‘제1회 

한 아동문학상시상식  한 아동문학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 다. 한국과 국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동일한 유교 

문화권에 속한 양국 아동의 생활방식과 양육환경의 세부 인 

이해를 한 비교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을 강조하는 한국과 국 양육 문화의 

특성이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

기 해 아동의 방과 후 생활과 여가를 심으로 두 나라 아동의 

생활 일부를 비교해보고자 하 다. 한국과 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에 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90년

부터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선

미, 1997; 나 희, 1998; 박노 , 2003; 백남정, 1999; 이선순, 

2002; 이향란, 1996; 정 순, 2004). 한 국의 경우에도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한 연구가 90년 부터 많이 이루어졌는데(李

焕娥, 2000; 林莉․王健敏, 2005; 吴奇程․袁元, 2002; 张红卫, 

2004; 赵建坤, 1992; 周明, 1997), 최근의 방과 후 생활에 한 

연구는 부모나 아동의 스트 스 등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련된 연구가 많은 편이다. 를 들어 

쒸 쉰․유수연(水远璇․刘舒艳)(2006)은 부모 기 와 등학

생의 방과 후 생활간의 계를 조사하 으며, 정회생(郑惠

生)(2007)은 성 제일주의의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하여 

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구하 다.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는 방과 후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건강 

 스포츠 활동, 오락  사교활동, 사  종교 활동, 람 

 감상활동 등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 포함되며, 방과 후 활동의 

궁극 인 목표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 활동을 충족시키고, 특

기․소질ㆍ취미ㆍ 성  창의력을 계발함으로써 아동 보호

와 아동의 인 발달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손 미, 2001). 

근래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국의 아동은 TV외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정보검색 등의 활동에 몰입하

고 있으며, 국의 아동도 이 에 비해 TV,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구정숙 등(2005)의 2004년 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인터넷에 속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등학생이 92%, 고등학생이 

96-97%에 이르 고, 이에 비해 국의 경우에는 등학생이 

25-26%, 고등학생이 38.9-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는 

학업, 근로와 같은 일상생활로 인한 육체 , 정신  소모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노동의 재생산을 한 매제가 된다. 

건 한 여가 활동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활력을 얻으며 새로운 

경험의 축 을 통해 충만한 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아동

은 성장하면서 학업에 열 하는 능력 뿐 아니라 한 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즐김으로써 건강한 삶의 정상 인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가 시간에 

문화를 획일 , 모방 , 향락 으로 따르는 행 는 여가의 

부정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Dumazediera, 1967). 

여가요구(leisure demand)는 여가활동을 하거나 시설을 이

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선호 는 욕망으로서 여가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참여 이 의 욕망까지도 포함한다

(李德明, 1999). 아동은 여가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용

하려는 요구, 여가 활동을 통해 건 한 자기표 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요구,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

하려는 요구와 여가를 즐기면서 한 정신  자극을 가지려

는 요구를 키워간다. 아동기의 여가요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학교와 같은 공식 인 사회활동 이외의 활동에서도 구 해내

려는 요구로써 여가 활동을 통해 아동은 신체 , 심리  발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가를 통해 궁극 으로 자기존 감과 자아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서 생활만족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한국과 국의 아동은 학업 심의 생활로 인하여 건 한 여가

요구를 발달시키는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아동의 여가요구가 구체 으로 어떠

한지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한편, 한국과 국의 부모는 아동에 한 과잉 기  속에서 

아동의 교육활동 참여를 과부화 시키고 학력 주의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사회분 기에 응하기 해 아동의 방과 후에는 여러 역

에서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아동들에게는 큰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스트 스 요인은 개인의 심리  

성격이나 경험 내용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같은 환경  요인까지 범 하게 망라되어 있다(천민필, 

1994). 가정에서 부모로 인한 아동의 스트 스 유발 요인  

가장 높은 스트 스는 과잉 기 이며, 학교생활에서의 스트

스 요인  학업 련 스트 스가 우리나라 등학교 학생의 

가장 큰 스트 스 요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권숙희, 1998). 

