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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실행연구

최 슬 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민 호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 중인 동물보호교육의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안이 될 수 있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동물보

호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교재 및 동물보호교육 강사로서의

연구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다. 개선대안 프로그램으로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청소년 6

명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는 주제별로 분류하고 주요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의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한 결과 내용 측면에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교재에는 동물복지, 공감,

책임의 내용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내용이 균형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방법 중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고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에

상충하는 직접체험방식으로 교육의 일부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방법에서는 교육이 초등학생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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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참여가 어려우며 동물보호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

였다.

둘째, 파악된 문제의 개선대안으로 동물보호소의 봉사활동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각 회기는

마음 열기, 일반봉사활동, 특별활동, 강의와 토론,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마음 열기는 한 회기의 활동 일정과 활동 목표를 확인하는 과정

이다. 일반봉사활동은 견사 청소나 동물에게 밥과 물주기 등 동물보호소의 일상

적 업무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특별활동은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물을

돌보고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고 동물보호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강의와 토론은 동물복지문제와 인간의 윤리적 의무, 생명존중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마무리는 활동일지 작성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셋째, 개발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동물보호 이슈와 동물 돌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동물복지를

위한 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유기동물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고, 동물의 감정과 동물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였다. 프로그

램은 청소년의 능동적인 동물보호교육 참여 기회가 되었고 참여자의 점진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지원하였다.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적용된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문제점의 대안으로서 실현 가능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을 충족하며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변화

를 주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위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구현의 시작단계로서 차후

프로그램의 현장 실현을 위해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양성, 프로그램

홍보, 학교나 청소년 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진행을 제안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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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도의 독립과 해방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이며 평화 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

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국가의 도덕성과 시민의식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

은 것이다.

국내에서 1991년「동물보호법」의 제정 이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성

숙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키우던 반려견을 고속도로 위에 버려두고 가

버리는 등의 동물유기, 지자체가 주도하여 쇼를 위한 돌고래를 수입하는 등의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하여 동일한 동물을 탄생시킬

정도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은 발달했으나 생명에 대한 철학과 태도는 인간중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 인간의

이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이외의 생명

과 자연에 오로지 도구적 가치만을 부여한다(황선미, 2011). 독일의 민법에는 “동물

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로 보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베를린 등

지의 주(州) 차원에서는 “동물은 생명체이며 동료로서 그 습성에 맞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주법에 삽입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법적 대상을

인간과 물건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권리 주체인 사람과 생명이 있는 동물 그리

고 권리 객체인 생명 없는 물건의 세 분류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동물보호법

은 여전히 동물을 재산권의 객체, 즉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근거하여

따지는 인간중심적 태도와 성과만을 중시하며 경쟁을 유발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이렇게 생명경시,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풍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

는 교육기관이라고 다르지 않다.

2014년 충북의 어느 고등학교 창업 동아리에서 실험용·사료용으로 쓰이는 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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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 뒤 포장해 파는 일을 강요받았던 어느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쥐를

반려동물로 1년 넘게 키워왔던 그 여고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쥐를 사육하는

창업동아리에 가입해 3개월간 활동하며 살상을 강요받았고, 그 죄책감과 스트레스

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며 교감하기를 기대했던

학생에게 학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기는커녕 생명의 경제적 가치만을

따져 생명을 죽이는 것을 가르쳤다. 2016년 인천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생후 50

일 된 병든 강아지를 공터에 짧게 묶어둔 채로 폭우 속에 방치해뒀다가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련원은 탈장까지 일어난 강아지에게 파리와 구더기가 달라붙었

지만 이런 강아지를 치료는커녕 고통 속에 방치했다. 이 사건은 수련원에 청소년들

을 동행했던 지도교사가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를 요청하여 세상에 알려졌

다.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시설 조차 다른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돌봄에

무지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청소년은 동물보호에 대해 무지하고 생명존중의식이 결여된 사회 조직과 어른들에

의해 상처 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국가와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을 경시하

고 동물 학대가 자행되는 교육이 아니라 동물복지가 고려되고 생명의 존중받을

권리가 지켜지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가진 생명

감수성을 유지하고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동물이 지각력 있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기에 동물학대가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사실과 생명을 존중하며 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은 동물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소년들에 의한 동물학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잔혹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 네티즌이 피범벅이 된 고양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동물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을 네티즌에게 제시한 사건, 강아지를 냉동실에

넣고 낑낑거리는 것이 재밌어 냉장고에 두는 시간을 늘린다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사건 등이 그 실제 사례이다.

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여 함부로 다루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괴롭히는 행위

가 지속되면 이러한 행위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 전체로 확대된다. 유년시절의 동물

학대가 어른이 된 이후 인간학대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다. Merz-Perez, Heide와 Silverman(2001)은 강간, 살인, 살인미수 등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감옥에 수감된 사람과 사기, 매수, 단순절도 등 물리

적 폭력을 가하지 않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어린 시절 동물을 상대로 저지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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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폭력에 대해 연구했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거의 유사했으며, 폭력

을 행한 대상동물은 반려동물, 유기동물, 가축, 야생동물, 모든 동물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수감된 범죄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

을 저지르지 않은 수감자에 비해 유년기에 동물 학대를 저지른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으며, 그 차이가 가장 컸던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유기동물에 대한 폭력이었다.

Tallichet과 Hensley(2005)는 어린 나이에 재미로 동물을 괴롭히기 시작해 청소년기

에 습관적으로 동물학대를 계속하는 것은 어른이 된 후에 범죄자가 될 가장 나쁜

징후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도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 및 방법을 가르치는 동물보호교육은 청소년의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나아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Wayne Pacelle(2011/2013)이 “인간이 무력하고 연약한 생명체를 돕는 일은 동물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인 동시에 우리 안의 선함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일이

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

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들은 선하고 따뜻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성의 한계를 넘어 진행된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소비와 작용의 실상을

알게 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인도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간의 이익을 우선가치로 두고 진행되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

는 사이 참여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 모피 소비 등의 동물학대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학대를 전제로 하는 특정 소비에 대한 깨달음은 보다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

고, 개인의 인도적인 선택들은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과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

음이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이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어린 아동일수록 인성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점과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

으로 인성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못하는 교육체제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태도는 가까운 미래에 성인으로서 사회를 이끌어나갈 시민을

양성하는 청소년 교육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현재 실시 중인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문제를 파악하

여 이에 대한 개선대안이 될 수 있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개발된 동물보호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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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교재 및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동물보호교

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조

사하였다.

둘째, 개선대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 대

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적용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와 한계점 및 개선할 점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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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논문은 청소년을 위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과 실행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년기의 동물 학대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간의 관계 및 동물을

향한 공감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으로 확대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시기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동물보호교육

의 정의와 목적을 알아보고, 동물보호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1) 동물학대와 인간을 향한 폭력과의 관계

Ascione(1993)은 동물학대를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아픔, 고통, 스트레스

또는 죽음을 유발하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으

로 용납하기 어렵지만 이윤관계에 얽혀 공공연하게 언급되지 않는 모피산업이나

웅담채취 등의 산업적 동물학대와는 별개로, 최근 청소년에 의해 자행되는 동물학

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동네의 개들을 연쇄적으로 고문하고 살해하거

나, 고양이를 학대하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등 끔직한 동물학대를 저지

른 이유가 ‘재밌어서’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 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Ascione(2001)은 청소년의 동물학대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탐험적인,

호기심에 의한 동물 학대’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의 아동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에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물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둘째는 ‘병리적 동물학대’로 정신적 외상 등이 포함된 내재된 심리적 불안의 한

증상이다. 병리적 동물학대는 높은 연령의 청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고, 더 집중적인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병리적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호기심에 의한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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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동물학대에 중점을 둔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행되는 고의적인 동물학대가 만연한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고의

적인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 등 인간의 부적응적 행동을 암시하는

지표가 된다는 가정이 유년기의 동물학대와 성인이 된 후의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도록 관심을 촉발하였다.

Robin과 ten Bensel(1985)은 대부분의 아동들은 동물학대에 예민하지만, 학대받았

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은 동물을 그들이 통제하고 힘을 발휘할

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런 아동들의 동물학대는 인간으로부터 다른 종을 향해 공격성

의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물학대를 목격하는 것이

동물학대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Thompson과 Gullone(2006)이

진행한 연구 결과, 동물학대를 목격한 청소년들은 그러한 학대를 목격하지 않은

또래집단에 비해 동물학대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폭력이 가해지는

가정이나 동물학대를 목격하는 폭력적 환경에서 자란 아동이 나중에 동물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와 기관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모범을

보이고,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드시 동물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끔찍한 해를 가하는 환경만 청소년의

동물학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공격성을 수용하는 주변 어른들의

태도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aldry(2003)가 9-17세의 이탈

리아 청소년 1,3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남자 청소년들이 동물에게 잔인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남자 청소년이 또래집단에서 싸움 및 폭력적인 놀이를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자주

하고, 남자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동을 너그럽게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한 것으

로 보았다. 현대사회 특히 남성이 소속된 집단에서 많은 경우 지배와 공격적 행동

이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공놀이를 하다 개를 맞추거나, 막대

기를 휘두르다 옆에 있는 개를 때리면 어른들이 꾸짖기보다 오히려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반응하는 경우들이 너그러운 수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수이건 의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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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건 폭력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Flynn(1999)의 주장에 의하면 동물학대는 소년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에게

그들의 지배와 공격성을 연습할 기회가 되며, 결국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유지시

키는 생각을 강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주변에서 폭력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태도는 아동들이 스스로 폭력적 행위를 용납하게 하며, 이런 신념은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약자인 동물에게 쉽게 폭력을 휘두르도록 만든다. 힘없는 동물에게 가하는

폭력과 학대는 생명 전체에 대한 아동의 폭력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발생

시킨다.

또래집단의 동물학대를 목격하는 것과 청소년 주변성인 및 사회의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이외에도 청소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동물학대와 동물이 아닌 생명, 즉 인간을

향한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할까?　

청소년들의 동물학대 목격 경험은 동물학대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에

동참하는 것의 강력한 예측요인이었음을 밝힌 연구(Gullone& Robertson, 2008),

가정 내 동물학대가 잠재적인 가정 폭력의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보인 연구

(Ascione, 1997) 등은 동물학대가 따돌림, 가정 폭력 등 사람 간의 반사회적 행동들

과 연관이 있음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Ascione(2001)은 범죄자들을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들을 분석한 리뷰논문에서 고의적인 동물학대는 25%에서 66%의

폭력적 범죄자들에게 발달사의 전형적 사건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동물을 향한 학대가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분명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시사한다.

두 요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먼저 동물을 향한 학대가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일반화된 것은 아닌지 가정할 수 있는데, Arluke, Levin, Luke와 Ascione(1999)은

이러한 가정을 ‘폭력 졸업 가설(violence graduation hypothesis)’이라 명명했다.

사람이 동물학대라는 단계를 졸업한 후 동물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나 폭

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잔인한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다른 사람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가설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Hackett와

Uprichard(2007)는 폭력 졸업 가설은 동물학대와 인간을 향한 폭력간의 복잡한

관계를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폭력 졸업 가설로 설명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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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예로서,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한 개인이 인간을 향한 폭력을 먼저 행한

후에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 동물은 학대하지 않으면서

인간에게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Arluke et al.(1999)은 폭력 졸업 가설에 대한 대안으로 ‘일탈 일반화 가설

(deviance generalisation hypothesis)’을 제시했다. ‘일탈 일반화 가설’은 동물학대는

유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라고 보는 가설이

다. 사회적 일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들이 종종 같은 내재

된 이유를 갖고 있고, 한 형태의 일탈행위가 다른 형태의 일탈을 저지르도록 이끌

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범죄 행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Arluke et al,

1999). 이들은 폭력 졸업 가설과 일탈 일반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동물학대자 153

명과 대조군 153명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조사 결과 대조군에서는 7%가 폭력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동물학대자 그룹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5.3배 더 많은 37%가

폭력적 범죄 기록이 있어 동물학대가 다른 반사회적 범행과도 연관됨이 드러났다.

