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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김주필. 유아용 동화책의 어휘 분석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1호, 

57-77. 본 논문에서는 학령 기 아동을 상으로 편찬된 동화책 260권과 교육부 발행의 유치

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에 수록된 동화의 어휘를 분석하여 어휘 사용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 

어휘를 국어교육용 어휘 등 과 비교하여 학령 기 아동들을 한 동화책의 어휘 사용의 방향

을 논의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책에 사용된 어휘의 수와 빈도를 연령별, 

종류별, 어종별, 품사별로 분석한 결과, 동화책의 어휘 수와 빈도는 모두 고유어>한자어>혼종

어>외래어 순으로 나타났다. 품사별 어휘 수는 명사>동사>부사>형용사>감탄사> 형사> 명

사>수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빈도는 명사>동사>형용사> 명사> 형사>감탄사>수사의 순

서로 나타났다. 동화책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래동화에는 한자어, 번역동화에는 외래어 어

휘 수와 빈도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휘 수와 빈도에서 사용비율의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휘 빈도만 가지고 교육용 기  어휘를 선정하는 기존의 연

구 방법이 어휘 빈도와 어휘 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으로 체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다. 둘째, 동화책에 사용된 어휘를 국어교육용 어휘 등 과 비교하 을 때, 체로 동화책에 사

용된 어휘들은 학령 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어휘 등 에 해당되는 비율이 65 %정도로 나머지 

35 %는 학령 기 아동들에게는 어려운 어휘들(김 해(2002)의 기 에서 4등  이상에 속하는 

어휘)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들은 래동화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한, 

복합어나 생어들의 등 을 설정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용 기  어휘 선정 기 에 한 제안을 하 다.

핵심어: 동화책, 어휘, 품사, 어종, 기  어휘 선정 

Ⅰ. 서  론

아동들의 어휘 발달은 음운 체계에 한 지식의 증가, 단어 학습에 한 내  제약의 작동, 반

인 인지 능력의 발달 등과 같은 아동 내부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Hoff, 2001). 기 아동기의 

어휘 발달은 이러한 아동 내부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화에 노출되는 말의 양에 크게 좌우

된다(Huttenlocher et al., 1991). 그러나 차 아동들은 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동화책 읽기와 같은 

능동  경험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상과 사고를 표상하는 보다 추상 인 어휘를 습득해 나간다. 이

러한 과정에서 어휘를 많이 습득한 아동들은 텍스트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텍스트 읽기를 많이 한 

1)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1-002-C00407). 방 한 자

료 정리  분석을 도와  남 학교 박지 양에게 고마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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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수록 어휘력이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Cunningham & Stanovich, 1991). 

이러한 맥락에서 동화책과 같은 읽기 텍스트의 한 어휘 사용은 아동들의 어휘력 신장을 

해서 뿐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 필요하다. 아동의 수 에 맞는 내용의 

책을 선정하여 한 수 의 어휘를 많이 습득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어휘 교육, 나아가 아동

의 인지 능력이나 사고 능력의 효율 인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 이와 같은 어휘 교

육의 요성과 필요성에 한 공감 는 많이 형성되고 있으나, 이에 한 체계 인 연구와 그 연구 결

과를 교육 장에 용하는 노력은 아직도 보 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장에서 어휘 교육을 체계화하기 한 기  어휘 선정이 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등학교 

교과서의 어휘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은 꾸 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1). 그러나 학령 기 아동들

을 상으로 하는 어휘 사용의 문제를 논의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취학 기 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3-5세 아동들의 실

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취학 기 아동들의 연령별 어휘 빈도를 제시한 이상  외(1971)와 3;6개월에

서 6;5개월 된 아동들의 음운과 어휘발달을 조사하여 어휘 종류에 따른 아동들의 어휘 발달 순서를 논

의한 권경안(1981)은 취학 기 아동들이 실제로 발화한 구어 자료를 수집․정리하 다는 에서 요

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아동들의 어휘 발달에 요한 문어  텍스트에 사용된 자료에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에서 제한 을 갖는다. 체계 인 어휘 교육은 아동들의 발화와 같은 구어 

환경의 자료만이 아니라, 읽기와 같은 문어 환경의 자료를 포함하는 직․간 의 어휘 사용 경험에 한 

포 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Ⅱ. 연구목

본 연구에서는 학령 기 아동을 상으로 편찬된 동화책의 어휘 사용 양상과 특징을 검토하고, 

이 어휘들을 김 해(2002)가 제시한 국어교육용 어휘등 과 비교함으로써 기  어휘 선정의 방향을 논

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책의 어휘를 3-4세와 5-6세의 연령별, 창작 동화, 번역 동화, 래 동화 등의 동화 종류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의 어종별, 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형사, 부사, 감탄사 등의 품사

별로 분석하여 동화책의 어휘 사용의 양상과 특징을 검토하여 기  어휘 선정 기 의 기  자료로 사

용하고자 한다.

2) 동화책에서 사용된 어휘를, 김 해(2002)2)의 총 7등 의 어휘 가운데 1-4등  어휘와 비교하

1) 김희진, 1990; 서정국, 1968, 1969, 1975, 1976, 1977, 1978; 서종학․김주필, 1999; 안승덕․김재윤, 

1975; 이충우, 1991a, 1991b, 1994; 김 해, 2002) 등은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국어 교과서를 분석

하여 교과서 어휘 사용의 문제 을 논의하거나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고자 하는 구체 인 논의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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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용 기  어휘 선정의 문제 과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취

학 기 아동을 한 동화책의 어휘 선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어 환경의 기  어휘 선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상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와 유치원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동화책 260권을 조사 상 자료로 선정하 다. 

가. 교육부 발행의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교사용 지도서로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에 포함된 

동화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나. 유아용 동화책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동화책 260권을 선정하여 이 동화책에 있는 어휘

를 분석하 다3). 동화책은 3-4세용으로 편찬된 것과 5-6세용으로 편찬된 것을 구별하여 분석하 는데, 

그 구별 기 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에 포함된 동화는 5-6세용으로 분류하 고, 동

화책에 상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하여 분류하 다. 연령 구분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연령이 분명히 명시된 동화책과 유사성을 검토하여, 문장이 비교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어휘가 7-8개 이내로 구성된 문장이 사용된 동화책은 3-4세용으로,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된 복문 형태

의 문장이 사용되거나, 10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사용된 동화책은 5-6세용으로 간주하 다. 

한 동화책의 종류를 창작 동화, 래 동화, 번역  번안 동화로 구별하여 분석하 다.

2) 메타계량법은 이미 계량화된 자료들을 구하여 그 분포 상황과 자료의 타당도를 고려하고 비교하여 

요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김 해, 2002).

