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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theTeachingMethodofBong-SanMaskDance

ChoEunJung

KoreaLanguageEducationMajor

TheGraduatedSchoolEducation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Maskdanceisaform ofintegratedartincludingliterature,culture,dance

andmusic.Ingeneral,audiencecanappreciatethisartthroughwatchingand

listeningtowhatisperformedbyplayers.Maskdancecanbeeasilychanged

dependingonsituationsbecauseitisdeliveredwithmusiclines,whichmeans

theplaceforplayisreallyimportant.Owingthisfeature,is noteasytoadopt

maskdanceasmaterialforteachingKoreanliteraturesubject.Eventhough

mask dancefrom thebook ofKoreanliteratureexistsaswritten text,its

natureisgreatlydifferentfrom thatofotherliteraturetexts.Asmentioned

above,mask danceissuch acombined artisticliteraturethatweneedto

developproperteaching-learningmethodtoletthestudentslearnit.

Idiscussedhow toteachthroughrole-playingasamethodofeducating

maskdance,afterconsideringthefeaturesofmaskdance.Learnerscangetto

know integratedelementsofmaskdanceandtheyhavechancetothinkabout

'Whatcanbethetruemeaningoflivesincommunity?'Inthissens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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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asedmethodformaskdancelessonscanbesaidtobeadesirableclass

model.

InChapterⅡ,Iputthebasicdirectionofmaskdanceeducationtoteachit

moreeffectively.Isettheidealorderofteaching such as,'Acquiring the

conceptofmaskdanceandperformancemethodology,''Appreciatingactively

throughrealplays,'and'Groupingforup-to-datevalueofmaskdance.'

Inthestepof'acquiringtheconceptofmaskdance,'learnersgetsomebasic

knowledgeabouttheart.Inthesecondstep,whichis'appreciatingactively

through realplays,'they can savortheartwork actively andinternalizeit

throughgroupactivity.Lastly,thethirdstepof'groupingforup-to-datevalue

ofmaskdance'couldinducelearnerstoinferthemodern-dayvalueofiton

theirownundertheprocess.

InChapterⅢ,Iappliedthebasicideato'Bong-sanMaskDance'contained

inhighschooltextbookVolumeone.Iresearchedoneducationalsignificanceof

'Bong-sanMaskDance'andhow todorole-playing.Thesignificancecanbe

categorized into three part such as 'Community Spirit,' 'Formation of

CommunityBond,''JoyofLife.'Role-playingdoesnotonlymeanrealpractice

ofthe textbook chapterbutmeans internalizing performance methodology

throughreconstructingthemaskdancewithgroupmembers.Thisroleplay

canbenefitthelearnersbecauseitimprovestheabilitiestosolveproblemsand

enhanceslinguisticproficiencybylettingthem interactamongthemselves.So

itcouldbeabetterideatoencouragethem discusswithinagroupafterthe

role-play.Theycangroupfornew valueofBong-sanMaskDanceinthis

way.

IdesignedpracticallessonplansofBong-sanMaskDanceinChapterⅣ.

Thebasicmodelincludedgroupworkforsureandthelessonplaniscreated

forthreeperiodsofthecurrenthighschoolcurriculum.

Inthisresearch,Ipracticedatypeofrealplayofthestudents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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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work,consideringmaskdance'sintegralfeatureasmentioned.Itisnot

easyfornowadaysstudentstolearnmaskdancebecausetheycouldn'tgetas

manyaccessestotheperformanceasinthepast.Isuggestteachersshould

thinkmoredeeplyaboutteachingit.Itisalsobecausemaskdancerequires

various consideration ofboth literary and dramatic sense.Ihope many

researchescanbecompletedaboutwaystoteachmaskdanceandteachersor

learnerswillhavemoreinterestinit.AndIalsohopethisresearchwillhelp

achievethegoal.



-1-

Ⅰ.서 론

1.연구의 목적

구비문학은 문학의 원초적 형태로서,기록 문학의 토대가 되는 문학이

다.1)기록할 문자가 없던 옛날부터 인간은 창작과 유희의 욕구를 구전을

통해 널리 향유하였다.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이나 귀족이나 지식층에게만

문자 사용이 국한되었던 시대에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생성․전승된 구비

문학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문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록문학과 대비되는 몇 가지 성격을 살펴보면 구비문학의 특성은 분명

하게 드러난다.구비문학은 말로 생성되고,말로 재연되며,말로 전하는 문

학이다.그렇기 때문에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이 자연스럽

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 내용이 가감되기도 하는 등,그 형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또한 구비문학은 특정작가의 문학이 아니라 공동체

의 문학이다.처음에는 개인의 창작에 의해 출발한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

이다.그러나 전승과정에서 작자와 청중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전승

자라면 누구든지 내용에 어느 정도의 손질을 가할 수 있으므로,이를 공동

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이 때문에 구비문학 속에는 전승집단의 사상이나

감정,그리고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비문학의 하나인 민속극은 위에서 언급한 구비문학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민속극 속에는 민속극을 향유해 온 우

1)조동일,『구비문학의 세계』,새문사,1980.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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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민족의 신앙․관습․의식구조․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물론 문학

작품 속에 문학이 창작된 시대 상황과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식이 반

영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그러나 민속극은 민중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연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통해 민중들의 삶에 점점 더 밀착되었으며,기

본 갈등구조 또한 당시의 사회 문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민속극이 당시

향유계층의 삶을 소재로 하고 그들의 삶을 드러내면서 주제를 구현한 문학

갈래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이와 같이 민중들의

삶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민속극은 문학적으로

도 역사적으로도 가치를 가진 자료라 할 수 있다.

민속극을 감상함으로써 학습자는 문학의 미적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문

학의 미적기능이란 작품의 언어와 문체,인물의 행동이나 사고,작품의 전

체적 균형이나 조화 등을 감상하는 중에 사물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능

을 가리킨다.학습자는 민속극 속의 언어나 노래 등을 직접 소리 내어 따

라하거나 감상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운율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민속극

언어의 음악성을 느낄 수 있다.또한 민속극 속에 표현된 조상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현대의 문학작품을 읽는 즐거움과

는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민속극은 학습자에게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모색하게 하는 문학의 교훈적 기능을 담고 있다.민속극 속

의 갈등은 삶의 의미에 대해 다각도로 질문하고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를 지향한다.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인물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

을 통해 현실 세계의 한계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고,지배적 가치나 이념

외에 다른 가치도 가능함을 다양한 삶과 인물의 지향을 통해 보여준다.이

처럼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고 공동체 통합의 정

신을 지향하게 하는 것도 민속극이 지닌 교육적 가치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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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극은 그동안 문학․민속학․연극․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민속극에 대한

연구와 달리 민속극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제4차 교육과정기(1982년-1988년)

무렵에 시작되었다.이 시기의 논문들은 문학 제재로서의 민속극 교육이

아니라 무용적․체육적 측면의 민속극 교육을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루었

다2).이후 문학 제재로서의 민속극 교육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민속극이

교과서에 수록된 후부터라 할 수 있다.그러나 민속극 작품이 실제로 교과

서에 수록된 것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인 것을 감안하면3)문학적 측면의

민속극 교육 연구 성과는 아직 풍부하다 할 만한 실정은 아니다.민속극

교육에 대한 논의는 상당수가 학위 논문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민속극

만을 독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구비문학 하위 범주의 하나로 민속극을 간

략하게 다룬 논의들이 많은 형편이기 때문이다.박진태4)와 같이 민속극 교

육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도 있으나 이는 고등 교육(대학과 대학원)에

서의 민속극 교육 과정만을 다루고 있어 보다 다양한 측면의 민속극 교육

연구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민속극 교육은 민속극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문학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민속극은 문자로 기록되기 전 ‘말

로 전승되는 문학’이었다.그것도 단순히 ‘말’로만 전승된 문학이 아니라 말

과 춤,노래,음악 등이 어우러져 ‘연행’되어온 문학이다.이 ‘연행’이란 특

성을 빼고서 민속극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민속극의 연행을 이

2)이미순,「한국민속 가면무의 지역적 특성-춤사위 및 내용전개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1983.김인숙,「탈춤 학습지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1984.강태봉,「봉산 탈춤의 운동강도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6.등.

3)3차 교육과정 검인정 문학 교과서 2종에 <봉산탈춤>이 부분적으로 수록되긴 했으나 문학 교과서

에서 민속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출판사별 수록 양상이 늘어난 것은 민속극이 국어교과서에 수

록된 5차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

4)박진태,「민속극 교육론」,『구비문학연구』제6집,한국구비문학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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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기 위해서는 민속극이 연행되었던 공간의 의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민속극의 연행현장은 마당이다.무대극과 달리 마당극으로 전승되는

민속극은 구경꾼과 연희자 사이에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경계 장치가 없

다.극본이 있기는 하나 극적 줄거리를 근거로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재창

조해 내는 것이 민속극이다.상호교감에 의한 즉흥적 재창조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구경꾼이 얼마나 민속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단적인 신

명을 공유했는가에 의해 민속극의 성공여부가 가려진다.이렇게 보면 민속

극의 연행 과정은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5).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과는 달리 민속극은 연희자에 의해 연행되는 것

을 보고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는 갈래이다.민속극은 말과 노래로 전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구연현장이 매우 중요하다.그

렇기 때문에 비록 교과서 속에 담긴 민속극은 문자로 기록된 제재로 존재

하지만 민속극의 본질은 일반적인 문학텍스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

지하고 있어야 한다.민속극은 종합예술적 성격을 가진 문학 작품이기 때

문에 학습자에게 민속극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민속극 교육이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들 수 있다.현행 교육과정 국어(상)교과서에서는 <봉산탈춤> 단원

에 3시간을 배정해 수업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교과서에 수록된 양반과장

만을 수업한다하더라도 민속극이 낯선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엔 부족한 시간이다.그 결과 현장에서의 민속극 교육

은 대체로 교과서를 읽고 지문을 해석하거나 민속극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

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수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방향적인 수업 진행은 민속극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을 학습자에게 전

5)임재해,「한국 탈춤의 전통과 아름다움 재인식」,『비교민속학』제37집,비교민속학회,2008.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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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 어려우며,학습자의 작품 이해 정도를 낮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이

는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역량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민속극

이 문자라는 고정된 매체로 기록이 되고,짧은 수업 시간 동안에 그것을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쌍방향적 학습을 위해서는 민속극의 다양한 교육 방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민속극 수업의 문제점 발견과 반성,수업 방법 개

선의 필요성 인식,그에 따른 올바른 교육 방안의 모색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일방향적 민속극 교육을 반성하고,학습자와 교사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속극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민속극은 연희자에 의해 연행되었던 종합예술적 성격의 문학 제재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문자텍스트로서의 민속극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연행 원리에 따라 민속극을 재구성하고 실연하게 하는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민속극에 대한 거리

감을 좁히고 민속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동시에

교수자는 학습자가 극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통

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적인 학

습은 민속극 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민속극 수업은 많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가진

다.그러나 수업 이후 웹을 활용한 토의와 적절한 과제 수행,결과물 도출

등을 이용한다면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민속극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를 통해 민속극 수업을 어렵게만 느꼈던 학습

자와 교사가 주체적으로 민속극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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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사

민속극에 관한 연구는 민속극,즉 탈춤 자체의 성격을 다룬 연구와 민속

극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본고에서는 수업 모형 텍스트로 <봉

산탈춤>을 선정할 것이므로 <봉산탈춤>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사

를 살펴보고자 한다.