동시에 동물학대의 범행 시점이 다른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과 상관없음을

발견하여 폭력 졸업 가설이 성립되지 않음을 밝혀냈다. 동물학대를 먼저 저지르고

다른 종류의 범죄를 행하는 순차적 관계가 항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탈 일반화 가설이 동물학대와 인간을 향한 폭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완벽한 가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부 개인에게는 동물학대가 발달 과정에서

공감 결핍을 유도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 동물학대 이후에 반사회적 행동이 발현

되었을 수도 있다. 동물학대를 목격한 아동이 반드시 동물학대자가 된다거나 유년

기에 동물을 학대한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물을 학대할 것이다 등의 추측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한 개인이 성인이 된 후 동물학대를 지속할지, 그만둘지는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Hackett & Uprichard, 2007).

2) 동물에 대한 공감과 인간에 대한 공감의 관계

동물을 향한 폭력이든, 사람을 향한 폭력이든 간에 폭력적인 행동 발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것은 공감의 결핍이다. 공감 결핍은 다른 생명에게 가해

지는 고통에 무감각한 것이다.

Thompson과 Gullone(2003)은 공감능력이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안녕과 연관됨과

동시에 차후의 공격성 및 폭력과도 연관되며, 공감 부족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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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학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해 동물을 학대하

는 사람은 사람의 고통에도 공감하지 못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향한 공감이 인간을 향한 공감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지하

는 연구가 있다. Poresky(1990)는 3세에서 6세 사이 아동의 공감수준에 관한 연구

에서 아동이 반려동물과 맺은 유대관계와 아동의 공감수준 간 상관성을 연구했다.

대상이 되는 38명의 아동 중 68%가 반려동물이 있었다. 연구자는 아동의 슬픔,

공포, 화, 행복을 느끼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된 4개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

었다. 각 이야기를 들려준 후 실험자는 아동에게 “이 이야기의 아이가 어떻게 느낄

까?” “너는 어떻게 느끼니?”의 두 가지 질문을 물었다. 삽화의 내용은 a) 슬픔: 아

이가 제일 친한 친구를 잃었다. b) 공포: 아이가 크고 무서운 괴물에게 쫒기고 있

다. c) 분노: 아이는 정말로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 d) 행복: 아

이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에 놀러 간다. 와 같았다. 동물을 향한 공감과 일반적인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야기의 주체가 개로 적용된 삽화도 별도로 들려주고 조사

했다. 연구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눈에 띄게

높은 공감수준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물을 향해 높은 공감을 나타낸 아동들,

즉 동물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 아동들은 반려동물이 없는 아동들보다 사람을

향한 공감수준이 더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동물에 대해 느끼는 더 깊은 공감은

사람을 향한 높은 수준의 공감과 관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사한 연구로 Vidodic, Stetic과 Bratko(1999)은 826명의 10세부터 15세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의 애착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더 만족스러운 관계

를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Poresky(1990)의 논의와 일치

했다. 특히나 반려동물 애착척도(Pet Attachment Scale)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청소년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청소년보다 공감척도와 친사회성 척도에

서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동물과의 애착이 청소년의 공감 및 친사회

적 행동의 건강한 발달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근거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태도는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방해하게 된다.

Flynn(1999)은 범죄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년기 동물학대와 성인기

의 폭력 행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267명의 대학 재학생

들은 과거의 동물학대 경험과 현재 여러 형태의 가정 폭력에 대한 태도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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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다. 놀랍게도 전체 응답자의 6분의 1, 남학생의 3분의

1이 유년기에 적어도 한 번의 동물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유년기의

동물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신체적 처벌과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에

동물학대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Flynn(1999)은 이

결과가 유년기 동물학대가 공감의 발달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아동이 동물학대에 노출되면 생명에 대한 감정 이입에 방해를 받고, 궁극

적으로 가족을 향한 공격적 행동을 아동 스스로가 덜 억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동물학대가 인간학대에 대한 무감각화 즉 공감의 발달을 방해하여 가해자로서 폭행

에 관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동물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멈추려는 노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심리적 수용과 내성이 생길 위험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차후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및 친사회적

행동의 발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감의 결핍을 교정하고, 동물학대를 예방

하는 것에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공감 발달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인간은 동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동물에게 질문하지만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처럼

언어로 그 대답을 들을 수 없고, 그 이유로 동물을 관찰하며 그 속마음을 추측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물과의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람의 공감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한다(Ciccotti & Gueguen,

2010/2012). 아동과 동물의 관계는 아동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대부분

의 관계와 달리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아동이 다채로운 정서를 안전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근거로 반려동물이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주장도 있다

(Robin & ten Bensel, 1985).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동물보호교육 등에서 만나는 동물과의 상호작

용도 인간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prinkle(2008)은 10-12세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인명구조견을 활용한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대상 청소년의 공격행동수준을 보복적 공격행동과 이유 없는 공격행동으로 구별하

여 공격행동수준을 측정했다.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공감 수준과 교사가 느끼는

청소년의 공격성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인명구조견과 상호작용을 나눈 이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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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의 보복적 공격행동과 이유 없는 공격행동 모두가 감소했으며, 교사가 느끼는

청소년의 공격성도 감소했고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공감수치도 증가했다. 이 결과

는 청소년이 동물과 긍정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유도된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그들

의 삶에서 다른 인간에게 전이한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공감 발달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개입 중에 실제 동물을 참여시키거나 동물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개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Arbour, Signal & Taylor, 2009).

두 전략은 동물보조치료(Animal Assisted Therapy)와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

(Humane Education Programs)이다. 동물보조치료는 “살아있고 감정이 있고 따뜻한

체온이 있는 동물과의 생활이나 상호작용 통하여 대상자의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과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

구하는 것”(이형구 외, 2012)으로서, 참여하는 대상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다. 즉 동

물보조치료는 치료적 목적의 활동으로서, 공감능력 향상이나 동물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동물보조치료에서 중점을 두는 목적이 아니다.

반면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은 동물 친화적 태도와 행동의 발달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다양한 효과들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폭력피해자 등 정서적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동물보조치료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은 동물을 향한 태도와 행동의 개선

을 통한 이타주의와 연민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Arbour, Signal & Taylor, 2009).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 목적을 가진 동물보호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 제시한다.

1) 동물보호교육의 정의와 목적

동물보호교육은 동물복지교육, 인도적 교육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동물보호교육

을 소개하기에 앞서 동물보호, 동물복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광호(2005)는 “동물보호(Animal Protection)는 18세기 말에 야생동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의 일환으로 인간에 의한 동물의 대량살육과 생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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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등으로부터 동물과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동물

복지(Animal Welfare)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상태, 인위적 환

경에서 고통 없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 학대금지, 욕구의 충족’ 등의 개념을 포함”한

다(황선미, 2011). 즉,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되 불필요한 고통을

동물에게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물복지의 개념은 ‘동물학대 방지’의 개념에

서 출발하여 점차 ‘동물의 관리와 보호’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관점에

서 동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1965년 영국 정부는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위해 ‘동물의 5대 자유’를

주장하였다. ‘동물의 5대 자유’는 현재 널리 통용되는 동물복지의 기준으로 쓰인다.

기아,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자유; 공포,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동물의 5대 자유에

해당하며 이는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으로서 명시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복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5대 자유가 명시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현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큰 의미의 구별 없

이 사용된다.

황선미(2011)는 동물보호교육을 “인간 중심적인 개발의 논리와 환경파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구적 가치로만 인식되는 동물의 생애를 소재로 한 각종 영상매체

(다큐멘터리, 영화), 환경 도서, 환경 시, 공익광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 이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의 생태적 가치와 소중함을 인

식함으로써 생태주의적 사고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생태주의적 사고란 인간중심적 사고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간중심적 사

고는 인간이 모든 자연의 중심이며 인간을 제외한 자연물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만 평가하고 의미부여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자들은 인간 이외의 존재는 도덕적

자기 결정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중심적 사고를 개방적 인간중심주의와 폐쇄적 인간중심주의로 나누기도 하는

데, 폐쇄적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이 파괴되어도 생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개방적 인간중심주의는 폐쇄적 인간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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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가되 환경 친화적인 자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중심주의는 지나친 자기중심성과

이타성의 결여를 동반하며, 인간 이외의 생명에 대한 도구화 및 수단화를 가속시키

고, 지나친 소비중심생활과 물신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된다(황선미, 2011).

이와 상반되는 생태주의 입장은 모든 생명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의 도구적

가치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

태계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물다양성은 생명체들의 자아실현의 요건으로

생명은 순수한 존재 가치를 지니며, 생태계의 모든 유기체들의 본질적 가치는 평등

하다고 본다.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고찰은 생물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중요한 바탕이 된다. 황선미(2011)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생태주의적 사고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물보호교육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물보호교육과 혼용되는 다른 용어로 동물복지교육(Animal Welfare Education)

이 있다. 동물복지교육은 동물보호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닌 생명체 특히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교육이다. 동물복지교육은 동물복지이슈나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양육법 등 동물에 대한 윤리적 행동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교

육이며 동물의 삶에서 인간과 관련된 지식, 이해,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증진시킨다.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인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왕립동물학대방지연합)는 동물복지교육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Ÿ 불필요한 고통과 잔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Ÿ 동물의 욕구, 동물과의 상호작용 방법, 모든 생명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

식을 증진한다.

Ÿ 인간의 행동이 동물복지에 미치는 영향, 동물을 돌봐야 하는 우리의 윤리적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Ÿ 돌보고, 기르고, 소통하는 등의 삶의 기술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Ÿ 공정함, 친절, 공감,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

르도록 한다.

(카라와 함께하는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교육이란, 연도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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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교육(Humane Education)은 보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동물보호교육,

동물복지교육이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정규교육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시행할 정도로 자리를 잡아 동물복지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번역된 용어가 없어서 연구자가 ‘인도적 교육’이라고 번역

하였다. 연구자는 정확한 의미의 ‘인도적 교육’이 차후 동물복지교육이 확산되어

정착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

하고자 한다.

Jalongo(2013)는 인도적 교육을 “인간, 동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연민과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정의와 인본주의적 프레임에 근간

을 둔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적 교육은 독립된 교육 분야로서 1800년대 후기에 George Angell과 같은

개인에 의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Preston,

1928을 “Humane Education,”(n.d.)에서 재인용), SPCA(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동물 학대 방지 연합)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인도적 교육과 동물보호, 동물복지 단체의 설립은 여성 참정권의 확장과 연계

되어 있었고,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인도적 교육 단체의 설립에 참여하였다(Burnett,

2000). 인도적 교육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변화의 다른 부분에도 함께 했다.

이 초기 활동가들은 학교에서 인도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의무화

하는 법의 통과를 성공적으로 성취해냈다(Preston, 1928을 “Humane Education,”

(n.d.)에서 재인용).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가르치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인도적 교육은 동물과 다른 개개인 모두를 향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민과 책임감을 증진하려는 목적의 공식적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에서 약

한 세기 전에 나타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도적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나 활동 외에도 동물보호소,

인도적 교육 센터, 공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WCA와 YMCA, 문화 또는

종교 센터 등등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Humane Education,”

n.d.). 최근 미국에서 인도적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에는 동물복지단체와

Latham Foundation,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Humane Educators(APHE),

그리고 International Network for Humane Education(InterNICHE)과 같은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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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Unti & DeRosa, 2003).