3)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무엇보다 먼  문제되는 것은 조사 상 동화책을 선정하는 기  문제이

다. 유치원에서는 정해진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동화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결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유치원에 사용하고 있는 동화책을 심

으로 분석하는 것이  동화책 사용 실태를 반 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구, 경북 지역 3

개 유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화책과 10개의 유치원에서 추천한 동화책 260권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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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입력 기   분석 방법

동화책 입력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 국어 사 을 편찬하기 하여 자료를 입력한 방법을 

따랐다. 이 게 입력된 자료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 국어 사 을 편찬하기 하여 개발한 소

트 로그램인 h.grep를 사용하여 일별로 소트하고, 세부 인 분석을 한 별도의 로그램을 개발

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다. 품사는 학교 문법에 따라, 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등 9품사를 기 으로 분류하 으나 어휘에 속하는 품사가 아닌 조사는 제외하 다. 

동사나 형용사는 그 빈도를 알기 해 기본형으로 통일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동음이의어(homonym)

는 동아 새국어사 (3  2쇄)을 기 으로 하여 목록을 작성하 다.

가. 자료 입력 기   방법

동화책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지침과 방법에 의거하여 입력하 다. 

1) 동화책에서 행 표 어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어휘는 표 어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력하 다. 

( : 개구장이->개구쟁이)

2)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에는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력하 다. ( : 모든사람이 -> 모

든 사람이)

3) 그 외의 경우는 동화책에 있는 그 로 입력하 다. 

나. 자료 분석 기   방법

자료에 한 분석 지침과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 지침만 제시하기

로 한다. 

1) 품사는 학교 문법을 기 으로 하여, 명사(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 고유 명사), 명사, 동사(본 동사

와 보조 동사), 형용사(본 형용사와 보조 형용사), 부사, 감탄사, 형사, 수사 등으로 분류하 다. 조

사는 제외하 다. 

2) 어휘는 그 기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하고, 복합어나 생어로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결합된 어휘는 혼종어로 분류하 다. 한자어나 외래어가 음운변화를 거쳐 고유어처럼 사

용되는 경우에는 고유어로 분류하 다. 그리고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은 외래어에 포함하여 분류하

다. 

3) 합어나 구의 구별 기 은 사 의 표제어 상태에 따랐다. 즉 사 에 실려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

로,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단어가 결합하여 형성된 구로 간주하 다. 를 들어, ‘손목시계’는 

사 에 등록되어 있기에 하나의 단어로 분류하 고, ‘기둥 시계’는 사 에 나오지 않으므로 ‘기둥’과 

‘시계’의 두 개의 단어로 분류하 다. 

4) 말과 본딧말은 별개의 단어로 인정하 다. 를 들어, ‘아이/애, 것/거/게, 나/내, / 구, 어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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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다, 이러하다/이 다’ 등을 각각 별개의 단어로 분류하 다.

5) 한 단어에 ‘네, 님, 별, 쪽’과 같은 생산 인 미사가 붙은 경우 독립된 단어로 분류하지 않았다. 

를 들어 ‘선생님’은 ‘선생’에 포함하 다. 

Ⅳ.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는 동화책의 어휘를 어종별, 품사별로 분석하여 동화책에 사용된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 사용된 어휘를 국어교육용 어휘 등 과 비교할 것이다.

1. 어휘사용 양상

가. 어종별 분석

동화책에 사용된 어휘 수와 어휘 빈도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나 어 조사한 비율을 

<표 - 1>에 정리하 다. 

<표 - 1> 어종별 어휘 빈도와 어휘 수의 비율(연령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총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3-4세
1,411

(79.4 %)

6,017

(85.6%)

211

(11.9%)

580

(8.3 %)

36

(2.0 %)

142

(2.0%)

120

(6.7 %)

291

(4.1 %)

1,778

(100 %)

7,030

(100 %)

5-6세
5,843

(65.4 %)

116,225

(81.6%)

1,760

(19.7%)

16,848

(11.8 %)

295

(3.3 %)

3,153

(2.2%)

1,042

(11.7 %)

6,267

(4.4 %)

8,940

(100 %)

142,493

(100 %)

체
7,254

(67.7 %)

122,242

(81.8%)

1,971

(18.4%)

17,428

(11.7 %)

331

(3.1 %)

3,295

(2.2%)

1,162

(10.8 %)

6,558

(4.4 %)

10,718

(100 %)

149,523

(100 %)

동화책에 사용된 어종별 어휘의 수나 빈도는 모두 고유어>한자어>혼종어>외래어 순으로 나타

났다(어휘 수: 고유어 67.7 %, 한자어 18.4 %, 혼종어 10.8 %, 외래어 3.1 %; 어휘 빈도: 고유어 81.8 %, 

한자어 11.7 %, 혼종어 4.4 %, 외래어 2.2 %). 이러한 어종별 어휘의 분포도는 체 으로는 차이를 보

이지 않지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나 어 검토해 보면 다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

유어는 어휘 수와 빈도의 비율이 3-4세용에서 5-6세용으로 가면서 어들지만, 한자어와 혼종어는 그 

반 이다4). 이러한 경향은 등학교 국어 교과서로도 이어지는데, 등학교 국어교과서의 고유어 비율

4) 이러한 경향은 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로 이어져 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고유어의 비율은 73.2 %

로 낮아진다. 반면에, 한자어는 3-4세용에서는 8.3 %, 5-6세용에서는 11.8 %, 등학교 교과서에서

는 18.9 %로 차 증가된다(서종학․김주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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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화책보다 낮아진 반면에(어휘 수: 56.6 %, 어휘 빈도: 73.2 %), 한자어(어휘 수: 28.7 %, 어휘 빈도: 

18.9 %)  혼종어(어휘 수: 13.3 %, 어휘 빈도: 7.1 %) 비율은 다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우리말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유어는 

일반 이고 포 인 의미를 갖는 기본 어휘가 많은 반면, 한자어는 추상 이고 문 인 의미를 갖는 

고  어휘가 많기 때문에, 한자어 사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학령 기 아동들은 추상  사고가 어

렵다는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학령 기 아동을 상으로 하는 동화책에 한자어의 사용을 자제하

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동화책에 사용된 외래어는 어휘 수(3.1 %)나 빈도(2.2 %) 면에서 모

두 낮았다. 하지만 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외래어 수(1.4 %)나 빈도(0.6 %)와 비교해 보면 다소 높

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동화책에는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이 많이 사용된 번역 동화가 포함되었

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종별 어휘를 창작 동화, 래 동화, 번역 동화와 같이 동화책 종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표 - 

2>에 정리하 다. 