탈춤 자체의 성격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동일,박진태,이두현,서

연호,채희완,전경욱,김욱동 등이 있다.

조동일의 연구는 탈춤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 연구로 평

가된다6).특히,<봉산탈춤>중 양반과 말뚝이의 싸움이 전개되는 재담 구

조를 분석하면서 관객과 연희자의 의사소통이나 대사의 변화과정,춤의 기

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봉산탈

춤>연구의 교본이라 할 만하다.

박진태는 <봉산탈춤>의 제의적 구조를 밝혀내는 것과 연관해 <양반과

장>의 갈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7).재담의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고

려하였고,사설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봉산탈춤>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이두현은 한국탈춤의 역사와 전승에 대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8).한국의 탈춤을 지역과 성격에 따라 나누고,각각의

개략적인 내용과 채록 대사를 실었다.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봉산

탈춤>은 이두현 채록본이다.서연호는 탈놀이의 사상을 내용과 형식의 측

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9).내용의 측면에서는 탈놀이에서 빚어지는 갈등

6)조동일,『탈춤의 역사와 원리』,흥성사,1979.

7)박진태,『탈놀이의 기원과 구조』,새문사,1990.

8)이두현,『한국의 탈춤』,일지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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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분 관계의 갈등과 종교 관계의 갈등,가족 관계의 갈등으로 나누었다.

형식의 측면에서는 탈놀이에 나타난 춤과 음악(노래)을 비롯하여 재담과

장면 만들기의 양식 및 관중의 호응성,참여정신 등을 다루었다.채희완은

탈춤의 전승을 민중의식과 관련짓고 탈춤이 민중의 공동체적 삶에 깊이 연

관된 것으로 보았다10).탈춤의 성격이 농촌 공동체의 탈춤에서 도시 성향

의 탈춤으로 변화함에 따라 탈춤의 주제의식 또한 양반의 허례허식을 폭로

하는데서 민중 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취발이를 민

중의 전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전경욱은 봉산탈춤을

나례 등에서 연행되던 산악백희 계통의 놀이가 전문적인 놀이꾼에 의해 성

립된 산대놀이 계통으로 보았다.11)나례의 구나의식은 자연적 재앙인 역귀

를 쫓아내는 의식이었지만 이것이 연극으로 전화되면서 민중에게 사회적

재앙으로 간주되던 노장,양반,먹중을 쫓아내는 극적 형식이 형성된 것이라

고 논의하였다.김욱동은 민중 중심의 탈춤 연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

기하였다12).그는 탈춤이 피지배 계층에 못지않게 양반 같은 지배 계층과

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은 채 발전해 왔음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해

학과 웃음을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탈춤은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사이의 계급적 갈등보다는 오히려 카니발적인 유희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

다는 점을 언급했다.

<봉산탈춤> 교육 연구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봉산탈춤>이 제5

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면서부터이다.이러한 연구들은

민속극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9)서연호,『한국가면극연구』,월인,2002.

10)채희완,『탈춤』,대원사,2001.

11)전경욱,『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열화당,1998.

12)김욱동,『탈춤의 미학』,현암사,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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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극 교육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진태의 논문을 들 수 있다13).이 연

구는 민속극의 성격과 민속극 교육의 기본 전제,내용,방법,사례 등을 구

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그러나 구체적 교육 방안이 대학교

와 대학원 수업 과정에 국한되어 있는 논의라서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녀의 논문은 <봉산탈춤> 지도시 탈춤에 관한 선수학습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14).이 논의는 가면극 교육의 지도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그러나 <봉산탈춤>의 발생 배경과 작품 분석에 치

중하고 있어 구체적인 학습지도안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기도 하다.양영선은 <봉산탈춤>수업시 희곡의 특성을 살린 수업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전통 희곡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 하였다15).텍

스트,매체,창작 활용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학습지

도안 설계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강은구는 <봉산탈

춤>에 내재된 공동체 의식 교육을 위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6).특별 활동 및 방과 후 자율활동,방학기간에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

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시간제약상 정규 수

업 시간에는 실천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최혜경은 설화 위주의 구비

문학 교육에서 가면극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17).<봉산탈춤>을 언어,춤,노래,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13)박진태,위의 논문.

14)공정녀,「봉산탈춤 지도에 대하여」,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2.

15)양영선,「전통희곡 교육방법 연구-봉산탈춤을 중심으로」,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2002.

16)강은구,「봉산탈춤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방안 연구」,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2003.

17)최혜경,「봉산탈춤의 작품세계-고등학생 교육과 관련하여」,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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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학습지도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허지윤은 교과서에 실린 가면

극 수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18).<봉산탈춤>을 중

심으로 어휘지도 수업모형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수업 모형을 각각

설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그러나 기존의 국어 수업 모형과 큰 차이

가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이은영은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한 <봉산탈춤>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19)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

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그러나 학습자

의 교육 목적 상실 가능성과 교사의 시간적,능력적 부담 등의 문제들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교육 방안 연구들은 민속극과 <봉산탈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의 민속극 교육을 시도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한 연구20)나 하이퍼미디어를 활

용한 민속극 교육21)등은 기존의 작품 내재론적 관점의 연구가 아니라 다

양한 시각에서 민속극 교육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그러나 앞서

밝혔듯 이들 연구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고

실제 학습지도안에서 민속극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추후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 연구 성과들의 시사점을 참고로 하여 학습자가 민속

극의 특성을 능동적으로 체화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

다.조상들에 의해 공동으로 창작되고 연행되었던 민속극의 특성을 감안해

학습자 스스로 극을 재구성하고 실연하는 과정을 학습지도안으로 설계할

18)허지윤,「가면극 지도방안 연구-봉산탈춤을 중심으로」,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9)이은영,「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한 구비문학 교육-봉산탈춤을 중심으로」,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20)강은구,위의 논문.

21)이은영,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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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교사의 직접적인 교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민

속극 학습의 주체로 서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표이다.

3.연구의 범위와 방법

논의에 사용된 텍스트는 고등학교 국어(상)‘3.다양한 표현과 이해’의 소

단원 ‘(2)봉산탈춤’으로 한정지었다.현행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은 기본

과목인 국어와 심화과목인 문학으로 나누어져 있다.8개의 민속극 작품 중

<봉산탈춤>의 양반과장이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

머지 민속극은 문학교과서에 편중되어 있다.22)수록빈도가 낮은 작품은 문

교과서

디

딤

돌

천

재

금

성

두

산

문

원

각

블

랙

박

스

민

중

서

림

중

앙

케

이

스

상

문

교

학

(구)

교

학

(김)

지

학

(권)

지

학

(박)

대

한

청

문

각

태

성

형

설

봉산탈춤 上 下 上 下 上 上 下 上 下 上 下

양주별산대

놀이
下 上 下 上 下 下 下 上 下

꼭두각시

놀음
下 下 上 下

하회별신굿

탈놀이
上 上

동래

들놀음
下

송파

산대놀이
下

통영

오광대
上 上 下

수영

들놀음
下

22)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민속극 수록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1〕 문학교과서 민속극 수록 양상



-11-

학 교과서 본문이 아닌 학습활동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본고

에서는 민속극 작품 중 수록 빈도가 가장 높고 탈춤 전반의 특징을 포함하

고 있는 <봉산탈춤>을 선정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민속극 교육의 기본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여기에서는 구체

적인 <봉산탈춤>교육에 앞서 일반적인 민속극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기

본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기본 방향은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순서대로 ‘민

속극의 개념과 원리 습득,실연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 수용과 역

할놀이,민속극의 현대적 가치 모색’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각 단계는 임의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학습자의 이해는 반드시 단계를 나

누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시 언제든 다른 학습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둠을 구성해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내용을 토대로 <봉산탈춤>의 교육 방안을 검토하고

자 한다.먼저,Ⅱ장의 내용과 연관해 <봉산탈춤>의 사회 문화적 성격을

통해 교육적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이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는 <봉산탈

춤>의 사회 문화적 성격은 본고를 이용한 수업 시에 학습자에게 가르치게

될 <봉산탈춤>의 학습요소를 뜻한다.‘공동체적 삶의 지향,민중의 비판적

의식,삶의 유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봉산탈춤>을 살펴보고,교사는 학

습자가 역할놀이를 구성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해 극을 구성할 수 있

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소단락 2에서는 역할놀이 협동학습을 통한 <봉산탈

춤>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학습자는 역할놀이를 이용해 극을

재구성하고,그것을 실연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 조상들에 의해 연행되었던

민속극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활동의 근본적인 목표는 학

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고 <봉산탈춤>의 현대적 가치를

모색하도록 하는 데 있다.

Ⅳ장에서는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봉산탈춤>의 실제 학습지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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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민속극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협동학습 수업 모형을 살펴보

고,이러한 학습 모형을 토대로 <봉산탈춤>의 학습지도안을 설계할 것이

다.학습지도안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 기본과목인 국어(상)의 실제 수업에

맞추어 총 3차시로 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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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민속극 교육의 기본 방향

우리는 민속극을 통하여 조상들의 말과 예술,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다.

민속극 속에는 양반과 민중이 사용했던 언어가 풍부하게 남아있으며,조상

들이 향유했던 춤과 음악 등의 예술양식도 민속극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의 갈등은 사회변화가 일어날 시기 민중들의 의식 성장을

보여준다.

이렇듯 다채로운 민속극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과거 조상들의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일이기

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민속극을 교과학습으로서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민속극의 어떠한 면을 가르칠 것인가를 분

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교사의 학습관에 따라서 민속극 교육의

목표는 달라지고,목표가 달라지면 가르치는 세부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민속극이 연행되었던 극문학이라는 점에 착안해 학습자에게

민속극 실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등학교 국어(상)해

설서에 따르면 ‘3.(2)봉산탈춤’단원은 학습자로 하여금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문장 단위가 아닌 담화 단

위에서 장면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실제 언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때,학습자의 국어 지식이 향상됨은 물론,효과적으

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23)고 본 것이다.이러한 학습 효

과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그리고 학습자의 능동

적인 감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습자로 하여금 민속극의 원리를 체험하게

23)『교사용 지도서 국어(상)』,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교육인적자원부,2002,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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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는 역할놀이를 통한 실연이 있다.

본 장에서는 민속극 교육 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민속극 교육

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민속극 교육의 단계는 단순화시킨 구조

로 이해할 수 있다.‘민속극의 개념과 원리 습득,실연을 통한 학습자의 능

동적인 작품 수용,민속극의 현대적 가치 모색’의 순서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의 단계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민속극을 가르치는 순차적인

단계를 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학습자의 학습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

어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학습자는 모둠원들과 협동해서 민속극을 구성

하고 실연하는 과정 속에서 앞의 단계인 민속극의 원리를 재학습하기도 하

고,마지막 단계에서 목표하는 민속극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생

각해 볼 수 있다.이렇듯 학습자의 학습은 각각의 단계에서 상호보완적으

로 일어난다.

