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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s in Chinese parental

education over the past 10 years, from 2013 to 2022, by reviewing

112 academic journal articles on the subjec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Yearly Trends: The analysis of academic journal articles

concerning Chinese parental education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research from 2013 to 2015. The peak occurred in 2018,

indicating the most concentrated period of research. Subsequent

years, such as 2015 and 2020, also demonstrated substantial

research output, accounting for 13.4% and 11.6%, respectively.

Target Audience Trends: The investigation of target audiences

in Chinese parental education articles revealed a sequence with

"Other" (college students, adolescents)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followed by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nd parents of

school-age children.

Research Method Trends: Chinese parental education articles

primarily used literature reviews as the main research method.

And the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second

to the former research method. Regarding data collection methods,

literature review took the lead, with surveys/questionnair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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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following it.

Content Trends: In terms of research content, the category

"Other" in Chinese parental education had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ing this, research focused on parental education awareness

and demands, theoretical approaches to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education programs.

These trends provided insights into how Chinese parental

education research has changed over the last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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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는 한 사람의 삶에 있어 평생에 걸쳐 지속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이다. 특히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

는 영유아기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부모교육을 통해 바

람직한 부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 학회 가정교육전문위원회(2013)는 2013년

12월에 ‘가정교육의 가치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에는 교육학 전문가와 각 사범대학교의 교수진들이 참석했

으며, 가정교육의 의무와 부모로서의 책임에 관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

였다. 또한, 동일한 해에 중국 청년교육 웹사이트에서 주최한 가정교육

학술대회에는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 베이징사범대학교 등 대학교

교수진과 교육학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과학적인 가정교육 지도 방안과

친직교육(親職教育)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친직

(親職)'은 영어 단어의 'parenting'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부모가

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으므로, '친직교육(親職教育)'은 곧 부모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2013년에는 가정교육과 관련하여 다수의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전문가들이 친직교육의 한

계점이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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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적, 학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부모교육은 주로 유치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에게 강

연 및 좌담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張宗義, 2007). 2009년에 출판된

도서 <좋은 엄마는 좋은 선생님보다 낫다>는 700만 부가 판매되어 부

모와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舒躍育 & 田晶，2018). 또한 2022년

1월부터 실행된 [중화인민공화국가정교육촉진법(中華人民共和國家庭教

育促進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에서도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 관심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陳國寶, 2023).

부모교육은 한 나라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된 이론들을 반영하고 있는

데(Kagan & Weissbourd, 1994), 중국에서의 공식적인 부모교육의 개념

은 1997년 顧明遠 등의 학자들이 [교육대사전(教育大辭典)]에 '친직교육

(親職教育)'이라고 정의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王豔

輝, 2017).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학자들이 ‘친직교육(親職教育)’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盖笑松과 王海英(2006)은 '친직교육(親職教

育)'은 부모교육이며 부모로 하여금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史金玉(2013)은 '친직교육(親職教育)'은 부

모가 사회 공공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양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부모에게 의사소통, 자녀교육, 가정환경개선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가 바람직한 친직역할(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지

원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柳海民과 許海嬌(2016)은 ‘친직교육(親職教

育)’은 부모 또는 예비부모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양육 지식을 전달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양육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목적이라고 하였다.

중국 부모교육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曾珂과 彭謙俊(2023)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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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요구도 조사를 실행한

결과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체계

화, 다원화된 부모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교육 활동을 적극 추진

해야 된다고 제언하였다. 孔起英과 李倩(2021)은 시각화 소프트웨어인

CiteSpace를 활용하여 중국의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인 중국 학술지 네

트워크 출판사 데이터베이스(CAJD)에 속한 지난 10년 동안 유아 가정

교육 문헌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영유아 가정교육의 연구 이슈는 주로

양육방식, 부모-자녀 관계, 부모교육, 조부모 양육, 유수아동1) 교육 등이

었다. 舒坦(2019)과 吳亞琴(2020)의 연구는 취학전 아동의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친직교육을 문헌연구방법으로 친직교육에 대한 문헌분석을 하

였지만 연구결과에서 세부적인 내용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王鳳龍과 張英梅(2022)는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리뷰를

통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제공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보는 파악하

기 힘들다. 伍新春과 潘子彥(2008)은 11명의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8회기의 체계적 부모교육훈련(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STEP)을 진행하여,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근 중국에서 부모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지만, 중국 부모교육의 종합적인 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한편, 한국의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로 다루

어졌다. 전반적인 부모교육 연구동향(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이소

희, 이민경, 2004; 최경혜, 한유진, 2020), 영유아기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고경필, 2017; 최정희, 2018), 다문화나 장애 아동 등 다양한 가족

1) 유수아동이란 ‘남겨진 아이’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부모 양쪽 모두가 돈벌이를
위해 도시로 떠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남겨진 16세 미만의 아이를 일컫는 말
이다(祝俊,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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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대상으로 한 동향분석 연구(김한나, 정은희, 2013; 임민정, 2012),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김혜경, 2014; 윤기영, 서지영, 2001; 이완

희, 최양미, 2009; 이정주, 이종연, 2014; 전춘애, 이미숙, 2003; 정은미,

2017)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영유아기를 포함한 부모교육 연구

(이병호, 오안나, 허수향, 2013; 이정주, 이종연, 2014)에서는 유아 부모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아기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 시점을 10여년

동안 연구들을 분석하고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동향을 파악

하는 연구였다.

중국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範辰輝 & 彭少峯, 2013). 이러한

논문들을 정리하고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론을 제시하

는 연구 중 하나가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동향

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대상, 정책, 방법, 용어 등의 변화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김영환 외, 2015). 그러므로 중국 부모교육의 연구 및 실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국에도 부모교육 관련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부모교육 관련 동향 연구를 살펴본 결과 韓穎(2017)의

중국 지망(CNKI) 문헌 데이터원으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부모

교육에 관한 연구 총 108편을 연도별, 주제별을 학술지 중심으로 분석

한 연구 1편뿐이다. 이 연구는 세부적인 연구방법과 연구내용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흐름에 대한 맥락적

정보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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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고 포괄적인 분석기준의 틀을 가지고 중국 부모교육의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다인족 국가에 가까워지는

한국 사회에서 재한 외국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실행에 필요한 통찰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고찰하여 연구연도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

별 동향을 분석하여, 중국 부모교육의 다양한 특성을 깊게 이해하고, 이

를 통해 향후 중국 부모교육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중국 부모교

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논문 112편을 고찰하여 중국 부모교육의 동향

을 연구연도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2.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대상별 동향은 어떠한가?