한국과 국 아동의 학업스트 스에 한 연구는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90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아동의 학업스트

스 련 연구를 보면, 과외학습을 많이 받는 학생이 학업스트

스를 많이 느끼고(박성희, 2006; 이지은, 2007), 부모양육태도가 

권 일수록 학업스트 스가 크며(양 미, 2007; 정종성, 

2006), 학업스트 스와 우울은 정  상 이 있는 것(김 원, 

2008)으로 나타났다. 국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학업스트 스 

연구(冯永辉․周爱保, 2002; 李金钊, 2004; 李玲慧․陈晓莹, 

2003; 俞国良․陈诗芳, 2001; 张向东, 1998; 赵前章, 1996)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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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학  년
성  별 등4학년 등3학년 계

한  국
남학생

여학생

 78(21.3)

 95(26.0)

 97(26.5)

 96(26.2)
366(100.0)

  국
남학생

여학생

 94(24.7)

102(26.8)

 90(23.7)

 94(24.7)
380(100.0)

계 369(49.5) 377(50.5) 746(100.0)

<표 1> 연구 상 아동의 학년별, 성별 분포 명(%)

아동의 학업스트 스와 정신건강이 계가 있으며(杨文卿, 

2008), 사회  지지가 클수록 아동의 학업스트 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牟宏玮, 2006; 王玉兵, 2007). 특히 국에서 

이루어진 학업스트 스에 한 연구는 부모로부터 기인하는 

학업스트 스(陈旭, 2004; 黄玉清, 2007; 牟宏玮, 2006; 王玉兵, 

2007; 吴南, 2008; 肖燕, 2001)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뜽천(邓晨) 등(2006)이 국과 한국의 부모양육방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양국의 부모양육방식은 비슷하게 나타났으

나, 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 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성희, 2006; 진천천, 2008; 黄玉清, 2007). 

특히 부모 련 학업스트 스에 한 한국의 연구결과를 보

면, 과외학습을 받는 아동이 과외를 받지 않는 아동보다 부모로

부터의 학업스트 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

성희․김희화, 2008; 이지은, 2007), 부모 련 학업스트 스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학습에 한 태도나 학습에 한 

목 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밝 졌다(유성은, 2002). 이와 비교

하여 부모 련 학업스트 스에 한 국의 연구에서는 성

이 좋은 학생이 성 이 좋지 않은 학생보다(吴南, 2008), 과외를 

받는 학생이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보다(肖燕, 2001), 도시의 

학생이 농  학생보다(牟宏玮, 2006; 王玉兵, 2007), (重

点)학교 학생이 비 (非重点)학교 학생보다(陈旭, 2004) 부모

로부터의 학업스트 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국 모두 아동의 학업스트 스, 특히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

트 스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두 나라 

아동의 학업스트 스를 직  비교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과 국 

아동의 발달 과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한 기본 자료를 

구축하기 하여 이들의 방과 후 생활실태와 여가 요구  

부모 련 학업스트 스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 심, 학력 주의 분 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과 

국 아동의 생활상을 일부 객 화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과 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는 어떠

하며, 이는 비교문화집단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국 아동의 여가 요구는 어떠하며, 

이는 비교문화집단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과 국 아동의 부모 련 학업스트 스는 

어떠하며, 이는 비교문화집단별, 학년별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한국 인천 역시와 국 요녕성 단동

시(中国 辽宁省 丹东 )에 거주하는 아동이었다. 인천 역시는 

한민국의 서쪽 해안에 치한 역도시로, 2005년 주민등록

인구가 2,531,280명이었는데(한국 통계청, 2005) 인구 면에서 수

도인 서울특별시나 부산 역시에 이어 한민국 제 3의 도시에 

해당한다. 단동시는 국 요녕성에 속해있으며 요동반도 경제

개발구인 동북아 경제권 심지 에 치해 있다. 국 륙을 

체로 볼 때 요녕성이 치한 동북 3성은 재 국의 3  

성장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경, 상해에 이어 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지역에 치해 있다(胡欣, 1994). 한국 인천 역시

와 국 요녕성 단동시는 지리 으로 서로 인 해 있고, 정치․

외교․통상․문화․교육 등의 방면에서 빈번한 교류가 이루

어져왔다. 인천 역시나 단동시는 모두 자국 내 경제발  수 의 

약 2~3 권에 속하며, 자국 내에서 일정한 문화  생활수 을 

갖추고 있다. 가령 양 도시 가정의 TV  컴퓨터 사용율에 한 

통계를 비교해보면, 2007년 재 한국 인천 역시 등학교 

아동의 TV․비디오 시청률은 70.6%, 컴퓨터 사용률은 70.2%

으며(한국 통계청, 2008), 2005년 재 국 단동시 가정의 TV․

비디오 시청률은 98.37%, 컴퓨터 사용률은 62%, 라디오 사용률은 

98.41%인 것으로 나타났다(丹东 统计局, 2006). 그러므로 한국 

인천 역시과 국 요녕성 단동시의 등학교 아동 집단을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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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비슷한 수 의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문화비교집단으

로 표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단되었다. 

