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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언택트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아동을 위한 배움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

까지 1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언택트+배움공동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뉴스)에서 데이

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어빈도 및 네트워크분석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온라

인’ 등의 단어가 언택트시대의 배움공동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배움공동체 내에서 마을의 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마을 활동가와 주민협의회 등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멈춰진 아동의 일상을 회복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원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단어빈도 분석을 

통해 배움공동체와 관련된 핵심키워드를 파악하고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경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아동의 공적 돌봄・교육의 틈새와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배움공동체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 배움공동체, 탐색적 연구, 코로나19, 언택트시대, 빅데이터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discours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community in the 

untact era, and discusses the directions that learning communities for children could explore and consider 

in the pandemic situation and beyond. For this purpose, big data for one year, from January 20, 2020 to 

January 20, 2021, were collected through internet portal sites (includingincluding Google News, Daum, 

Naver and other News surfaces), using two keywords “untact” and “learning community”, and analyzed by 

employing a word frequency and network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several important 

terms, such as ‘village education community’, ‘operation’, ‘activity’, ‘corona 19’, ‘support’, and ‘online’ are 

closely related to the learning community in the untact era.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lso ha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learning community as an alternative model to fill the existing gaps in 

public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during the prolonged pandemic and afterwards. In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highlight that it is meaningful to identify key terms and concepts through word frequency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social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the learn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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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오늘

날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집밖 외출이 자유

롭지 않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 혹은 코로나19 음

성이라는 PCR 검사 없이는 식당 출입에도 제약이 가해

졌다.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우리는 언택트라는 새

로운 사회질서를 경험함에 따라 한국의 아동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기도 하는 등

[1], 급작스러운 사회변화로 인해 아동이 특히 많은 영

향을 받게 되었다[2]. 코로나19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

의 아동 일상을 비교해보았을 때도 아동의 정서적 불안

이 증가했으며, 특히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고 있어 많은 아동들이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해 높아진 불안감으로 힘겨워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1]. 또한 아동이 친구들과 교제 할 수 있

는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결국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

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 시켰다[3]. 이러한 보고를 

통해 성인들이 우려해온 결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변화한 사회 환경 속에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재난상황으로 더 많은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게 되

었으며, 이는 성장발달에 결정적 시기를 거치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4]. 특히

나 아동 돌봄에 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이라면 아동은 보호자의 보호와 돌봄 측면에서도 어려

움을 경험 할 수밖에 없게 된다[5].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은 등교 중지 및 비대면 수업

이 일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

동센터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찾고 있다[6]. 이처럼 정

부 부처별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동 돌봄・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

며 수요에 대한 공급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7].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대면교육에서도 많은 

제약이 부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에도 아동이 

이용해왔던 실내・외 시설들이 폐쇄됨에 따라 아동의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 받게 되었다[8]. 이에 우리는 아

동의 일상변화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아동을 돕기 위

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어 보호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배려

가 필요하다[1].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가족의 

핵가족화 등으로 자녀 돌봄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아동의 돌

봄과 교육 공백에 대한 문제해결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

다[7]. 이제는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길 기다리기 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

계를 연결시켜주면서 동시에 아동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라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지역사회 내 공동체에 주목했다.

지역 내 공동체는 상호작용, 유대감, 지역성 등의 요

인들을 포함하고 지역 내 거주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전제로한 유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직이다[9]. 

아동은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의

식을 형성해나가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회 적응 방법을 연습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체의 일원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10].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활

동반경이 제한됨에 따라 보호자 외에 또래집단과 접촉

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기에 아동의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공동체(communis)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

어의 ‘함께’와 ‘봉사한다’는 뜻이 합성된 용어로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공동체의 

구성요소에는 상호작용과 참여, 의미 있는 관계성, 상호

의존성, 개인적 관점에 대한 관심, 공유된 이익과 신념,  

등이 포함된다[11]. 특히 비대면 시대가 도래된 오늘날,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한 시기로 사료된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아동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에 의한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환경적 적

응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10].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으로만 교육과 돌봄의 서비스

가 제공이 되었다면, 이제는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고

려된 새로운 형태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가 공동체 내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되고 학교와 같은 공적 

교육기관의 휴교로 인해 아동 돌봄과 교육의 공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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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기반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18].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의 배

움공동체에 대한 관련 연구는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배움공동체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에는 한계가 있