<표 - 2> 어종별 어휘 수와 어휘 빈도의 비율(동화책 종류별)5)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총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창작 동화
3,474

(73.4 %)

36,711

(85.4 %)

719

(15.2 %)

4,028

(9.4 %)

104

(2.1 %)

479

(1.1 %)

439

(9.3 %)

1,791

(4.2 %)

4,736

(100 %)

43,009

(100 %)

래 동화
4,121

(69.2 %)

56,266

(81.6 %)

1,111

(18.7 %)

9,325

(13.5 %)

6

(0.1 %)

9

(0.0 %)

715

(12.0 %)

3,380

(4.9 %)

5,953

(100 %)

68,980

(100 %)

번역 동화
3,009

(69.4 %)

29,265

(78.0 %)

701

(16.2 %)

4,075

(10.9 %)

237

(5.5 %)

2,807

(7.5 %)

389

(9.0 %)

1,387

(3.7 %)

4,336

(100 %)

37,534

(100 %)

계
10,604

(70.6 %)

122,242

(81.8 %)

2,531

(16.8 %)

17,428

(11.7 %)

347

(2.3 %)

3,295

(2.2 %)

1,543

(10.3 %)

6,558

(4.4 %)

15,025

(100 %)

149,523

(100 %)

연령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화책에서 어휘 수와 어휘 빈도는 고유어>한자어>혼종

어>외래어 순으로 나타났다(<표 - 2>참조). 그러나 동화책의 종류에 따라 각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

은 상 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창작 동화에서는 총 4,736개의 어휘 가운데 고유어 어휘

가 3,474개 사용되었고, 그 사용빈도는 36,711회로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3.4 %, 85.4 %에 달했

다. 이는 래 동화의 69.2 %, 81.6 %나 번역 동화의 69.4 %, 81.8 %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와 달리 

한자어 어휘 수와 사용 빈도는 래 동화에서 가장 높았다. 래 동화에 사용된 총 한자어 어휘는 

1,111개, 빈도는 9,325회로 각각 18.7 %, 13.5 %를 차지하 는데, 이는 창작 동화의 15.2 %, 9.4 %나 

번역 동화의 16.2 %나 10.9 %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외래어는 상 으로 번역 동화에서 많이 

5) <표 - 3>에 나타난 어휘의 총수와 <표 - 1>에 나타난 어휘 총수가 다른 것은 하나의 어휘가 3종류

의 동화에 나타난 경우 각 동화에 포함된 어휘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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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번역 동화에서 외래어는 237개의 어휘가 2,807회의 빈도로서 체에서 5.5 %, 7.5 %의 비

율을 보이는데, 이는 창작 동화의 2.1 %, 1.1 %나 래 동화의 0.1 %, 0.0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

다. 이와 같이 동화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어종이 다소 달라지는 것은 동화에 따라 동화의 배경이 

되는 문화  특성을 반 하는 어휘를 상 으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의 실생활을 반 하는 창작 동화에서는 고유어가, 통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래 동화에는 한

자어가, 외국의 여러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번역 동화에는 외래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것이다. 

<표 - 3>에서는 교육부 자료에 포함된 동화책의 어휘와 일반 동화책에 사용된 어휘를 비교해 

보았다. 

<표 - 3> 어종별 어휘 수와 어휘 빈도의 비율(교육부 자료  동화책)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총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수 빈도

교육부 

자료

2,126

(71.7 %)

16,154

(82.6 %)

483

(16.3 %)

1,981

(10.1 %)

79

(2.7 %)

501

(2.6 %)

277

(9.3 %)

928

(4.7 %)

2,965

(100 %)

19,564

(100 %)

동화책
5,680

(66.2 %)

122,242

(81.8 %)

1,645

(19.2 %)

17,428

(11.7 %)

265

(3.1 %)

3,295

(2.2 %)

993

(11.6 %)

6,558

(4.4 %)

8,583

(100 %)

149,523

(100 %)

교육부 자료나 일반 동화책에 사용된 어휘의 수나 어휘 빈도 모두 고유어>한자어>혼종어>외래

어 순으로 나타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 으로 보면 세부 인 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교육부 자료에서 고유어는 어휘의 수에 있어서는 71.7 %로 일반 동화책의 66.2 %보다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빈도는 각각 82.6 %와 81.8 %로 거의 비슷하 다. 이는 교육부 자료는 어휘

를 다양하게 사용하 으나 일반 동화책에서는 같은 어휘를 반복 사용한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한자

어는 고유어와 반 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는 어휘의 수는 16.3 %로 일반 동화책의 19.2 %보다 낮았

으나 사용 빈도에서는 각각 10.1 %, 11.7 %로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부분

인 혼종어의 경우에도 한자어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 자료는 일반 동화책만큼 

어휘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다. 

나. 품사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에 따라 동화책에서 사용된 어휘의 품사를 분류하 다. 그

리하여, 어휘를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 어, 체언은 명사(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 

명사, 수사로, 용언은 동사(본 동사와 보조 동사), 형용사(본 형용사와 보조 형용사)로, 수식언은 형

사와 부사로 분류하고, 독립언은 감탄사로 분류하 다. 품사 범주에 따른 빈도를 <표 - 4>과 <표 - 5>

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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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품사별 어휘 수의 비율(연령별)

체언

소계

용언

소계

수식언

소계

독립언

총계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사 부사 감탄사

3-4세
765

(43.0%)
29

(1.6%)
 3

(0.2%)
797

(44.8%)
501

(28.2%)
139

(7.8%)
640

(36.0%)
 32

(1.8%)
262

(14.7%)
294

(16.5%)
 47

(1.6%)
1,778

(100%)

5-6세
4,632

(51.8%)
56

(0.6%)
18

(0.2%)
4,706

(52.6%)
2,135

(23.9%)
711

(8.0%)
2,846

(31.8%)
 99

(1.1%)
1,177

(13.2%)
1,276
(14.3%)

112
(1.3%)

8,940
(100%)

체
5,397

(50.4%)
85

(0.8%)
21

(0.2%)
5,503

(51.3%)
2,636

(24.6%)
850

(7.9%)
3,486

(32.5%)
131

(1.2%)
1,439

(13.4%)
1,570
(14.6%)

159
(1.5%)

10,718
(100%)

<표 - 5> 품사별 어휘 빈도의 비율(연령별)

체언

소계

용언

소계

수식언

소계

독립언

총계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사 부사 감탄사

3-4세
30,801

(43.8%)

258

(3.7%)

16

(0.2%)

3,354

(47.7%)

2,041

(29.0%)

671

(9.5%)

2,712

(38.6%)

 139

(2.0%)

716

(10.2%)

855

(12.2%)

109

(1.6%)

7,030

(100%)

5-6세
63,787

(44.8%)

4,739

(3.3%)

321

(0.2%)

68,847

(48.3%)

43,572

(30.6%)

11,928

(8.4%)

55,500

(38.9%)

4,462

(3.1%)

13,068

(9.2%)

17,530

(12.3%)

616

(0.4%)

142,493

(100%)

체
66,867

(44.7%)

4,997

(3.3%)

347

(0.2%)

72,201

(48.3%)

45,613

(30.5%)

16,005

(10.7%)

58,212

(38.9%)

4,601

(3.1%)

1,3784

(9.2%)

18,385

(12.3%)

725

(0.5%)

149,523

(100%)

연령에 따라 품사별 어휘 수를 비교해 볼 때 특이할 은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4세(43.0 %)

보다 5-6세(50.4 %)에서 높아져 체 어휘 수의 반 정도가 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된 

반면에 동사는 28.2 %에서 23.9 %로 다소 감소되었다는 이다. 반면에,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에서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 거의 모든 품사의 사용 빈도가 연령에 따라 변화가 없었다. 명

사와 동사의 어휘 수를 명사, 명사, 수사가 속하는 체언과 동사와 형용사가 속하는 용언의 비율로 확

해 볼 때에도 여 히 체언은 어휘 수 51.3 %와 어휘 빈도 48.3 %로서, 용언(어휘 수: 32.5 %, 어휘 

빈도: 38.9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말에서의 체언과 용언의 기능과 련이 

있는 듯 하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와 목 어 기능을 하며, 용언은 서술어 기능을 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체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체언을 많이 사용하는 타동사 구문이 많이 출 한다는 을 시사해 

 것이다. 