연구의 상 연령은 Erikson(1959)의 발달단계에 근거하여 

사회 정서  발달특성에 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여 히 주변 

환경의 향을 많이 받는 아동 기에 속하는 등학교 4학년 

학생과 청소년 기에 속하는 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하 다. 

연구를 수행하기 해 한국의 인천 역시의 산층 거주 지역에 

소재한 등학교  학교 총 3개교와 국 단동시의 산층 

거주 지역에 치한 등학교와 학교 총 4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모두 8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결과 무응답

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등학교 4학년생 369명, 학교 

3학년생 377명 등 총 746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과 국에서 표집된 연구 상자의 성별과 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설문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 여가 

요구  부모 련 학업스트 스를 조사하기 해 각각 한국어

와 국어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최 의 설문지는 한국어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어를 익힌 국인 학원생  아동학 공

자에게 이를 국어로 번역하게 하 다. 한국어와 국어 설문

지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해 한국어를 익힌  다른 국인 

학원생에게 국어로 된 설문지의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역번역(re-translation) 하도록 하 다. 연구자는 최 의 한국어 

설문지와 최종 번역된 한국어 설문지의 내용을 비교하여 세부 

내용이 동일하지 확인하 다. 

1) 방과 후 생활실태

한국과 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해 윤매

자(2002)의 도구를 토 로 연구자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하 다. 방과 후 생활실태는 평일 방과 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의 종류, TV 시청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컴퓨터 

이용방법,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 등을 묻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제시된 내용  하나를 선택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방과 후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한 

설문 내용을 아동학 공자 3인에게 보이고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2) 여가요구

여가요구 설문지는 윤매자(2002), 이덕명(李德明)(1999) 등의 

도구를 토 로 구성하 다. 여가 요구는 하루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정도, 친구와 어울려 

하는 일의 종류, 본인이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의 종류,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유로운 여가활동의 효과에 한 인식 등을 묻는 다섯 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제시된 내용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여가 요구 설문지를 아동학 공자 3인

에게 보이고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3) 부모 련 학업스트 스

부모 련 학업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박용식(1996)의 학업

스트 스 척도  부모에게서 느끼는 학업스트 스를 묻는 10문

항을 사용하 다. 척도의 내용은 ‘어머니(아버지)가 성  이야기

를 할까 항상 두렵다’, ‘어머니(아버지)가 기 하는 성 을 내지 

못해 고민이다’, ‘어머니(아버지)가 들어오면 얼른 보던 TV를 

끄고 공부하는 척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스트 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 5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구성한 설문내용은 아동학 공자3인에게 내용타당도

를 검증받았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값이 .86으로 나타

났다.

3. 연구 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에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 여가요구와 

학업스트 스 척도의 문항이해 정도를 악하고 학업스트 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한 목 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는 2008년 3월 한국 인천 역시와 국 요녕성 

단동시(辽宁省丹东 )에 소재한 등학교 4학년 학생 40명과 

학교 3학년 학생 40명 총 80명을 상으로 시행하 다. 국

에서는 비조사를 하기 에 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의 내용

에 해 국 지의 교사로부터 문항내용의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본 조사는 한국 인천지역 3개 학교에서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6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국 요녕성 단동시

(辽宁省丹东 )지역 4개 학교에서 2008년 6월 24일부터 2008년 

7월 3일까지 시행하 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 담임교사에게 

실시 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교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 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12.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방과 후 생활실태와 여가요구에 한 비교문화집

단별 차이와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x²검증

을 각각 실시하 다. 집단별 분포의 경향을 정확히 악하기 

해 x²검증 결과는 찰빈도와 기 빈도를 함께 제시하 다. 

