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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 유아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Textom을 활용하였다. Textom으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빈도가 높은 순으로 

50개의 키워드가 선정되었으며, 의미연결망 분석을 위해 UCINET6으로 중심성 분석과 CONCOR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NetDraw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교육, 요구, 부모, 통합교육’ 등의 키워드가 빈도수, 

연결 및 위세 중심성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매개 중심성은 ‘부모, 교사, 문제, 프로그램, 상담’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CONCOR분석에서는 ‘장애, 유아, 진단, 프로그램’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4개 군집이 형성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제별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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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over the past decade. For this purpose, Textom, an Internet-based big 

data analysis system  was used to collect data related to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posted on 

social media. 50 keywords were selected in the order of high frequency through the data cleaning 

process. For semantic network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UCINET6, and the analyzed data were visualized using NetDraw. As a result, the keywords such 

as ‘education, needs, parents, and inclusion' ranked high in frequency, degree, and eigenvector 

centrality. In addition, the keywords of ‘parent, teacher, problem, program, and counseling’ ranked 

high in betweenness centrality. In CONCOR analysis, four clusters were formed centered on the 

keywords of ‘disabilities, young child, diagnosis, and program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topics on soci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investigated, and implications 

for each topic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media, Big date,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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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의 보급화로 인해 빅데이터(big date)

라고 불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하고 수집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보의 자산이라고 불리는 빅데

이터는 특정 기술과 분석 방법을 통해 일종의 가치로 변

환된다[1].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빅데

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통찰력을 추출하여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해, 변화 예측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4]. 이

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학습과 교육정책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3].

빅데이터 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텍스트에 집중되

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확

대되고 있다[5].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 변형,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가

치를 지니며 이런 특성을 수렴(convergence)이라고 명

명한다[6,7]. 이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수동적으로 콘텐

츠를 받아들이던 형태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며 콘텐츠

를 재생산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는 하나

의 주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8], 소셜 미디어 빅데

이터 분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

는 도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게다가 디지털 공중(digital 

public)이라 불리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보추구, 

집단의 영향력 행사, 인터넷 상의 담론을 구성하며 동질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특성을 지니

며, 타인의 메시지에 반응할 준비와 가능성을 갖춘 집단

이다[9].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소셜 미디어 이

용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

적 인식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집단적 영향

력과 행동을 통한 정책적 변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주로 사회 연결망 분석으로 이루어

진다.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은 사회적 행위자라

고 불리는 노드(node)들 간의 연결(link)로 구성된 집합

체로 노드 간의 실제 또는 잠재적 위치와 관계를 설명하

는 모델이다[21,22].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인 노드가 단

어인 경우 의미 연결망(semantic network) 분석이라

고 한다[23]. 

최근 유아특수교육의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주로 연구 동향 분석을 위

한 키워드의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룰 뿐

[10-12], 장애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유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기존의 무상교육 대상에서 의

무교육 대상으로 전환되어 만 3세부터 특수교육을 권리

로서 보장받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유아특수교육을 받

는 대상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3]. 장애유아의 의

무교육의 법제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유아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어언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을 앞둔 지금 장

애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라는 넓은 범주의 연구[14-17]에서 세분화하여, 장

애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장애유아의 의무교

육이 시행된 2010년 이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

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장애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확인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에 나타난 장애유아 관련 

키워드는 어떠한가?

둘째,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에 나타난 장애유아 관련 

키워드의 의미연결은 어떠한가?

셋째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에 나타난 장애유아 관련 

키워드의 군집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데이터 수집

소셜 미디어는 개방화된 온라인 툴과 미디어 플랫폼

으로 사용자들이 만들어나가는 미디어를 의미한다[18]. 

본 연구는 장애 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해 빅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수집 도구인 

Textom을 활용하여 네이버(NAVER), 구글(Google), 

다음(Daum) 이 세 가지 웹 포털(web portal)에서 제공

하는 뉴스, 게시판, 블로그, 카페, 페이스 북 등에 게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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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빅데이터 수집을 위

해 ‘장애 유아’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으며 수집 기간

은 2010년 8월 22일부터 2020년 8월 22일까지 최근 

10년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총량은 약 

60.64MB였다.      

2.2 데이터 클리닝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클리닝

(date cleaning)을 거쳐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실

시하는 데이터 클리닝은 깨끗한 데이터(clean date)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데이터(garbage date)를 제거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과정을 통해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확보할 수 있다[19]. Textom으로 수집한 데이터

는 132,889개였으며 이 원자료는 분석의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하였다. 