다.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공적 교육체계의 한계

보완과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배움공동체 활성

화 방안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택트시대에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팬데믹이라는 사회

적 상황 속에서 아동을 위한 배움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배움공동체 

구축의 중요성과 배움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배움공

동체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

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데이터 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분석

을 통해 코로나19 언택트의 배움 공동체에 대한 사회

적 담론을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의 교

육적 대안으로 배움공동체가 고려될 수 있음을 제시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해외유

입 확진환자가 확인되어 첫 발표된 시점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의 빅데이터

를 인터넷 포털사이트(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뉴스)를 

통해 ‘언택트+배움공동체’를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국내발병 후 1년

까지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특정집단 및 

시설중심의 1,2차 감염유행에 이어 가족, 학교 등 일상

적 공간 및 생활공동체에 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3차 대유행시기가 국내 발병후 1년이 된 시점

이라 2021년 1월 20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2 분석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전

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네트워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온라인상의 데

이터를 수집부터 데이터 정제, 분석 그리고 시각화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Textom을 활용하여 ‘배

움공동체’ 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1·2차 정제를 실시하였다. 1차 정제 시에는 

Textom의 ‘바로편집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명사를 중

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이 진행되었으며, 2차 정제 시에

는 띄어쓰기 등에 의해 의미전달이 불분명한 경우 데이

터를 검토하여 단어를 원래의 의미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마을’과 ‘교육공동체’는 마을교육공동체로 변환하

였고, ‘미로초등학교’와 ‘두타분교’는 초등학교로 유목화 

하였다.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 상위 200개 노드를 

선정하고 200 × 200 1-모드 매트릭스 데이터 셋을 작

성하였다[12].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노드

들 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결정도 중심성, 근

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핵심 키워

드를 분석하기 위해 에고 네트워크 분석이 실시되었으면 

각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 NetDraw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단어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키워

드인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대한  빈도 분

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총 2차

에 걸친 정제과정을 거쳐 상위 50개의 단어를 추출하

였으며 그중 상위 30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Learning Community (Top 30 Keywords)

Ranking Keyword N

1 Village education community 794

2 operation 662

3 activity 585

4 education 499

5 school 489

6 Future education 455

7 covid-19 407

8 student 407

9 support 373

10 online 356

11 class 305

12 Elementary School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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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Learning Community (Top 30 Keywords)

Ranking Keyword N

13 growth 272

14 lifelong learning 218

15 teacher 189

16 share 189

17 continuing 183

18 chance 181

19 offer 180

20 library 171

21 Park 168

22 distance learning 163

23 learning school 151

24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149

25 reading education 147

26 literacy education 146

27 Cooperation 144

28 school district 141

29 Social 141

30 Gyeonggi Dream School 137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관한 인터넷 포

털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연에 따른 단어 

빈도를 분석 한 결과 'Village education community'

가 79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뒤로 

'operation'이 662회, 'activity'는 585 회, 'education'

은 499회이다. 또한 school(489), Future education 

(455), covid-19(407), student(407), support(373), 

online (356), class(305), Elementary School(297), 

growth(272), lifelong learning(218), teacher(18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share’, ‘continuing’, 

‘chance’, ‘offer’, ‘library’ 등이 그 뒤를 이어 중요 키

워드로 확인되었다. 배움공동체 관련 단어들 중 상위 

50개의 단어로는 인적 환경(마을교육공동체, 학생, 교

사, 아이, 교육감), 물리적 환경(운영, 학교, 온라인, 초

등학교, 도서관, 공원, 배움학교, 교육청, 사회, 경기꿈

의학교, 지역, 통합운영학교, 디지털), 제도적 지원(코로

나19, 지원, 활동, 나눔, 제공, 방식, 모임, 방침, 강화, 

중심, 목표), 학문적 관심(미래교육, 수업, 교육, 평생학

습, 원격수업, 독서교육, 문해교육, 학습, 평생교육), 사

회적 반응(성장, 지속, 기회, 협력, 참여, 소통, 실천, 삶, 

행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움공동체의 유목화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원 데이터의 

수집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사, 교육공동체, 지

역사회 등 모두가 나서서 인적・물리적 환경을 바탕으

로 온오프라인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하였고, 돌봄과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왔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에 대한 공

백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혼합교육을 제공하고 실

효성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지역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 자치와 교육 자치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학생과 시민 등을 