한국과 국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 스의 비교문

화집단별,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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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숙제․공부 놀이․운동 학원 계 x² df

한국 아동 69(161.4) 168(121.7) 129( 82.9) 366(366.0)
188.78*** 2

국 아동 260(167.6)  80(126.3) 40(86.1) 380(380.0)

한 국
등 4학년

등 3학년

52(76.3)

17(85.1)

38(57.5)

130( 64.2)

83(39.2)

46(43.7)

173(173.0)

193(193.0)
283.73*** 6

 국
등 4학년

등 3학년

138( 86.4)

122( 81.1)

31(65.2)

49(61.2)

27(44.4)

13(41.7)

196(196.0)

184(184.0)

계 329(329.0) 248(248.0) 169(169.0) 746(746.0)

***p<.001

<표 2>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1․2․3순 ) 찰빈도(기 빈도)

구  분 2시간 미만 2 - 4시간 4시간 과 계 x² df

한국 아동 231(237.5) 90(89.3) 45(39.2) 366(366.0)
2.01 2

국 아동 253(246.5) 92(92.7) 3(40.8) 380(380.0)

한 국
등 4학년 140(112.2) 21(42.2) 12(18.6) 173(173.0)

57.44*** 6
등 3학년 91(125.2) 69(47.1) 33(20.7) 193(193.0)

 국
등 4학년 116(127.2) 57(47.8) 23(21.0) 196(196.0)

등 3학년 137(119.4) 35(44.9) 12(19.7) 184(184.0)

계 484(484.0) 182(182.0) 80(80.0) 746(746.0)

***p<.001

<표 3> 방과 후 TV시청시간 찰빈도(기 빈도)

Ⅲ. 연구결과

1. 비교문화집단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

한국과 국 아동이 방과 후에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의 

종류를 순 별로 응답하게 하여 1, 2, 3 순 에 해당되는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한국의 경우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은 놀이, 운동이나 학원에 가는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

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으며, 국의 경우에는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집에서 숙제나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다. 국 아동의 경우 

학원을 가기 보다는 집에서 악기 교습 등 과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교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188.78, df=2, 

p<.001). 한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의 종류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²=283.73, 

df=6, p<.001). 즉 한국은 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학원에 가는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고 학생의 경우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놀이,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기 치

보다 높았다. 이와 비교하여 국은 , 학생 모두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집에서 숙제나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국 아동의 방과 후 TV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아동이나 국 아동 모두 방과 

후 TV를 하루 2시간미만 시청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통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

면, 한국 아동의 경우 등4학년 아동은 하루 2시간미만 TV를 

시청한다는 비율이 기 치보다 높은데 비해, 등3학년 아동의 

경우 하루 2-4시간, 4시간 이상 TV를 시청한다는 비율이 기 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 아동의 경우 학년에 계없

이 하루 2시간미만 TV를 시청한다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57.44, df=6, p<.001).

방과 후 컴퓨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한국 아동의 경우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아동의 비율은 기 치보다 히 낮은데 비해 하루 3시간미만

이나 하루 3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기 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 아동의 경우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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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거의 없음 오락 정보검색 계 x² df

한국 아동 58(138.4) 213(155.0) 95(72.6) 366(366.0)
147.72*** 2

국 아동 224(143.6) 103(161.0) 53(75.4) 380(380.0)

한 국
등 4학년

등 3학년

44(65.4)

14(73.0)

74(73.3)

139(81.8)

55(34.3)

40(38.3)

173(173.0)

193(193.0)
219.08*** 6

 국
등 4학년

등 3학년

143(74.1)

81(69.6)

26(83.0)

77(77.9)

27(38.9)

26(36.5)

196(196.0)

184(184.0)

계 282(282.0) 316(316.0) 148(148.0) 746(746.0)

***p<.001

<표 5> 컴퓨터 활용방법 찰빈도(기 빈도)

구  분 거의 없음 3시간미만 3시간이상 계 x² df

한국 아동 131(201.6) 188(128.5) 47(35.8) 366(366.0)
109.44*** 2

국 아동 280(209.4) 74(133.5) 26(37.2) 380(380.0)

한 국
등 4학년 156(108.0) 27(68.8) 13(19.2) 196(196.0)