Ascione(1997)에 의하면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은 행동적인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다. 행동적 요소는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정서적 요

소는 공감과 동정심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지만, 모든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은 “사람과 동물을 친절하고, 동정심 있고, 책임

감 있게 대하도록 아동 및 청소년의 지식, 태도, 행동을 가르치고 강화하고 증진하

기 위함”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가정 중 하나는 전이의 개념이다. Ascione(1997)은

“아이들이 동물의 필요사항을 알게 하고 동물을 친절함, 연민, 그리고 배려를 갖고

대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서로를 대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하며

전이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아동들이 교육을 통해 학습된 개념을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인도적 교육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가정은 이 프로그램이 학대의 순환 고리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점이다(Flynn, 1999; Thompson & Gullone, 2003). 이

프로그램들은 폭력적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학대의 순환

을 끊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순환의 핵심 특성은 손상된 공감능력이다. 아동과

다른 생물 간의 사려 깊고 연민 있는 상호작용을 장려함으로서, 프로그램은 타인에

대한 배려 수준이 손상된 개인에게 공감능력을 증진하고 냉담을 최소화하게 된다

(Thompson & Gullone, 2003).

몇몇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복지이슈 혹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등 특정

측면에 집중하여 교육하면서도 그러한 교육이 인도적 교육이라고 생각하여 두 개념

간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정의와 인본주의적 프레임에 근간을 둔 교육이 정확한

개념의 인도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인도적 교육과 유사한 개념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생명감수성 증진 프

로그램’이 있다.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은 2015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비행, 인터넷 중독, 자살충동 등의

생명경시 문제를 생명감수성과 생명윤리의 증진을 통해 극복하고자 개발하여 보급

한 것이다. 생명감수성 교육의 정의는 “너와 나, 우리와 타자의 상호의존성과 공생,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의존성과 공존이 행복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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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두고, 생명의 다양한 현 실태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잘사는 삶’과 ‘못사는 삶’에 관한 21세기적, 글로컬한 감성과 지각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태적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문명적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교

육”으로 표현된다(경기도교육청, 2015). 생명존중에 기반을 둔 생명감수성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생명존중에 기반한 생명감수성 교육의 목표

(1)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다양한 생명의 존엄성을 수용

(2) 생명의 아픔,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함양

- ‘나홀로 인간’에서 ‘생태적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형성

(3) 이러한 가치와 공감 능력을 갖춘 공동체의 형성

- 지식의 생태계(이성 중심주의에서의 탈피)와 생태적 사회성을 연결

(4) 너와 나, 우리와 타자의 상호의존성 인식과 존중

-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한 융합형 인간상을 추구

(5) 모든 생명/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의존성 인식과 존중

-문-이과의 교과구분을 넘어서 생태 융합적 학습의 추구

(6) 환경위기와 생태적 부정(Ecological denial)문화의 극복

- 문명적 전환의 추구, 문명에 대한 재성찰 능력 형성

(경기도교육청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2015)

국내에서는 동물복지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동물보호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적용했기 때문에 ‘동물보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독자에게 통일되는

느낌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개발하고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용어

를 동물보호교육이라고 명명하였다.

2) 동물보호교육의 주제 및 고려사항

동물보호교육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동물보호교육 실시 단체

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동물복지’, ‘공감과 돌봄’, ‘인간의 책임’ 이다.

‘동물복지’ 영역에는 동물의 욕구, 동물의 지각력,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동물의 욕구에 대한 내용은 모든 동물이 기본적인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

로 하는 것들이 있고, 서식처 및 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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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다. 따라서 각 동물의 특성을 알고 그에 따라 다르게 돌보아야 함을 알게

한다. 동물은 욕구만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및 사물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이며, 기쁨과 슬픔 및 고통 등의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이다. 따라

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거나 고통 받는 동물을 방치하는 것이 비윤리적

인 행동임을 알게 한다. 동물이 다양한 욕구가 있고 지각력 있는 생명이라는 이해

를 바탕으로 한 ‘동물의 5대 자유’는 동물복지의 기준이 된다. 이는 1965년 영국 정

부가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위해 선포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동물보

호의 기본원칙'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다. 동물의 5대 자유에는 ①갈증과 배

고픔으로부터의 자유, ②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⑤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해당된다.

‘공감과 돌봄’ 영역에서는 공감, 생명존중, 돌봄의 내용을 다룬다. 동물의 기쁨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는 능력은 성장 이후 성인기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과 친사회적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동물이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알고 동물의 입장이

되어 동물이 겪는 어려움과 슬픔 등에 공감하도록 한다. 동물을 어떻게 돌보고 길

러야 하는지 뿐 아니라 동물과의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

에 대한 편견이나 과도한 공포를 극복하며 동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과정이 돌봄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생명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이해하여 생명이 그

자체로 가치 있음을 깨닫고 삶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책임’ 영역에서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시민의식, 동물학대예방, 우리 사회의 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유기동물 뿐 아니라 동물원 동물의 복지문제, 공장식

축산의 심각성 등 동물복지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선진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무지, 배려의 부족함 등으로도 동물학

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한다. 인간이

동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동물을 돌봐야 하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

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지구상의 생명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상호의존적이며

공존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을 지키고 동물복지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연도미상)에서는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며 고려해야 할 몇 가

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 18 -

첫째, 동물보호교육은 특히 어린이 대상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한다. 인간, 특히

아이들은 다른 종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느낀다. 따라서 접근이 쉽고 교육에의

집중도가 좋다. 또한 성장 후 타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

고, 동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공포를 극복하게 도움으로서 전 생애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둘째, 삶과 밀접한 내용을 다룬다. 동물보호교육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집단

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단 활동에서는 섬세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다루는 것이 좋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주제로 하며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

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이 자신의 식단을 결정하기는 어렵

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대상이 자신의 영향력 밖의 과도한 정보

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을 끊어 버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동물보호교육 교사는 대상이 삶의 어느 단계에 속했는지를 고려하여 교육 주제 및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동물을 긍정적으로 다룬다. 동물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약하고 불쌍하기만

한 존재로 가르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대상화는 과도하게 인간중심

적인 사고에서 동물을 바라보게 하여 동물을 존중하고 제대로 돕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의인화를 피한다.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것과 의인화하는 것은 다르

다. 예를 들어 알록달록하게 염색을 하고 인간이 입는 옷과 유사한 옷을 입은 강아

지의 사진은 친근감과 귀여움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동물 본연의 욕구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욕구대로 동물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잔인한 묘사를 피한다. 교육대상에게 기억에 남게 하려는 목적으로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의 세부적인 사진이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

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구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한 이미

지나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집단에서 일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동물학대를

알리려다가 아동학대를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업 대상의 연령대, 성

숙도, 감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잔인한 묘사를 피한다. 어쩔 수 없이 잔인

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추가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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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객관적,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동물보호는 단순히 동물애호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비윤리적 폭력을 줄이기 위한 사회

적 차원의 문제이다.

단지 동물을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할

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보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균형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연도미상)는 교육대상의 연령에 따라 <표 Ⅱ-1>에 제시된 바

와 같은 주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표 Ⅱ-1> 동물보호교육 연령별 교육 주제

3세-7세, 유아기 :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동질감

- 동물의 욕구(복지)

- 존중(친절)

8세-11세, 아동기:

초등학교 고학년

◦동물에 대한 공감

◦사람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

- 동물복지 추구

◦학대 예방

- 방임, 무지, 배려 결여에 대한 예방

12세-14세, 청소년기:

중등학교 저학년

◦동물에 대한 사회적 고려

- 사회적 약자로서의 동물

- 동물을 위한 법/제도

- 동물을 고려한 소비, 산업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 (동물복지 관련 진로 탐색)

15세-17세, 청년기:

중등학교 고학년 및 성인

◦동물을 위한 실천계획

◦동물을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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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이다. 황선미(2011)와 송하영

(2015)이 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의 동물보호교육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고, 염인영

(2016)에 의한 동물원에서의 동물복지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다.

황선미(2011)는 2007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5학년 1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

계를 통하여 재량활동 1시간씩 8주에 걸쳐 적용하여 동물보호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환경인식과 환경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았다.

송하영(2015)은 실천적 동물윤리에 근거하여 중학교 도덕 교과의 동물윤리교육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이제는 인간생명과 인권을 넘어서 동물생명과 권리를

다루는 동물윤리가 보편적인 도덕교육의 주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시기의 동물학대가 후에 인간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고의적인 학대가 아닐지라도 자신으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 받거나 희생된다

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동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의 실태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청소년 시기의 동물윤리교육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물윤리교육의 주제로서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는 현재 어

떠한가? 도덕적으로, 이상적으로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가?’, ‘인간은 동물들

을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그 상황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가?’, ‘동물은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동물복지를 위해서 사회와 개

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염인영(2016)은 국내외의 동물원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고 사육사의 동물복

지에 대한 인식을 면담하여 동물원 교육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과 동물복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물원의 동물 복지 교육 프로그램은 먹이와 물, 적절한 서식

환경, 동물의 건강관리, 정상 행동 및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보호 등의 내용이 폭넓

게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방법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동물보호교육이 몇몇 주(州)에서 요구하는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동물보호교육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동물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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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Hein(1987)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

램이 학생들의 공감 수준과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대조군

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동물을 향한 인간적인 태도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Hein(1987)은 아동들의 태도 뿐 아니라 행동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중점적인 교육의 실행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Nicoll, Trifone과 Samuels(2008)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달 동안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했는데, 동물보호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한 후 학생들의 자기보고에서는 동물을 향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향상된 부분은 없었다. 이는 태

도를 행동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Hein(1997)의 제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Ascione(1992)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향한 공감 능력에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1, 2, 4, 5학

년 32학급 중 절반은 실험군, 절반은 대조군으로 설정하였고 1년간 정규 교과과정

의 일부로 총 40시간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Primary Attitude

Scale(PAS), Intermediate Attitude Scale(IAS), Bryant Empathy Index(BIE)를

통해 프로그램 전과 후에 각각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향한 공감 능력을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후 동물에게 보이는 태도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대상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1, 2학년의 저학년에서는 동물을 대하

는 태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4, 5학년의 고학년에서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공감 모두가 유의미한 정도로 상승하였다.

이 결과로 동물보호교육프로그램이 저학년에게는 별 효과가 없고, 고학년 학생들

에게 가장 유망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scione(1992)은

교육 결과가 천장효과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

제의 수업이 높은 시수 동안 진행됨으로 인해 결과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

다. 1년 후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4학년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했는데, 동물

을 향한 친절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공감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Ascione & Wever, 1996). Ascione의 연구는 동물보호교육의 효과를 체계

적으로 연구하고, 그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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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현실에 적합한 동물

보호교육 실행방안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연구이다.

실행연구는 “교실 혹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여 체계적으로

사정하고, 상황 또는 행위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며, 계속적인 개선

을 기대하면서 행동의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Thompson, 1988을 이용숙(2005)에서 재인용).

연구자가 수행한 실행연구의 연구 기간 및 주요 활동을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연구 기간 및 주요활동

일반적인 실행연구는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의 4단계로 구성

된다. 연구자는 문제 파악 및 계획의 단계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로 선행

연구, 교재, 교육과정, 연구자의 경험을 자료로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동물보호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국내 동물보호교육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

램을 조사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실행 및 관찰 단계에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과정 및 관련 연구물을

연구단계 기간 자료수집 자료 분석방법

프로그램 개발

위한 준비
2016.9. - 2016.11.

선행연구, 교재, 교

육과정, 연구자 경험
내용 분석

프로그램 개발 2016.11. - 2016.12.
교육과정, 관련 연

구물
내용 분석

프로그램 적용 및

적용 결과 분석
2017.1. – 2017.3.

참여관찰일지, 교사

일지, 활동일지

주제별 약호화 분석,

사례 추출

결과물 정리 및

논문 작성
2017.3. –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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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개선대안이 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반성 단계에서는 참여관찰일지, 교사일지, 활동일지를 수집하고 주제별 약호화

분석 및 사례 추출로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적용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성과 및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1) 분석 대상

연구자는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

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 기관들 중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기관

들의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물

관련 전문가 집단인 대한 수의사회, 실천적인 동물보호활동에 더불어 교육을 진행

하는 동물보호단체, 교육을 주도하는 교육청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

으로 선택하였다.