1차에서는 Textom의 정제 프로그램에 세부 옵션을 지

정하여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첫째, 키워드 필터링을 사

용하여 ‘장애, 유아, 장애 유아, 의무교육, 통합교육, 유

치원, 어린이집, 교육기관, 치료지원, 바우처, 교사, 양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추출하였다. 둘째, 형태소 분석

에서는 분석 언어를 한국어로 지정하고 MeCab 분석기

를 사용해 고유명사와 복합명사를 사전을 참조하여 띄

어 쓰도록 지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품사는 체언과 용언

을 선택하였으며 용언은 동사의 어근을 추출하도록 설

정하였다. 접미사는 명사형 접미사를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다시 Textom에 업로드 한 후 2

차 클리닝에서는 중복제거와 사용자 사전(예, 아기, 애

기, 아가를 유아로)을 설정하여 클리닝을 실시한 결과 

총 18,940개의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2.3 데이터 분석

2.3.1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은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추출하

는 방법으로써 유용하게 사용되며 빈도 분석이 주를 이

룬다[20]. 따라서 ‘장애 유아’와 관련하여 수집된 빅데이

터를 가지고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18,940개의 키워드는 Textom으로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상위 빈도순으로 5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기 위해 1-mode matrix로 변환

하였다.

2.3.2 의미연결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UCINET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이란 노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그 가

운데 연결 중심성은 가장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노

드로 연결망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연

결선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노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세 중심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위세 중심성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심성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것으로 

하나의 노드가 중요한 노드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위세 중심성이 높은 노드

는 연결망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노드라고 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연결선의 수가 많지는 않으나 노드 

사이를 최단 경로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노드이므로,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를 통하는 정보의 이동량이 많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드는 정보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

게 한다[24]. 

중심성은 지수로 표현되므로 UCINET6의 연결 프로

그램인 NetDraw를 활용하여 연결망의 구조와 노드의 

영향력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2.3.3 CONCOR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인 CONCOR 

분석(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altion)을 사용

하였다. 이는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분석 방법 중 하나이며, 연결망 내의 노드들이 어떤 유

사한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24], CONCOR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노

드 간의 동시 출현 매트릭스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상관 행렬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구조적 등

위성을 측정한다. 둘째, 등위적 관계를 지닌 노드들을 

군집화하고 이를  NetDraw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

현한다. 셋째, 각 군집이 지니는 특성과 관계를 파악한

다[25]. 또한 군집을 형성하는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함으로써 군집 내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미가 무엇

인지 파악할 수 있다. 

군집의 시각화에 앞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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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CINET6을 활용하여 키워드의 그룹화 과정을 Fig. 

1과 같이 cluster diagram으로 변환시킨 후 총 3개의 

단계 중 2단계를 선택하여 4개의 군집을 구성하였다. 

Fig. 1. Cluster diagram

3. 연구결과

3.1 장애 유아 관련 키워드의 빈도 분석 결과

Textom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는 정제와 분석 과정을 

통해 단어의 빈도와 백분율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총 

18,940개로 산출된 키워드는 빈도 분석을 통해 높은 빈

도순으로 5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장애 유아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유아, 장애, 

교육, 요구, 부모, 교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유아’와 ‘장애’는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입력한 핵심 

키워드가 ‘장애 유아’이므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

이 당연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람과 장

애를 동등한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을 피하고, ‘유아’와 

‘장애’가 각각 어떤 키워드와 군집을 형성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정제과정에서 두 키워드를 띄어쓰기로 분

리하였다. 그 결과 ‘유아’가 ‘장애’보다 조금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정제과정에서 ‘애기, 아기, 

아가’의 용어를 유아로 변경하도록 설정하였으므로 ‘장

애’라는 단일 표현의 단어보다 다양한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아’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able 1. Frequency of keywords related to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No Key word F No Key word F