210.14*** 6
등 3학년 124(101.4) 47(64.6) 13(18.0) 184(184.0)

 국
등 4학년 106(95.3) 62(60.8) 5(16.9) 173(173.0)

등 3학년 25(106.3) 126(67.8) 42(18.9) 193(193.0)

계 411(411.0) 262(262.0) 73(73.0) 746(746.0)

***p<.001

<표 4> 방과 후 컴퓨터 사용 시간 찰빈도(기 빈도)

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 으

로 유의하 다(x²=109.44, df=2, p<.001). 컴퓨터 사용시간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등 4학년 아동은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이 거의 없거나, 3시간 미만인 집단

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은 반면, 등 3학년 아동은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이 3시간 미만이거나 3시간 이상 집단의 비율이 기 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 아동은 학년에 무 하게 

방과 후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

보다 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학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201.14, df=6, p<.001). 

한국과 국 아동의 컴퓨터 활용 방법을 <표 5>에 제시하

다. 한국 아동은 컴퓨터로 정보검색을 하거나 특히 오락을 한다

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으며, 이에 비해 국 

아동은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

이 기 치보다 높았다.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147.72, df=2, p<.001). 컴퓨터 활용 방법의 학년별 차이

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등 4학년 학생은 컴퓨터로 

정보검색을 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은 반면, 등 

3학년 학생은 컴퓨터로 게임, 채  등의 오락을 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의 경우 학년에 계없

이 컴퓨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

다 높았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x²=219.08, df=6, p<.001).

2. 비교문화집단 아동의 여가 요구

한국과 국 아동의 여가 시간을 알아 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아동은 하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2-4시간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고 국의 아동은 하루 여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9.36, df=2, p<.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등 4학년 학생은 하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고, 등 3학년 학생은 여가시

간이 2-4시간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국 아동은 등 4학년 학생의 경우 하루 여가시간

이 4시간 이상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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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시간 미만 2~4시간 4시간 과 계 x² df

한국 아동 127(130.5) 135(116.8) 104(118.7) 366(366.0)
9.36** 2

국 아동 139(135.5) 103(121.2) 138(123.3) 380(380.0)

한 국
등 4학년

등 3학년

86(61.7)

41(68.8)

56(55.2)

79(61.6)

31(56.1)

73(62.6)

173(173.0)

193(193.0)
94.45*** 6

 국
등 4학년

등 3학년

53(69.9)

86(65.6)

47(62.5)

56(58.7)

96(63.6)

42(59.7)

196(196.0)

184(184.0)

계 266(266.0) 238(238.0) 242(242.0) 746(746.0)

**p<.01, ***p<.001

<표 6> 평소 여가 시간의 정도 찰빈도(기 빈도)

구  분 놀이운동 자오락 숙제․공부 계 x² df

한국 아동 269(265.4) 75(65.3) 22(35.3) 366(366.0)
12.82** 2

국 아동 272(275.6) 58(67.7) 50(36.7) 380(380.0)

한 국
등 4학년

등 3학년

133(125.5)

136(140.0)

24(30.8)

51(34.4)

16(16.7)

6(18.6)

173(173.0)

193(193.0)
46.86*** 6

 국
등 4학년

등 3학년

133(142.1)

139(133.4)

24(34.9)

34(32.8)

39(18.9)

11(17.8)

196(196.0)

184(184.0)

계 541(541.0) 133(133.0) 72(72.0) 746(746.0)

**p<.01, ***p<.001

<표 7> 친구와 함께 놀 때 하는 일 찰빈도(기 빈도) 

구  분 놀이 운동 취미 활동 숙제․공부 계 x² df

한국 아동 190(168.3) 137(127.1) 39(70.6) 366(366.0)
34.86** 2

국 아동 153(174.7) 122(131.9) 105(73.4) 380(380.0)

한 국
등 4학년

등 3학년

76(79.5)

114(88.7)

73(60.1)

64(67.0)

24(33.4)

15(37.3)

173(173.0)

193(193.0)
99.70** 6

 국
등 4학년

등 3학년

61(90.1)

92(84.6)

52(68.0)

70(63.9)

83(37.8)

22(35.5)

196(196.0)

184(184.0)

계 343(343.0) 259(259.0) 144(144.0) 746(746.0)

***p<.001

<표 8> 아동이 희망하는 여가활용 방법(1․2․3순 ) 찰빈도(기 빈도)

으로 유의하 다(x²=94.95, df=6, p<.001).