대한 수의사회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교재인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과 ‘2017

년 제2차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단 워크샵 자료집’, 대한수의사회의 초등학교 동물

보호교육 강사로 위촉받고 3년간 활동해온 연구자의 경험을 분석 자료로 하였다.

동물보호단체 중에서는 동물보호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사)동물보호시민단

체 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카라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서 동물보호교육 교재인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카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물보

호교육 안내와 후기, 기타 신문 보도자료 및 카라의 동물보호교육 강사양성 워크샵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청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 교육청의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교재를 내용 분석하였다.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분석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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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분석 대상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시행 기관 위치 프로그램명

대한 수의사회 서울시 -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사)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서울시

-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 더불어숨 내방교육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2) 분석 방법

(1) 내용 분석

분석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교재의 단원 구성을 내용 분석방법을 통

하여 각 내용 영역에 대한 빈도를 알아보았다. 내용 분석의 기준이 되는 내용 영역

분석틀은 동물보호단체 카라(연도미상)에서 제시한 <표Ⅲ-4> 동물보호교육 내용

영역 분류를 사용하였다. 교재별로 내용 분석틀의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단원

들을 분석하여 각 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다루는지 분석하였다.

<표 Ⅲ-4>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틀

내용 영역 내용 요소

동물 복지

- 동물의 5대 자유,

- 동물의 욕구

- 동물의 지각력

공감과

돌봄

- 공감

- 생명존중

- 돌봄

책임

- 동물에 대한 윤리적 시민의식

- 동물 학대 예방

-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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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방법 분석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분류를 위한 분석도구로서 환경교육 및 동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그 방식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눈 선행연구(김신원, 윤성호,

2005)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직접 체험식 교육방법의 경우 교육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체험식 교육을 직접 체험식, 간접 체험식 교육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한

염인영(2016)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표 Ⅲ-5>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분석틀

(3) 운영방법 분석

국내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 신문보도자료 및

연구자의 경험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수의사로서 대한수의사회의 동물

보호교육 강사 양성 워크숍을 수료하고 3년째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강사로 활동

교육방법 교육내용

체험식

교육

직접체험
- 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먹이주기

- 만져보거나 함께 사진 촬영하는 교육

간접체험
- 살아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털가죽, 골격, 깃털, 배설

물, 발톱, 이빨, 박제, 동물 먹이 등을 활용한 교육

관람식 교육

- 사육사의 설명회를 듣고, 사육사가 동물 먹이주기

하는 모습 관찰하기

-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식 교육

투어식 교육
- 특정한 서식처를 묘사한 일정 규모의 전시공간을

걸으면서 서식처 내 다양한 동물을 보는 교육

매체 활용식 교육

- 실제로 관찰하기 어려운 야생동물의 생태를 동영상

이나 그림, 또는 현장의 교육용 전시물을 활용

-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활용하는 교육

게임식 교육
-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 시설물을 통한 동물의 특성

과 동물 서식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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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강사 양성 워크숍을

수료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선대안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1단계, 동물보호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2단계,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을 분석하여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다.

3단계, 개선대안의 실행 예로서 Silicon Valley Humane Society와 San Diego Humane

Society에서 실행 중인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자료를 수집한 동물보호소 정보는 <표 Ⅲ-6>과 같다.

4단계, 선행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림 Ⅲ-1]과 같은 동물보호소에서의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5단계, 개발된 모형의 각 단계별로(마음 열기-> 일반 봉사활동-> 특별 활동->

강의와 토론-> 마무리) 실행할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였다.

<표 Ⅲ-6> 외국 동물보호소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동물보호소 이름 위치 프로그램명

Silicon Valley

Humane Society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
- Compassion in Action

San Diego Humane Society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 Pawsitive Service

- 방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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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 적용 기간: 2017년 1월 4일 ∼ 2월 22일, 주 1회씩 총 6회기 실행

- 적용 대상: 이 연구를 위하여 P시에 거주중인 청소년 6명(여학생 4명, 남학생 2

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성별, 연령, 동물을

길러본 경험 유무는 <표 Ⅲ-7>와 같다.

 마음열기(대집단 학습)
마음 열기 Ÿ 동기유발

활동 안내
Ÿ 활동 목표 확인
Ÿ 활동방법 안내  

 

[그림 Ⅲ-1] 동물보호소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모형

일반 봉사활동
(소집단 협동활동 및 개별활동)

동물보호소 청소, 개 목욕 등 
일반봉사

특별활동
(소집단 협동활동 및 개별활동)

동물 개별 돌봄, 교류 기술 습득, 
동물보호운동 참여 등 특별활동 

강의와 토론 (대집단 학습)

 진행자 주도의 동물보호 관련  
문제 학습 및 토론 

마무리(대집단 학습)

되돌아보기  활동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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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특성

이름 성별 나이 동물 길러본 경험

A 여 14세 o
B 여 16세 x
C 여 16세 x

D 여 18세 x
E 남 18세 x
F 남 18세 x

2) 결과분석방법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관찰일지, 교사

일지, 활동일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관찰일지는

1회에 걸쳐 작성하였으며, 여자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기록하였는데, 이

교사는 총 6회기 중 1, 2, 6회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교사일지는 연구자가

매 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기록하였다. 특별한 형식 없이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을 보고 생각하고 느낀 점, 프로그램의 진행상 잘된 점, 어려웠던

점등을 작성하였다. 청소년 활동일지는 프로그램 각 회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연구

자가 준비해 온 일지에 기록하게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활동 중에 느낀 점이나 생각

한 점을 자유롭게 기록하게 하였다. 분석방법은 약호화 분석 및 사례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많은 양의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하도록

자료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집된 텍스트를 주제별로 이름을

붙여 분류하는 약호화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관심은 연구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는

분석 단위로 변환된다. 약호화 분석을 진행하며 의미 있거나 흥미로운 사건에 특별

한 표시를 함으로서 사례를 추출할 수 있다(이용숙 외, 2005).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주제별 약호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국내

현황 분석과 교사일지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주제를 선정한다. 둘째, 대주제를

토대로 수집된 자료의 여백에 대주제를 소주제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동시에 의미 있는 사건을 사례 추출한다. 셋째, 일련번호가 부여된 자료 및 추출한

사례를 각 주제별로 모아 파일을 만들어 분석한다.

연구에 사용된 약호화 분석 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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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약호화 분석 주제

번호 대주제 번호 소주제

Ⅰ
프로그램이 청소년

에게 미친 영향

1 동물복지 이슈, 동물 돌봄에 대한 지식 습득

2 윤리적 시민 의식 함양

3 보람과 즐거움의 정서 경험

4 동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

Ⅱ 운영 방법에서의

개선

1 청소년의 능동적인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2 참여자의 점진적 태도, 행동 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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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동물보호교육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국내에서 실행 중인

동물보호교육의 현황 즉 프로그램 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

다. 국내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 기관들 중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한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카라, 경기도 교육청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한수의사회의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은

프로그램 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 각 항의 분석 결과 및 분석을 통해 파악한 개선

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1) 대한 수의사회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및 예산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가 운영하고 있

는 동물보호교육은 자아형성 단계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

른 가치관 형성 및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2년 도입된 이래로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2016년에는 148개 학교의 18,411명

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하였다. 2017년은 200개교 3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한수의사회, 2017).

2017년 이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교육이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간소화하며 저학년(1-3학년)으로도 교육 대상이 확대되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동물보호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

하기로 계획하고 대한수의사회에 교육을 신청하면 대한수의사회에서 선착순으로 교

육 접수를 받고,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한 학교에는 교육

교재가 지원되고, 외부전문가인 수의사가 동물보호교육 강사로 학교에 방문하여 교

육이 진행된다.

수의사와 교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함께 개발하여 2012년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을 출판하였다. 이 교재는 교사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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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학생용 교재가 각각 존재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급에서 동물보호교육을

신청하면 교사용 지도서 1권과, 학급 학생 수만큼의 학생용 교재가 배부된다.

교재에 구성된 전체 16차시 교육 중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이론 1시간과 실습을

위한 ‘3단원 5차시: 개와 만나기’ 1시간의 총 2시간에 외부강사가 강의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개와 만나기’ 1시간만 외부강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차시는 지도서로 담임교사가 직접 교육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

회(2012)에서 펴낸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지도서 ‘동물과 함께하는 세

상’의 개요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개요

차시 주제 학습개요 학습활동
대단원 1. 생명이란?

1
살아있는

동물

동물과 사람은 모두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Ÿ 생명의 소중함 알아보기

Ÿ 동물의 심장소리 들어보기

Ÿ 동물의 감정표현 알아보기

2
동물과

우리 생활

동물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Ÿ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 알아보기

Ÿ 우리 생활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 알

아보기

Ÿ 동물들이 인간에게 주는 도움 알아보

기

3
동물

이야기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나타낼 수 있

다.

Ÿ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기

Ÿ 감동적인 동물이야기 알아보기

Ÿ 신비한 능력의 동물이야기 알아보기

Ÿ 동물이야기를 역할극으로 나타내기

대단원 2. 함께하는 동물

4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주는 혜택

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

한 것 생각해보기

Ÿ 반려동물의 혜택 알아보기

Ÿ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것들 알아보기

Ÿ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5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처한 어려움

을 알아보고 보호방법 생

각해보기

Ÿ 야생동물이 처한 어려움 알아보기

Ÿ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 알아

보기

Ÿ 야생동물 보호방법 알아보기

6 경제동물

경제동물이 주는 혜택

알아보고 동물의 복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Ÿ 경제동물이 주는 혜택 알아보기

Ÿ 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한 이유 생각

해보기

Ÿ 동물의 5대 자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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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물과

관련된 일

동물과 관련된 직업과

동물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기

Ÿ 동물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

Ÿ 역할동물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Ÿ 앞으로 생겨날 동물관련 직업과 동물

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대단원 3. 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8

동물을

기르기

전에

동물을 입양할 때 고려해

야 할 점 알아보기

Ÿ 키우고 싶은 동물 알아보기

Ÿ 자신에게 알맞은 입양동물 알아보기

Ÿ 동물을 기르기 전 고려해야할 점 알

아보기

9

반려동물

바로알기

(1)

개와 고양이의 생김새,

신체적 특징, 행동적 특

징에 대하여 알아보기

Ÿ 개와 고양이의 생김새 알아보기

Ÿ 개와 고양이의 신체적 특징 알아보기

Ÿ 개와 고양이의 행동적 특징 알아보기

10

반려동물

바로알기

(2)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Ÿ 반려동물의 이름을 짓고 인식표 만들

기

Ÿ 반려동물의 올바른 화장실 교육 알아

보기

Ÿ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방법 알아보기

11

반려동물

바로알기

(3)

여러 가지 반려동물의

특징을 조사하고 돌보는

방법 발표하기

Ÿ 여러 가지 반려동물의 특징

Ÿ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하여 조사하

고 발표하기

12
개와

만나기
개와 바르게 인사하기

Ÿ 개와 인사하기 1- 보호자와 함께 있

는 개를 만났을 때

Ÿ 개와 인사하기 2- 혼자 돌아다니는

개를 만났을 때

13
개와

어울리기

개에게 예절 교육

가르치기

Ÿ 예절교육 1- 개와 친해지기

Ÿ 예절교육 2- 개 길들이기

Ÿ 예절교육 3- 개와 어울리기

대단원 4. 모두가 지구 가족

14
유기동물의

슬픔

유실·유기동물의 슬픔을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방

법 알기

Ÿ 유실·유기동물이 생기는 까닭 알아보

기

Ÿ 유실·유기동물의 생활 살펴보기

Ÿ 유실·유기동물의 예방 및 만났을 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15
위기에

처한 동물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살펴보고 동물 보전을

위해 노력하기

Ÿ 멸종 위기 동물과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 찾아보기

Ÿ 지구에서 야생동물이 사라진다면 어

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기

Ÿ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위한 노력 알

아보기

16
모두가

지구 가족

사람과 동물은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지구 가족임을

알고 동물사랑 실천하기

Ÿ 동물사랑 실천 프로젝트 계획하기

Ÿ 동물사랑 실천 프로젝트 실행하기

Ÿ 동물사랑 실천 프로젝트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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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더불어숨 내방교육’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과 ‘더불어숨 내방

교육’ 의 두 가지 형태로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은 카라

에서 주관한 동물보호교육워크숍을 수료한 동물보호교육 강사가 학교, 도서관, 공부

방,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어린이, 청소년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원하는 단체에서 신청기간 동안 카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더불어숨 내방 교육’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 더불어숨 센터를 직접 방문하

여 교육 및 견학이 이루어진다. 매주 수요일에 내방 교육 및 인터뷰가 시행되며, 교

육 및 인터뷰를 사전에 방문팀 연령대, 인원 등의 소개, 희망하는 교육/인터뷰 내용,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중 가능한 날짜, 시간,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를 포

함하여 이메일을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교육일정을 조정하게 된다(카라, 2015).