1 young child 16350 26
speech 

impairment
2751

2 disability 14888 27 special education 2471

3 education 9970 28
hearing 

impairment
2421

4 needs 8016 29 mother 2406

5 parents 7588 30
compulsory 

education
2269

6 teacher 6487 31 interaction 2196

7 diagnosis 6295 32 expression 2193

8 inclusion 5685 33 experience 2190

9 therapy 5636 34 empathy 2173

10 development 5531 35
developmental

disorder
2115

11 support 5292 36 family 2029

12 behavior 5192 37 health 1991

13 problem 5158 38 childcare 1871

14 program 5036 39 change 1864

15 day care center 4879 40 play 1808

16 day care teacher 4691 41 stress 1791

17 tic disorder 4591 42 curriculum 1668

18 kindergarten 4415 43 policy 1647

19 understand 4112 44 special educator 1641

20 information 3841 45
early childhood 

education
1585

21 service 3783 46 emotion 1563

22 counseling 3266 47 peer 1557

23 cause 3054 48 body 1498

24 environment 2988 49 special school 1484

25 communication 2980 50 Intervention 1474

3.2 장애 유아 관련 키워드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장애 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의미연결망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 

위세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가지

의 중심성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미연결망을 시각화한 자료는 Fig. 2와

같다. 연결망에는 연결 강도를 추가하여 선의 굵기에 따

른 키워드 간 공출현 빈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장애, 유아, 교육, 요구, 통합교육, 

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

은 ‘장애’는 Fig.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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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유아, 교육, 요구, 통합교육, 

부모’ 등의 키워드도 중심부에 분포되어 네트워크 내

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세 중심성 역시 ‘유아, 장애, 교육, 요구, 통합

교육, 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연결 중심성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 키워드들은 연결망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부모는 장애 유아가 통

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부모, 교사, 문제, 프로그램, 상담’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장애 유아에 대한 

정보가 ‘부모와 교사’를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 정보의 내용은 장애 유아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Fig. 2. Semantic network of keywords related to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able 2. Frequency of keywords related to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No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Key word Centrality Key word Centrality Key word Centrality

1 disability 0.2004 young child 0.4089 parents 6.4863

2 young child 0.1991 disability 0.4022 teacher 6.4863

3 education 0.1397 education 0.2982 problem 6.4863

4 needs 0.1210 needs 0.2608 program 6.4863

5 inclusion 0.1074 inclusion 0.2443 counseling 6.4863

6 parents 0.1058 parents 0.2420 service 6.3460

7 development 0.0898 development 0.2068 young child 0.1512

8 support 0.0868 support 0.1987 disability 0.1512

9 behavior 0.0751 teacher 0.1733 therapy 0.1512

10 teacher 0.0700 behavior 0.1670 development 0.1512

11 problem 0.0652 problem 0.1494 tic disorder 0.1512

12 program 0.0590 therapy 0.1261 experience 0.0213

13 therapy 0.0584 service 0.1258 change 0.0213

14 diagnosis 0.0557 diagnosis 0.1252 stress 0.0213

15 tic disorder 0.0528 program 0.1165 special school 0.0213

16 service 0.0523 tic disorder 0.1153 education 0.0109

17 counseling 0.0504 counseling 0.1149 needs 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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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애 유아 관련 키워드의 군집분석 결과

CONCOR 분석은 복잡하게 얽힌 연결망에서 상관

관계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실행하여 군집(block)을 

만들어 준다. CONCOR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

은 아래의 Fig. 3과 같다. 

장애 유아와 관련된 키워드의 군집은 위세 중심성 

크기에 따라 ‘장애, 유아, 진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졌다. 

가장 큰 군집은 ‘장애’를 중심으로 ‘부모, 상호작용, 

행동, 문제, 보육, 통합교육, 특수교사, 서비스, 필요, 유

아교육, 상담’ 등 24개의 키워드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 군집은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조합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군집을 이루는 키워드 간의 상관을 

분석해 보면 ‘상호작용은 문제와 상담’, ‘문제는 행동과 

상담’, ‘정서는 가족과 문제’, ‘엄마는 부모’와 높은 상관

을 이룬다. 이는 장애가 상호작용과 행동에 상담이 필

요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에게 정서적

인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6,27]. 

또한 부모 중 장애 유아를 돌보는 사람은 주로 ‘엄마’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키워드의 빈도 분석

에서도 ‘아버지’ 혹은 ‘아빠’의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았

기 때문이며, 여러 연구들에서도 장애 유아의 주 양육

자는 엄마임을 확인할 수 있다[28-30]. 따라서 첫 번째 

군집은 장애가 돌보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가운데 부

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므로 ‘장애가 엄마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로 큰 군집은 ‘유치원, 

교육, 환경, 치료, 틱장애, 특수학교’ 등 12개의 키워드

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군집에서는 ‘유아와 교육’, ‘유치

원과 교육’, ‘교육과 환경’이 높은 상관을 이루고 있어 

장애 유아도 일반유아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 교육

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유치원은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래 장애 유

아의 의무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교육이 더 높은 상관을 이루었

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군집은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으로 명명하였다. 