한국과 국 아동이 여가 시간에 친구와 함께 놀면서 주로 

하는 일을 알아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의 

아동은 친구와 놀 때 놀이, 운동을 하거나 게임, 채 , 자오락

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국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하거나 숙제, 공부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12.82, 

df=2, p<.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아동은 등 

4학년 학생의 경우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함께 하는 비율이 기 치

보다 높았으며, 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친구와 게임, 채 , 

자오락 등을 함께 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다. 

국 아동의 경우 등4학년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하며 

놀거나 숙제, 공부를 함께 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고, 이에 비해 등 3학년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함께 한다는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다. 국 등 3학년 학생

의 경우 친구와 게임, 자오락을 함께 한다는 비율도 기 치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46.86, df=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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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마음에 맞는 친구 충분한 용돈 부모님의 이해 계 x² df

한국 아동 134(142.8) 102(73.6) 130(149.6) 366(366.0)
27.64 *** 2

국 아동 157(148.2) 48(76.4) 175(155.4) 380(380.0)

한 국
등 4학년

등 3학년

64(67.5)

70(75.3)

22(34.8)

80(38.8)

87(70.7)

43(78.9)

173(173.0)

193(193.0)
85.59 *** 6

 국
등 4학년

등 3학년

78(76.5)

79(71.8)

20(39.4)

28(37.1)

98(80.1)

77(75.2)

196(196.0)

184(184.0)

계 291(291.0) 150(150.0) 305(305.0) 746(746.0)

***p<.001

<표 9> 유익한 여가를 해 가장 필요한 것 찰빈도(기 빈도)

구  분 명랑하고 즐거워 생활에 활력을 공부에 방해됨 계 x² df

한국 아동 203(192.3) 142(134.4) 21(39.2) 366(366.0)
18.66 *** 2

국 아동 189(199.7) 132(139.6) 59(40.8) 380(380.0)

한 국
등 4학년

등 3학년

119(90.9)

84(101.4)

49(63.5)

93(70.9)

5(18.6)

16(20.7)

173(173.0)

193(193.0)
107.66 *** 6

 국
등 4학년

등 3학년

74(103.0)

115(96.7)

68(72.0)

64(67.6)

54(21.0)

5(19.7)

196(196.0)

184(184.0)

계 392(392.0) 274(274.0) 80(80.0) 746(746.0)

***p<.001

<표 10> 자유로운 여가활동의 효과 찰빈도(기 빈도)

한국과 국 아동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 다. 한국 

아동이 희망하는 여가 활용 방법은 놀이, 운동  취미활동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고, 이에 비해 국 아동

이 희망하는 여가 활용 방법은 숙제, 공부라는 응답이 기 치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

하 다(x²=34.86, df=2, p<.0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등 4학년 학생은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은데 비해 등 3학년 학생은 놀이, 운동

을 하고 싶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 

아동의 경우 등 4학년 학생은 숙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집단

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등 3학년 학생의 경우 놀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99.70, df=6, 

p<.001).

여가 시간을 유익하고 의미있게 보내기 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물은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아동은 여가를 

잘 보내기 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용돈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히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국 아동은 여가를 잘 보내려면 마음에 맞는 친구와 부모님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x²=27.64, df=2, p<.0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여가를 잘 보내기 한 조건으로 등 4학년 학생은 부모님의 

이해가 요하다고 보았고, 등 3학년 학생은 충분한 용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국 아동은 

여가를 잘 보내기 한 조건으로 등 4학년의 경우 부모님의 

이해를, 등 3학년 학생의 경우 마음에 맞는 친구를 꼽은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85.59, df=6, p<.001).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효과를 다고 생각하

는지 물은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 다. 한국 아동의 경우 

여가활동을 통해 명랑하고 즐거워지며, 생활에 활력을 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던데 비해 국 아동의 

경우 여가활동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하 다(x²=18.66, df=2, p<.0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

국 아동의 경우 등 4학년 학생은 여가활동을 통해 명랑하고 

즐거워지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높고, 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여가활동이 생활에 활력을 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았다. 이와 비교하여 국 아동은 등 4학년 