2012년부터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시범교육과 2013년 강사양성 워크숍을 시작

으로 2016년까지 약 800여건의 다양한 풀뿌리 동물보호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주)인천대교, 강동구청과의 협력에 이어 2016년에는 관악구청, 서울시교육청과의

연계 동물보호교육이 진행되었고 강원도 영월종합사회복지관, 부산 등 수도권 외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이 실시되었다(카라, 2016).

2016년 상반기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보면 교육 주제는 진로직업체

험; 동물보호활동가, 우리 주변의 동물, 반려/유기동물, 야생/동물원동물, 동물복지

등이었으며 교육 장소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수련관, 서울대공

원 등으로 다양했다.

카라에서는 2012년 ‘동물보호교육센터 추진단’을 꾸리고 30여명의 전문가들이 교과

서 편찬위원회에 참여해 ‘카라와 함께하는 동물사랑교과서 ⓵동물, 아는 만큼 보인

다’를 편찬했다. ‘카라와 함께 하는 동물 사랑 교과서 ⓵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는

1부: 동물에게 마음 열기, 2부: 동물에게 귀 기울이기, 3부: 동물의 생활에 눈뜨기, 4

부: 동물과 더불어 살기, 5부: 동물보호를 위한 수업으로 구성된다(동물보호시민단

체 KARA, 2013).

1부에서 4부까지의 내용도 교육의 재료이지만 활동지와 지도안의 형태로 만들어진

‘5부: 동물보호를 위한 수업’의 구성은 <표 Ⅳ-10>과 같다.

- 34 -

<표 Ⅳ-10> ‘⓵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5부: 동물보호를 위한 수업 개요

3) 경기도 교육청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경기도 교육청에서 펴낸 생명감수성 증진프로그램 책자에는 생명감수성 교육이

“너와 나, 우리와 타자의 상호의존성과 공생,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의존성과

공존이 행복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생명의 다양한 현 실

태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잘사는 삶’과 ‘못사는 삶’에 관한 21

세기적, 글로컬한 감성과 지각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태적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문명적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이라 정의되어 있다. 생명감수성

교육의 개념 중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의존성과 공존’ 및 ‘생명의 다양한 현

실태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형성’ 에 대한 부분은 동물보호교육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러한 생명감수성 교육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생명의 아픔,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 함양,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와 공감능력을 가진 공동체의 형성, 너와

나, 우리와 타자의 상호의존성 인식과 존중, 모든 생명의 상호의존성 인식과 존중,

환경위기와 생태적 부정 문화의 극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명감수성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대단원 소단원

5부:

동물 보호를

위한 수업

00 들어가며

01 KARA 동물보호교육센터의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02 무엇이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03 우리말 속의 동물을 알아봅시다

04 그림 속에 동물이 있어요

05 음악 속에 동물이 있어요

06 암탉 ‘잎싹’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07 나도 동화작가

08 오늘 내가 만난 동물들

09 우리 동네 길고양이 지도 만들기

10 내가 만드는 동물보호법

11 찬반토론: 동물 해부실습 꼭 해야하나요?

12 별첨: 간략한 지도안

13 별첨: 또 다른 학습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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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요

주제 세부학습 주제 활동

몸과 생명

느끼기

(나와 타인의

존재 느끼고

공감하기)

-나와 타인의 존재 느끼기

-사람이 아닌 존재 느끼기

-생명의 기쁨과 고통에 대한

공감의 감수성 형성

-생명 존중의 능력 함양

- 내 몸을 통해 나의 삶 들여다보

기

- 거울놀이

- 맞다, 우리 같이 살고 있었지!

- 내가 만약 다른 존재로 태어났

더라면 어땠을까?

일상에서 생명

느끼기

(일상활동에서

체험과 성찰을

통한 생명

느끼기)

-밥상에 관련한 성찰활동

-위생과 관련한 성찰활동

-소비와 관련한 성찰활동

-미디어와 관련한 성찰활동

-생명존중 인식 형성 활동

- 내가 마신 생수병은 어디로 갔

을까?

- 내가 입은 앙고라 스웨터는 어

디에서 왔을까?

생명과 사회

(지속가능한

생태적 공동체

의식과 생명에

대한 종합적

인식 형성)

-생명감수성과 생명윤리에 바탕을

둔 통합적 생명생태교육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을 세분화하여 삶으로

체화하기

-이를 통한 생태적 인식훈련

-‘잘삼’과 ‘못삼’의 인식전환

-‘행복’에 관한 생태적 인식 형성

-‘생태적 행복’을 나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시키기

- 내가 생태계에 상처를 주고 있

다면?

- 삶이라는 그물: 연결되어 살아

가는 것에 대해 I

- 삶이라는 그물: 연결되어 살아

가는 것에 대해 II

Ÿ 다양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한다.

사회와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고자 한다.

작게는 너와 나, 크게는 우리와 타자, 더 크게는 생명과 비생명의 상호 의존

성을 느끼고 인식하고 존중하고자 한다.

Ÿ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공감 능력을 중시한다.

특히, 생명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과 존재의 연결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조한다.

Ÿ 이러한 가치와 공감 및 성찰 능력을 가진 배움/실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한다. 지식을 넘어서 생명감수성과 행동이 결합된 자아 형성을 추구한다.

Ÿ 문과-이과의 교과구분을 넘어서 융합적 학습을 권장한다.

인문과 과학을 연결시켜 생태적 맹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다양한 페다고지를 사용하여 융합적 학습을 촉진한다.

자아와 세계의 통로인 몸의 감수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융합형 교수-학습 과정을 통하여 생태적 자아 형성을 촉진하려고 한다.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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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의 문제점

연구자가 국내 동물보호교육의 교육 내용을 분석한 것은 프로그램이 동물보호교육

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동물보호교육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주제들

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국내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영역별로 다뤄진 정도를 살펴보면

‘동물복지’가 20.9%, ‘공감과 돌봄’이 38.8%, ‘책임’이 40.3%로 나타난다. 한 차시의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내용영역이 포함되기도 한다.

내용 영역 별로 동물보호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공감과 돌봄’ 영역과 ‘책임’ 영

역을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고 ‘동물복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는

데 이는 동물 각각의 욕구와 지각력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동물에 대한 공감의 태

도를 향상시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발하고자 하는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감과 돌봄’ 영역에서는 공감, 생명존중, 돌봄의 내용을 다룬다. 동물의 기쁨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는 능력은 성장 이후 성인기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과 친사회적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동물이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알고 동물의 입장이 되

어 동물이 겪는 어려움과 슬픔 등에 공감하도록 한다. 동물을 어떻게 돌보고 길러

야 하는지 뿐 아니라 동물과의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편견이나 과도한 공포를 극복하며 동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과

정이 돌봄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이해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를 삶에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포

함한다.

국내 동물보호교육 ‘공감과 돌봄’ 내용영역의 프로그램 예시는 <표 Ⅳ-1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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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국내 동물보호교육 ‘공감과 돌봄’ 내용영역의 프로그램 예시

‘책임’ 영역에서는 유기동물 뿐 아니라 동물원 동물의 복지문제, 공장식 축산의

심각성 등 동물복지 이슈를 다루고, 선진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무지, 배려의 부족함 등으로도 동물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한다. 인간이 동물의 삶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동물을 돌봐야 하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지구상의 생명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상호의존적이며 공존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을 지키고 동물복지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동물보호교육 ‘책임’ 내용영역의 프로그램

예시는 <표 Ⅳ-13> 와 같다.

<표 Ⅳ-13> 국내 동물보호교육 ‘책임’ 내용영역의 프로그램 예시

교과서명 교과서 단원 제목 교육내용

동물과 함께하

는 세상

- 반려동물 바로 알기

- 개와 만나기 I, II

-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 개와 바르게 인사하기

- 개에게 예절 교육 가르치기

생명감수성

증진프로그램

- 맞다, 우리 같이 살

고 있었지!

- 내가 만약 다른 존

재로 태어났더라면 어

땠을까?

- 다양한 존재들 알아차리기

- 다른 존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

감하기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 동물과 더불어 살기

- 우리 동네 길고양이

지도 만들기

- 반려동물의 행복조건, 돌봄 시 유의

사항

- 길고양이들의 생활과 필요사항 파악,

돌봄

교과서명 교과서 단원 제목 교육내용

동물과 함께하

는 세상

- 야생동물

- 동물을 기르기 전에

- 야생동물이 처한 어려움을 알아보

고 보호방법 생각해보기

- 동물을 입양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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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영역에는 동물의 욕구, 동물의 지각력,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동물의 욕구에 대한 내용은 모든 동물이 기본적인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

로 하는 것들이 있고, 서식처 및 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름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각 동물의 특성을 알고 그에 따라 다르게 돌보아야 함을 알게

한다. 동물은 욕구만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및 사물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이며, 기쁨과 슬픔 및 고통 등의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이다. 따라

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거나 고통 받는 동물을 방치하는 것이 비윤리적

인 행동임을 알게 한다. 동물이 다양한 욕구가 있고 지각력 있는 생명이라는 이해

를 바탕으로 한 ‘동물의 5대 자유’는 동물복지의 기준이 된다. 이는 1965년 영국 정

부가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위해 선포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동물보

호의 기본원칙'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다. 동물의 5대 자유에는 ①갈증과 배

고픔으로부터의 자유, ②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⑤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해당된다. 국

내 동물보호교육 ‘동물복지’ 내용영역의 프로그램 예시는 <표 Ⅳ-14> 와 같다.

<표 Ⅳ-14> 국내 동물보호교육 ‘동물복지’ 내용영역의 프로그램 예시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 내가 입은 앙고라스웨

터는 어디에서 왔을까?

- 내가 생태계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

는 관계 알아차리기

- 윤리적 생산과 소비에 대해 알아

가기

-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인간사회의

폭력 성찰하기

동물, 아는 만

큼 보인다

-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

까?