3.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4.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내용별 동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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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부모교육이란 용어는 미국에서 1900년부터 사용되어 온 오래된 용어

로 ‘parent education’이라 불렀다(전희일, 2016). 중국에서의 부모교육이

라는 용어는 대만대학교 曾嫦嫦 등의 1992년 도서인 [친직교육(親職教

育)]에서 유래했으며, 중국에서의 친직교육이란 부모의 교육 관념을 바

꾸거나 강화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얻게 하는 성인교

육(1997년 顧明遠 등)이나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蓋笑鬆 & 王海英, 2006)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친직교육(親職教

育)'은 한국에서의 ‘부모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본 연구

에서는 친직교육을 한국에서 익숙한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부모교육이란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환경

제공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돕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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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교육

자녀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로 성장하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부모의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를 계획하는 순간부터 부모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 중국 부모교육의 개념

중국의 顧明遠(1997) 등의 학자들은 [교육대사전(教育大辭典)]에서 친

직교육(親職教育)이란 부모교육으로, 부모의 교육 관념을 바꾸거나 강화

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얻게 하는

성인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盖笑松과 王海英(2006)은 '친직교육

(親職教育)'은 부모교육이며 부모로 하여금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친직(親職)'은 영

어 단어의 'parenting'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부모가 되다'라는 뜻으로

'친직'으로 번역되며 '친직교육'은 부모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친직

(親職)'은 만남이 가장 많고, 정이 가장 깊은 관계를 뜻한다. 고대 중국

어에서의 친직의 첫 번째 뜻은 부모를 가리킨다. 또한, '친(親)'은 '양친

'의 뜻에서 출발하여 '혈통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측근을 뜻한다. '직(職)'은 청각이 예민하고 청각에

능하여 사소한 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음을 가리킨다. 고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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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서 직의 첫 뜻은 직무, 직업을 뜻한다. '친(親)'과 '직(職)' 두 글

자가 합쳐 두 가지 함의로 진화되었는데 하나는 '양친'의 역할 호칭에

상응하는 직무, 직책, 직권, 즉 '양친의 직무'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

미로는 양친 직무, 직책, 직권의 자율성과 본분의 행위를 뜻한다. 즉, 부

친과 모친의 본분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전통사회에서 부친의 본분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에게 충분한

음식과 기타 경제자원을 제공해 주며 가족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

고, 자녀를 위해 인생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자녀들의 문화 교육을 책

임지고 자녀들을 훈육하며 항상 가정 안에서 자기의 절대적 권위를 고

수하는 것에 관한 것 등이다. 어머니의 직책으로는 집안일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 및 기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노

인을 공경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일상생활습관과 예의 덕행을 교

육하며 솔선수범하여 자녀에게 '자애로운 모'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등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바깥일을 하는 남자와 집

안일을 하는 여자'의 분업의 경계가 깨지고 더욱 많은 맞벌이 부모가

생겨났다. 자녀의 교육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양육방식,

교육방식, 양육태도 등에서 쌍방의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녀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자녀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 등이다.

'친직(親職)'은 관계적 존재이다. '친(親)'은 쌍방 간의 상호 접근과

정서적 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직은 자연히 관계의 기초를 기반으

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가정에서의 '친직(親職)'은 부부관계와 부모-자

녀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친직(親職)'이란 부모역할의 수

행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제대로 실천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부모교육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마다 부모교

육의 정의가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史金玉(2013)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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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육(親職教育)'은 사회 공공기관의 전문가가 부모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양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고, 부모에게 의사

소통, 자녀교육, 가정환경개선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가 바람직한

친직역할을 하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陳麗麗(2014)는 중국 대륙

과 대만 학자의 부모교육의 정의를 분석하여 그 역할성, 지향성과 성인

화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부모교육을 광의적, 협의적

두 방면에서 정의하였다. 즉,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합리적이고 이성

적이며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한다고 하였

다. 趙剛(2010)은 부모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하나의 하위개념

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부모교육은 학교나 관련 사회 기관이 가정교

육의 과학성, 목적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에게 이론, 내용, 방법

등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 부모교육의 개념

현대적 부모교육의 개념은 1801년에 출판된 페스탈로치(Pestalozzi)의

[게르투르트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쳤나?(How Gerturde Teaches

Children)]라는 양육 지침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순형 외,

2011; 정계숙 외, 2012). 그는 이 책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

해 도덕 및 종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교육에서 "어머니는 하

늘이 내린 교사"라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미국 정부가 부모교육에 개입하면서 부모교육

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전희일, 2016), 부모교육

의 중요성은 학문적으로도 지원받기 시작했다(김영환 외, 2017). 1964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빈곤퇴치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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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을 주요 요소로 포함한 정부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양정은, 신

애선, 임경례, 2022). 그 후, 1965년 미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헤드

스타트(Head Start)' 운동을 선도로 하여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미국의 교육학 백과사전에서 부모

교육은 협의적 정의로 '자녀 양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조직

적 활동'과 광의적 정의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편화된 자녀 양육의

가치, 기능, 기법을 전수하는 활동'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이숙희, 고인

숙, 2006). 그리고 Gordon(1975)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약

물중독, 아동학대 등의 청소년기 문제가 강조되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

이 한층 부각되었다(Covey, 1997). 이러한 정의들은 부모교육의 범위와

목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부모교육은 해방 이후에 시작되었고, 1960년대

에 들어서서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순형 외, 2011).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

가함에 따라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부모

교육 자료들이 개발되고 배포되어 부모교육이 활발해졌다(김희진, 박선

미, 2016).