1.민속극의 개념과 원리 습득

민속극 지도의 첫 단계는 민속극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단계이

다.교사가 학습자에게 미리 민속극에 대한 사전지식을 만들 기회를 준다

면 이후 학습자가 개별 민속극 작품을 학습할 때 조금 더 쉽게 작품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민속극에 대한 사전지식으로는 민속극의 개념과 민

속극이 연행된 환경,민속극 공연의 내용 등이 적합하다.

먼저,민속극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속극은 민간전승의 연극이며,문학․민속학․연극․음악 등이 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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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술이다.민속극의 대사는 고정된 대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말로 존

재하고 말로 전승되는 구비문학으로서,민간전승의 연희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것이 민속극이다.

(1) 가장(假裝)한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다.

(2) 표현하는 이야기나 사건은 집약적인 행위로 된 사건이어야 한다.

(3) 그것이 놀이판을 통해서 대화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연될 수 있는 예술이다.24)

조동일은 민속극을 ‘놀이’로 분류하며 이에 무당굿놀이,꼭두각시놀이,탈

춤이 있다고 보았다.25)그러나 장덕순은 무당굿놀이는 독립적으로 공연되

지 않고 굿의 일부로만 공연되므로 민속극이라기보다는 무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26)학자들마다 민속극 분류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 개념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민속극의 발생에 대해서는 산대희기원설,산대도감극계통설,농경의식설,

기악기원설,무굿기원설 등 여러 학설이 있다.민속극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문헌자료를 통해서 이른 시기부터 농촌에서 민속극이 존재했었

고 18세기 이후에는 도시나 시장을 중심으로 민속극이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민중의식 성장과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민속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연행될 수 있었다.민속극이 극으로서의 발전을 이

룬 데에는 민중생활의 변화와 함께 민중의식의 성장 영향이 크다27).극이

연희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기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농촌

24)장덕순,『구비문학개설』,일조각,1971,163면.

25)조동일,『구비문학의 세계』,새문사,1998,45면.

26)장덕순,위의 책,87면.

27)조동일,『탈춤의 역사와 원리』,흥성사,1979,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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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농민이 공연하는 극과 도시에서 상인이 후원자가 되어 공연하는

극은 그 성격이 달라지게 마련이다.그러므로 민속극의 성격과 발전을 논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성립,상인의 성장 같은 제반 환경도 같이 논의되어

야 한다.

탈춤은 농촌 탈춤,떠돌이패의 탈춤,도시 탈춤 등이 있는데 전승 지역에

따라 종류와 성격,공연의 주체와 대상이 각기 조금씩 다르다.농촌탈춤은

다른 둘보다 유래가 오래되고 발전이 더딘 형태인데 농촌마을에서 농악대

가 주동이 되어 농사가 잘 되라고 굿을 하면서 굿놀이의 일부로 공연한 탈

춤이다.떠돌이탈춤은 농촌탈춤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떠돌이놀이

패로 나선 무리가 농촌에서 하던 탈춤을 더욱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도시탈춤은 마을굿과 직접

적으로 관련을 가지지 않고 독립적인 연극으로 성장했으며 공연의 주체도

상인과 이속들이 많았다.조선 후기에 들어 각지의 상업 중심지에서 활발

하게 이루어진 상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신분이 상승한 상인과 이속

들이 공연준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대고 스스로 공연을 하였다.탈춤

을 공연하면 사방에서 구경꾼이 많이 모여들어 장사가 크게 번창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도시가면극의 공연 시기는 필요

에 의해서 수시로 공연되었으며 공연의 관객들도 특정한 사람들로 제한되

진 않았다.<봉산탈춤>의 주요무대인 봉산은 일찍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으

며 향시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 가운데 하나였다.중국 사신들이 왕래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였고 <봉산탈춤>은 이렇게 시장에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을 하였다.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서 공연되었던 민속극은 관객과 배우와 악공의 경

계가 분명치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극을 이끌어가는 것은 배우지만 관

객과 악공 또한 추임새나 짧은 대사를 통해 극에 개입할 수 있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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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린 무대는 서양의 극 형식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점이다.민속극의

대본에는 다음과 같은 극형식이 나타난다.먼저 놀이판에 나온 배우도 관

중과 마찬가지로 구경나왔다고 하고,배우가 관중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도 한다.악공과 배우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관중이 배

우를 공격해 다투기도 한다.따라서,민속극에서는 서구극처럼 관조하기만

하는 구경꾼은 존재하지 않으며,함께 춤추고 행동하고 발언하는 민중이

있을 뿐이다.28)

민속극에서는 서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의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조선 후기는 민속극과 같은 서민예술이 성행한 시기였다.두 번의 전

란을 겪은 후 서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상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서민예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신분질서의 동요

와 함께 경제적 부유층이 부상하게 되고,상층의 문화와 하층의 문화가 충

돌하면서 서민예술이 번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동과 민중들의 의식변화는 각 지역별 민속극마다 드러나

있는데 <봉산탈춤>의 내용도 예외는 아니다.<봉산탈춤> 양반과장의 말

뚝이는 자신을 지배하려는 양반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피지배층인 민중

들의 욕구를 대리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인물이다.취발이는 당시 상업의 발

달로 부를 축적한 상인의 전형으로 사회 변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인

물이라 할 수 있으며,노장과장의 중들은 타락한 종교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희극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미얄과장의 미얄은 가부장적 사회

하에서 환경과 운명에 대한 대응과 좌절을 보여주는 인물로 당시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한다.이러한 등장인물의 전형성은 민중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풍자이며 묘사를 드러내는 장치이다.민중들은 자신과 닮은 인물이

등장하는 극을 보면서 인물들의 삶에 공감하고,유희를 통해 자신들의 삶

28)장덕순,앞의 책,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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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로하곤 하였다.

민속극은 일정한 형식과 고정된 창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

연스럽게 적층되어온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민속극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연행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민속극의 개념과

민속극이 연희되어진 사회 상황,작품의 갈등 구조 등을 학습자에게 구분

해서 가르치기보다는 민속극 전반의 특징을 총체적인 안목에서 연계해 학

습시키는 것이 적합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실연을 통한 능동적인 작품 수용과 역할놀이

교과학습으로서 민속극을 교육할 때라도 민속극이 재담과 노래․춤․장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간과한다면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민속극은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존재하였

던 구비 문학인 동시에 행위를 본질로 하는 극 양식이다.민속극 속의 재

담과 노래,춤 등은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삽입된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담당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이러한 구성요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실제 민속극 공연을 관람시키거나 비디오 매체를 통해 공연을

감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속극이 민중의 생활과 함께 발전해오고,구술되는 과정에서 적

층된 문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정되어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민속극을 체화해서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일 수 있다.극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학습

자 스스로 실연을 통한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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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극 속의 공동체 정신과 같은 민중의식은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와

의 협동을 통해 극을 실연할 때 더욱 큰 의미로 와 닿는다.이러한 효과

때문에 민속극 지도의 두 번째 단계는 민속극을 학습자들이 직접 실연하면

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민속극 지도의 두 번째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작품을 단순히 실연하

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연을 통해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교사는 학습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유형 및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대사의 구성 원리와 반복되

는 재담 구조,관객과 악공의 개입이 가능한 개방적인 형식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학습자가 민속극을 실연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모둠을 통한 역할놀이 협동학습이 한 예가 될 수 있

다.다양한 인물들이 각각의 배역을 맡아 실연하는 민속극은 조상들이 행

한 일종의 협동학습이라 볼 수 있다.학습자는 역할놀이를 구성하고 실연

하는 과정을 통해 민속극의 기본 발생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가.협동학습의 개념과 원리

협동학습은 학습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이다29).협동학습은 구성원들의 자

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학습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킨다.강의식 수업을 통

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환경 아래에서의 경쟁적이고 개별적인 학

습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학습자를 만들어낸다.경쟁을 유도하는 수업 형

태 속에서는 타인의 실패가 나의 성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학습자 상호간

의 협조는 기대할 수 없다.그러나 협동학습은 단순히 결과만을 얻기 위하

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상호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

29)변영계 외,『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학지사,2000,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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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한 토의․토론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협동학습을 위한 기본원리로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첫째,‘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다.이는 협동학습에서 조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에 상호 의존하면서 구체적인 작업 과제들을 분

담하고 교재와 자원 및 정보를 서로 나누며 학습결과에 대한 공통된 보상

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다음으로는 ‘개인의 책무성’이 있다.협동학습에서

는 집단이 성취해야할 목표와 과제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책무성을 바탕으

로 각 구성원들의 성취가 극대화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모둠원이 자신

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모둠원이 구체적으로 어

떻게 활동했는지 ‘모둠활동지’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모둠활동이 끝난

뒤에는 상호평가와 역할 수행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동등

한 참여’또한 협동학습의 중요한 부분이다.학습자를 어떤 절대적 기준이

나 상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개인별 능력이 어

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모든 학습자들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공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음을 의미한다.‘동시다

발적인 상호작용’은 모든 학생이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

적인 구조로 수업을 진행해야 함을 뜻한다.즉 특정학생에게 학습이 치우

치거나 소외되는 구성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0).

협동 학습은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 모두에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다.인지적 측면에서 협동 학습은 모둠원들의 의견 교환 과

정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창의력을 길러 주며,학습을 위

한 질 높은 인지 전략의 개발을 촉진한다.논쟁을 통해 확산적 사고와 비

판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며,학습 동기를 증가시켜 그 결과 높은 학업 성취

30)박숙희,「토의 활동과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통한 읽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연세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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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낸다.협동 학습의 본질인 동료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을 사회화

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능을 동시에 터득하게 한다.

정의적 측면에서도 협동 학습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협동학습은 공동학습이기 때문에 경쟁 학습이나 개별학습보다 성공의

기회가 많다.성공의 경험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자아 존중감도

형성시켜 준다.또 협력 관계를 통하여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

으며,서로 간에 우호감을 갖게 된다.무엇보다 타인의 견해를 수용하는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민속극의 발생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면 이러한 협동학습의 원리와 통하

는 부분이 많다.일반적으로 민속극의 생성과 연희에서는 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민중들은 민속극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표출하고 다른 사람

들과 공유했다.또한 민속극의 주제는 민중들의 삶 속에서 가져왔으며 그

주제의 근본 지향점은 공동체적 삶이다.협동학습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모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둠원들

간의 토의와 조정을 거쳐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둠원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학습자들은 협동학습의 공동체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민속극의 생성

과 연희 원리에 공동체적 삶이 녹아 있음을 체득하게 된다.이는 협동학습

수업 방식이 강의식 수업 방식보다 민속극 교육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부분

이다.

나.역할놀이 협동학습의 의미와 기능

본고에서는 협동학습의 하위 갈래 중 하나인 역할놀이로 민속극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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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자 한다.역할놀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역할놀이에서 역할이란 개인이 사회질서 속에서 차지하게 되어 있는 자리

나 지위에 따른 정상적인 행동양식이다.역할놀이(roleplaying)는 어떤 가

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제시되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기법의 일종31)이다.