이어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누구라도 배제되거나 차

별받지 않는 교육 및 배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고군분

투하고 있음을 수집된 데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2 네트워크 분석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와 관련된 온라인 수

집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상위의 50개 주요 단어를 매

트릭스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

워크 분석의 유의성 검정결과, z-score값이 6.9969이

고, P-value가 0.000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관한 네트워크 분

석을 시각화해보면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Network Visualization of Learning Community

(Untact + Learning community)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의 네트워크 시각화 

자료를 살펴보면, 노드의 연결망 속에서 마을교육공동

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등의 단어가 높은 연결정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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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대한 상위 50단

어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결정도중심성, 근접중심

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등을 계산하였고, 각 핵심

단어들이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미치고 있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핵심단어에 대한 중심성

(Centrality)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entrality to the key words of 'untact + 

learning community’ 

No Keyword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

Centrality

1
village education 

community
4899 49 23.758

2 operation 4190 49 23.758

3 activity 3818 50 19.539

4 education 2527 55 7.255

5 school 2484 54 10.247

6 future education 1794 56 8.37

7 covid-19 1889 50 19.539

8 student 1969 56 9.161

9 support 1830 51 18.687

10 online 1531 52 14.833

11 class 1508 58 3.68

12
Elementary 

School
2505 71 3.5

13 growth 1594 55 8.767

14 lifelong learning 874 68 0.995

15 teacher 911 60 3.614

16 share 862 61 3.274

17 continuing 1227 53 14.353

18 chance 1043 60 5.376

19 offer 1024 61 4.885

20 library 1456 69 5.239

21 Park 1411 80 0.724

22
distance 

learning
764 58 4.626

23 learning school 1400 81 0.221

24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1035 67 4.16

25 reading education 1402 79 0.748

26 literacy education 1395 82 0.029

27 Cooperation 940 59 4.876

28 school district 913 67 2.024

29 Social 500 58 4.451

30
Gyeonggi 

Dream School
923 85 0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와 관련된 주요 30

개 단어들에 대한 중심성을 분석해본 결과 우선, 연결

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에서는 ‘마을교육공동

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 중심

성은 네트워크 노드가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갖고 있는지

를 측정하는 것이고 많은 연결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는 것[13]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언택

트+배움공동체’와 연결된 주요 단어들 중에 상위 단어

일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분석한 결과 ‘통합운영학교’, ‘경기 꿈의 학교’, ‘문해교

육’, ‘배움학교’, ‘공원’, ‘독서교육’, ‘모임’, ‘평생교육’, ‘초

등학교’,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은 네트

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과 얼마나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

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앙

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근접한지를 보여준다

[13]. 또한 가장 짧은 단계로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내에서 빠르게 정보

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14]. 이에 네트워

크 전역에서 가장 일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노드가 

근접중심성의 상위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근접 중

심성이 높다는 것은 데이터 연결망 내의 모든 단어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

합운영학교’, ‘경기 꿈의 학교’, ‘문해교육’, ‘배움학교’, 

‘공원’, ‘독서교육’, ‘모임’, ‘평생교육’, ‘초등학교’, ‘도서

관’ 등의 단어가 연결망 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을 분석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

19’, ‘지원’, ‘지역’, ‘강화’, ‘소통’, ‘온리인’의 순으로 나타

났다.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중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이 위치에 있는 단어는 정보의 흐름을 통

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즉,  ‘마을교육공동

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지역’, ‘강화’, ‘소

통’, ‘온리인’ 등의 단어는 연결망 구조 내에서 나머지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을 위한 매개적인 역할을 함으로

써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단어빈

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등의 단어

가 배움공동체와 관련해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난 중요

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즉, 배움공동체와 관련하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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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안 등

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점검하고 정비해야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결과 요약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

떠한지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상

황 속에서 아동을 위한 배움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본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톰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핵심 키

워드를 중심으로 단어빈도를 분석한 결과 ‘마을교육공동

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등의 순서로 빈도 결과가 나왔다. 