유아교육사전(1999)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해 이미 부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나 예비부모들을 위한 일종의 성인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학 용어사전(1995)에서는 부모교육의 개념을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아동발달, 교육과정 등을 가르쳐주고, 가정

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교육이라고 하였으며, 부모로서

효율적인 양육태도 및 방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

고 정의하였다. 유아교육사전(1997)에서는 이미 부모가 된 사람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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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모를 위한 일종의 성인교육으로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가정환경

의 개선 등에 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희진(2006)은 부모교육을 부모를 교육하는 활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용어라고 정의하였다. 김영환, 이승민, 그리고 강두봉

(2017)은 한국의 부모교육이 최근 자녀 양육에 대한 제한적인 개념을

벗어나 부모의 자아실현과 자아존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

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는 영아와 유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애 주

기 전반에 걸친 부모교육으로의 확대를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

회적인 변화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나 고령

화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확대 등 생활 전반의 변화를

고려하여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녀의 건전한 성장

과 발달을 돕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로서의 삶은 자녀의

탄생 이후 변화된 현실 속에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술과 지식

을 습득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족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민희, 2022). 부모교육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 활동에 참

여하여 자녀의 행복과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자질과 소양

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조경란, 2012). 최지현

(2016)은 부모교육을 바람직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정보 등을 부모에게 제공하여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제

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의 부모교육 개념은 1980년대 이후 유아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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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발전해 온 개념이다. 한국의 부모교육 정의

는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되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이었던

개념에서 벗어나 부모의 자아실현과 자아존중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교육은 단순히 자녀 양육에 그치지

않고 부모로서의 삶을 둘러싼 현실적인 요구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모교육은 아

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의 부모교육 개념과 한국의 부모교육 개념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부모

교육이란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습득

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및 환경 제공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돕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재까지 국외에는 다양한 부모교육 이론들과 그 이론에 근거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긍정적이고 효

과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돕는다. 현재 중국에서 주로 소개되

어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효율성 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T)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Thomas Gordon가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본주

의 심리학, 정신분석, 아동심리 및 발달에 관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

모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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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점을 두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정립을 목

표로 한다. 부모효율성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모의 수용성 수준과 문제

의 소지자를 파악하고 적극적 경청(Active Learning), 나-전달법

(I-Message), 무승패법(No-lose Method)으로 구성되었다.

체계적 부모교육훈련(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STEP)은 1976년 Dinkmeyer & McKay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

램은 Adler의 개인심리학에 기초한 Dreikers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

Ginott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 Berne의 상호 교류분석과 행동주의

이론, Gordon의 부모효율성 훈련 이론 등의 장점을 종합하여 만들어졌

다. STEP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며, 자녀가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부모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부

모-자녀 관계를 더욱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ctive Parenting Training: ATP)은

Popkin(1983)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비디오, 토의, 역할놀이, 독서

과제, 가족화목 활동 등을 활용한 훈련법이 특징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

은 Adler의 가족 구도에 근거하여 Dreikurs의 심리적 욕구와 행동의 목

적에 관한 이론과 Rogers와 Carkhuff의 의사소통기법, Gordon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 Ellis의 합리적 정서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김미경, 나유미, 이혜정, 2016). APT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과 기술을 부모

에게 제공해 준다. 주요 목표로는 첫째, 자녀의 행동에 한계를 설정해

주어 사회 적응력을 증진시킨다. 둘째, 부모가 잘못된 자녀의 행동목표

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셋째, 자녀를 격려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준다.

넷째, 자녀의 행동에 대해 자연적, 논리적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자녀의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다섯째, 자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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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가족 구도에서 민주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2.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부모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부모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경필, 2017). 중국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

구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徐慧豔과 張莉(2011)는 미국, 호주, 영국, 홍콩, 대만 지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의 효과 및 경험을 정리하고, 기존 문헌을 기반으

로 중국 유아기 부모교육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며 개선 방안

을 제안하였다.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부모교육 이론에 대한 내용 분석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중국 부

모교육 관련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은 명시되었지만 연구시기에 따라 연구동향

을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舒坦(2019)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207편의 논문과 5권의 도서

를 연구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기준은 연구내용,

연구방식, 사회적 지지 및 선행연구와 같은 요소로 고찰되었다. 석사학

위 논문은 총 56편으로, 그중 영유아 부모교육과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

은 8편이었으며 학술지 논문은 126편이었다. 또한 도서 5권의 저자는

중국 국내 학자 1명이었고, 나머지 4명의 저자는 모두 대만 학자였다.

이 연구는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 서술을 통하여 부모교육의 이론적 근

원과 부모교육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연

구는 시기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부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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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세부적인 시점으로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다.

盧靜과 閆妮(2021)은 CiteSpace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가정교육에 관한 석·박사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1.305

편을 시각화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10년 동안 가정

교육 분야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주로 사범대학교와 교육기

관에서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연구자와 기관의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구방향으로는 가정과 학교 간의 협력, 가정교육

의 탐구, 부모교육 연구 시스템의 구축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가정교육 관련 논문을 시각화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

았다는 한계가 있다.

許璐穎과 周念麗(2016)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01명을 연구대상

으로 하여 유치원에서 진행 중인 부모교육의 현황과 요구를 조사하였

다. 연구결과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간의 상관성

이 확인되었으며 양육 지식, 자녀와의 의사소통, 가정관리 등에 대한 요

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중 특별한 점은 이전에 비해 부모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아 강화와 가정관리 영역에 대

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韓穎(2017)은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2007년부터 2017

년까지의 중국 학술지와 학위논문 108편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분석

기준은 연구시기, 연구분야, 연구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연구시기는 2013년 이후의 연구가 많이 증가하였고 연구분야

는 주로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 분야에서 연구하였으며 연구

주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모교육 이론에 대한 연구가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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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중국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시기, 연구분

야, 연구주제로 10년 내의 연구동향을 밝히는 데 지대한 의미가 있으나

시기에 따라 세부적인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

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세부적인 시점으

로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다.