역할놀이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극의 형태로 오스트리아의 정신

과 의사 Moreno에 의해 개발되었다.그 후 1933년 독일군 심리학자인

Simoneit는 신병을 모집할 때,1940-50년대 미국에서는 비밀요원선발과 2

차 대전 당시 지도자,산업 훈련을 목적으로 역할놀이를 사용해 왔다.이처

럼 훈련으로 사용되어 오던 역할놀이가 교수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Shaftel부부에 의해서이다.수업에서의 역할놀이는 수업의 목적이 아니라

수업을 하기 위한 방법,수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목표에 가장 잘 도달하

고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학습방법이다.Shaftel

(1967)은 역할놀이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하나로 보았다.학습

자에게 가상의 문제 상황을 주고,주어진 상황 속의 인물 역할을 대신 수

행해 보도록 한 후,이와 같은 탐구 과정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해 보게 하

였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문제 해결책에 스스로 다다를 수 있었

기 때문에 Shaftel은 역할놀이를 문제 해결,비평적 사고 및 거래적 학습과

정이라고 보았으며,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을 탐색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

용했다.Wortham(1984)은 역할놀이가 극화놀이(dramaticplaying)의 한 종

류라고 보았으며,Walsh(1980)는 역할놀이가 극화놀이와 함께 극화활동

(dramaticactivities)에 포함된다고 하였다.이러한 역할놀이는 행동을 통하

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어떠한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다32).

31)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교육학 용어사전』,하우,1994,464면~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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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은 역할놀이를 개인에게 자기의 일상과 다른 역할을 갖게 하고 그

역할을 수행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이

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33)남세진의 견해에 따르면 역할놀이를 통

해 개인은 자기를 볼 수 있게 되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

는가를 관찰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과 협동하는 방법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관찰하고 교정하

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역할놀이를 통한 학습방법인 것이다.

역할놀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흔히 하는 행동 유형을 멈추고 다른 사람

의 행동,배경,감정 등을 표현하도록 한다.역할놀이를 하는 동안 학생들

은 개인 상호 간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 이

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통찰력은 흔히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역할놀이의 주요 구성요소는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상황과 일정한 역할,목표에 부합하는 유용한 표현이

다.이를 위해 학습자들은 수행할 역할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역할을 맡은 학습자간의 관계,어떤 일이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

나고 있는 가를 참여 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역할놀이는 협동학습의 하위 갈래이기 때문에 협동학습과 기본적인 교육

적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협동학습의 효과는 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제외하고 협동학습과 구별되는 역할놀이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역할놀이

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발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역할놀이

를 통해 학습자들의 생활 주변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

해 학습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문제 상황에 직

면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다.모둠을

32)김희경,「교사주도 ․ 학생주도 역할놀이 수업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한국교

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1,6면 재인용.

33)남세진,『역할놀이』,서울대학교 출판부,1997,2면~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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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상호 협동하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집단의식을 재고시키고,

언어능력과 도덕관념을 발전시키는 것도 역할놀이가 가진 긍정적인 면이

다.역할놀이에 참여한 학습자는 주어진 역할에 적합한 단어를 구사하고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언어 능력이 증진된

다.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역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서로 상의하고 타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켜

야 할 도덕관념이 발전하게 된다.학습자는 역할놀이를 통해 새로운 행동

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역할놀이를 통해 타인의 역할을 해 보게

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익히게 되며,역할 수행을 통해 새로운 기술도 습

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역할놀이를 통한 민속극 교육의 필요성

민속극 교육에서의 역할놀이의 필요성은 그 교육적 효과에 있다.

역할놀이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에 효과적이다.역할을 맡는다는 것

은 문학교육에서의 학습자의 감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한

다.학습자는 역할놀이를 수행하면서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역할을 맡아 그

인물의 입장에 자신을 놓게 된다.학습자는 그 자신을 텍스트 속의 발화자

나 인물과 동일시하게 되며 자신이 아닌 타자의 내면을 경험하여 허구의

정체감을 갖게 된다.학습자는 작품 속의 여러 인물의 역할을 번갈아 맡아

가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34)학습자는 작품 속 인물

을 동일시하고 여러 정체감을 느끼면서 인물에 대해 ‘감정이입’을 한다.학

습자는 작품 속 인물의 역할을 맡아 그 상황을 살면서 겪게 된다.또한 학

습자는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문학 작품 속의 상황임을 알고 역할 밖으

34)한귀은,「문학교육의 교육연극론적 연구」,부산대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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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빠져 나옴으로써 인물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이를 통해 학

습자는 인물에 대해 감정이입과 동시에 성찰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35)

이와 같이 학습자는 민속극 인물의 역할을 경험해 봄으로써 타인의 정서

를 체험해보게 되고,모둠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해석과 수용

을 가지게 된다.모둠별로 민속극을 역할놀이로 표현할 때,학습자들은 누

가 어떤 인물을 맡고 어떤 동작을 취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

한다.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수용을 다른 학습

자와 공유하며,텍스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

의 해석을 받아들이거나,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모둠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방적

으로 민속극을 전달하였을 때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민속극을 감상하고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역할놀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스스로 민속극 작품을 해석하고 의미

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민속극의 구성과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파악해 역할놀이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더

꼼꼼히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한 편의

역할놀이를 구성하기 위해 학습자는 민속극 속의 인물 유형과 대사,춤과

음악 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생각하게 된

다.민속극 작품을 분석적으로 학습하는 동시에 과거 조상들은 어떠한 의

도에서 민속극을 만들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민속극을 역할놀이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학습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모둠별로 역할놀이 실연을 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의 작품에

대한 해석과 수용의 양상을 알 수 있게 된다.‘무엇을 표현했는가,왜 그렇

35)최지현,「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선청어문』26집,서울대 국어교육과,1998.10.34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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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했는가’에 대한 학습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교사는 학습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에 적절한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줄 수 있다.교사는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

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학습자의 적절한 해석과 수용을 유도할 수 있다.이

렇게 역할놀이는 학습자와 교사간의 텍스트에 대한 학습을 교류하는 과정

을 제공한다.

3.민속극 교육의 현대적 가치 모색

문학 교육이 “삶의 교육”36)이고 문학 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삶을 총체

적으로 이해하는 것”37)이라면 구비문학의 하위 영역인 민속극 교육의 목표

도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과거로부터 전해 내려

온 민속극은 단순히 과거 조상들의 삶에 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민속극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학습자는 민속극을

통해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민속극은 민중에 의해 창작되고 구비전승된 문학이므로 민속극

작품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풍속,생활,사상,가치관 등이 녹아 있다.학습

자는 민속극 교육을 통해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하고,한국인다운 삶의 양

식을 배울 수 있다.또한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으

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36)구인환 외,「문학교육론」,삼지원,1989.333면.

37)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1)」,대한 교과서 주식회사,200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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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민속극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 조상들의 자세를 배우고 현

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민속극 교육의

긍정적인 면이다.민속극은 갈등 구조를 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가

지고 있는 문학이다.과거에 존재했던 조상들의 사회문제나 의식 문제 등

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다.즉,민속극

은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 이외에도 민속극은 기본적으로 유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놀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공동체적 삶이나 비판적 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속극의 유희적 특성이다.조상들은

유희를 통해서 순간적이나마 삶의 고단함을 잊고 함께 어우러졌다.무거운

주제를 가진 민속극에 재미를 불어넣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것은 이러

한 유희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민속극은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민속극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는 상상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상상은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고 능력이다.타인이 창조한 예술 작품을 보며 학습자는 등장인

물이나 창작자의 입장이 되어 다양한 해석과 상상을 해보고 이것은 학습자

가 또 다른 예술작품이나 사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봉산탈춤>이 가지는 현대적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교사가 정형화된 답을 학습자에게

교수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가치를 찾고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역할놀이가 끝나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민속

극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기조정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시간이 허락된다면 모둠원들 간의 간단한 토의를 진행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다.모둠원과의 토의는 협동학습의 하나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자기 조정의 시간을 갖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토의 후 모둠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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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수업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학습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습자는 민속극의 현대

적 가치에 대해 사고하고 내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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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봉산탈춤>의 교육적 의의와

역할놀이 협동학습을 통한

<봉산탈춤>교육

본 장은 ‘<봉산탈춤>의 교육적 의의’와 ‘역할놀이 협동학습을 통한 <봉

산탈춤>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봉산탈춤>의 교육적 의의’에서는 <봉

산탈춤>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의의 중에서도 민속극 역할놀이를 통해 교사

가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이것은 동

시에 학습자가 역할놀이로 작품을 재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적 특성

들이기도 하다.이러한 내용들은 <봉산탈춤>의 민속극적 성격을 잘 보여

주는 예라 생각되어 간략하게 선정한 것이다.‘역할놀이 협동학습을 통한

<봉산탈춤>의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역할놀이 방법을 수록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는 요소 이외에도 학습자는 모둠원들과의 사고 교환 과정

을 통해 다양한 해석과 견해를 가질 수 있다.그럴 때 교사는 직접교수 방

법으로 학습자의 답을 수정해주기보다는 학습자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사고하는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정해진 답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자유로운 사

고를 통해 더 나은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역할놀이를 통한 민속극 교육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이다.

1.<봉산탈춤>의 교육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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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희곡의 형태가 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전으로나마 전승되어

채록된 <봉산탈춤>은 고전희곡 교육의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 과장 구성이 다채롭고,힘차고 호방한 기상의 춤사위는 <봉산탈춤>이

가진 매력 중 하나이다.<봉산탈춤>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봉산탈춤>의 사회․문화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공동체적 삶의 지향

공동체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서 인간의 공동체는 생리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탈춤은 생활 현장에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듯이,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놓고 한데 어울려 논다는 뜻의 대동놀이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즉 탈춤은 공동체놀이로서의 굿판인 것이다38).

탈춤의 궁극적인 기능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드러내어 그것을 치료함으로

써 모두가 화해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있다.신명나게 어울리는 탈춤 속에

서 역사와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바람직한 사회를 제시하기

때문에 탈춤은 묵은 역사,낡은 사회의 돌파이다39).이러한 행위를 통해 탈

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봉산탈춤>양반춤 과장에는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있다.민

중의 전형인 말뚝이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은 양반으로 대변되는 현실의

38)채희완,『탈춤』,대원사,1997,35면.

39)김열규,『북한지방의 민속,북한의 탈춤』,북한연구소,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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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한 모습이다.이러한 말뚝이의 행동에는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폭

로하고 공격하여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다.있

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탈춤이 가진 공동체적 지향점인 것이다.

미얄과장의 미얄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핍박 받는 여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관객들은 미얄과장을 보며 단순히 미얄과 영감의 이야기를 관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얄의 시각에서 당대 사회 현실을 보게 되고 미얄을 동

정하기에 이른다.늙고 못 생겨서 영감에게 버려진 미얄은 잘못된 인습의

피해자이며,관객들은 미얄의 삶을 통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근대의 모

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봉산탈춤>을 포함한 탈춤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

고 공동체의 놀이로 끝을 맺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공동체 의식의 공

유와 그 실현이라는 배경 아래서 진행되고,공동의 적을 물리침으로써 강

화되는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뒤풀이로써 끝나게 되는 것이다.즉,탈춤은

인간적 유대를 공유케 함으로써 현실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놀이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는 <봉산탈춤>을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체득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했던 조상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공동체적 삶

의 지향은 점점 물질 만능화,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공동체적 삶이 집단적 갈등과 인간성 상실 등 현대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민중의 비판적 의식

탈춤은 민중의 연극이다.우리의 전통 예술 중에서 탈춤만큼 민중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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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표현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데 과감한 태도를 보

인 것은 없다40).탈춤은 풍자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한 현상을 폭로하여 민

중의 한을 풀고자 한다.그 민중들은 ‘성취되어야 할 기존 질서의 전도를

탈춤 속에서 성취하고 이를 다시 생존 생활의 힘으로 확보하려는 싸움’41)

을 시도하는 것이다.