어휘 수와 어휘 빈도를 품사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휘의 수는 명사>동사>부사>형용사>감

탄사> 형사> 명사>수사의 순으로 사용되었고, 어휘 빈도는 <표 - 5>와 같이 품사는 명사>동사>

형용사>부사> 명사> 형사>감탄사>수사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순서에서 주지할 은 어휘

의 수에서는 어휘 빈도에 비해 부사가 형용사보다 상 에 랭크되어 있고, 형사, 감탄사가 명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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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다 많다는 이다. 이는 수식을 받는 체언의 특성에 따라 수식하는 부사나 형사가 다양하게 

사용되었기에 이 수가 상 으로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감탄사도 체 사용된 비율에 비해 어휘의 

수가 많은 이유는 이야기의 상황에 따라 다른 감탄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사는 한정된 명사를 계속하여 반복 사용하 기 때문에 어휘 사용 빈도에 비해 어휘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품사에 따라 어휘 사용이 다르다는 을 고려해 볼 때, 기  어휘를 선정할 때에는 품

사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  어휘 선정에서 어휘의 빈도만이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문장의 주성분을 구성하는 어휘들과 부사, 형사, 감탄사와 같은 부속 성분

을 구성하는 어휘들을 나 어 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성분도 명사, 수사 등은 별도의 기 을 가지고 

기  어휘 선정 기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창작 동화, 래 동화, 번역 동화 등 동화 종류에 따른 품사별 어휘의 수와 빈도를 분석한 결

과를 <표 - 6>과 <표 - 7>에 정리하 다.  

창작 동화, 래 동화, 번역 동화와 같이 동화책 종류별로 나 어 조사한 어휘의 수와 빈도는 동

화책을 연령별로 조사한 <표 - 4>와 <표 - 5>에서 나타난 경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어휘 수는 

체언이 47-49 % , 용언 33-37 % , 수식언 14-15 % 로 나타났다. 어휘 사용의 빈도는 체언은 47-49 

% , 용언은 37-39 % , 수식언은 12 %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체언의 어휘 수와 빈도의 비율이 비

슷하 지만, 용언은 어휘 사용의 빈도보다 어휘 수가, 수식언은 어휘 사용의 빈도보다 어휘 수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표 - 6> 품사별 어휘 수의 비율(동화책 종류별)

체언

소계

용언

소계

수식언

소계

독립언

총계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사 부사 감탄사

창작 동화
2,260

(47.7%)

45

(1.0%)

14

(0.3%)

2,319

(49.0%)

1,222

(25.8%)

373

(7.9%)

1,595

(33.7%)

54

(1.1%)

695

(14.7%)

749

(15.8%)

73

(1.5%)

4,736

(100%)

래 동화
2,763

(46.4%)

51

(0.9%)

9

(0.2%)

2,823

(47.4%)

1,671

(28.1%)

567

(9.5%)

2,238

(37.6%)

84

(1.4%)

753

(12.6%)

837

(14.1%)

55

(0.9%)

5,953

(100%)

번역 동화
2,029

(46.8%)

44

(1.0%)

4

(0.1%)

2,077

(47.9%)

1,234

(28.5%)

318

(7.3%)

1,552

(35.8%)

58

(1.3%)

592

(13.7%)

650

(15.0%)

57

(1.3%)

4,3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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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품사별 어휘 빈도의 비율(동화책 종류별)

체언

소계

용언

소계

수식언

소계

독립언

총계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사 부사 감탄사

창작동화
191,394

(44.5%)

1,496

(3.5%)

106

(0.2%)

20,741

(48.2%)

12,786

(29.7%)

3,899

(9.1%)

16,685

(38.8%)

 870

(2.0%)

4,361

(10.1%)

5,231

(12.1%)

352

(0.8%)

43,009

(100%)

래동화
 30,492

(44.2%)

22,811

(3.3%)

144

(0.2%)

32,917

(47.7%)

21,660

(31.4%)

2,281

(3.3%)

27,325

(39.6%)

2,642

(3.8%)

5,889

(8.5%)

8,531

(12.4%)

207

(0.3%)

68,980

(100%)

번역동화
 17,236

(46.0%)

120

(3.3%)

 87

(0.2%)

18,543

(49.4%)

11,167

(29.7%)

3,035

(8.1%)

14,202

(37.8%)

1,089

(2.9%)

3,534

(9.4%)

4,623

(12.3%)

166

(0.4%)

37,534

(100%)

교육부 자료와 일반 동화책의 품사별 어휘 수와 어휘 빈도수를 비교한 자료가 <표 - 8>과 

<표 - 9>에 정리되어 있다. 교육부 자료와 일반 동화책에 사용된 품사별 어휘 수와 빈도의 비율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표 - 8> 품사별 어휘 수의 비율(교육부 자료  동화책)

체언

소계

용언

소계

수식언

소계

독립언

총계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사 부사 감탄사

교육부

자료

1,360

(45.9%)

37

(1.2%)

 8

(0.3%)

1,405

(47.4%)

 828

(27.9%)

249

(8.4%)

1,077

(36.3%)

49

(1.7%)

 385

(13.0%)

 434

(14.6%)

 49

(1.7%)

2,965

(100%)

동화책
4,398

(51.2%)

56

(0.7%)

15

(0.2%)

4,469

(52.1%)

2,062

(24.0%)

695

(8.1%)

2,757

(32.1%)

93

(1.1%)

1,155

(13.5%)

1,248

(14.5%)

109

(1.3%)

8,583

(100%)

<표 - 9> 품사별 어휘 빈도의 비율(교육부 자료  동화책)

체언

소계

용언

소계

수식언

소계

독립언

총계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사 부사 감탄사

교육부

자료

8,415

(43.1%)

 827

(4.2%)

69

(0.4%)

 9,311

(47.7%)

 5,844

(29.9%)

 1,787

(9.1%)

 7,631

(39.1%)

 506

(2.6%)

 1,985

(10.1%)

 2,491

(12.7%)

131

(0.7%)

 19,564

(100%)

동화책
66,867

(44.7%)

4,997

(3.3%)

337

(0.2%)

72,201

(48.3%)

45,613

(30.5%)

12,599

(8.4%)

58,212

(38.9%)

4,601

(3.1%)

13,784

(9.2%)

18,385

(12.3%)

725

(0.5%)

149,5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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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휘선정 기

동화책은 아동의 사고력과 읽기 능력을 신장하기 한 교재로 범 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

러한 동화책에 어떤 어휘들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어휘가 아동의 수 에 합한지에 한 논의가 이

루어진 은 없었다. 나아가, 어휘 자료를 토 로 학령 기 아동들을 한 기  어휘에 심을 갖고 

구체 으로 논의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주된 논의는 등학교 이상의 학교교육에 이 맞추어져 있

기는 하지만, 김 해(2002)와 이충우(1994)에서는 어휘 실제 학습 수 에 따라 어휘 등 을 구별하고 

나름 로 각 등 의 어휘를 분류․제시하고자 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

어 교육을 한 등 별 기  어휘를 구체 으로 제시한 김 해(2002)를 기 으로 삼아 동화책에 수록

된 어휘를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김 해(2002)는 기존에 여러 학자가 조사․검토한 14개의 계량화된 자료들을 모아 메타

계량법을 용하여 그 분포 상황과 자료의 타당도를 고려하고 비교하여 요도를 결정하고자 하 다. 