18 compulsory education 0.0477 compulsory education 0.1125 diagnosis 0.0109

19 communication 0.0423 communication 0.1042 inclusion 0.0109

20 interaction 0.0415 mom 0.1021 behavior 0.0109

21 mom 0.0414 interaction 0.0972 kindergarten 0.0109

22 environment 0.0391 childcare 0.0970 understand 0.0109

23 day care teacher 0.0374 environment 0.0877 information 0.0109

24 information 0.0370 information 0.0851 cause 0.0109

25 kindergarten 0.0362 special educator 0.0828 environment 0.0109

26 special education 0.0355 cause 0.0818 communication 0.0109

27 special educator 0.0352 emotion 0.0793 day care center 0.0092

28 emotion 0.0328 kindergarten 0.0775 support 0.0018

29 cause 0.0308 health 0.0763 day care teacher 0.0018

30 health 0.0307 special education 0.0747 speech impairment 0.0018

31 empathy 0.0298 early childhood education 0.0747 special education 0.000

32 early childhood education 0.0283 empathy 0.0704 hearing impairment 0.000

33 day care teacher 0.0264 play 0.0611 mom 0.000

34 family 0.0261 experience 0.0558 compulsory education 0.000

35 play 0.0255 day care teacher 0.0536 interaction 0.000

36 experience 0.0230 family 0.0523 expression 0.000

37 developmental disorder 0.0211 developmental disorder 0.0521 empathy 0.000

38 speech impairment 0.0200 policy 0.0417 developmental disorder 0.000

39 curriculum 0.0196 speech impairment 0.0416 family 0.000

40 stress 0.0188 body 0.0411 health 0.000

41 peer 0.0184 peer 0.0405 day care teacher 0.000

42 day care center 0.0179 curriculum 0.0397 play 0.000

43 expression 0.0178 Intervention 0.0376 curriculum 0.000

44 understand 0.0178 stress 0.0371 policy 0.000

45 policy 0.0177 expression 0.0363 special educator 0.000

46 Intervention 0.0165 change 0.0355 early childhood education 0.000

47 change 0.0164 understand 0.0315 emotion 0.000

48 body 0.0158 day care center 0.0297 peer 0.000

49 special school 0.0109 special school 0.0250 body 0.000

50 hearing impairment 0.0006 hearing impairment 0.0011 Intervention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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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OR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세 번째로 큰 군집은 ‘원인, 

정보, 보육교사, 변화, 경험, 표현, 언어장애’ 등 8개의 

키워드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진단과 정보’는 전

체 키워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어 장

애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 진단을 통한 정확한 정보 획

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진단은 장애의 정확한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부모가 경

험하는 자녀의 변화는 장애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정보

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 유아 중 언어

장애 유아가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보아

[31], ‘보육교사’와 ‘언어장애’가 이 군집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군집은 ‘진단에 필요한 정

보’로 명명하였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네 번째 군집은 가장 작

은 군집이며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족, 이해, 어린이집’

의 6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군집에서는 ‘프로그

램과 교육과정’이 높은 상관을 가진다. 이는 유아교육에

서 교육과정이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자주 대치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되며[32], 장애 유아의 약 

2/3가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장애 통합 및 장애 전

문 어린이집이므로[33] 특수교육과 어린이집이 같은 군

집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군집은 ‘어린

이집에서의 특수교육’으로 명명하였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 

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Textom으로 최근 10년간의 장애 유아를 키

워드로 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수집․정제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5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으며 

의미연결망 분석과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연결 및 위세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군집 분석에서는 위

세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상관을 분석하

여 장애 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떤 주제를 형성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주제가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 유아와 관련한 키워드의 의미연결망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유아, 장애, 교육, 요구, 부모, 교사, 진

단, 통합교육, 치료, 발달’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연결 중심성은 ‘장애, 유아, 교육, 요구, 통합교

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세 중심성은 ‘유아, 장

애, 교육, 요구, 통합교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

애 유아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높

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유아, 장애, 교육, 요구, 통합

교육’은 연결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에서 공통적으로 높

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결망 내에서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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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의 형태로서 통합교육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장애 유아의 부모들이 선호하고 만족