<봉산탈춤>은 사회적 참여를 시도했던 당시 민중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

다.특히 양반과 민중이라는 계층적 질서와 남존여비라는 성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이 작품의 갈등구조로 등장한다.이와 같은 민중들의

삶은 민중의식 성장과 따로 떼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민중의식의 성장

은 도시 성향의 탈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탈춤의 주도층이 상인

이나 이속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들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감각을 탈춤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도시 성향의 탈춤에는 성장된 민중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농촌 탈춤은 양반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만 도시 성향의

탈춤은 더 나아가 민중 의식을 고취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탈춤 속의 등장인물들은 일정한 전형성을 띠고 제각기 다른 사회적 성격

을 보인다.지배 계층이지만 무식하고 허례허식하는 양반,종교적 삶에서

파계한 노장과 목중,남성의 횡포로 인하여 고달프게 살아가는 미얄 등은

탈춤이 성행할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인물들이다.이러한 탈춤

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인물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인물들이다.

말뚝이는 아는 것이 많고 기운이 센 인물이지만 피지배계층이다.무식한

양반보다 뛰어나지만 봉건사회의 신분제도 때문에 양반의 시중을 드는 인

물인 것이다.그러나 말뚝이는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

과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로 묘사된

40)조동일,앞의 책,46면.

41)채희완,『공동체의 춤,신명의 춤』,한길사,1987,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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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시 사회 현실 때문에 정면으로 양반에 대항해 신분체제를 전복시키

지는 못하지만 양반을 희롱했다는 것만으로도 피지배계층은 말뚝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쉬이.(음악과 춤 멈춘다.)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老論),소론(少論),호조(戶曹),병조(兵曹),옥당(玉

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육판서(六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老

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

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이 양반들,어찌 듣는지 모르갔소.노론,소론,호조,병조,옥당

을 다 지내고 삼정승,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이 생원이라네.(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도령은 때

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中

위의 재담구조에서 말뚝이는 양반을 털 붙어있는 채로 손질하여 만든 개

가죽 방석을 지칭하는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다리가 개의 다리처럼 구부정

하게 된 원형이나 사각형의 작은 밥상을 말하는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를 쓰는 양반으로 표현한다.양반이라는 존재 자체를 개에 비유함으로써

양반을 비하시키는 것이다.양반이 이에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자 말뚝이는

다시 “노론,소론,호조,병조,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형제분”이라고 말을 수정한다.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이 양반들,어찌 듣는지 모르

갔소.”라 말함으로써 양반들이 잘못 들었음을 오히려 책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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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으로는 양반의 호령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양반보다 우위를 점하

고 있는 것이다.양반은 말뚝이의 책망과 함께 수정된 답변을 듣고 “이생

원이라네”를 합창하고는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자신들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흥겹게 춤을 추는 것이다.이때 막내 도령이

형들의 면상을 때리는 부분을 첨가함으로써 이들 행동의 바보스러움을 시

각적으로 강조하는 점도 양반에 대한 풍자적 비판을 강화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재담 구조는 몇 번의 반복을 통해 양반에 대한 풍자를 더욱 확고

히 한다.말뚝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반응하고 믿

는 양반의 행동을 통해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은 양반의 모습을 집약적으

로 보여준다.시대상황의 변화,민중의식의 성장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

전히 특권 속에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들의 흥겨운 놀음에 젖어 있는 양반

들의 실상이 민중들의 조롱도 모른 채 굿거리장단에 흥겹게 춤을 추고 있

는 것에 비유되어 있는 것이다.이것은 조선조 후기 양반과 민중의 현실적

인 대결양상의 핵심을 연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42)

탈춤의 민중의식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핍박 받는 여성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탈춤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정숙하고 희생적인 모습이 아니

다.남성의 횡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회복하려는 여성의 모습이

다.<봉산탈춤>미얄과장에서 미얄은 영감이 자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순

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배를 요구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미얄은 가부장제를 대표하는 영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죽

음을 당하지만 이는 미얄의 패배라기보다는 당시 사회 현실의 반영으로 해

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봉건적인 사회 현실 때문에 극 중에서의 말뚝이와 미얄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지는 못한다.그러나 당시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말뚝이와 미얄은 봉

42)박진태,『한국민속극의 실천』,역락,1999,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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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적 체제에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민중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인물

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봉산탈춤>에서 드러난 민중의식은 비록

승리로 귀결되진 않으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의 권리 회복 의지를 담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삶의 유희

탈춤에는 인물들 간의 갈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을 일으키

는 존재들이 같이 어우러지기도 하는 유희가 있다.이러한 유희는 등장인

물이 주고받는 재담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인물들의 행동에 의해 만들

어지기도 하며,그들이 쓰고 있는 탈을 통해 제시되기도 한다.

<봉산탈춤>에 등장하는 양반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희극적이다.언청이

에다 입과 코가 비뚤어져 있고 행동도 지극히 경솔하며 약간 부족한 듯한

행동을 한다.이러한 비정상적인 양반의 모습은 지배 계급에 대하여 평민

들이 느끼는 반감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희극적 부조화’라는 관점에

서도 이해할 수도 있다.양반의 병신스런 모습과 우스꽝스러운 거동은 그

의 사회적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이러한 부조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다43).

같은 맥락으로 극 중 양반들이 주고받는 파자놀이나 시조 짓기 등의 일

차 목적은 양반의 무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다음은 양반과장 중 한

부분이다.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그럼,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43)김욱동,『탈춤의 미학』,현암사,1994,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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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예,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산'자,'영'잡니다.

생원 :아,그것 어렵다.여보게,동생.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영시조로)"울룩줄록 작대산(作大山)하니,황주(黃州)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형제,같이 웃는다.)거 형님,잘 지었습니다.

생원 :동생,한 귀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자,'못'잘세.

서방 :아,그 운자 벽자(僻字)로군.(한참 낑낑거리다가)형님,한 마디 들

어 보십시오.(영시조로)"짚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나막신 뒤축에 거멀못

이라."

<중 략>

생원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네에,거 운고 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그 피마자(피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아,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형님,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부르게.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는 잡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아,그것 참 어려운 잘세.그것은 논 임자가 아닌

가?

서방 :하하,그것 형님 잘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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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의 무식을 드러낸 재담구조는 단순히 양반의 무식을 폭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웃음을 자아낸다.지배계층에 대한 풍자 못지

않게 놀이를 통하여 인간의 유희 본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봉산탈춤>의 유희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양반들과 말뚝이

가 추는 춤이다.일정한 재담구조가 반복되고 나면 양반과 말뚝이는 서로

어울려 춤을 춘다.이 춤은 장면 전환을 위한 중요한 도구인 동시에 양반

과 말뚝이 사이의 일시적 화해를 상징하는 춤이다.

말뚝이 :쉬이.(춤과 반주 그친다.)여보,악공들 말씀 들으시오.오음육룰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야아,이놈,뭐야!

말뚝이 :아,이 양반들,어찌 듣소.용두 해금,북,장고,피리,젓대 한 가락

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건건드러지게 치라네.(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中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굿거리장단에 맞춰 추는 춤은 사실 양반과 말뚝

이만의 춤이라기보다는 탈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는 공동의

춤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풍류

를 통해 민중들은 현실의 고달픔을 잠시나마 잊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민속극 속 삶의 유희를 드러내 주는 화해구조는 일상적 질서의 ‘일

시적’일탈이라는 성격을 갖는다.이 ‘일시적인’이라는 수식어는 이상향의

꿈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이다.이러한 ‘삶의 유희’의

끝에는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하지만 이 일시적이나마 즐거운 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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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민중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갈 위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44)

2.역할놀이 협동학습을 통한 <봉산탈춤>교육

가.역할놀이 수업 방법

<봉산탈춤>을 각색한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수업 전에 모

둠의 규모를 결정하고 모둠원을 구성해야 한다.모둠의 규모는 너무 적거

나 많으면 역할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개인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5-6명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이는 현행

고등학교 인원이 30-35명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5-6개의 모둠을 편성할

수 있는 구성이다.

모둠의 구성원은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를 골고루 배분한다.성취도가 높은 학습자에 의해 역할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치우치지 않도록 교사는 각 모둠의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만 약간의 조언을 해 주도록 한다.

모둠 구성이 끝나면 교사는 모둠 당 모둠원들의 협의를 거쳐 1명의 모둠

장을 선출하게 하고,모둠장은 역시 모둠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역할놀이의

준비과정을 따로 메모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

한다.각 모둠원들 간의 역할 비중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모둠원들은 상

44)허용호,「가면극의 축제극적 구조-봉산탈춤을 중심으로」,『한국민속학』36,한국민속학회,

200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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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견 교환을 통해 각자의 역할들을 맡는다.

<봉산탈춤>수업 3차시에 실연될 역할놀이는 교사에 따라 그 주제가 얼

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본고에서는 임의대로 역할놀이의 주제를 ‘현대사회

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찾아 각색하기’로 설정해보았다.이 활동

은 단순히 극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속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역할놀이 대본을 준비할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학습자가 숙지하고 활용해야 할 민속극의 연행 원

리를 미리 제시해 주어야 한다.

먼저,작품의 내적 구조 측면에서 인지해야 할 점은 각 등장인물은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현대 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

이어야 한다.한편,<봉산탈춤>에서 양반과 말뚝이가 사용하는 언어는 민

중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혼용함으로써 다양한 언어유희를 만들어 낸다.

역할놀이 대본의 대사 또한 일정한 재담 구조와 언어유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민속극 대본의 해학과 풍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작품의 외적 구조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민속극은 특정한 장소나 무대

장치 없이 삶의 현장에서 개방된 형식으로 공연된다는 점이다.그래서 민

속극의 연행은 연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져야 한다.이러한 공감을 통해 연행 장소에 있는 관객들은

극을 관람하며 추임새를 넣거나 하는 행동으로 극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

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구조를 인지했다면 모둠원들은 과제 제출 전에

직접 만나거나 웹상에서 모여 의견을 교환해 역할놀이의 대본을 작성한다.

모둠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역할놀이의 등장인물,대본의 재담

구조,음악과 춤의 선택,역할놀이에 사용될 탈 등이 있다.그 중에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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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위적 집단,풍자의 대상)

⇔

B

(사회적 지위는 낮으나 A를

비판하는 집단)

비리 정치인 국민

무능력한 기업 간부 능력 있는 사원

권위적이고 편협한 시각의 거대

언론사

규모는 작으나 공정한 시각을

가진 언론사

신인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연예기획사

부당한 계약을 해야 하는

신인 가수

과 춤,탈 등의 요소들은 간단히 극의 특징을 나타낼 정도로만 만들고 이

러한 요소들을 만드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작품에 나오는 계층의 전형적인 인물의 관계와 유

사한 관계를 갖는 집단을 떠올려 보도록 유도하고,그 관계의 갈등이 무엇

이며 그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과 입장은 어떠한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두 집단의 갈등 원인과 배경 등을 토론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생성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을 형상화하여 연행하도록 하는데 이를 절차화하

면 다음과 같다.