그러므로 김 해(2002)는 기존의 조사․검토한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효과 으로 활용하 다는 에

서 국어 어휘 등 의 체 인 모습을 조망하여 우리에게 비교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김 해

(2002)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모아 메타계량법을 활용했다는 에서 그 방법론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가 있다. 그 표 인 가 동음이의어 처리 문제이다. 

김 해(2002)에서는 기존의 14개 조사 결과를 활용하 으나 동음이의어 처리의 기 이 제시되지 

않았다. 14개의 선행 연구들의 어휘 분류 기 은 체로 사 을 따랐을 가능성이 큰 사 마다 동음이

의어 분류 기 이 다른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 새 국어사 (1994, 동아출 사)을 활용하 으나 김

해(2002)의 분류 기 과 다른 어휘들이 지 않게 드러났다. 를 들어 본 연구의 동음이의어인 ‘구르

다’의 ‘구르다01’은 ‘데굴데굴 돌면서 옮겨가다’로서 동화책에서 빈도 56회를 보이고, ‘구르다02’는 ‘바닥

이 울리도록 발을 들었다가 힘주어 내려밟다’로서 어휘 빈도 8회를 보인다. 그러나 김 해(2002)에서는 

‘구르다01’과 ‘구르다02’가 1등 과 4등 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1등

의 ‘구르다01’과 ‘구르다02’가 본 연구의 ‘구르다01’과 ‘구르다02’와 그 로 응되는지 응되지 않는

지 알 길이 없다. ‘가까이’도 본 연구에서는 ‘가까이01’과 ‘가까이02’로 나 어져 있지만, 김 해(2002)에

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로 처리되어 있다. ‘김’은 본 연구에서 다섯 개의 동음이의어로 제시되

었으나, 김 해(2002)에는 3개의 동음이의어만이 제시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동음이의어 문제는 이 의 기  어휘를 선정하는 모든 연구에서 거의 동일하게 발

견되는 문제 이다.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것인지 다의어로 처리할 것인지,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더라도 

몇 개의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각 동음이의어의 표제 항목이 갖는 의미 역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

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 으로 언 된 도 없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는 본격 으로 논의가 이

루어질 때에 어휘의 계량  조사 연구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 을 인

정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정한 범  내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김 해(2002)와 비교하여 

기  어휘 선정의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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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2002)는 기존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어휘 조사 결과 수집된 97,897개의 어휘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의 기 에 따라 7등 으로 나 어 제시하 다. 

<표 - 10> 김 해(2002)에서의 등 별 어휘의 상황

어휘량 계
국어교육용

비고
등 개   념

1,845 1,845 1 기 어휘

소사

사

4,245 6,090 2 정규 교육 이

8,358 14,448 3
정규 교육 개시:

사춘기 이 , 사고 도구어 일부 포함

19,377 33,825 4
사춘기 이후: 

격한 지  성장, 사고 도구어 포함

32,946 66,771 5
사춘기 이후:

문화된 지  성장 단계, 다량의 문어 포함

45,569 112,340 6
빈도어: 학 이상. 문어

(기존 계량 자료 등장 어휘 + 락어 14,424어 추가)

125,670 238,010 7 락어: 분야별 문어, 기존 계량 자료 락 어휘

<표 - 10>에 따르면, 정규교육을 받기 이  단계의 학령 기 아동들은 어도 1등 과 2등 에 

속하는 어휘를 알 필요가 있으며, 등학교에 들어가서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3등 에 속하는 어

휘로 어휘가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 으로 보면, 김 해(2002)의 1등 과 2

등 , 는 일부 3등 에 속하는 것이 학령 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어휘라고 상할 수 있고, 사춘기 

이후에 필요한 4등 과 그 이상 등 의 어휘는 학령 기 아동들에게 부 하다고 단할 수 있다. 동

화책에서 사용된 어휘가 김 해(2002)의 등  기 에 근거하여 얼마나 한지를 살펴보기 해 김

해(2002)의 등 에 따라 어휘 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표 - 11>에 정리하 다.

<표 - 11> 김 해(2002) 기 으로 분류한 동화책 어휘의 등 별 어휘 수

체언

소계

용언

소계

수식언

소계

독립언

총계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사 부사 감탄사

1등 724 27 14 765 410 137 547 39 127 166 18 1,496

2등 1,283 5 1 1,289 587 185 772 10 192 202 14 2,277

3등 898 5 0 903 523 156 679 12 247 259 21 1,862

4등 676 6 0 682 218 152 370 9 297 306 15 1,373

5등 이상 724 11 3 738 400 85 485 29 363 392 54 1,669

계 4,305 54 18 4,377 2,138 715 2,853 99 1,226 1,325 122 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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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화책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등 을 살펴보면 1등 에서 3등  사이로 분류

된 어휘가 65.0 %이고, 이에 속하지 않는 어휘가 35.0 %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 논의가 가능하다. 하나는 아동의 발달 수 이나 학습 능력에 합하지 않는 어휘가 동화책에 상당 

비율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다는 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화책을 편찬할 때 어휘 선

정에 보다 신 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어휘 선정에 한 기 이 실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기 으로 삼고자 하는 김 해(2002)의 등  분류 는 각 등

의 어휘 선정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교육용 어휘 등 과 어휘 선정의 방향을 논

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동화책에서 사용된 어휘  김 해

(2002)의 4등  이상에 속하는 어휘들을 품사별로 구별하여 문제 을 살펴보고, 학령 기 아동들을 

한 기  어휘 선정의 방향을 제안하기로 한다6). 

가. 체언: 명사,  명사,  수사

(1) 명사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삼은 총 8,677개의 어휘  명사는 1등  724개, 2등  1,283개, 3등

 898개, 4등  676개, 5등  이상 724개로서, 총 4,305개가 사용되었다. 보다 구체 인 논의를 해 

이 가운데 김 해(2002)의 4, 5등 에 속하면서도 빈도가 높은 어휘 목록을 <표 - 12>와 <표 - 13>

에 제시하 다. 