- 내가 만드는 동물보호

법

- 동물원 문제 파악하고 동물의 복

지 위한 운영지침 만들기

- 동물학대 기사를 읽고 동물보호법

을 만들어보기

교과서명 교과서 단원 제목 교육내용

동물과 함께하

는 세상
- 경제동물

- 경제동물이 주는 혜택 알아보고 동

물의 복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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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분석한 결과로는 분석대상이 된 세 곳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이 동물복

지, 공감과 돌봄, 책임의 영역이 교재 전반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교

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 콘텐츠가 경쟁하고 있어 한 가지 교육을 오래 실시할

수 없다. 신청기관에서 동물보호교육에 할당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은 교재인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의 내용만을 분석하였을 경우 ‘공감과 돌봄’이 36.8%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방법을 고려하면 돌봄의 영역에 큰 비중을 두고 교육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교재에 구성된 전체 16차시 교육 중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총 2시간만 외부강사

인 수의사가 강의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시간만 수의사가 강의를

지원한다. 나머지 차시는 지도서로 담임교사가 직접 교육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담임교사가 교재의 차시를 다루며 직접 교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다. 따라서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시간이 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동물보호교육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강사는 고학년의 경우 2시간, 저학년의 경우 1시간 강의를 진행한다. 고학년은

2시간 중 절반인 1시간 동안, 저학년은 동물보호교육의 전부일 수 있는 1시간 동안

‘3단원 5차시: 개와 만나기’의 교육을 다루도록 권고 받는다. 외부강사의 재량에

따라 주어진 시간 동안 ‘동물복지’ 와 ‘책임’의 영역을 다루기도 하지만 제대로 생명

의 가치와 인간의 책임을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또한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외부강사로 수의사를 교육하여 파견하고 있는데, 수의사

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르치기 용이한 내용이 동물의 돌봄에 대한 내용이다. ‘동물복

지’에 대해 국내 현직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들이 수의과대학에서 교육 받은 바가 없

는 반면 동물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설명을 진행한

생명감수성 증

진 프로그램

- 내가 만약 다른 존재

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

까?

- 다른 존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

동물, 아는 만

큼 보인다

- 깊은 마음을 가진 코

끼리

- 암탉 ‘잎싹’이의 이야

기를 들어보아요

- 코끼리의 인지능력과 감정 알고 코

끼리쇼의 문제 파악하기

- 영화 속 동물의 욕구, 지각력 인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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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현직 수의사들이 짧은 시간동안 진행해야 하는 동물보호교육은 그 내용

이 동물의 돌봄에만 편중되기 쉽다. 동물의 돌봄에만 교육이 편중되면, 교육의 대상

이 동물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약하고 불쌍하기만 한 존재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대상화는 과도하게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동물을 바라보게

하여 동물을 존중하고 제대로 돕는 것을 방해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또한 대개 1∼2차시 수업만 할당되

는데,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교육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

다.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선호도에 따라 교육주제가 선정되고 교육이

진행된다. 따라서 균형 있고 효과적인 동물보호교육을 위해서 짧은 회기에 실질적

으로 동물복지, 공감과 돌봄, 책임의 세 영역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2) 교육방법의 문제점

세계동물보건기구(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에서는 ‘연구와 교

육을 위한 동물이용’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인 ‘3Rs(The Three Rs)’를 강조한

다. 염인영(2016)은 ‘3Rs’가 “첫째, 과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교체, 동물의 세포, 조직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상대적인 교체를 실시

하여 동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할 것, 둘째, 연

구자들이 더 적은 수의 동물로부터 비교할만한 수준의 정보를 얻거나 같은 수의 동

물을 사용하면서도 더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 경감(Reduction)할 것, 마

지막으로, 통증과 고통 또는 지속되는 유해성을 방지, 경감 또는 최소화하거나 또는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개선(Refinement)할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이 3Rs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교육방법을 찾아 개선 대안이 되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에 적

용하기 위해서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들의 교육방법을 분석하였다.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분류를 위한 분석도구로서 환경교육 및 동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그 방식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눈 선행연구(김신원, 윤성호,

2005)의 분석틀을 참고하였다. 염인영(2016)은 직접체험식 교육방법의 경우 교육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를 해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체험식 교육을 직접체험식, 간접

체험식 교육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방법은 직접체험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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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험식 교육, 관람식 교육, 투어식 교육, 매체 활용식 교육, 게임식 교육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분석대상 중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은 교육 환경을 교

실 실내로 가정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교육방법 중 관람식, 투어식 교육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매체 활용식, 게임식 교육이 주로 사용된다. 매체 활용식 교

육은 동물의 생태를 동영상이나 그림, 교육용 전시물 또는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

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의미한다. 게임식 교육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동물의

특성 등 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대한수의사회의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에서 체험식 교육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에서는 교재인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의 ‘1단

원 1차시: 살아있는 동물’과 ‘3단원 5차시: 개와 만나기’의 교육방법으로 직접체험식

또는 간접체험식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 직접체험식 교육 방법을 사용할 경우 교사

가 살아 있는 개를 교실에 데려와서 수업이 진행된다. ‘살아 있는 동물’ 차시에는

학생들이 청진기로 개의 심장소리를 듣게 하고, ‘개와 만나기’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개와 인사하게 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직접체험식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

할 경우, 학생들이 체험하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점을 교사

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12년 초판이 발행된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지도서에는 개나 동물을 교실로

들여올 때의 주의사항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개나 동물이 교실에 등장할 때의 주의사항*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의 준비물 : 목줄, 인식표, 화장실용품(배변봉투, 휴지),

청결 유지, 식기, 음료수, 이동장, 기타 활동용품(브러시, 칫솔, 치약, 빗)

1. 동물이 등장하기 전에 학생들과 규칙을 정한다.

예) 큰 소리 내지 않기, 조용하게 있기, 순서대로 개를 만지기, 동물 손님이 스

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면 이동장에서 쉬게 해주기

2. 동물이 등장한 후에 스스로 정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평가하여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핸들러는 개와 함께 퇴장하고, 다시 학생들이 동물을 맞이할 준

비가 되면, 재등장하여 활동을 계속한다.

3.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이동장)에 둔다.

-개의 스트레스 사인: 뒷발로 고개를 긁는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는다. 하품을 한

다. 몸을 턴다. 갑자기 잘 먹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여기저기 살핀다. 사람의 시

선을 피한다. 배회한다(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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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의사항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3Rs 중 개선(Refinement), 즉 통증과 고통

또는 지속되는 유해성을 방지, 경감 또는 최소화하거나 또는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

를 향상시키고 개선할 것을 고려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 수업

차시의 학습목표는 동물과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

과 동물의 심장소리를 듣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으며, 동물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개와 만나기’ 수업의 학습목표는 개의 의사

표현을 이해하고, 개와 바르게 인사하며,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개의 의사표현

방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숙고해보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살아있는 개가 교육에 동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3Rs 중 첫 번째 원칙인 대체(Replacement)는 동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살아있는 동물을 다른 방법으

로 대체하여 간접 체험식 방법을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물’ 차시에서는 실제 개

대신에 개 인형을 이용하거나 개를 청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심장이 뛰

는 소리를 녹음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와 만나기’ 차시에서는 개 인형 혹은

어린이가 개의 탈을 쓰고 역할극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교육할 수 있다.

낯선 공간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얌전한 태도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

은 개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특히 개의 보호자가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개를 돌보아야 할 경우 개는 보호자의 낯선 몸짓 및 음성 신호로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

고자 하는 교육 목적과 상충하며, 개를 안전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개와

학생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에서도 3Rs 원칙과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직접체험식 교육을 지양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방문활동 매뉴얼에 제시된 우선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의 조건의 4항은 다음과 같다.

4. 우리 회는 교육에 강아지가 참가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

의 효과와 만족도를 위해 동물(강아지)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훈련된 강아지여

야 하며, 방문하는 학급 담임 선생님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

고 등의 문제발생 시 우리 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대한수의사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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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하거나 동물을 관찰함으로써

관찰력과 호기심을 배양하는 것이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편견과 인간중심적 태도를 바로잡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고려하면 동물

보호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체험은 동물원이나 동물카페 등에서의 체험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지각력 있고 감정이 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한 존중과 배려를 나

타내는 활동을 포함하는 교육방법으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더불어 동물보호교육이 진행된다면 동물보

호교육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운영방법의 문제점

　각 단체의 홈페이지, 신문보도자료 및 연구자의 경험을 참고하여 국내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오직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전국

동물보호 의식 조사에서 동물보호 수준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꼽은 것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동물보호교육(33.0%)’이었다(농림수산검역본부,

2012).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아동들이 동물보호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나 중, 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의 공감능력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다. 생명을 바라보는

따뜻한 관점과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본인이

의도치 않게 동물학대에 참여할 수 있고, 유년기에 동물을 학대하는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 인간을 향한 폭력과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Flynn,

1999; Thompson & Gullone, 2006). 반면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민감하게 하고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면 청소년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깨달음을 실행에 옮길 만큼 성숙하다(Thomas & Beirne, 2002). 필자가 지역사회에

서 청소년 교사로서 봉사하며 만난 많은 청소년들은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고 동물

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중, 고등학교 동아리 중 동물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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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들도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고 동물보호활

동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동

물보호활동에 대해 균형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성공적인 동물보호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 입장에서 교육의 신청 및 진행 과정이 수동적이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대한수의사회의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의 경우, 학기 중

관련 교과목 및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초

등학교의 교사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해야만 한다. 학교 교사가

동물보호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교육청으로부터 발송되는 수많은 공문과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보호교육을 찾아내어 선택하고 신청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14년부터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사는 “일선

담임교사가 동물보호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시상,

온라인 피드백 등 유인책을 갖추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윤상준, 2016).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동물보호교육 중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은 학교 외에 도서

관, 공부방,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지원된다. 그러나 역시 소속단체의

담당자가 공문을 보고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체제 내에서는 동물보호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어도 학교나

소속단체의 교사와 의견이 다르거나 교사가 교육을 신청해주지 않으면 교육에 참여

할 수 없다. 실례로 필자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보호교육 강사로 방문했던 학교에

서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던 반의 학생들이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한 친구들

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선생님, 저희 반으로도 와 주세요!”라며 교육 받고자 하

는 소망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교사가 신청하여 제공되는

동물보호교육 이외에는 학생들이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

기에 필자는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께 교육을 신청해주도록 요청하라고 말하는 수

밖에 없었다.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교사들만 볼 수 있는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

만 진행되고, 교육 신청을 교사만이 할 수 있는 동물보호교육 운영방식은 교육 참

여자인 학생들에게 있어 수동적이며 접근성이 낮은 운영방식이다. 교육 신청 방법

이 교사를 통한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규모의 청소년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동물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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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사들이 동물보호

교육 신청 정보를 접하는 속도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리적 접근의 한계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본래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물보호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의 수의사 지부를 통해 동물보호교육단을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그 결과 대한수의

사회의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단은 2017년 현재 총 134명으로 서울(33), 부산(21),

대구(8), 인천(2), 광주(12), 대전(1), 울산(5), 경기(19), 강원(4), 충북(3), 충남(6), 전

북(3), 경북(3), 경남(9), 제주(2)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에 동물

보호교육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중 70% 가량의 8, 90개교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

고, 2017년 4월 기준 166개의 신청학교 중 60%가 서울 및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대

한수의사회, 2017).

동물보호교육 시범사업을 서울에서부터 진행하다보니 수도권의 교사들은 동물보호

교육에 대해 지방에 있는 교사들보다 더 일찍 정보를 접했을 것이다. 동물보호교육

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경험한 교사들은 동물보호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음 해에 서둘러 교육 신청을 진행한다. 동물보호교육에 할당된 예산이 한정

되어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는 만큼만 신청을 받고 선착순으

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가 동물보호교육에

대해 알게 되어 대한수의사회에 교육을 신청했을 때는 이미 신청 접수가 마감된 상

태여서 학생들에게 동물보호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한정된 예산의 문제로 수도권에서만 교육이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로 예산을 분배하

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동물보호교육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이 서울에 위치하는 경우 멀리 지방에 거

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이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더불어숨

내방 교육’이 그 예이다. ‘더불어숨 내방 교육’은 학생들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더

불어숨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교육 참여가 쉽지 않다.

교육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진행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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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호소 및 동물보호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교육 프

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절에서 논의하려 한다.