가.작품의 갈등 관계와 유사한 갈등 관계 설정하기

(예)

나.갈등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토론하여 내용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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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두 집단의 입장을 유추하여 인물로 형상화하기

라.모둠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대본 만들기

마.역할 인물을 정하여 연행하기

바.관객은 B의 입장에서 공연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참여하기45)

수업 시간을 고려해 한 모둠 당 실연시간은 3-4분 내외로 정해서 미리

모둠원들에게 3-4분 동안 소화할 수 있는 대본을 만들 것을 공지한다.길

지 않은 시간이어서 극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

지만 실제 <봉산탈춤>양반과장의 공연에서도 한 가지 재담구조가 반복되

는 시간은 3-4분 내외이다.실제 공연에서는 이러한 재담구조 여러 개가

모여 한 과장을 이루지만 수업 시간에 실연을 하는 역할놀이는 재담구조를

한 번 공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완성된 대본은 이후 평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모둠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한다.이 때 보고서 내용에는 역할놀이 대본 이외에

도 모둠별 토의과정을 기록한 일지,모둠원 각자가 맡은 역할 등을 기록한

내용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본고의 교수-학습 지도안에는 평가에 대한 부

분이 빠져 있지만 이러한 보고서와 실연을 토대로 역할놀이에 대해 채점을

하고 이후 수행평가 점수로 적용하는 등의 보상이 있다면 모둠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놀이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수업 3차시에서 각 모둠별로 역할놀이를 발표하고 나면 각 모둠들은

자신의 모둠을 제외한 다른 모둠의 역할놀이의 인상 깊은 점과 잘된 점,

아쉬운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다른 모둠들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

해 각 모둠 구성원들은 자기 모둠의 준비 과정과 역할 반성의 시간을 가짐

45)김미정,「창조적 재구성 활동을 통한 전통극 교육 방안」,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2007,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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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자기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학습자들이 의견을 발표하면 교

사는 그 의견에 대한 옳고 그름을 교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역할놀이에 대

한 약간의 강평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역할놀이에서 교사의 역할

<봉산탈춤>을 기반으로 한 역할놀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역할극을 만

들고 실연하는 학습자이다.그러나 이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모든 것을 위

임하고 방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민속극 교육의 성공은 상당

부분 교사에게 달려 있다.교사가 학습자에게 최초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

만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을 하기란 어렵다.흔히 학습자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질수록 더 큰 ‘창의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습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기만 해서는 오히려 학습자로 하여금 방향

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오히려 역할놀이 같이 학습자 주도의 학습일수록

학습의 성공은 교사의 역할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교사는

역할놀이 구성 전면에 나서진 않으나 항상 학습자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함을 뜻한다.

역할극을 구성할 때 교사는 학습자 집단을 능력에 맞게 골고루 구성해주

어야 한다.역할놀이와 같은 협동학습은 비슷한 능력의 모둠원보다는 학업

성취도가 다양한 분포를 이루는 학습자들을 모둠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모둠학습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볼 순 없으

나 학습자들은 다양한 모둠원들을 통해 역할극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서

로 끌어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

한 모둠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가 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규칙

을 두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중재하고,학습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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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고전작품에 대한 지식과 감상 자료를 일방적으

로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여 작

품이 지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야한다.역할놀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반응에 대해 유의 깊게 관찰하고 그

것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의 사고

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

습자들은 극 체험 활동을 단순한 놀이,표면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작품이 지닌 가치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46)같은 맥락으로 극 구성에 있어 학습자들 간 의견이 상충될 때,교

사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토의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역할놀이 활동에서 교사는 평가자나 감독관이 아니라 관찰자,상담가이

다.이는 역할놀이 구성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학습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그러나 관심은 기울이되 학습과 과

제의 책임은 일단 학생들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학생들이 고칠 점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 때만 교사가 개입하도록 한다.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조언을 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들을 찾아

내도록 안내를 해준다.교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안내를 통해 모둠원들은

학습내용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가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47).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거리를 두는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비록 교사가

학습자들의 과제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접근

하기 쉽고 친근한 존재로 느껴야 한다.교사는 학생들의 과제에서 무엇인

46)강진우,「희곡교육에서의 교사 역할 연구」,『국어교육연구』42집,국어교육학회,2008,33면.

47)박기혁,「고등학교 고전문학의 지도방안 연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1,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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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내 그것에 관해 조언을 하고 때때로 그 과제에 대

해 개인적인 반응을 주고받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

망들이 학습자들에게서 활동들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때 교수학습의 목표는

성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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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봉산탈춤>교육의 실제

앞서 Ⅱ장에서는 민속극 교육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았고 Ⅲ장에서는 그

러한 민속극 교육의 절차를 <봉산탈춤> 교육에 적용해 보았다.민속극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 낸 고전 극 양식이다.여러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구성된 민속극은 개인의 평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속극을 이해하고 내면화할 때에 그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속극을 파악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의 하나로 협동학습을 선

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협동학습은 과제가 부여되고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모둠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개별학습에서는 얻기 힘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또

한 모둠원과의 협동 작업을 통해서 학습자는 민속극을 만들고 실연했던 조

상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다음은 수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민속극 협동학습 수

업 모형과 실제 <봉산탈춤>교수-학습 지도안이다.

1. 민속극 협동학습 수업 모형

민속극 협동학습의 수업 모형은 모둠학습을 기본으로 구성하였다.실제

수업 차시에서 학습자는 이러한 모둠학습을 토대로 역할놀이와 토의를 진

행할 것이다.민속극 협동학습의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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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수-학습계획의 수립

교수-학습계획의 수립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해당 작품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학습 목표는 대단원 지

도 계획을 참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학습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모둠을 편성한다.모둠은 다양한 학업성취도

를 가진 학습자들이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또한 교사는 학습자

의 컴퓨터 활용능력 정도도 파악하여 미디어 활용 수준을 결정한다.이는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협동학습의 경우 학습 성취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본시 수업 이전에 학습자들에게 미리 자신의

모둠을 알려 주어서 각 모둠원들이 충분히 서로를 파악하고 과제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수업 준비를 위해 각 모둠원이 직접적으로 모이는

것 이외에 컴퓨터 웹을 통해서도 꾸준히 모이고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동기유발과 텍스트 읽기

본시 수업의 첫 번째 단계이다.수업 단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학습자에게 민속극 단원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이 좋다.예를 들어

<봉산탈춤> 단원에서의 동기유발로는 봉산탈춤의 춤사위 한 동작 따라하

기,PPT를 통해 탈 사진을 보고 인물 유형 짐작하기,역할놀이와 관련해

패러디 작품 소개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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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탈춤>은 고전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

는 어휘나 구절이 많다.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교사의 설명과 함께 적절히

학습지와 PPT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과제선정과 부여

텍스트 읽기가 끝나면 교사는 미리 준비한 과제를 모둠별로 부여한다.과

제의 특성에 따라 모둠원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정한다.각

모둠별로 과제의 주제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주는 유인물에

는 각 모둠별 과제의 내용이 모두 수록하는 것이 좋다.또한 모둠원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다른 모둠의 진행 상황과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

도록 교사는 미리 웹 사이트를 개설해 학습자의 편의를 돕는다.

(4)과제수행과 보고서 제출

부여받은 과제를 확인한 후 일단 각 모둠원들은 개인별 학습을 한다.모

둠 구성원 모두가 각자 과제를 파악하고 자료를 찾은 후 모둠 전체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그렇지 않으면 몇몇 학습자들에 의해 과제수행이 끝

날 가능성이 있어 모둠별 학습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모둠 구성원이 토의를 할 때는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토의과정을 적어

최종 과제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도록 한다.토의가 끝나면 각 모둠

은 모둠장을 중심으로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과제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보고서는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이후 교사가 개설한 웹 사이

트에서 평가가 끝난 후 다른 모둠원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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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업의 운영

수행한 과제를 본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단계이다.학습자는 자기 모둠

역할놀이를 실연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모둠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이때의 동료평가는 다른 모둠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른 모둠과 자기 모둠의 장단점을 비교해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

는 의미의 평가이다.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학생 2-3명 정도를 지정해 각

자의 느낌을 발표해보게 하는 것도 좋다.역할놀이에 대한 교사의 조언은

간단한 강평 정도로 마무리 한다.

(6)정리와 평가

각 모둠은 수업시간에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다.학습자는 최종보고서를 교내망과 같은 웹 사이트에 올리고 교사는 다

른 모둠이나 다른 반과의 비교를 통해 모둠별 점수를 부여한다.교사는 각

모둠의 토의일지나 게시물을 확인하여 개인별로 과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다.

각 모둠별로 평가된 결과는 수행평가 점수로 기말 성적에 반영하여 보상

할 수도 있다.아울러 가장 우수한 과제물은 학교 홈페이지나 교지에 게재

하여 공개하는 것도 보상의 한 방법이다.

위의 여섯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협동학습 수업 모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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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학습 계획의 수립

① 학습목표 설정

② 협동학습 계획수립

③ 모둠 편성

2 동기 유발과 텍스트 읽기

① 협동학습과 대상작품에

대한 소개로 흥미 유발

② 텍스트 읽기

3 과제 선정과 부여
① 모둠별 과제 선정

② 모둠별 과제 부여

4 과제 수행 및 보고서 제출

①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모둠별 토의

② 모둠별 과제 작성

③ 모둠별 과제 보고서 제출

5 수업의 운영

① 모둠별 과제 발표

② 동료 평가

③ 교사의 강평

6 정리와 평가
① 학습내용 정리

② 교사의 최종 평가

2.<봉산탈춤>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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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 목표

1

1.민속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다.

2.<봉산탈춤>의 형식과 중심과장의 내용을 알 수 있다.

3.양반과장의 재담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2

1.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2.중요어휘와 파자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

현행 고등학교 국어(상)교과서에 수록된 <봉산탈춤> 단원은 학습자에

게 담화의 장면에 대하여 알게 하고,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되었다.여러 상황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데 단원 설정의 목적이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고와 표현

을 하고,아울러 민속극의 극적 요소도 함께 학습하기 위해 역할놀이를 이

용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에서 계획한 <봉산탈춤>의 수업시간은 총 3차시로 구성되어 있

다.이에 본고는 1,2차시에서 학습자들이 민속극과 <봉산탈춤>에 대한 개

괄적인 이해를,마지막 3차시에 역할놀이 실연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해 보았다.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봉산탈춤>의 교수-학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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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

3
1.역할놀이를 통하여 민속극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민속극의 현대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제재를 설명하는 형식의 수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나 1,2차시에서 이루

어지는 민속극과 봉산탈춤의 내용에 관한 학습은 3차시에 있을 역할놀이의

구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1,2차시의 수업 역시 3차시와 마찬가지로 모둠학

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학습자들이 서로의 학습을 도와주

고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것

이 좋다.