<표 - 12> 4등 에서 빈도 10 이상인 명사7)

그날(93), 걸(71), 머슴(50), 살쾡이(48), 이때(48), 반딧불(36), 앉은뱅이(25), 지게(25), 승냥이(22), 삽

사리(21), 새어머니(21), 주둥이(17), 가마니(17), 굴 쇠(17), 가마솥(16), 달맞이꽃(16), 새우젓(16), 

씨앗(15), 짱구(15), 멍석(13), 방아깨비(13), 우두머리(13), 이곳 곳(13), 가락지(12), 부스럼(12), 꼭

두각시(11), 머슴살이(11), 걱정거리(10), 도령(10), 어릿 (10), 씨(67), 탐정(46), 도사(20), 령(18), 

산신령(14), 집배원(11), 포졸(11), 감(11), 등산가(10), 미륵(10), 양조장(10), 자 기(10), 재 사(10), 

주지(10), 팥죽(67), 옹기장수(27), 쟁이(25), 심술쟁이(11), 옹기그릇(10), 총 49개

( )은 빈도를 표시

6) 김 해(2002)에서는 어휘를 7개의 등 으로 나 었지만, 4등 까지의 어휘들만 제시하 다. 그러므

로 5등  이상의 어휘가 어떤 것들인지는 구체 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연

구에서 ‘5등  이상’으로 제시하는 어휘는 4등  이하의 어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5등 , 는 5등 에서 7등  사이의 어느 등 에 있는 것을 포 으로 언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에 주의해야 한다. 

7) 이후 어휘 뒤의 호 ( : 그날(93)) 안에 표시된 수치는 그 단어가 사용된 빈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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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3> 5등  이상에서 빈도 10 이상인 명사

장수(114), 다음날(51), 들꿩(37), 뜸부기(30), 시 꾼(24), 숯장수(19), 입속(14), 팥단(14), 흰곰(12), 소

밭(10), 옛날이야기(10), 수 (17), 인디언(12), 심(22), 망주석(16), 성주(16), 좌수(16), 지난(14), 치

성(14), 나인(12), 자장(10), 산속(34), 창밖(18), 강낭콩(15), 굴속(12), 총 25개

( )은 빈도를 표시

이 어휘 목록에서 몇 가지 문제 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 12>와 <표 - 13>에서 

보면 4등  이상에 속하는 어휘  많은 부분이 래 동화에서 사용되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화책의 종류나 동화의 내용에 따라 특정 어휘의 빈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남을 말해 다. 가령 

‘살쾡이(48), 승냥이(22), 삽사리(21), 포졸(11), 감(11), 미륵(10), 주지(10), 망주석(16), 성주(16), 좌수

(16), 지난(14), 치성(14), 나인(12)’ 등의 어휘는 래 동화책에서는 비교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어휘

들이지만, 이러한 어휘를 1등 이나 2등 의 어휘로 보기 어렵다. 

아동들에게 우리의 통을 알리기 해 래 동화를 읽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래 동화 

속에 아동의 학습 수 에 맞지 않는 어휘가 많이 포함될수록 그 동화책은 아동들의 어휘 발달 수 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아동의 어휘 수 에 맞지 않는 어휘들은 이야기에 필요한 어휘들

의 수 과 아동들의 어휘 수 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의 어려운 어휘들은 기  어휘의 범 에 속하는 

어휘로 체하든지, 아동들의 어휘 수 에 맞지 않는 어휘임을 표시하여 부가 인 설명이나 자료를 제

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휘 선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동에게 필요한 어

휘 선정을 한 자료 수집에서 래 동화와 같은 특정 부류의 텍스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한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4등 이나 5등  이상의 어휘 등 에 속하는 명사들을 보면, 서로 한 계에 있는 어

휘들의 등  부여 기 이 문제로 등장한다. 복합어와 생어의 문제가 그 표 인 경우이다. ‘그날, 이

때, 창밖, 산속, 굴속, 새어머니, 옛날이야기, 숯장수’ 등의 복합어나 ‘걱정거리, 시 꾼, 심술쟁이, 쟁

이’ 등의 생어는 이들 복합어와 생어를 구성하는 단일형태소의 등 과 구조 인 계를 갖는다는 

에서 등  부여에 체계성을 가질 필요가 생긴다. 가령, ‘창밖’과 같이 그 구성 요소인 ‘창’과 ‘밖’이 모

두 기  어휘의 1등 에 속할 때, 그 복합어인 ‘창밖’은 ‘창’과 ‘밖’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라는 단어

형성의 특성을 추가하면 되므로, ‘창밖’의 빈도나 용법 뿐만 아니라 ‘창’과 ‘밖’의 각각의 어휘 등 을 고

려하는 것이 교육용 어휘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잠정 으로 ‘창’, ‘밖’의 련 어휘로 ‘창밖’ 항에 제시하든가 복합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고 의 등 에 속하는 어휘의 다음 등 에 배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명사와 수사

명사는 1등  27개, 2등  5개, 3등  5개, 4등  6개, 5등  이상 11개로서 총 54개의 어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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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이  3등 의 일부 어휘, 4등  6개, 5등  이상의 어휘 11개에 해서는 다소의 논의가 

필요한 듯 하다. 3등 의 명사  ‘그놈(8)’, 4등   ‘ 놈(6), 고놈(2)’, 5등  이상의 명사  ‘네

놈, 요놈’ 등과 같은 비속어에 가까운 구어투의 어휘나, 3등 의 ‘요거(1)’, 5등  이상의 명사  ‘뭐, 

뭘, 군가, 구나’ 등의 구어투의 말은 동화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동시에 김 해(2002)의 등 에 이러한 어휘가 교육용 기  어휘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문제 으

로 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도가 높게 사용되는 어휘라 하더라도 교육용 기  어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어휘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8). 그밖에, 김 해(2002)의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는 은 빈도가 

비교  높은 ‘그곳(93), 이곳(31)’과 같은 어휘를 4등 으로 분류하 다는 이다. 이러한 어휘에 한 

등 은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는 1등  14개, 2등  1개, 5등  이상 3개로서 총 18개가 사용되었고, 3, 4등 에 해당되는 

수사는 없었다. 1등 은 ‘하나(180), 둘(77), 셋(52), 열(5), 스물(3), 아홉(3), 여섯(3), 다섯(2), 넷(1), 여덟

(1), 삼01(1), 사, 일(1), 이(1)’이고, 2등 은 ‘넷째(1)’이었다. 5등  이상의 수사는 ‘여섯째(1), 이십(1), 

이십칠(1)’ 등이었다. 수사와 련하여 김 해(2002)의 등 에서 보면 수사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빈

도가 높거나 낮은 등 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은 아동의 수 발달에서 고유어 수 세기가 

한자어 수 세기보다 먼  습득된다는 인지발달의 연구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용언: 동사,  형용사

(1) 동사

동사는 1등 은 본 동사 398개, 보조 동사 12개, 2등 은 본 동사 584개, 보조 동사 3개 다. 3등

은 본 동사 523개, 4등 은 본 동사 217개, 보조 동사 1개, 5등  이상은 본 동사 397개 보조 동사 3개

가 사용되었다. 