학생의 경우 여가활동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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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  곱 자유도 평균제곱 F

비교문화집단

학  년

비교문화집단*학년

오  차

28.65

11.77

.57

387.54

1

1

1

742

28.65

11.77

.57

.52

54.86

22.53

1.10

 

***

***

  체 4466.57 746   

***p<.001

<표 12> 한국과 국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 련 학업스트 스의 이원변량분석

학  년

비교문화집단

한  국   국   체

N m(sd) N m(sd) N m(sd)

등학교 4학년

학교 3학년

173

193

2.03(.75)

2.22(.74)

196

184

2.37(.74)

2.67(.65)

369

377

2.21(.76)

2.44(.74)

  체 366 2.13(.75) 380 2.51(.72) 746 2.33(.76)

<표 11> 한국과 국 아동의 부모 련 학업스트 스 (N=746)

비율이 기 치보다 높은데 비해 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여가활

동으로 명랑하고 즐거워질 수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 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x²=107.66, df=6, p<.001).

3. 비교문화집단 아동의 학업 스트 스

한국과 국 아동의 부모 련 학업 스트 스를 알아본 결과 

<표 11>,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집단별(F=54.86, 

p<.001), 학년별(F=22.53, p<.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 스(m=2.51)가 한

국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 스(m=2.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등 3학년 학생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 스(m=2.44)가 등 4학년 학생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 스(m=2.21)보다 높았다.

Ⅳ.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근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과 국 

아동이 모두 교육 심, 학력 심의 사회분 기 속에서 생활하

고 있다는 을 주목하고 양국 아동의 생활상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기 해 한국과 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과 여가요구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 스를 비교해보는 것이었다. 연구

를 수행하기 해 한국과 국에서 각각 2-3 권의 경제발 규

모를 가진 인천 역시와 요녕성 단동시의 등학교 4학년  

학교 3학년 학생 746명에게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  이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아동은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 비해, 국 아동은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일이 숙제, 공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를 조사한 츤휘(陈旭)(2004)의 연구에서 국 

아동이 숙제ㆍ 습ㆍ복습과 련된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 아동이 방과 후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신 학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동이 

자율 인 여가 리 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국 

아동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기 보다는 

학교 공부를 뒷받침하는 숙제나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방과 후 시간을 통해 정신  소모를 회복시키고 

일상의 활력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한국 아동은 국 아동보다 방과 후 컴퓨터 사용시간을 

길게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정숙 등

(2005)의 연구에서 한국 가정의 인터넷 보 률이 국 가정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한국 아동은 국 아동보

다 인터넷 근율이 높은 신 컴퓨터를 정보검색 등 건 한 

용도보다는 게임, 채 , 자오락 등의 오락의 용도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등학생보다 

학생에게서 더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아동

의 방과 후 생활이 체육활동과 같은 동 인 형태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정 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의 활발한 방과 후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하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은 한국 

아동보다 국 아동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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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경우 방과 후 학원에 가는 시간이 많아 집에서 숙제와 

복습을 하는 시간이 많은 국 아동에 비해 자유로운 여가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흥미로운 것은 국 아동의 

경우 등학생보다 학생의 여가 시간이 어드는 반면, 한국 

아동의 경우 학생이 등학생보다 자유로운 여가 시간이 

많다고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국 아동의 경우 방과 후 숙제,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등학생보다 학생일 경우 더 늘어

나는 반면, 한국 아동의 경우 등학생일 때 악기, 체육, 외국어 

등 다양한 특기교육을 받기 해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이 되면 특기교육은 이고 학업을 보충하기 한 사교

육만 받기 때문에 아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보인 것이라 사료된다. 의 컴퓨터 

사용 황과 연동지어 볼 때 한국 학생은 늘어난 자유 시간을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오락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추론해볼 수 있다. 

넷째, 여가 시간에 친구와 놀면서 하는 일의 종류를 보면 

한국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외에 컴퓨터 오락을, 국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 외에 숙제, 공부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한국 아동의 경우 등학생은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함께 하지만, 학생은 친구와 컴퓨터 오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아동이 친구와 숙제, 공부를 하면서 

보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에 한 국 부모의 기 가 

높기 때문에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이 학업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쒸 쉰․유수연(水远璇․刘舒艳)(2006)의 연구와 성

제일주의 학교문화에 응하기 해 등학생의 친구 계가 

공부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회생(郑惠生)(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섯째, 한국과 국 아동이 희망하는 여가활용 방법은 비교

문화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 아동은 자유로운 시간에 

놀이,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아동이 많았으나, 국 

아동의 경우 놀이, 운동  취미활동 외에 숙제나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아동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 

아동이 학력 심의 사회분 기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 다. 