현재까지의 중국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연구대상에 따라 요

구 조사, 현황 파악, 이론 고찰 등으로 진행되었고, 부모, 유아 등을 대

상으로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이나 부모교육 요구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

로 이루어졌다. 최근까지도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연구내용 관련 동향을 제시하였지만

시기에 따라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각 내용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

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동향의 분석은 곧 세부 연구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조형숙, 김설한, 2011)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부모교육 연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3. 한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한국의 부모교육의 동향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찾아볼 수 있다(김

민희, 2022). 향후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모교육 동향을 분석

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부모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부모교육 연구 동향(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이

소희, 이민경, 2004; 최경혜, 한유진, 2022), 영유아기 부모교육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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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향(고경필, 2017; 최정희, 2018), 다문화나 장애아동 등 다양한 가

족형태를 대상으로 한 동향분석 연구(김한나, 정은희, 2013; 임민정,

2012),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김혜경, 2014; 윤기영, 서지영,

2001; 이완희, 최양미, 2009; 이정주, 이종연, 2014; 전춘애, 이미숙, 2003;

정은미, 2017)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영유아기를 포함한 부모교

육 연구(이병호, 오안나, 허수향, 2013; 이정주, 이종연, 2014)에서는 유

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아기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이 연구들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모교육의 동향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였다.

김혜경(2014)은 1984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학술지 논문 178편을 고

찰하여 부모교육 개발 연구와 프로그램의 동향을 분석하였고 부모유형

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에 집중되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2017)은 2007년부터 2016년까

지 한국 국내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283편의 논문을 시기별,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동향과 연구주제의 상

관관계를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오프라인 형태로 된 연

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분석 방법을 실시하

여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과 함께 다양한 부모유형을 반영한 연구가 병

행되어야 한다고 시사하였다.

이소희, 이민경(2004)은 198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 부모교육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252편을 고찰하여 연구연도별, 연구주제별, 학위

수준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이혁(2007)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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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녀 부모교육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634편을 고찰하여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의 경향을 연도별로 살펴보았고, 연구내용 범주에 따른 연구대

상과 연구방법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정주, 이종연(2014)은 1983년부

터 2012년까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학술지 논문 80편과 학위논문

300편을 분석하여 부모교육 대상의 특성, 자녀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부모와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반면 아버지를 대

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

모교육 대상의 자녀 분포에서는 유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동,

청소년, 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연구동향을 연도별로 고

찰하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복합적 연구 동향을 고찰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모교육 관련 동향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찾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부모교육 관련 동향 연구의 분류 기준은 주로 연

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주제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의 동향을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부모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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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2013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 학술지 네트

워크 출판사 데이터베이스(China Academic Journal Network

Publishing Database: CAJD)에 등재된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138편을 수집하였다. 중국에서 부모교육 관련 최초 연구는 1996년에 周

東明(1996)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201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

었기 때문에(韓穎, 2017), 본 연구에서는 2013년을 시작 시점으로 잡았

다.

본 연구는 CAJD에 수록된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중국 학술지 네트워크 출판사 데이터베이스(China Academic

Journal Network Publishing Database: CAJD)는 중국 내에서 가장 규

모가 크고 갱신 속도가 신속하며 자료검색시스템이고, 1915년부터 현재

까지 출판된 학술지 8000 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핵심 학술지의 구독율

과 문헌을 수집한 확률이 99.9%에 이르기 때문이다(孙颖颖 & 张琳,

2014; 张鹏, 2018; 丁伟国, 2013).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중국의 학술지 네트워크 출판

사 데이터베이스(China Academic Journal Network Publishing

Database: CAJD)를 활용하여 제목의 키워드로 '친직교육'을 필수 키워

드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역할', '부모참여'를 '친직교육'과 연결

된 키워드로 입력하여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38편이 추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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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대상 논문 목록을 작성하였다.

2단계: 138편 논문 중에서 연구주제와 상관없거나 중복된 논문 20편

을 제외하여 총 118편을 선택하였다.

3단계: 수집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논문 제목, 초록, 본문 등을 검토하

여 포스트 발표 논문과 강연 및 토론문을 제외하였고 연구의 제목에 '

친직교육'이 있는데 내용이 부모교육 관련 연구가 아닌 논문 6편을 제

외한 112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논문 선정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기준

[그림 1] 연구대상 논문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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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연도별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을 연구 연도별로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10년을 한 단위로 논문 게재

수를 파악하여 연도별 논문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중국 부모교육 관련

논문의 연도별 연구동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3년을 기

준 시점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2013년 이후 중국에서 가정교육과 관련

된 다수의 학술회가 개최되어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이를 통해 학자들은 부모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늘어나면서 2013년 이후의 연구가

급증했기(韓穎, 2017) 때문이다. 이 시기에 중국은 여성 취업률과 이혼

율의 상승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정교육지도 추진에 관한 5개년 계획(關於指

導推進家庭教育的五年規劃)]과 [중화인민공화국가정교육촉진법(中華人民

共和國家庭教育促進法)] 등 적극적인 부모교육 관련 정책과 법률이 시

행되었다.

2) 연구대상별

본 연구의 연구대상별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112편의 연구대상 논문

들을 중심으로 정독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 범주를 유목화하였으며,

이정주, 이종연(2014)의 연구와 이재택(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목화

한 결과와 함께 수정 보완한 후 연구대상 분류 기준을 영유아 부모, 학

령기 부모, 장애아동 부모, 유수아동 가족, 기타(대학생, 청소년)로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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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분류 기준

3) 연구방법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을 위해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의 분류 기준은 황해익(2017)의 [아동

연구방법]과 양옥승(2001)의 [유아교육 연구방법] 그리고 李會芳(2016)의

분류를 참고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후,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유형을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양적연구의 하위 영역으로는 조사연구, 실험연구, 비교연구로

세분화하였고, 질적연구의 하위영역은 사례연구, 실행연구로 구분하였으

며 문헌연구는 문헌고찰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양적자료로 질

문지법, 실험법으로 구분하고 질적자료로는 참여관찰, 사례연구, 심층면

담으로 구분하였고 문헌자료는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인 내용

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방법 분류 기준

구분 세부내용

연구대상별

영유아 부모

학령기 부모

장애아동 부모

유수아동 가족

기타(대학생, 청소년)

범주
연구방법

분석준거
분류범주 세부내용

1 연구유형 양적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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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별 동향 분석을 위해 연구내용의 분류 기준을

한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선행 연구(이소희, 이민경, 2004)와 한이

혁(2007)의 주제영역별 분류 및 王萍과 叢嘉(2023) 그리고 韓穎(2017)의

주제영역별 분류를 참고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후,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이론적 접근, 부모교육 인식 및 요구

도, 부모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부모교육 이론적 접

근에서는 민주적 관계 이론, 인본주의 이론, 상호 교류분석 이론, 부모

효율성 이론, 행동수정 이론 등 이론들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연구내용

분류 기준은 표 3과 같다.