4등 의 본 동사 가운데 빈도 10 이상의 어휘로 ‘잘살다(35), 찾아내다(23), 쫓아오다(14), 날아오

르다(13), 드리우다(13), 불어오다(12), 놓아주다(11), 벼르다(11)’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들의 부분

( : ‘잘살다, 찾아내다, 쫓아오다, 날아오르다, 불어오다, 놓아주다’)은 복합어이다. 이들 복합어들의 등

 기 에 해서는, 우선 으로 이들 어휘의 특성과 용법, 빈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겠지

만, 복합어를 구성하는 단일어들의 등 도 고려하는 체계 인 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 했다시피, 

이들 동사의 경우에도 복합어를 구성하는 단일어들이 모두 1등 에 속한다면 1등 에 련어로 제시하

든지, 한 등  낮추어 2등 으로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9). 그 게 본다면 동화책에 사용된 이러한 

8) 이러한 방향에서 앞의 명사 4등 에 제시된 ‘것 + 을’의 구어투 말인 ‘걸(71)’도 ‘것’을 기  어휘로 

선정하여 구어투는 ‘거’는 기  어휘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9) 이와 달리 복합어를 구성하는 단일어가 1등 과 2등 인 경우에는 2등 보다 하나 낮은 3등 으로, 

1등 과 3등 이라면 4등  정도로 결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에 한 보다 구체 인 논의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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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아동의 수 에 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등  이상의 어휘 에도 빈도 10 이상인 동사는 ‘없어지다(46), 잘하다(45), 이야기하다(37), 끄

덕이다(29), 속삭이다(18), 메다(16), 빠져나오다(15), 해보다(15), 빠져나가다(13), 세워지다(12), 어두워

지다(12), 좋아지다(11), 많아지다(10), 망설이다(10)’ 등이다. 이 들의 부분은 복합어나 생어들이

다. 이들 복합어나 생어도 그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먼  ‘가까워지다(9), 느껴지다(8), 만들어지다(8), 가늘어지다(8), 싶어지다(7), 차려지다(7), 굵어

지다(6), 깊어지다(6), 따뜻해지다(6), 미워지다(6), 슬퍼지다(6), 조용해지다(5), 추워지다(5)’ 등과 같은 

복합어는 ‘V1어간 + -아/어 + V2’로 구성된 동사들인데, V1은 형용사이고 V2는 ‘지다’인 경우이다. 

V1의 형용사는 부분 1등 에 포함되는 기  어휘이고, V2인 ‘지다’는 국어에서 선행하는 형용사를 

동사로 기능하도록 하는 매우 생산 인 보조 동사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 동사가 합해진 복합어들은 

두 동사가 기  어휘에 속하고 그 어휘 결합  특성을 이해하면 이러한 계를 보이는 다량의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복합어들은 교육용 기  어휘에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2) 형용사

형용사는 1등  136개, 2등  183개, 3등  156개, 4등  151개, 5등  이상 81개로 총 707개가 

사용되었으며, 보조 형용사는 1등  1개, 2등  2개, 4등  1개, 5등  4개로 총 8개가 사용되었다. 4등

과 5등 의 형용사 가운데 빈도 5 이상을 보기로 한다. 빈도 5 이상인 형용사는 ‘재빠르다(10), 잽싸

다(9), 먹음직스럽다(6), 멀쩡하다(6), 우스꽝스럽다(6), 끈 끈 하다(5), 밤늦다(5), 솔깃하다(5), 태연하

다(5), 푹신하다(5), 홀쭉하다(5)’ 등이었다. ‘재빠르다, 잽싸다, 밤늦다’ 등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휘이

기는 하지만, 다른 어휘와의 체계 인 기 에 맞추어 등 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먹음직스럽

다, 우스꽝스럽다’ 등은 사의 성격으로 보아 4등  이하로 등 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다’에 의해서 생되는 ‘멀쩡하다, 끈 끈 하다, 솔깃하다, 태연하다, 푹신하다’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다’가 국어에서 한자어나 고유어 어근에 결합되어 동사나 형용사를 생하는 매우 생산

인 미사라는 에서 어근의 특성에 따라 기  어휘에 선정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어근이 한자어인가 고유어인가, 독립 으로 사용되는 것인가 그 지 않은가, 독립 으로 

사용되는 어근으로서 그 어근이 명사라면 그 명사는 몇 등 인가 등의 기 에 따라 ‘하다’에 의해 생

된 동사나 형용사의 등 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다’와 같이 생산 인 미사가 결

합되어 만들어진 생어는 독립 으로 사용되는 명사와 동일한 등 에 배정하여 련 단어로서 분류하

든지, 해당 명사보다 한 등  정도 낮추어 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수식언:  형사,  부사

형사는 1등  39개, 2등  10개, 3등  12개, 4등  9개, 5등  이상 29개로서, 총 99개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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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고유어로 된 형사는 수 형사, 지시 형사, 성상 형사 등이 모두 있었지만, 수 형사가 

가장 많았다. ‘삼천, 육십, 육백’ 등과 같은 수 형사는 4등 이나 5등  이상의 어휘로 분류되었지만 

이러한 수 형사도 수사와 함께 기  어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수 

형사 에서 ‘닷’과 같은 고어체의 수 형사는 동화책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  어휘에

서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단, 별, 양, , 별의별’과 같은 한자어로 된 형사

도 학령 기 아동들에게는 어려운 어휘라고 생각되기에 기  어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 ‘요까짓, 이따 ’ 등의 형사는 구어에서나 사용되는 빈도가 낮은 형사이므로 동화책

과 같은 문어 표 에는 합하지 않고 기  어휘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부사는 1등  127개, 2등  192개, 3등  247개, 4등  297개, 5등  이상 363개로, 총 1,226개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다른 품사에 비해 동화책에 사용된 부사는 4등  이상으로 분류된 것들이 다소 많

았다. 하지만 4등  이상으로 분류된 어휘 에서도 일부 어휘는 그 등 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등 에 사용된 빈도 10 이상의 부사는 ‘어느새(42), 오래오래(18), 꽁꽁(16), 덥석(15), 꼼짝

(14), 둥둥(14), 몽땅(14), 폴짝폴짝(14), 휙(14), 덩실덩실(13), 모조리(13), 털썩(13), 빙빙(12), 꼭꼭(10), 

듬뿍(10), 뚝뚝(10)’ 등이었다. 이들 부사는 사용 빈도수도 높고 등학교 수 이면 모두 알 만한 단어

들이므로 어도 3등  아래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등  이상의 부사 가운데 빈도 10회 이상

인 어휘는 ‘깨끗이(33), 세(24), 단단히(23), 조용히(20), 마주(12), 헤(12), 꼼짝없이(10), 얌 히(10)’ 등

이었다. 한자어로 된 부사 가운데 4등 은 ‘필시(2), 돌연(1), 무진(1), 분명(1), 어언(1)’ 등이었고, 5등  

이상은 ‘ 방 방(3), 기왕에(1), 우왕좌왕(1)’등이었다. ‘ 방 방’과 ‘분명’은 부사 ‘ 방’과 ‘분명하다’가 

각각 동화책에서 42회, 9회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김 해(2002)에서도 모두 1등 으로 배정되어 있으

므로 한 등  낮은 2등  정도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외의 다른 한자어 부사는 

체로 빈도도 낮고 생 계에 있지 않은 독립 인 부사들이므로 어도 1, 2등 의 기  어휘에 포함하

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라. 독립언:  감탄사

감탄사는 1등  18개, 2등  14개, 3등  21개, 4등  15개, 5등  이상 54개로, 총 122개가 사용

되었다. 감탄사는 화자의 주 인 감정 상태나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반 으로 빈도

가 낮다. 