하는 교육의 형태가 통합교육이며[34], 장애 유아의 발

달과 사회성 증진에 대한 통합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연

구들[35-37], 그리고 장애 유아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

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

[38]들은 ‘통합교육’ 키워드가 지닌 높은 중심성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의 형태와 관련 있는 키워드는 

‘통합교육’ 외에도 ‘특수교육, 의무교육, 유아교육’이 상

위 빈도 50개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10,428명의 장애 유아가 장애 통합 및 장애 전담 어린

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4,351명의 장애 유아

가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

고 있으므로, 다수의 장애 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키워드보다 상위의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전체 유아특수교육 대상자 61,255명 중 특수

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치원 특수학급과 순회 교육을 

통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는 8,057명다.

그리고 의무교육 기관으로 간주 되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

과 통합어린이집에 등록된 장애 유아는 11,164명이므로 

약 31.4%만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39,40]. 이러한 수치는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유아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

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장애 유아가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기관의 양적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

다. 또 장애 유아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자로 선정될 경우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장애유아의 경우 의무교육의 연령이 일반아동

과 달리 만 3세로 하향 조정된 이유는 유아기 특수교육

의 긍정적인 효과와 중요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41,4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위 빈도에 해당하는 50

개의 키워드에 ‘의무교육’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중심성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장애 유아의 의

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사립유

치원의 경우 장애 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임을 교사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

침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3]. 그러므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의무교육

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 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은 

의무교육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이 법제화된 2008년 이래로 여전히 소원함을 

시사한다. 

둘째,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매개 중심성은 ‘부모, 교

사, 문제, 프로그램, 상담’이 동일한 중심성 값을 나타내

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노드와 노드 사이

를 최단 경로로 연결하면서 다량의 정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매개 

중심성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장애 

유아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이 활발함을 의미하며, 이들

을 통해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을 뜻한다. 또한 ‘부모, 교

사’의 키워드 못지않게 ‘문제, 프로그램, 상담’의 키워드 

역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부모와 교사로부터 확

산되는 정보의 상당수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발생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 유아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지원의 일환인 상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장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조력자로

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자녀의 장애를 진단받

는 순간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고, 진단 결과를 수용하

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44,45]. 게다가 부모는 장애 

진단을 받은 직후에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지만 실

제로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진단 평가 후에 정확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

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장애 진단 수용 거부 등으로 진

단 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

다. 따라서 장애유아의 부모에게 있어서 상담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

록 지원해주고, 자신과 자녀의 성장에 관련된 여러 가

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46], 

장애의 수용을 통해 제때에 조기 교육이 실현될 수 있

도록 하는 데 이바지한다. 

교사는 의사 다음으로 유아의 장애를 발견하고 부모

에게 진단을 권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 유아의 

통합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 및 전문성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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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7]. 그러므로 장애 유아

가 조기에 교육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올바른 장애 이해 및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48], 이를 

위해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모와 교사에

게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 제

도에 따르면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에서는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련 부

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문제점과 실

효성은 여전히 지적 대상이며[49], 특수교사에게 전적

으로 일임하고 있는 장애 이해 교육의 과도한 업무부담

은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에 그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50]. 

셋째, 장애 유아 관련 키워드를 군집 분석한 결과 ‘장애,

유아, 진단, 프로그램’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4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가 지니고 

있는 장애의 원인과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군집을 형성하는 키워드 간의 상관을 함께 분석

해 보면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집의 경우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일반 유아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 분석 연구들에서 영어조기교육, 언어교육, 선행

학습, 창의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51-53], 

장애 유아의 경우 ‘유치원’의 키워드가 ‘교육’과 높은 상

관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장애 유아의 통합이 가능한 

유치원 수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특수교

사가 배치된 일반 유치원을 가장 적절한 의무교육의 형

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해석된다[54].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장애 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의

무교육의 구체적인 형태와 주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애 유아에게 바람직한 교육의 

형태는 통합교육이며, 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

로서 부모와 교사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에서의 의

무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교육이 중심성 분석이나 군집분석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 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이며 

그들에게 있어 조기교육은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사실을 모든 교사와 

부모들에게 홍보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유아특수교

사가 배치되어있는 유치원의 수도 수요에 맞게 증가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 유아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 개

선의 출발점은 그들이 지닌 권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

로 사회적 인식의 저변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 유아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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