둘째, 배움공동체와 관련하여 주요 단어들에 대한 중

심성을 분석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연결정도중심성에서

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

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순으로 나타나 

단어빈도에서 추출된 결과와 유사했으며, 상위 단어일

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접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통합운영학교’, ‘경기 꿈의 학교’, ‘문해 교

육’, ‘배움 학교’, ‘공원’, ‘독서교육’, ‘모임’, ‘평생교육’, 

‘초등학교’, ‘도서관’ 등의 단어가 연결망 구조 내에서 중

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 중심성을 분

석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지역’, ‘강화’, ‘소통’, ‘온리인’ 등의 단어는 연결

망 구조 내에서 나머지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을 위한 

매개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정도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마을교육공동

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중심

성은 연결망 내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다른 단어와 연

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에 언택트 배움공동체에

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

어로 나타났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어빈도에

서도 가장 많은 빈도로 출현한 단어이므로 마을교육공

동체 단어가 사회적 담론에서도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사회적 담론에서 언택트 배움공동

체의 주된 운영체가 마을교육공동체의 형태로 인식되

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돌봄과 교육의 위기를 마

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극복해야함을 제시한 바 있다[19, 

20]. 다시 말해 코로나19의 언택트 상황에서도 학습자

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지역기반 맞춤형 프로

그램 등을 마련해 온 마을이 학교인 교육공동체를 활성

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통합운영학교’, ‘경기 

꿈의 학교’, ‘문해 교육’, ‘배움 학교’, ‘공원’, ‘독서교육’, 

‘모임’, ‘평생교육’, ‘초등학교’, ‘도서관’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근접중심성은 각 단어가 연결망 구조 내에서 

단어들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의미하고, 이를 통하

여 연결망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닌 단어를 발견하

고, 네트워크 내에서 그 단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언택트 배움공동체 관련 네트워크에서는 통합

운영학교가 다른 단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모색하기 

위한 통합운영학교 및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

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언택트 배움공동체는 통

합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학교 등을 통한 내실 있는 배

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미

래 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마을교육공동체’, ‘운

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지역’, ‘강화’, ‘소통’, ‘온

리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은 하나의 단어

가 다른 단어와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연

결망 내 정보를 통제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언택트 배움공동체 관련 네트워크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의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움공동체

의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 있는 중개자 역할로 영향력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단어빈도 및 네트워크분석 결과

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등의 단어가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와 관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움공동체 내에서 

마을의 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마을의 활동가와 주민협의회 등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 회복을 온라

인과 같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에게 돌봄・배움

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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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코로나19시대와 나아가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의 마을커뮤

니티와 배움공동체 구성 및 마을의 교육여건 등을 점검

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 구축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

로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상황 속

에서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살펴보고, 아동을 위한 배움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

에 대해 논의하여 배움공동체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언택트+배움공동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어빈도분석과 네트워크분석 등을 

실시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일상화됨에 따라 교

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들이 증가하

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되고 있다[7]. 특히 저소득층 혹

은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증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 돌봄 시스템을 도

입하는 등 돌봄・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15].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가정의 아동을 모니터링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필요한 실정

이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연계와 네트워

킹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 및 아동의 욕구(needs)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으

로 온라인 활동을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

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혹은 화상 교육을 준

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아이 돌봄・교육을 위한 강좌

가 온라인상에서 정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마을 구

성원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에게는 코로나19 시대에 학업적 손실과 심

리・정서적지지 및 보살핌을 지역사회 내 돌봄 공간 속

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아이들의 규칙

적 생활리듬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돌보아야한

다[16]. 매일 누적되는 돌봄과 교육의 격차가 아동의 미

래와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동이 경험

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더

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17]. 이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 

손실을 경험하지 않고 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네,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다. 더욱이 사람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요즘, 인

간 관계성 회복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

히나 교육과 돌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마을의 배움공동체가 활

성화되어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교육격차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한 관계회복과 삶의 배움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한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내의 배움공동체를 통해 관계성 

회복과 돌봄 및 교육에 대한 공백의 보완이 가능하며, 

언택트 시대에 배움공동체가 교육과 돌봄의 새로운 대

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어빈도 분석을 통해 배움공동체와 관련

된 핵심키워드를 파악하고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경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장

기화로 아동의 공적 돌봄・교육의 틈새와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배움공동체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

료로써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이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의 배

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 

탐색해보고자 수행되었으므로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

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지는 못

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기반 공동체의 구성요소나 청소년대상의 교육프로

그램이 공동체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 연구

가 주로 진행되어왔다[7, 1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변인들을 개인, 사회, 환경적으로 살펴본다면 배움공동

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실천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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