4등 에 속하는 감탄사는 ‘쉿(3), 아하(3), 애고(3), 이 (3), 후유(2), 아아아(2), 와와(2), 쳇(2), 허

(2), 호(1)’ 등이다. 빈도 2 이상의 ‘쉿, 아하, 애고, 후유’는 동화책의 성격으로 인해 빈도는 낮지만, 감탄

사의 특성 상, 아동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어 자료를 토 로 하여 1, 2등 에 포함할 만한 어휘들이며, 

‘아아아’는 ‘아’의 모음을 길게 한 감탄사이므로, 1등 인 ‘아(34)’의 련어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등  이상의 감탄사로 ‘ 차(38), 어여차(13), 어라(7), 얏(6), 으악(6), 아이코(3), 아휴(3), 야

아(3), 우와(3), 으(3), 자장자장(3), 그래그래(2), 아앙(2), 으차(2), 휴(2)’ 등에서도 표  장음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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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야아, 아앙’ 등은 ‘야, 앙’의 련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빈도 3 이상의 감탄사는 부분 1, 2 등 의 

어휘로 분류할 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다. ‘자장자장, 그래그래’는 1등 의 ‘자장, 그래’의 련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나머지의 들은 감탄사의 특성상 구어 자료와 비교하여 결정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제언

동화책에 사용된 어휘 사용 양상을 어휘 수와 어휘 빈도를 기 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화책은 체로 고유어 사용의 빈도가 높고, 상 으로 한

자어나 외래어 사용의 빈도는 낮았다. 그러나 높은 연령의 아동을 상으로 하는 동화책에는 한자어 

사용의 빈도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정도는 미미하여 여 히 10 % 정도의 낮은 빈도를 보 다. 이러

한 결과는 성인 상의 신문이나 잡지의 어종별 빈도 분석 결과와 비되는데, 심재기(1990)는 한자어

가 국어 어휘의 60 % 이상을 차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는 70 %를 능가한다고 보고하 다. 

임칠성․水野俊平․北山一雄(1997)은 주간조선에 나타난 어종을 분석하여, 고유어 33.9 %, 한자어 

52.1 %, 외래어 4.7 %, 혼종어 9.3 %의 결과를 보고하 다. 한 한겨 신문에서는 고유어 28.9 %, 

한자어 58.7 %, 외래어 2.7 %, 혼종어 10.3 %의 빈도를 보고하 다(이 오, 2003 재인용). 이와 같이 한

자어가 일상생활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동화책에서 사용된 비율이 낮은 것은 

한자어가 가지는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보다 추상 이고 개념 인 특성을 

갖는다. 학령 기 아동이 추상 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지발달 수 을 고려해 볼 때, 동

화책에 한자어가 많이 수록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동화책에 사용된 어휘를 품사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명사, 명사, 수사를 포함하는 체언

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하는 용언, 그리고 수식언과 독립언의 순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교육부 자료와 동화책에서의 품사별 분포도는 다르지 않았다. 앞의 결

과에서 보면 동화책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명사 - 

44.7 %  동사 - 30.5 %)은 등학교 교과서를 상으로 한 분석(명사 - 45.4 %  동사 - 32.3 %)과 

성인을 상으로 한 연세 말뭉치(명사 - 30.5 %  동사 - 16.2 %)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어

에서 명사가 동사보다 어휘 수도 많고 더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동화책의 종류에 따

라 어종별 어휘 빈도가 다소 달랐다. 래 동화에는 한자어가, 번역 동화에는 외래어의 사용 빈도가 다

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화책의 어휘를 김 해(2002)의 등 별 국어교육용 어휘와 비교한 결과는 동화책에 사용된 어

휘  35 %가 학령 기 아동들에게 합하지 않은 4등  이상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

다. 4등  이상에 속하는 어휘  많은 어휘가 래 동화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

은 래 동화를 보다 학령 기 아동에게 합한 어휘를 사용하여 편찬 보 할 필요성을 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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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화책에 사용된 4등  이상의 어휘들  복합어와 생어는 기  어휘 선정 기 에 문제 을 제

기해 다. 이러한 어휘의 등 을 보다 체계 으로 설정하는 기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용 기  어휘 선정에 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해 다. 첫째, 기  어

휘는 기본 으로 고유어를 심으로 선정하고, 한자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학령 기 아동들이 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신 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품사별 분석은 보다 다양한 체언, 특히 명사를 포함하는 것이 아동의 어휘 신장에 도움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에 기  어휘에도 명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  어휘의 선정이 사 의 표제어에 해당하는 어휘 항목만을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어휘의 용법과 제반 언어  층 의 특성을 함께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

면 바람직한 기  어휘의 선정 작업은 어휘 항목의 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의 음운, 형

태, 통사, 의미 계를 함께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 결과를 토 로 기  어휘 

사 을 편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학령 기 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용 기  어휘를 선정하기 해서는 그 텍스트 선정 

기  작업이 선행되어 보다 포 이고 체계 인 계량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합어

와 생어는 그 구성 요소에 속하는 단일 어휘 형태소의 등 을 참고로 하여 해당 단일어휘형태소의 

련어로 다루거나 한 등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복 복합어, 명사 + 명사의 복합어, ‘V1

어간 + -아/어 + V2’로 구성된 동사와 형용사 복합어, 고유어나 한자어 어근에 생산 인 생 미사

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생어 등은 복합어와 생어를 구성하는 어휘 형태소의 등 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규칙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다량의 어휘를 체계 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어휘 선정의 성을 기하기 해서 아동들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문어와 구어 자료가 수

집․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수사, 수 형사 등은 수와 련되는 체계성을 갖는다는 에서 존

하여 기  어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표  장음은 기  어휘에서 제외하거나 표  장음을 갖지 않은 기본 어휘의 련어

로 처리한다. 아홉째, 구어투, 말, 비속어는 가능하면 기  어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되, 화자의 의지

나 정서를 표 하는 어휘( : 감탄사)는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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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Vocabulary in Storybooks 

for Preschool Children

Hyeon Jin Lee
(Yeungnam University)

Joo Phil Kim
(Kookmin University)

There has been evidence that the amount of reading children do predicts their vocabulary size. The 

more books children read, the bigger size of vocabulary they have. It is thus very crucial for children 

to be exposed to reading materials appropriate for each child’s level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storybook might be the best source of reading for preschool children. This paper thus attempts to 

analyze the types and the grammatical categories of the vocabulary used in 260 storybooks and 

guidebooks for the education of kindergarten children. The results show that the storybooks include 

original Korean words much more than the words originated from the Chinese language or other 

foreign languages in terms of vocabulary type and that more nouns than verbs are u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nd incorporating Kim’s(2002) suggestions, we have recommended 

a set of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lexical classes which is deemed appropriate for the education of 

Korean to the kindergarteners.

Key Words: storybook, vocabulary, grammatical category, lexical cl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