질적연구
사례연구

실행연구

문헌연구 문헌고찰

2 자료수집방법

양적자료
질문지법

실험법

질적자료

참여관찰

심층면담

사례연구

문헌자료 문헌연구

구분 상세 내용

연구내용별

부모교육 이론적 접근

부모교육 인식 및 요구도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타

<표 3> 연구내용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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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중국 부모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논문의 범위

를 선정하였다. 중국 학술지 네트워크 출판사 데이터베이스(CAJD)에서

제공하는 학술 자료 검색을 통해 제목의 키워드를 ‘친직교육’을 필수 키

워드로 하고, ‘부모참여’, ‘부모역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친직교육’과

연결된 키워드를 입력하여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138편의 논문

을 추출하였다.

둘째,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문을 자세히 고찰하는 과정을 거쳐

중복된 논문과 연구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논문 20편을 제외하였다. 선

정한 논문을 검토 후 제목에 ‘친직교육’이 있지만 내용이 ‘친직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논문 6편을 제외하여 112편을 최종 선정하여 연구대상

논문 목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연구동향에 관한 한국의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양옥승, 2001;

이소희, 이민경, 2004; 이정주, 이종연, 2014; 이재택, 2016; 한이혁, 2007;

황해익, 2017)와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孔起英 & 李倩, 2021;

盧靜 & 閆妮, 2021; 李會芳, 2016; 舒坦, 2019; 叢嘉 & 王萍, 2023; 韓穎,

2017)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기본 방향과 자료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넷째, 마련된 분석기준을 토대로 최종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Microsoft office Excel 2019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다섯째,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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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논문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2와 같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분석대상 논문을 연구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별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9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그림 2]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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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연도,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내용의 동향을 분석하

였다. 이에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연도별 동향 분석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를 연구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연도에 따른 분석결과 단위: 빈도(%)

표 4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112편의 논문의 연도

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20편(17.9%)

의 논문이 발표되어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15편(13.4%)과 13편(11.6%)으로 논문이 상

당히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2년씩의 기간 동안 논문 발표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연구가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연구대상 논문의 연도별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편

수

7

(6.3)

8

(7.1)

15

(13.4)

11

(9.8)

7

(6.3)

20

(17.9)

12

(10.7)

13

(11.6)

9

(8.0)

10

(8.9)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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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별 동향 분석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영유아 부모, 학령기 부모, 장애아동 부모, 유수

아동 가족, 기타(대학생, 청소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별 동향 분석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112편의 연구대상별 동향을 분석한 결

과,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연구대상 중 가장 많이 진행된 연

[그림 3]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의 연도별 동향 

연구대상 빈도(N) 백분율(%)
영유아부모 40 35.7
학령기부모 5 4.5
장애아동부모 16 14.3
유수아동 가족 7 6.3

기타 (대학생, 청소년) 44 39.3
합계(%)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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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기타(대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전체 논문 중 44편

(39.3%)에 해당하며, 이어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40편

(35.7%),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16편(14.3%), 유수아동 가

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7편(6.3%),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5편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중 기타대상은 대학생, 청소년, 부

모, 교사, 한부모 등이 포함된다. 그중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연

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청소년, 대학생, 교사 그

리고 한부모 등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에 따른 중국 부모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시각화하여 그림 4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와 같이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을 연구

대상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타대상과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44편(39.3%)과 40편(3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반면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4.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은

대부분 영유아 부모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기타 부모교육에 관련된 주

영유아
부모

학령기
부모

장애아동
부모

유수아동
가족

기타(대
학생, 청

소년)

[그림 4]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대상별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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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

문의 연구대상을 연구연도에 따라 각각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살

펴보기 위해 연구시기별로 연구대상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는 표 6과 같다.

<표 6> 연도에 따른 연구대상별 동향 분석

표 6을 살펴보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15년부터 시작

되어 2022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18부터 2020년 사이에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2편과 3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이후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는

연구

시기

연구

대상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

영유아

부모
2 5 2 8 7 9 3 4

40

(35.7)

학령기

부모
2 3

5

(4.5)

장애아동

부모
2 2 4 3 1 3 1

16

(14.3)

유수아동

가족
1 1 3 1 1

7

(6.3)

기타

(대학생,

청소년)

3 5 6 2 4 6 5 3 6 4
44

(39.3)

합계

(%)

7

(6.3)

8

(7.1)

15

(13.4)

11

(9.8)

7

(6.3)

20

(17.9)

12

(10.7)

13

(11.6)

9

(8.0)

10

(8.9)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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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이후 연구물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유수아동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

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기타 연구대

상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2015년,

2018년, 2021년에는 각각 6편이 연구되어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연도에 따른 연구대상별 연구 동향을 시각화하

면 그림 5와 같다.