넷째, 교육이 한 두 회기의 짧은 과정으로만 진행되고 종료되어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에 실질적이고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간과 자원이 불충분하다. 한

회기는 보통 50분간 진행되는데,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에 한 두

회기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의 동물보호교육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교재는 총

16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16차시 수업 중 외부강사의 지원은 고학년은 2차시, 저학

년은 1차시에 그치고 나머지 차시는 모두 담임교사가 진행하도록 한다. 연구자가

경험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나머지 차시를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규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진도를 보충하기에도

재량시간이 빠듯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경쟁하고 있

어 한 가지 교육을 오래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의 분야가 담임교사에게 생소하고 관련 지식이 없어 교육 진

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

물보호교육 홍보만 할 뿐 나머지 차시를 담임교사가 진행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

루어져 있지 않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

는 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짧은 회기의 동물보호교육이더라도 잘 준비된 교육은 학생들에게 동물보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부 전달하고, 동물을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심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공감,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물보호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학생들의 동물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식 습득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면 학생들

의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을 보다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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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동물보호소의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앞 절에서 필자는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하였다. 교육 내용에 있어 교재에는 동물복지, 공감, 책임의 영역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

제가 있다. 교육 방법 중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고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에 상충하

는 직접체험방식으로 교육의 일부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서는 교육이 초등학생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며 동물보호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에 실질적

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동물보호소의 봉사활동을 활용한 동물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368개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존재하는데 이 중 정부·지

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28곳으로, 이들 10곳 중 9곳(전체의 93.2%)은

위탁운영 되고 있다(최태욱, 강연우, 정영균, 윤해림, 2015).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

는 사설보호소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개인 사비 및 지역사회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위탁업체 입찰 시에 통상적으로 저가입찰을 하

게 되는데, 입찰을 따내기 위해 적은 금액을 제시한 경우 실제 운영 시에 예산 부

족으로 돌봄에 충분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

설 보호소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청소 및 돌봄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일손이 항상 부족하다. 따라서 동물보호소에서는 동물복지가 고려되는

돌봄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보호소는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봉사활동시간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국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여 시·도 교

육청의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학생봉사활동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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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현재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른 봉사활동 운영시간은 평균적으로 중학

교 15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20시간 이상이다.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연간 운영

시수는 각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되, 개인 봉사활동 시수도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n.d.).

이러한 지침에 따라 청소년들은 여러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활동 할 기회를 찾는

데,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마음쓰임으로 동물

보호소의 봉사 참여를 신청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봉사자들을 교육할

직원도, 별도로 마련된 봉사 프로그램도 없어서 동물보호소에 봉사하러 온 청소년

들은 동물보호소 주변 환경정비 및 청소 등의 봉사만 수행하고 돌아간다. 동물을

좋아하여 버려진 동물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으로 보호소에 봉사하러 왔지만 보호소

의 동물들을 대하는 지침이나 보호소 상황에 대한 안내 없이 봉사를 진행하다보니

열악한 보호소의 환경을 보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

다.

이에 연구자는 전국에 이미 존재하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동물보호소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동물보호소,

청소년, 동물 각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동물보호소 입장에서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사

람들이 동물보호소에 방문하면 일반적으로 시외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서 인지도가

낮고 홍보가 어려운 동물보호소의 존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하므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동물보호소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물보호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보호 중인

유기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나 입양될 확률을 증가시키므로 보호소에서 적정한 개체

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의 동물보호소 봉사활동과 연계되는 동물보호교육은 청소년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시간도 충족시킬 수 있고,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신청해주지 않아서 혹은 지역이 멀어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소

년들이 개인이나 그룹에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인간은 동물에 대한 끌림과 호기심이 있고,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즐거움과 안정을 느끼게 하므로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긍정적으로, 건강

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윤리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생명존중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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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과 이해심을 발전시키는 등 기존 동물보호교육을 통한 효과는 청소년이

동물보호소라는 복합적인 환경에 직접 와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봉사하는

활동과 배움을 통해 배가 될 것이다.

동물보호소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분뇨를 치워주는 최소한의 돌봄 외에 함께 놀아주기나 산책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

는 실정이다. 즉, 동물의 5대 자유 중 기아, 갈증 및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만 허용되고 불편함 및 공포,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자유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동물의 5대 자유를 고려한 돌봄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보호소의 동물들이 좁고 답답한 케이지에서 나와 뛰어 놀고,

산책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동물의 불편함과 공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 아니

라 동물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 등의 정신적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동물보호소에는 길을 잃어 입소되었으나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는 유실동물과

보호자로부터 버려져 입소된 유기동물들이 보호되고 있다. 보호소의 동물 중 대부

분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따르지만, 일부는 학대를 받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동물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

는 동물에게도 올바르게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교육 받은 청소년들의 봉사

참여는 큰 의미가 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동물들과 교류하면 동물들에

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이는 동물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물에게는 그 동물이 다시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도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개선 대안이 될 수 있는 동물보호소 동물보호 교

육과정을 수집하였다. 국내의 동물보호소에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활용한 동물

보호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 동물보호소의 재정 및 시설, 인력

이 충분하지 않아 밥을 주고 보호 공간을 청소하는 등 기본적인 동물보호 업무조차

도 버거운 현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은커녕 동물보호소에 봉사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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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온 청소년에게 봉사업무를 인도할 담당 인력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동물보호소에서는 동물보호 봉사활동을 접목하여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하는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미국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Humane Society의 지역 지부로 있는 Silicon Valley Humane Society 및 San

Diego Humane Society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각 동물보호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를 얻었다.

미국의 Humane Society는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동물

보호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여 매년 100,0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지역의 지부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동물보

호분야의 전문화에 힘쓰고 있다. 동물과 사람이 동등한 인도적인 세상을 지향하며

강아지 공장, 투견, 공장식 축산, 물개 학살, 말 학대, 야생동물 판매 등의 대규모로

집행되는 잔인한 행위에 맞서 미국 및 전 세계에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한다

(Humane Society, 2017).

1) Silicon Valley Humane Society 의 Compassion in Action 프로그램

Compassion in Action(CIA) 프로그램은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2달 과정의 중장기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보호소의 동물들을 돕기 위한 사

회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최신 동물복지이슈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 회기

에는 그들이 배운 것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눈다(“Compassion in Action,” n.d.).

이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16세에서 19세의 학생이며, 참여 비용은 80$ 이다.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복장으로 긴 바지와 발가락이 드러나지 않는 신발을 신을 것

이 요구되며, 복장이 적절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봉사시간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오면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웹페이지에 명시된 CIA 프로그램 일정과

세부사항을 읽은 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날짜 중 하나를 선택하

여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참여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등록이 시작된다.

전체 프로그램 등록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학생이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 등록

을 마치면 기관으로부터 몇몇 링크의 목록과 나머지 필수 교육 등록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받게 된다. 전자메일에서 안내하는 나머지 필수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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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선택하고 등록하면 등록 과정이 완료된다. 전체 5개의 필수 교육 각각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각 수업은 한 번씩만 들으면 된다. 학생이 참여해야 하는 5개

의 필수 교육은 1)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2)고양이 사회화 교육 교실, 3)개 사회화

교육 교실, 4)사회봉사 연습일, 5)사회봉사일 교육이다. 5개의 수업에 대한 세부내용

은 <표 V-15>와 같다.

<표 V-15> CIA 필수 교육 세부내용

5개의 필수 교육에 참여하는 것 외에, 2달 이내에 봉사할 다른 일정을 선택하여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적 봉사일이라고 한다. 학생은 주중 및 토요일에

봉사할 날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적 봉사일에는 필수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습하

게 된다.

모든 등록을 마친 후에, 학생들은 필수교육 및 선택적 봉사일의 일정과 시간이

담긴 전체 프로그램 일정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명 세부내용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학생봉사자로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 배우기

- 보호소 적응방법과 “선택적 봉사일”에 할 일 배우기

고양이 사회화 교육

교실

- 고양이의 신호(고양이 행동 , 목소리)를 익히기

- 다양한 성격의 모든 고양이들과 잘 지내는 법 배우기

개 사회화 교육 교실
- 보호소 개들 사회화 시키는 방법을 배우기

- 개와 산책하고 놀아주는 법 배우기

사회 봉사 연습 날
- 사회봉사일(프로그램 마지막날)에 학생이 이끌어 나갈

모든 활동들을 연습

사회 봉사일
- 친구와 가족들을 초대해서, 보호소 주변에서 진행하는

재밌고 활동적인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도록 이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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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n Diego Humane Society의 Pawsitive Service & 방문 교육

San Diego Humane Society의 동물보호소에는 3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5,000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여 봉사에 참여한다. 청소년을 위

한 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Pawsitive Service를 운영 중이다.

Pawsitive Service는 청소년들이 San Diego Humane Society에서 동물을 돕도록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Paw는 동물의 발을 의미하며, pawsitive는 ‘긍정적인’을 의미

하는 영어단어 positive와 발음이 유사한데, 발음이 유사한 프로그램 제목을 통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친숙함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부운동주최, 전단지 붙이기, DIY 패키지 물품 만들기, 입양 활

동 후원, 교육 참여 신청 등이 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각 프로그램에 소요된 시간들을 적고 보호소에 제출하면 최대 15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해준다(“Pawsitive Service,” n.d.). Pawsitive Service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표 V-16>과 같다.

<표 V-16>　Pawsitive Service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활동내용

기부

운동

주최

특정 프로그램, 지역, 또는 관련 부서를 후원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각 보호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적어둔 목록을 보고, 필요물품

들을 모은다. San Diego Humane Society와 연결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각 보호소 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위시리스트에 담아두었고,

봉사자가 그 물품들을 선택하며 구매하면 쇼핑몰에서 그 보호소로

직접 물품을 배달한다.

보호소

동물

전단지

붙이기

San Diego Humane Society 웹페이지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개, 고양

이 등 동물의 사연과 간략한 정보가 담긴 전단지가 게시되어 있다.

게시된 전단지를 출력하고 청소년이 거주하는 사회 곳곳에 게시함으

로써 보호소의 동물들이 입양되도록 돕게 된다. 카페, 휴게실, 지역센

터, 도서관, 학교 등은 잠재적 입양자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좋은 장

소로 추천된다.

DIY

패킷

DIY 패킷의 물품을 만드는 활동은 보호소에 지내는 동안 동물들이

좀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재미있고 간편한 활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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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Humane Society에서는 기부운동주최, 전단지 붙이기, DIY 패키지 물

품 만들기, 입양 활동 후원, 교육 참여 신청 등의 프로젝트 외에도 동물보호 교육수

업을 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환경으로 제공한다. 교육은 모든 연령 그룹에 적합하게

조절되며 개에 물리는 사고 방지, 책임감 있는 동물 양육, 동물관련 직업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의 비용은 무료지만, 교육에 대한 보답으로 초청단체는 기부

금을 낼 수 있고, 후원 받은 기부금은 차후 다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방문 교육에서는 동물 이슈, 성격 특성, 과학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의 교육을 제공

한다. 이 교육들은 교육부의 교육 기준에 맞춰져 있다. 교육들 중 다수는 특정한

개념이나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소개한다. 동물 이슈 범주의 교육주제 예시로 투견

반대, 동물 관련 직업, 반려동물 안전, 긍정강화교육 등이 있다. 성격특성 범주의 교

육주제 예시로 따돌림, 공감, 돌봄, 시민의식, 공정함, 감사, 고결함, 친절, 인내,

존중, 책임, 과학 등이 있다.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및 미국 동물보호소의 동물보호 봉사활동을 활용한

물품들

만들기

다. 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자원봉사활동 소요시간 기록표

(volunteer log)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패킷에

있는 몇몇 작업들은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많은 물품

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패킷에 있는 물품들은

고양이 낚시대 장난감, 고양이 폼폼 장난감, 개 터그 장난감, 바느질

필요 없는 동물 담요 , 달랑이는 나무 장난감, 플라스틱 병 간식 디

스펜서 , 고양이 스크래쳐 , 고양이 해먹, 개 간식 디스펜서, 개 병

장난감, 고양이 스크레쳐 타워, 캣닢 장난감 ,줄에 달린 캣 코르크 ,

배부용 전단지 등이다.

입양

활동후원
입양 가능한 동물을 행사에 초대하여 입양을 홍보한다.

교육

자리마련
보호소의 대표자를 학교나 동아리에 초대한다.