 국사회는 소수민족을 제외한  국 가정에 한 자녀씩

만 갖도록 제한한 한 자녀 정책이 결과 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욕망을 부채질한 결과로 

귀결되었다(林莉․王健敏, 2005). 오늘날의 국 학부모들은 

마음껏 배우지 못한 것에 한 아픔을 가슴깊이 지니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 부분은 자식들에게만은 같은 아픔을 겪게 

해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周明, 1997). 이 같은 

국 부모들의 욕망(欲望)은 자식을 통해 학업에 한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개인  소망과 자신들의 노후( 后)를 자식이 

돌  것이라는 기 심리가 섞이면서 교육을 과부화 시키고 

’학력 주‘의 사회를 만들었다(吴奇程․袁元, 2002; 张红卫, 

2004). 

여섯째, 국 아동은 여가를 의미 있고 유익하게 보내기 

해 필요한 것을 마음에 맞는 친구나 부모님의 이해라고 보는 

반면, 한국 아동은 여가를 해 충분한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이 충분해야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의 래 문화가 소비를 

시하는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우려  하는 

결과이다. 아동기는 합리 인 소비의식을 건 하게 키워나가

야 하는 시기(박지 , 2005)라는 을 감안할 때 아동이 용돈의 

많고 음에 계없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한국 아동은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명랑하고 즐겁게 

해  뿐만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국 아동은 이외에도 여가활동이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모들의 교육열은 한국 못하지 

않게 뜨겁다. 자신의 자녀가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을 되기 바라

는 “망자성롱(望子成龙)” 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俞国

良․陈诗芳, 2001). 이는  국사회의 경제가 속도로 발

함과 동시에 인재경쟁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李金钊, 

2004). 유능한 인재를 시하고 이를 키우고자 하는 국 사회

의 분 기는 아동에게 심리  부담을 주어 아동으로 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조차 학업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여덟째, 국 아동이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 스는 한국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국에서 이루어진 ․한 아동의 학업스트 스 비교연구에

서 국 아동의 학업스트 스가 한국 아동보다 높게 나타난 

뜽천(邓晨)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국 아동의 학업

스트 스에 한 연구결과들(冯永辉․周爱保, 2002; 李金钊, 

2004; 李玲慧․陈晓莹, 2003; 张向东, 1998; 赵前章, 1996)은 학

업에 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성 이 좋으며, 과외를 받고 

있고,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 스가 

오히려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의 연구 결과에서 국 아동이 

방과 후 생활상뿐만 아니라 여가에 한 희망 내지 요구에서도 

숙제  공부를 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국 아동은 부모에게서 학업스트 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방과 후 생활에서 공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한국과 국의 한 도시씩에서만 

표본을 추출하 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한국과 국 아동 

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설문도구를 구성

할 때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설문문항을 토 로 작성하 기 때문에 국 아동의 

생활이나 요구를 정확하게 반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면서 학업 심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한국과 국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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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하기 해 아동의 방과 후 생활과 

여가  학업스트 스를 비교 연구해 으로써 한국과 국 

아동의 생활을 일부 객 화시키는데 기여한 의의가 있다. 아울

러 본 연구를 통해 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와 여가요구에 

한 특성이 한국 아동과 비교됨으로써 향후 국에서 이루어

질 아동의 방과후 생활에 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해  수 

있으며, 등학교 아동의 여가요구, 학업스트 스를 측정하기 

한 도구를 일부 진 시킴으로써 국의 방과 후 생활 련 

연구에 기여하 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이 학업을 보충하기 한 사교육 

 공부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여가활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밝 졌다. 국 아동은 방과 

후 생활과 여가 요구에서 공부  숙제를 시하고 있었으며,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 스가 한국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 아동은 방과 후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오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해 충분한 용돈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한국  국 아동이 보다 건 하고 합리 으로 여가 생활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이들이 여가를 

즐기고 생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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