3.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방법별 동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연구유형과 자료수집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그림 5] 연도에 따른 연구대상별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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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따른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방법을 동향분석 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유형별 동향 분석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연구유형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확인한 결과와 같이,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중 총

112편 중에서 양적연구가 24편(21.4%)으로 나타났으며, 질적연구는 3편

(2.7%)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문헌연구는 85편(75.9%)으로 논문의 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적연구의

세부 범주에서 조사연구가 23편(20.5%)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연구는 1

편(0.9%)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실험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로써, 양적연구 중에서 조사연구가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의 세부 범주에서는 사례연구가 3편(2.7%)으로 확인되었으며,

실행연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112편의 논문 중에서 질적연구

분류범주 세부내용 빈도(N) 백분율(%)

양적연구

조사연구 23 20.5

실험연구 - -

비교연구 1 0.9

질적연구
사례연구 3 2.7

실행연구 - -

문헌연구 문헌연구 85 75.9

합계(%) 112 100.0

<표 7> 중국 부모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유형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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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편(2.7%)으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문헌연구는

85편(75.9%)으로, 총 112편의 논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문

헌연구 다음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유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유형 중에서 75.9%를 차지한 문헌연구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

으로 조사연구가 20.5%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사례연구와 비교연구가

차례로 나타나며, 실행연구와 실험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부모교

육 관련 학술지 논문 대다수가 문헌고찰과 조사연구를 통한 연구방법으

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유형별 연구 동향을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연구유형의 동향을 연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연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표 8> 연도에 따른 연구유형별 동향 분석

[그림 6]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방법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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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이루어진 양적, 질적연구의 비율은 상당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적연구는 2013년을 시작으로 꾸준

히 증가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

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하위 연구유형별 연구들과 문헌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연구의 조사연구 유형은 2013년에 부모교육의 현황을 조사

한 연구(張爽, 2013)가 최초 연구이며, 조사연구는 2013년을 시작으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편으로 가장 활

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는 부모교육

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郭莉萍, 2019; 沈明弘, 2016; 赵秀坤 &

程秀兰, 2018), 부모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郭莉萍, 2020; 舒坦,

시기

연구

유형

(%)

조사연구 2 3 3 2 - 2 4 4 1 2
23

(20.5)

실험연구 -

비교연구 1
1

(0.9)

사례연구 2 1
3

(2.7)

실행연구 -

문헌연구 5 5 12 9 7 15 8 8 8 8
85

(75.9)

합계

(%)

7

(6.3)

8

(7.1)

15

(13.4)

11

(9.8)

7

(6.3)

20

(17.9)

12

(10.7)

13

(11.6)

9

(8.0)

10

(8.9)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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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杨梦萍, 2020; 许璐颖 & 周念丽, 2016) 등이 있다.

둘째, 질적연구는 2018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해당 연구 중 사

례연구만 포함되었으며 질적연구는 총 3편으로 동향을 파악하기에 부족

한 연구 수를 보여준다. 사례연구는 2018년 도시 가정의 부모교육 문제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알아본 연구로 발표되었으며, 2018년에 2편으

로, 2020년에 1편으로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문헌연구의 경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에 걸쳐 분포가 되

어 있으며, 2015년 12편과 2018년 15편으로, 문헌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연도에 따른 연구유형별 결과를 시

각화하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2) 자료수집방법별 동향 분석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자료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

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20
22

[그림 7] 연도에 따른 연구유형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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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을 살펴보면, 문헌 자료수집방법이 총 85편(75.9%)으로 가장 빈도

가 높았고, 다음으로 질문지법이 23편(20.5%)으로 나타났다. 양적 자료

수집방법은 질문지법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질적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으로 4편(3.6%)만 존재하며 각각 사례연구 3편

(2.7%)과 참여관찰 연구 1편(0.9%)으로 기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부모교육에 관한 학술지 연구는 대체로 문헌 자료수집방법과 질

문지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질적 자료수집방법의 비중은 낮은 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연구연도에 따른 자료수집방법의 동향 분석은 표 10과 같다.

내용 빈도(N) 백분율(%)

양적자료
질문지법 23 20.5

실험법 - -

질적자료

참여관찰 1 0.9

심층면담 - -

사례연구 3 2.7

문헌자료 문헌연구 85 75.9

합계(%) 112 100.0

<표 9> 자료수집방법별 동향 분석

연구

시기

자료

수집방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

질문지법 2 3 3 2 - 2 4 4 1 2
23

(20.5)

실험법 -

<표 10> 연도에 따른 자료수집방법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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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연구연도별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은 표 10

에서와 같이, 양적 자료인 질문지법은 2013년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교

육 현황을 조사한 연구(張爽, 2013)를 시작으로 하였으며, 2017년을 제

외하고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에는 각각 4편으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적 자료의 실험법은

0편으로 어떤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질적

자료수집방법 중 2018년에 참여관찰 1편, 사례연구 3편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2편과 1편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

은 각각 도시 부모교육에 대한 사례연구(趙真, 2018; 羅宏霞 & 王明飛

& 杜嬌, 2018; 李超婵 & 黄丽雅，2020)와 참여관찰 연구는 유치원을 중

심으로 한 부모교육 연구(崔建欣 & 孔翠薇, 2018)이다.

한편, 문헌 자료수집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전체 연구 중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총 85편(75.9%)으로 기록되었다. 이 연구들은 2013년부터 시

작하여 2022년까지 연구연도에 따라 꾸준하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12편과 15편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

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연도에 따른 자료수집방법 연구 수를 시각

화하면 그림 8과 같다.

심층면담 -

참여관찰 1
1

(0.9)

사례연구 2 1
3

(2.7)

문헌연구 5 5 12 9 7 15 8 8 8 8
85

(75.9)
합계

(%)

7

(6.3)

8

(7.1)

15

(13.4)

11

(9.8)

7

(6.3)

20

(17.9)

12

(10.7)

13

(11.6)

9

(8.0)

10

(8.9)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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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별 동향 분석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내용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연구내용의 세부사항을 부모교육 이론적 접근, 부모교육 인식 및 요

구도,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타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내용별

동향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그림 8] 연도에 따른 자료수집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내용 빈도(N) 백분율(%)

부모교육이론적접근 17 15.2

부모교육인식및요구도 23 20.5

부모교육프로그램 5 4.5

<표 11> 연구내용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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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을 통해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내용 동향을 파

악한 결과, 기타 연구가 67편(6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부모교육 인식 및 요구도 연구가 23편(20.5%), 부모교육 이론

적 접근 연구가 17편(15.2%),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5편(4.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관련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는 주로 전체 연령층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부모교육의 법제화