1,2차시에 걸쳐 민속극과 <봉산탈춤> 학습을 진행하기엔 다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따라서 본 교수-학습지도안을 사용하는 교사는 <봉산탈

춤>단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학습자에게 자신의 모둠을 알려주고

다음 차시에 다룰 내용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필요한 경우 모둠 학습에서

토의할 내용을 미리 과제로 준비해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차시의 역할놀이는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습자가 담당교사에게 역할

놀이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보고서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역할놀이에 대한 모둠의 준비가 완료된 것인지

교사와 모둠원 모두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가.1차시 지도안

(1)1차시 수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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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에서는 민속극의 기본지식,<봉산탈춤>의 형식과 중심과장의 내용,

양반 과장의 재담구조를 이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민속극과 봉산탈춤 양반과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3차시

에 있을 역할놀이 대본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도에서 설정해보았다.

민속극은 문학 제재인 동시에 극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예술이

다.민속극의 특징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는 <봉산탈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봉산탈춤>은 다른 민속극에 비해 신앙적 내지는 종교적

의의는 희박하고 민중의 오락적 요소가 우세한 작품이다.학습자들은 <봉

산탈춤>을 통해 민속극의 극적이고 오락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봉산탈춤>의 형식과 중심과장의 내용은 이 단원에서 상세하게 다룰 내

용이 아니므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봉

산탈춤>은 전체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과장 사상좌춤,제2과장 팔

목중춤,제3과장 사당춤,제4과장 노장춤,제5과장 사자춤,제6과장 양반 말

뚝이춤,제7과장 미얄 영감춤이 전체 과장의 내용인데 놀이의 내용은 산대

도감 계통극으로서 다른 가면극과 거의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벽사진

경의식무(사상좌춤과 지노귀굿),파계승에 대한 풍자,양반에 대한 풍자,처

첩관계와 서민의 생활상 등의 주제는 학습자에게 민속극이 형성될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보여주고 거기에 포함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양반과장의 재담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민속극에

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갈등을 만들고 해결해나가는지를 학습시키기 위한

활동이다.재담구조를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각 인물 유형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학습자들이

다양한 인물들에게 성격을 대입하고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야기 재구성의 초석이 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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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 내용

1차시에서는 민속극과 <봉산탈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학습한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민속극의 개념과 원리,<봉산탈춤>의 과장별 구성,

교과서에 수록된 양반 과장의 재담구조 살펴보기가 있다.

먼저,민속극의 여러 가지 기원설을 간략히 소개하고,각 지역별 민속극

의 종류를 살펴본다.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 공동 창작된 민

속극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민속극이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 작품

임을 학습한다.서양극과 민속극의 차이점을 통해 민속극 공연 장소가 가

지는 의미,연희자와 관객의 관계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봉산탈춤>의 과장별 구성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짧게라

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민속극은 공연을 전제로 한

문학 양식이므로 학습자에게 <봉산탈춤>의 공연모습을 보여주는 활동은

중요하다.2차시 도입에서 <봉산탈춤>의 춤사위 한 동작을 실습하기 위해

동영상은 대표적인 춤사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적합하다.

양반과장에서는 반복되는 양반과 말뚝이의 재담구조가 있다.조동일은

이와 같은 재담구조를 ‘양반의 위엄→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령→말뚝이

의 변명→양반의 안심’의 다섯 단계로 분류했다.이러한 재담구조의 반복은

양반과장의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고,놀이의 흥을 돋우어주는 기능을 한

다.학습자는 이러한 구조를 학습해서 양반과 말뚝이의 갈등을 이해하고,

역할놀이 대본 구성 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계획한 지도안은 모둠학습을 전제로 한 것이다.총 3차시의 수

업 동안 학습자는 미리 모둠별로 앉아 수업에 임하고,교사의 지시에 따라

48)김선민,『국어교육 방법론』,역락,2009,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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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차 시

3.다양한 표현과 이해

(2)봉산탈춤

1/3

본시학습 목표

1.민속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다.

2.<봉산탈춤>의 형식과 중심과장의 내용을 알 수 있다.

3.양반과장의 재담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및 방법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수

업

방

식

자료

및

유의

점

도입

(7분)

(3)

인사․출석

점검

-인사 후 모둠별로

출석을 점검한다.

- 결시생이 없는 모둠

은 호명 시 함께 대답을

한다.

전

체

수업

분위기

조성

전시학습

확인

-전시학습 내용 환기 - 전시 학습을 상기하

며 질문에 답한다.

전

체

(4)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제시

- ppt를 통해 봉산탈

춤의 등장인물별 탈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성격을 유추해

본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

다

-흥미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다.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전

체
ppt

모둠활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토의를 통한 협동학습을 하도록 한다.1차

시 마무리에서 교사는 3차시에서 역할놀이로 민속극을 재구성해볼 것임을

미리 공지한다.학습자에게는 개설된 웹 주소를 알려주고,<봉산탈춤> 단

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웹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음을 알린다.교사는 학습자들이 수업의 의문점이나

역할놀이를 위한 과제물 등을 웹에 올리도록 해서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시

간을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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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35분)

(20)

민속극

소개

<봉산탈춤>

소개

-민속극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을 ppt를 이

용하여 설명한다.

-봉산탈춤에 관한 내

용을 ppt로 설명한다.

VTR 자료를 통해 봉

산탈춤의 공연 장면을

짧게 제시한다.

-교사의 말을 경청하며

필요한 내용은 공책에

정리한다.

-VTR을 관람한다. 전

체
ppt

(15)

양반과장

구조

파악하기

-말뚝이와 양반이 주

고받는 재담구조를 유

형화해보도록 한다.다

양한 답변이 나오도록

모둠별로 진행하고,반

복되는 유형을 알려준

다.

-반복되는 재담에서 동

일한 유형을 토의를 통

해 알아보도록 한다.토

의한 내용은 모둠별로

발표한다.

모

둠

정리

(8분)

(6)

학습내용

정리

-본시학습 중 중요내

용을 정리한다.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

한다.

전

체

학

습

형성평가

실시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PPT로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답을 확인하게 한다.

-학습장에 제시된 문제

를 풀고 답을 맞춰본다.

(2)
차시학습

예고

- 차시학습을 예고하

고 과제를 제시한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찾아본다.

나.2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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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수업의 목표

2차시 수업에서는 양반과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자 한다.양

반과장 대본을 통해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현실을 파악하고,중요어휘와

파자놀이의 의미,작품의 주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작품에 반영된 당

시의 현실을 파악하는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각 등장인물의 전형성을 파

악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학습자는 당시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말뚝이와

양반이 단순히 개별적인 인물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특정한 인물군을 대표

하는 인물임을 유추할 수 있다.이것은 학습자들이 역할놀이의 인물을 구

성할 때에도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물군의 전형성을 띤 인물을

설정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정한 내용이다.

중요 어휘와 파자놀이의 의미를 찾는 활동은 작품 속에서 인물을 어떻게

희화화하고 풍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어떻게 주제를 구성

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했다.중요 어휘를 풀이하는 것은 어

려운 한자 어휘의 이해를 돕고,각각의 장면에서 그러한 어휘들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파자놀이는 양반과장에서 양반의 무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극의 유희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놀이이다.파자놀이는 양

반의 희화화를 통해 양반을 풍자하고자 한 당시 민중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앞서 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작품을 통해서 드러

내고자 한 바를 찾아보게 한다.작품의 주제는 민속극이 생기고 오늘날까

지 전승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대변한다.학습자는 작품의 주제를 찾아

보는 활동을 통해 민속극 교육의 의의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되고 역할놀

이 대본을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학습 내용

2차시는 1차시에서 배운 민속극과 <봉산탈춤>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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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봉산탈춤>양반과장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차시이다.

민속극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학습 전 간단하게 <봉산탈춤> 중

춤사위 한 동작을 학습자들이 따라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책이나 영상물

로만 본 <봉산탈춤>의 춤사위를 따라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민속극에는 재

담 이외에 춤과 음악 요소 등도 들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이 때 제시하는

춤사위는 학습자가 전시에 동영상을 통해 미리 보았던 것으로 선정한다.

<봉산탈춤>에는 다양한 춤사위가 등장한다.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불

림’과 ‘고개잡이’인데 교사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공간과 학생들의

좌석배치 등을 감안해 학생들과 함께 하기 적합한 동작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불림’은 봉산탈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춤사위이다.제2과장 8목

중춤에서 재담이 끝난 다음,연희자는 춤을 추기 위하여 악사들에게 반주

를 해 달라는 신호로 “낙양동천이화정”등의 불림49)을 외치면서 춤사위를

시작한다.양손을 위로 45도 정도 올려 뻗은 후 무릎을 굽혀 내리면서 3자

나 영문자 S자 모양의 동작(1장단)을 반복한다.‘고개잡이’는 손에 낀 한삼

을 어깨에 걸치고 발은 어깨넓이만큼 벌린 다음,상체를 반 우향우 방향으

로 틀면서 고개를 무릎까지 숙였다 들고 다시 허리까지 숙였다 든다.이

동작을 우측으로 두 번,좌측으로 두 번 한다.

수업의 도입에서 춤사위를 간단하게나마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도 학습자가 민속극을 직접 느껴보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교사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역할놀이를 구성

할 때 재담에만 치우치지 않고 음악과 춤도 적절히 삽입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이 좋다.

2차시의 전개 부분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양반과장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주요 학습 내용은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현실을 파악하기,중

49)‘불림’은 춤사위를 지칭하는 말인데 ‘불림’춤사위를 시작하기 전 악사에게 장단을 청하면서 질러

내는 소리도 ‘불림’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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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어휘와 파자놀이의 의미를 찾아보기,작품의 주제 찾아보기 활동이다.

<봉산탈춤>에 반영된 당시의 현실로는 민중 의식 성장으로 인한 계층 간

의 갈등,부를 축적한 신흥 상인 세력의 출현,물질만능주의의 팽배 등이

있다.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자는 <봉산탈춤>이 창작된 배경

을 짐작하고,인물들의 갈등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교사는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개연성 없이 창조된 인물들이 아니라,당시 사회에 존

재했던 집단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음을 학습자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이 활동은 역할놀이 대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민속극의 등장인물

처럼 집단 대표의 전형성을 띤 인물이어야 함을 학습자에게 인지시키는 의

미를 가진다.

중요 어휘와 파자놀이의 의미를 찾아보는 활동은 심층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동시에 양반과장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어휘들은 학습자가 민속극을 이해하

는 것을 어렵게 한다.그러나 이것이 곧 학습자가 민속극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다 알아야 민속극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중요

한 것은 모든 어휘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뚝이와 양반이 사용하는

어휘는 어떤 의도로 그 장면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파자놀이는 양반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만 실제

로는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무지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두 번의 큰

전쟁으로 양반들의 무능함을 지켜본 민중들은 신분 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의구심은 양반들에 대한 비판과 폭로로 드러나는데

파자놀이는 양반의 무지를 폭로하는 민중들의 풍자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학습한 내용을 상기한다면 학습자들은 어렵지 않게 작품의 주제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내용 학습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이 있다면

모둠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2차시를



-59-

단 원 차 시

3.다양한 표현과 이해

(2)봉산탈춤

2/3

본시학습 목표

1.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2.중요어휘와 파자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

3.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및 방법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수

업

방

식

자료

및

유의

점

도입

(10분)

(3)

인사․출

석

점검

-인사 후 모둠별로

출석을 점검한다.