에 관한 연구(邵一丹 & 高志明, 2021; 張玲玲, 2015; 韓蕾 & 董蕾紅,

2014)와 부모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郭莉萍 & 李永霞, 2020; 劉子

金, 2015; 王浩宇, 2022)를 포함하고 있다. 기타 대상을 제외하고 부모교

육 이론적 접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부모효율성이론을 고찰한 문헌

연구, 국외의 부모교육 개념과 Ginott의 인본주의 이론, 행동수정 이론,

민주적 관계 이론 등을 연구를 포함하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여러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현재 중국 부모교육에 존재하고 있

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연구이다. 부모교육

인식 및 요구도 연구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요구도 조사 연구

(郭莉萍, 2019; 杨梦萍 & 胡娟, 2020; 崔建欣, 2019; 许璐颖 & 周念丽,

2016), 장애아동 부모의 요구도 조사 연구(郭文斌 & 方俊明, 2016; 沈明

泓, 2016; 王伦 & 邢莹莹 & 许苏萌 & 赵要东, 2018; 张淑婷 & 任登峰,

2022), 유수아동 가족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贾勇宏 & 范国, 2018; 彭

谦俊 & 杨贝妮，2022; 黄文群, 2018)등이 포함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내용은 5편(4.5%)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부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국외의 부모교육 프로그

기타 67 60.0

합계(%)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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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고찰한 후 중국 부모교육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5편

의 중국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다음으로 연구연도에 따른 연구내용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연구시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표 13> 연구연도에 따른 연구내용별 동향 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율적인부모역할을위한

체계적훈련프로그램

(STEP)

긍정적부모교육프로그램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부모효율성 프로그램

(PET)

특징

1976년 Dinkmeyer과

McKay에의해개발됨.

부모교육이론들을

종합하여실용화함

호주의임상심리학자인

Matthew에의해개발됨.

자기조절모델에

근거하여행동적정서적

문제를예방하기위해

만들어짐

Thomas Gordon에의해

개발인본주의심리학,

정신분석, 아동심리및

발달에관한여러이론들을

참고하여실제인간관계에

적용할수있도록일반화함

목표

부모와자녀간의상호

이해와존중을강조하며,

자녀가긍정적이고

책임감있는행동을

취하도록부모의역량을

향상

자기조절

(Self-regulation) 기술의

훈련을 통한 개별적

능령 발달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

자녀 스스로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키움

시사점

STEP 프로그램연구를

고찰하여효율적인

부모역할을위한체계적

훈련프로그램을중국

실정에맞는중국식

STEP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시사함

긍정적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부모교육잠재력을

끌어올려가정교육을

지원하는네트워크를

구축하기위한참고자료를

제공

PET 프로그램 연구를

분석하여 중국

부모교육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시사함

<표 12> 중국 프로그램 관련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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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을 통해 연구연도에 따른 연구내용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면, 기타 관련 연구가 2013년부터 꾸준히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8년에 14편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부모교육 이론적 접근 연구는 2013년 1편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연

구가 진행되었고 2018년에는 4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에

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교육 이론적 접근 연구는 국외의 부

모교육 개념과 Ginott의 인본주의 이론, Gordon의 부모효율성 이론, 행

동수정 이론, 민주적 관계 이론 등을 문헌고찰하여 중국 부모교육에 대

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부모교육 인식 및 요구도

관련 연구는 2013년 2편을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2017

년에는 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인식 및 요구도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자폐아동 부모에 대한 부모교

육 요구 조사(馬驪 & 任可雨, 2018; 王倫 외, 2018), 유수아동 가족에 대

연구내용
(%)

부모교육

이론적접근
1 2 3 1 1 4 1 - 2 2

17

(15.2)

부모교육

인식

및요구도

2 3 3 2 - 2 4 4 1 2
23

(20.5)

부모교육

프로그램
1 1 1 1 1

5

(4.5)

기타 3 3 8 7 6 14 7 8 6 5
67

(60.0)

합계(%)
7

(6.3)

8

(7.1)

15

(13.4)

11

(9.8)

7

(6.3)

20

(17.9)

12

(10.7)

13

(11.6)

9

(8.0)

10

(8.9)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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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교육 요구 조사(彭謙俊 & 楊貝妮, 2022; 黃文羣, 2018), 영유아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 조사(郭莉萍, 2019; 劉天娥 & 陸羣華 & 張

欣童, 2019; 楊夢萍 & 胡娟, 2020; 王燕 & 任春茂, 2021) 등의 주제로

다양하게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2013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22년까

지 총 5편(4.5%)으로 연구로 동향 분석하기에 매우 한정적이다. 이 연구

들은 주로 국외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중국 부모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다룬 문헌연구(賈雪 & 盧清, 2022; 郭本禹 & 吳

傑, 2015; 範潔瓊, 2016; 李燕 & 張慧敏, 2013; 蔡迎旗 & 張春豔, 2020 )

이다. 연구연도에 따른 연구내용별 연구 동향을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9와 같다.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20
22

[그림 9] 연도에 따른 연구내용별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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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중국 부모교육의 연구 및 실천 방향

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총 112편의 중국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韓穎(2017)의 연구와 일관성을 보이며, 중국 가정교육을 시각화하

여 동향 분석연구(盧靜 & 閆妮, 2021)의 연구연도 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가 증가한

이유는 다수의 가정교육 학회에서 부모교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 결과로 해석된다. 이로

써 부모교육 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

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서는 2018년에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충칭시(重慶市), 구이저우성(貴州省), 산서성(山西省), 강

서성(江西省)에서 처음으로 가정교육 지역 규정을 도입한 데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해당 지역에서 가정은 가정교육의 주체이며, 부

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의무를 가진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와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깊

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라 판단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고 사범대학인 베이징사범대학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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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정교육현황조사보고(2018)’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31개성의

325개 구와 현에서 학생과 교사를 조사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기대하

는 역할과 '좋은 부모'의 의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8년에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논문 발표가 양적으로 증가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부모교육 연구가 최근에 증가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에서 2022년 1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가정교육촉진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법률은 법적인 측면에서 부

모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이로 인해 시대적으

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부모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

한 법률적 배경으로 인해 향후 국가 차원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지원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대상별 동향 분석 결과, 기타(대학생,

청소년), 영유아 부모, 장애아동 부모, 유수아동 가족, 학령기 부모의 순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기타 연구대상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

는 것은 다양한 부모 대상에 따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더 많은 비중이 커지는 교사, 조부모, 대

리양육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2018년과 2020년에는 각각

5편과 4편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연구대상 결과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유아기

는 인생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

됨을 보여주는 맥락과 같다. 그러나 더욱 심층적이고 다양한 부모교육

을 위해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부모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도시에 일하러 간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 홀로 남겨진 유수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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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의 사회

적 맥락을 고려하면, 유수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은

중국 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화제이지만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3-6세 '유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

로 유수아동의 연령을 3-16세로 정하는데(劉海珍 & 張鶴，2017) 특정

연령의 유수아동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는 유아기는 인생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로 간주되며, 더욱

이 유수아동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 시기 동안의

잠재적 가치가 더 많이 강조된다. 이로써 유아의 감정, 인지, 사회성 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자들은 유아기 유수아동 부모를 대

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아기 유수아동

부모들은 유아기 유수아동의 심리적 요구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유아기 유수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연구방법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유형으로는 주로 문헌연

구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李會芳(2016)의 연구 동향의 결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는 대부분 문

헌고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부모교육

분야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양적연

구에서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고, 비교연구와 실험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이 단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나타낸다. 질적연구 방법도 마찬가지로 전체 연구방법

중 일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동향을 분석하기에 너무 제한적이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자료수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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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분석한 결과, 주로 문헌수집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에서 실천적인 현장 연구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서

단일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기에 앞으로 중국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자료수집방법에서 더 다양한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국

의 부모교육 관련 자료수집방법별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문헌 자료수

집방법을 주로 채택했다는 데에 치우쳐 있음을 감안하여, 중국 부모교

육의 자료수집방법에 있어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질적연구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내용별 동향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관

련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는 주로 전반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가

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부모교육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와 부모교육

관련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은 주로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고찰과 중국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반영한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국

의 부모교육 관련 내용은 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국에 맞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실행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5편으로 동향을 분석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며, 프로그램의 연구내용은 국외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문헌

고찰하는 것으로 초점을 두었다. 이는 중국 사회와 문화에 맞는 중국식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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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동향

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부모교육의 연구 및 실천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연도별 동향 분석 결과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에

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가 증가하였고 2015년과 2020년에 논

문 수가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고 2018년에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

졌다. 이는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꾸준히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시사된다.

둘째, 연구대상별 동향 분석 결과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중

기타(대학생, 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영유

아 부모가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장애아동 부모, 유수아동 가족, 학령기

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다

양한 연구 대상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됨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 결과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유형에서 문헌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양적연구,

질적연구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방법별 분석 결과에서는

문헌 자료수집방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질문

지법, 참여관찰, 사례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한 문헌연구를 벗

어나 인식 및 실태 조사, 심층적인 사례연구, 실험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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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내용별 동향 분석 결과에서 기타 내용별 연구가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중국 부모교육 내용범주에 따른 양육행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요구도 조사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에 기반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국 학술지 연구만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것이며,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

서 학술지 연구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까지 포함한 대상 범위를 확장하

여 연구 동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연구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별로 분석하였으나 보다 복합적이고 세

부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

석 및 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 심층적인 분

석 할 것을 기대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중국의 부모교육 관련 논문으로 제

한했지만 국외의 연구동향을 함께 비교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국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연구 방법과 주제를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외의 부모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상기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부모교육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 부모교육 관련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

며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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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

商丘師範學院

學報

95 2021 龔佳佳
親職教育在當代大學生教育中的時代價值

及必要性.
現代職業教育

96 2021
金英愛

石苗苗

基於青少年子女社會性發展的親職教育必

要性與實施策略研究.
社會福利

97 2021

裴青

白瑩

楊玉琳

親職教育專業化路徑探究.
文化創新比較

研究

98 2021
邵一丹

高志明

未成年人犯罪監護人責任承擔與親職教育

實施.

牡丹江教育學

院學報

99 2021
王麗

陳莉

社會生態系統視角下我國發展親職教育的

阻礙因素分析.
教育科學論壇

100 2021 王豔.
基於認知行爲理論的社區二孩父母親職教

育培訓探究.

深圳職業技術

學院學報

101 2021
王燕

任春茂

遵義市學前兒童父母家庭教育需求的調查

及對策研究.

遵義師範學院

學報

102 2021
周夢瑤

朱銳

重大疫情背景下幼兒園網絡親職教育的實

踐與思考.
教育科學論壇

103 2022
賈雪

盧清

澳大利亞積極教養項目對我國家庭教育指

導服務的啓示.

成都師範學院

學報

104 2022
蒙藝

袁璐

保護未成年人：親職教育理論回溯與現實

啓示.

青少年研究與

實踐

105 2022 謝亞妮

泉州幼兒親職教育的現狀分析與對策研究

—基於新冠肺炎疫情下親職教育特點的思

考.

豫章師範學院

學報

106 2022
陸芳

姜娟

養育知識與養育行爲、兒童發展——對親

職教育研究的啓示.

鹽城師範學院

學報

107 2022
葉錦南

劉智琴

激發父母效能,提升家庭教育能力——親

職教育“三個一”學堂項目.
中國社會工作

108 2022 王浩宇
師範院校親職教育師資培養的價值功能與

實踐路徑.
林區教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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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22
王鳳龍

張英梅
學前兒童親職教育研究述評.

齊魯師範學院

學報

110 2022
張淑婷

任登峯

畢節市自閉症兒童家長親職教育需求調查

研究.

貴州工程應用

技術學院學報
111 2022 秦宇涵 學習型社區視域下親職教育發展對策探. 繼續教育研究

112 2022
彭謙俊

楊貝妮

農村留守幼兒家庭親職教育現狀及實施策

略.
當代教研論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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