- 결시생이 없는 모둠

은 호명 시 함께 대답을

한다.

전

체

수업

분위기

조성

전시학습

확인

-전시 학습 내용 환

기

- 전시 학습을 상기하

며 질문에 답한다.

전

체
ppt

(7)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제시

-봉산탈춤 춤사위 중

한 동작을 학습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시

범을 보인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

다.

-가벼운 마음으로 춤사

위를 따라한다.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전

체

전개

(33분)
(9)

사회상황

짐작하기

- 모둠별로 <봉산탈

춤>에 반영된 사회 상

황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제시된 문제를 모둠원

들이 협력하여 해결한다.

토의과제가 해결되면 학

습지에 기입한다.

모

둠

마무리하면서 교사는 3차시에 있을 역할놀이는 학습자가 1,2차시 학습내용

을 참고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준비사항들을 미리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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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토의가 끝나면

교사는 2모둠 정도를

지정해 발표를 시키고

정리해준다.

(8)
중요어휘

정리하기

-양반과장에서 나타나

는 풍물 관련어휘와

상징적 어휘들을 정리

하도록 지도한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중

요어휘들을 찾고 학습지

에 기입한다.

개

별

(8)

파자놀이

의 의미

생각해보기

-파자놀이의 의미를

설명하고 학습지를 통

해 파자놀이를 실행한

다.

-학습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

도록 하고 간단한 강

평을 한다.

-파자놀이의 설명을 듣

고 제시된 문제를 푼다.

-자유롭게 발표한다.

모

둠

(8)주제찾기

-양반과장을 통해 드

러내고자 한 주제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발

표할 수 있도록 한다.

-ppt를 통해 양반과장

의 주제를 제시한다.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

게 발표해보고 ppt를 보

며 학습지에 기입한다.
개

별

정리

(7분)
(5)

학습내용

정리

형성평가

실시

-1,2차시 학습 중 주

요내용을 정리한다.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ppt를 통해 정답을 제

시한다.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

한다.

-문제를 풀고 ppt로 정

답을 확인한다.

전

체

학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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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학습

예고 및

과제제시

- 차시학습을 예고하

고 과제를 제시한다.
-인지 후 기록한다.

다.3차시 지도안

(1)3차시 수업의 목표

이번 차시의 목표는 민속극의 특징을 이용한 역할놀이를 실연하고 나아

가 민속극의 현대적 가치를 모색해보는 것이다.역할놀이는 학습자들이

<봉산탈춤>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직접 체화시키기 위해 설정한

방법이다.앞선 차시들을 통해 학습한 <봉산탈춤>의 표현 요소를 모둠원

과의 협동학습을 통해 대본으로 구체화시키고 실연해 보는 활동인 것이다.

역할놀이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표현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흐름을 정확

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역할놀이의 또 다른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민속극의 극적 요소를 직접 체험해보게 하는 것이다.역

할놀이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른 모둠원과 교류하게 되고

공동체적 놀이를 체득하게 된다.역할놀이에 쓰이는 음악과 춤은 학습자에

게 민속극의 유희적 요소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역할놀이는 학습자의 상상력과 언어능력을 자극하는 활동이다.상상력은

관습적이고 지배적인 사고의 틀을 부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놀이를

통한 상상력 자극 효과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닫힌 마음을 여는 훌륭

한 촉발제가 된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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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차 시

3.다양한 표현과 이해

(2)봉산탈춤
3/3

본시학습 목표
1.역할놀이를 통하여 민속극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민속극의 현대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내용

및 방법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수

업

방

자료

및

유의

(2)학습 내용

3차시는 학습자들이 직접 구성한 역할놀이를 실연해보는 차시이다.역할

놀이 대본은 학습자들이 미리 수업 전에 웹에 올려두게 해 교사로 하여금

학습자들의 학습 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사는 그 밖

에 모둠별로 준비한 역할놀이 소품 등도 사전에 점검해,본 수업에서 모둠

별 역할놀이가 지체 없이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역할놀이

실연 전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모둠별 과제 발표 시간을 엄수하도록 주지시

키고,역할놀이 후 토의할 거리를 미리 제시해 학습자들이 다른 모둠들의

공연을 볼 때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역할놀이 후 교사는 학습자들의 공연에 대해 평가가 아닌 간단한 강평

정도를 덧붙이도록 한다.민속극의 가치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를 진행시키

고,2모둠 정도를 선정해 결과물을 발표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학

습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최종보고서는 역할놀이 실연이 끝난 후 그동안의 준비과정과 맡은 역할,

역할놀이 대본 내용,다른 모둠의 의견 등을 취합해서 작성해 교사에게 제

출한다.필요한 경우 교사는 이 최종보고서와 실연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

으며 우수한 최종보고서는 웹 사이트에 게재해서 다른 모둠,다른 반 학습

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

50)민병욱․심상교,『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연극과 인간,2000,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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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점

도입

(8분)

(4)

인사․출석

점검

-인사 후 모둠별로

출석을 점검한다.

- 결시생이 없는 모둠

은 호명 시 함께 대답을

한다.

전

체

수업

분위기

조성

전시학습

확인

-<봉산탈춤>의 표현

상의 특징과 조선 후

기 사회상을 ppt로 정

리하여 질문한다.

- 전시 학습을 상기하

며 질문에 답한다. 전

체
ppt

(4)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제시

-패러디의 예를 보여

주면서 모둠별 역할

놀이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

다.

-모둠별 과제로 작성해

온 역할 놀이를 떠올리

며 교사의 설명을 듣는

다.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전

체

전개

(30분)

(25)
과제 발표

-역할놀이에 대해 간

략히 설명한다.

-모둠별로 수행해 온

과제에 따라 역할놀이

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유의점을 설명하고

역할놀이 후에 토론할

내용을 미리 제시한다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한

다.

-모둠별로 준비해온 역

할놀이로 시행한다.

*모둠별 과제의 내용

은 현대 사회에서 비판

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찾아 각색하기이다.

전

체

음악과

소품담

당 등

모둠의

모 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

도 록

지도한

다.

(10)

모둠

토의와

발표

-역할놀이를 마친 후

모둠별로 각 모둠의

발표에 대한 감상과

민속극의 가치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고 2모

둠 정도를 선정해 토

의 결과를 발표시킨다.

- 모둠별로 각 모둠의

발표 내용 중 좋은 점과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토의하고 발표 내용을

토대로 민속극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

모

둠

학

습



-64-

정리

(7분)

(3)
학습내용

정리

-역할놀이에 대한 간

단한 강평을 하고 학

습내용을 정리한다.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

한다.

전

체

학

습

(3)
자기조정

과 점검

-3차시 동안 배운 <봉

산탈춤>의 표현상 특

징과 민중의식,문화적

가치에 대해 학습자가

점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학생이 질문

을 하면 그에 따른 답

변을 해준다.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

고 민속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더 나아가 민

속극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공책에 기록한다.

- 학습한 내용에 대해

모르는 점이 있으면 질

문한다.

(2)
차시학습

예고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찾아본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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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민속극은 민간전승의 고전 연극이다.민속극의 기원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이러한 학설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민속극이 공동체의 요구

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향유되던 작품이라는 것이다.민속극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공동체 집단은 바로 민중이다.민속극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적층되고 구전되었기 때문에 당시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민속극은 문학․문화․춤․음악 등이 조화된 종합예술이다.일반적으로

관객은 연희자에 의해 연희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민속극을 이해하게 된

다.민속극은 말과 노래로 전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변이가 쉽게 일어나

며,구연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또한 연희자의 춤과 장단은 극 흐름에 풍류

적 흥취를 더하는 동시에 각각의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더해 주는 구

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민속극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국어 교과 제재로서의 민속극을

교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교과서 속에 담긴 민속극은 문자로 기록된

제재로 존재하지만 민속극의 본질은 일반적인 문학텍스트와는 확연히 구분

된다.민속극은 종합예술적 성격을 가진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민속극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민속극의 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으로 역

할놀이를 통한 민속극 재구성 방법을 선정해 논의를 진행하였다.학습자들

은 협동학습의 공동체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민속극의 생성과 연행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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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동체적 삶이 녹아 있음을 체득할 수 있다.또한 모둠원들과 역할놀이

로 민속극을 재구성해보는 과정을 통해 민속극의 종합예술적 요소에 관해

서도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이와 같은 의미에서 민속극 단원

수업의 협동학습 수업 방식은 적절한 수업 모형이 될 수 있다.

Ⅱ장에서는 효과적인 민속극 교육을 위해 민속극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

립하였다.민속극 교육의 방향은 ‘민속극의 개념과 연행 원리 습득,실연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 작품 수용,민속극의 현대적 가치 모색’의 순서로 정

하였다.학습자는 ‘민속극의 개념과 연행원리 습득’단계에서 민속극에 대

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학습한다.이 첫 번째 단계는 민속극 교육의 기본

토대가 되는 단계로,앞으로 학습자가 하게 될 민속극 학습 활동의 기초가

되는 단계이기도 하다.두 번째 단계는 ‘실연을 통한 학습자의 능동적 작품

수용과 역할놀이’이다.이전 단계에서 민속극을 학습한 학습자는 이 단계에

서 모둠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동학습을 통한 실연을 통해 작품을 능동적으

로 감상하고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마지막 단계는 ‘민속극의 현대적 가치

모색’이다.이는 민속극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민속극의

현대적 가치를 추론해 낼 수 있도록 모둠원들 간의 토의를 자연스럽게 유

도하는 것이 좋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절차화한 민속극 교육의 기본 방향을 고등학교 국

어(상)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봉산탈춤>단원에 적용해 보았다.민속극

교육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봉산탈춤>에서 학습해야할 사회․문화적 성

격을 ‘민중의식,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삶의 유희’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민속극 실연의 방법으로 협동학습의 하나인

역할놀이를 선정했다.학습자는 단순히 주어진 <봉산탈춤>단원을 그대로

실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을 구성하고 그 모둠원들과 민속극을 재구성하

는 작업을 통해 민속극의 원리를 체화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역할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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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동시

에 집단의식을 제고시키고 언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역할놀이 후에는 학습자가 이러한 역할놀이를 바탕으로 <봉산탈춤>

의 현대적 가치를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모둠원간 토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

다.

Ⅳ장에서는 실제 <봉산탈춤>의 교수-학습안을 설계해 보았다.기본 모

형은 협동학습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수업지도안은 현행 고등학교 수업 시

수인 3차시에 맞추어 설계했다.

본고에서는 민속극이 연극이자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민속극 교육의 모형으로 협동학습 방법을 통한 실연을 사용했다.그러

나 민속극의 종합예술적 성격이 민속극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 것

처럼 민속극 교육의 기본 목표를 교수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양

한 민속극 교육 방안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속극을 접할 기회가 적은 현대의 학습자에게 민속극을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교과학습으로서의 민속극 교육은 문학적 측면과 극적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하기 때문에 교수자의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

하다.본고는 앞으로 민속극 교육의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그러한 연구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습자 모두 민

속극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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