- 54 -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국내 동물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과 더불어

동물보호교육이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며, 1회기에 약 4시간 씩 총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각 회기는 마음 열기,

일반봉사활동, 특별활동, 강의와 토론, 마무리로 구성하였다.

마음 열기는 그 날의 활동의 일정 및 봉사자의 역할,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활

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반봉사활동은 보호동 청소 등 매일의 기본업무

에도 일손이 부족한 동물보호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동물보호소에서 일상적으

로 진행하는 업무에 청소년이 동참하게 된다. 동물들에게 밥과 물주기, 동물의 밥그

릇과 물그릇 세척, 분변 치우기, 쓰레기 버리기, 보호동 빗질 및 걸레질, 보호소 주

변 환경정비 등의 활동이 해당된다. 특별활동에는 고양이 털 빗질하고 놀아주기, 개

산책시키기, 개 교육시키기 등의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활동과 동물사랑실천프로젝

트의 계획 및 실행이 포함된다. 강의 및 토론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준비한 글,

그림, 영상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동물복지와 공감과 돌봄, 책임에 대한 주제들을

학습자들이 배우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다. 되돌아보기는 활동 일지 작성을 통해

배운 점 및 느낀 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총 8회기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V-17>과 같다. <표V-18>에는 동물보호소에서의 동물보호교육의 세부

계획을 정리하였다.

<표V-17> 동물보호소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8회기 개요

회기 일반봉사활동(120분) 특별활동(40분) 강의 및 토론 (40분)

1 보호소 청소 등 일반봉사 친구 사귀기 개 바로 알기

2 보호소 청소 등 일반봉사 개 산책, 사회화 강아지 공장

3 보호소 청소 등 일반봉사 개 산책, 사회화 고양이 바로 알기

4 보호소 청소 등 일반봉사 고양이 돌보기 배려와 존중의 태도

5 보호소 청소 등 일반봉사 입양홍보 전단 제작 유실, 유기동물의 슬픔

6 보호소 청소 등 일반봉사 동물사랑실천프로젝트 계획

7 동물사랑실천프로젝트 실행

8 보호소 청소 등 일반봉사 수료식 나의 선택과 실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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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18> 동물보호소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회

기
활동분류 활동 내용 준비

1

일반봉사활동 보호소 청소 등 보호소 일상 업무 돕기

편한 신

발, 활동

복, 고무

장갑

특별활동

:친구 사귀기

-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소개

- 참여 구성원 간 친밀감 형성

강의 및 토론

:개 바로 알기

- 개의 필요사항 알기, 감정표현 읽기

- 개와 산책하고 놀아주는 법 배우기
강의자료

2

일반봉사활동 전 차시 동일

특별활동

:개 산책, 사회

화

- 2인 1조 이루어 개 산책시키기.

- 개를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고 놀아주기

목줄,

장난감,

간식

강의 및 토론

: 강아지공장

목표:　

- 동물복지 이슈 중 강아지공장에 대해 배우기

- 다른 존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

활동:

-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 영상 보고 토론하

기

1) 만약 내가 번식견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2)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영상,

활동지

3

일반봉사활동 전 차시 동일

특별활동

:개 산책, 사회

화

- 2인 1조 이루어 개 산책시키기

- 개를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고 놀아주기

목줄, 개

장 난 감 ,

간식

강의 및 토론

:고양이 바로알

기

목표: 고양이의 특징을 알고, 감정 표현 읽기

내용: - 고양이의 생활 습성 배우기

- 고양이의 행동, 발성 언어 배우기

- 고양이 돌보는 법 배우기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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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봉사활동 전 차시 동일

특별활동

: 고양이 돌보

기

- 고양이 빗질, 쓰다듬기, 마사지 해주기

- 고양이와 장난감으로 놀아주기

고 양 이

장난감

강의 및 토론

: 배려와 존중

의 태도

목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배우기

내용: 자연이나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장면 묘사

된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함께 토론

1)그림 속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에서 무엇

이 공통점인가요? 다른 사람이나 친구, 동물, 자

연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친구에게, 동물에게, 자연에게 나도 모르게 무

례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

나?

3)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상상해보자.

강 의 자

료,

그림,

활동지

5

일반봉사활동 전 차시 동일

특별활동:

입양홍보전단

만들기

- 보호소의 입양을 촉구하는 입양홍보전단 만들

기

- 입양 장려하는 문구 정하기

- 특정한 개나 고양이를 정해서 사진을 찍고 나

이, 친화성의 정도와 특징 등을 소개하기

종이,

필기류

강의 및 토론

:유실, 유기동

물의 슬픔

목표: 유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과 현황을

배우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내용: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는 원인, 현황 배우

고 해결방안 논의하기

1) 영상: ‘당신이 만약 애완견이 된다면’ 보고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유실·유기동물이 생기는 까닭 알아보기

- 유실·유기동물의 생활 살펴보기

- 유실·유기동물의 예방 방법 알아보기

- 유실·유기동물을 만났을 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영상,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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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봉사활동 전 차시 동일

특별활동 및

토론

- 동물사랑 실천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동물사랑

실천 프로젝트의 주제, 내용, 방법을 조사하고 의

논하여 정한다. 각자 맡을 역할을 정하고 연습한

다.

예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서 으르렁 게임 진

행하기, 야외공원에서 동물보호캠페인 하기, 동물

보호소 후원 행사 기획 등

7

동물사랑 실천

프로젝트 진행

지난 회기 계획한 동물사랑 실천 프로젝트를 진

행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 어려웠

던 점, 재미있었던 점 등을 함께 이야기한다.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준비물

8

일반봉사활동 전 차시 동일

강의 및 토론

목표: 동물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배운다.

내용: ‘으르릉 게임’을 활용하여 유기동물문제 이

외에 다양한 동물복지이슈를 배우고 생활 속에서

동물을 위한 실천방법들을 배운다.

으르릉

게임

특별활동

: 수료식

- 학생 스스로와 친구들의 봉사를 함께 칭찬하

고 격려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신의 변화

와 결심을 나눈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실한 봉사 참여의 고마

움의 표현으로 상장을 전달한다.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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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그램 적용 및 결과 분석

필자가 거주 중인 P도시의 동물보호소는 약 200여 마리의 유기견, 유기묘를 보호

하고 있는 곳으로 본디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P시에서 1년 전에 인계받았고 위탁업

체를 선정하여 운영 되고 있다. P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4명인데,

이 중 한 사람은 유기동물을 발견했거나 보호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

을 포획하러 가는 업무로 출장이 잦다. 그 직원을 제외하고 보호소에 상주하며

청소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3명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P시의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5명과 그 친구 1명이다. 청소년 중장기 쉼터는 “P시 가족 내 갈등, 폭력, 방임,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기능상실, 학교부적응, 청소년 개인 및 또래,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가출한 중장기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문화 활동,

상담, 진로지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재가출을 방지하고 사회성이 함양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곳이다(P시 중장기청소년쉼터 소개책자).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친구 1명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총 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참여한 청소년은 여학생 4명: A(14세), B(16세), C(16

세), D(18세) 과 남학생 2명: E(18세), F(18세)로, 이 중 A 학생만 개를 한 마리

길러본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학생은 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없었다.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준비단계에서 2017년 1월 첫째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

지 매주 1회기 4시간씩, 총 8회기 32시간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토요일에 직업체험 등의 일정으로 인해 수요일에

활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개학으로 인해 두 번의 수요일에 학교에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 전체 회기를 6회기 24시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다음은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 회기별로 실행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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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동물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동물보호소에 봉사

활동을 신청하여 오는 청소년들은 개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거나 적어도 동물을

반려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에 청소년 쉼

터라는 집단으로 참여한 6명의 청소년들은 그 중 단 한 명, A학생만 개를 길러본

경험이 있으며 한 명은 심지어 개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무서워한다는 정

보를 사전에 입수하였다.

개를 길러본 경험이 없어 개와의 상호작용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동물보호

소의 개들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면 개의 이빨이나 짖는 소리, 빠른 움직임 등에

놀랄 수 있다. 그래서 동물보호소에서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기질이 얌전하

고 사람을 따르는 소수의 개와 만나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앞으로 함께할 동물보호교육의 첫 단추는 동물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하는 것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동물의 감정과 표현을 알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의 특성 및 행동언어를 알게 하는

시간을 계획했다.

¤ 마음열기 :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소개, 참여자 자기소개 및 서로 알아가기

- 연구자가 6회기로 진행될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과 목적을 소개

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이름, 나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갖는 기대, 내가 생각하는 동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등을 서로 나눈다.

*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 강의 및 토론: 개란 어떤 동물인가?, 개의 몸짓언어 이해하기

- 개의 일반적인 특성을 배운다.

- 개의 얼굴, 털, 꼬리, 몸의 방향, 몸짓 등을 통해 다르게 나타나는 개의 다양한

감정을 읽는 법을 배우고, 개가 드러내는 감정에 따른 적절한 대처법 배운다.

¤ 특별활동 : 개와 함께 놀고 개 산책시키기

- 반려견 호텔에 방문하여 개 훈련사로부터 개와 인사하는 법, 개와 함께 재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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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노는 방법, 개 산책시키는 법을 배운다. 실내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종의 개들

을 쓰다듬고, 놀아주는 등 함께 상호작용한다. 그 후 인근 공원에서 2인 1조를

이루어 개를 산책시킨다.

¤ 되돌아보기 : 활동 소감 나누기

<2회기>

¤ 마음열기 : 동물보호소 소개, 공감 표현 연습

-참여자들이 동물보호소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게 하고, 진행자는 동물보호소

의 시설 및 동물보호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한다.

-동물의 감정을 읽고 말로 공감을 표현하는 예시를 나눈다.

¤ 일반 봉사활동 :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 참여하기

-역할을 나누어 개 보호동의 배변 치우고 청소하기, 개 밥그릇 정리하고 세척하

기, 고양이동 청소 및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고 밥과 물주기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강의 및 토론

Ÿ 학습목표

-동물복지이슈 ‘강아지공장’ 에 대해 배우기

-다른 존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

Ÿ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 영상(http://youtu.be/b21DwPuFsTQ)을 보고 모둠 활

동을 진행한다. 모둠활동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지금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만약 내가 번식을 위해 사용되는 개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 되돌아보기 : 활동을 돌아보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을 개인적으로

활동일지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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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 마음열기: 동물보호소 봉사의 힘들었던 점, 보람 느낀 점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일반 봉사활동: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 참여하기

-역할을 나누어 개 보호동의 배변 치우고 청소하기, 개 밥그릇 정리하고 세척하

기, 고양이동 청소 및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고 밥과 물주기, 배변패드 아래 놓을

신문지 정리하기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특별활동: 고양이 및 고양이 돌봄에 대해 배우기, 고양이와 함께 놀기

- 고양이의 생활 습성을 배우고 그 특성에 맞게 돌보는 방법을 배운다. 동물보

호소의 고양이동에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쓰다듬어주면서 고양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다.

¤ 강의 및 토론

Ÿ 학습목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배우기

Ÿ 크리스 조단 감독의 ‘미드웨이’ 영상을 함께 본다.

- 일상에서 사용하고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 하나가 생태계의 다른 존재들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Ÿ 자연이나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장면 묘사된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함께 토론

한다. 토론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림 속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에서 무엇이 공통점인가요? 다른 사람이나

친구, 동물, 자연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에게, 동물에게, 자연에게 나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상상해 봅시다.

¤ 되돌아보기 : 활동일지 작성

<4회기>

¤ 마음열기: 함께 활동하는 친구의 봉사하는 모습 통해 느낀 장점 찾아 표현하기

¤ 일반 봉사활동: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 참여하기

-역할을 나누어 개 보호동의 배변 치우고 청소하기, 개 밥그릇 정리하고 세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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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양이동 청소 및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고 밥과 물주기, 배변패드 아래 놓을

신문지 정리하기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특별활동:　동물보호소 실외 운동장에서 개들 운동시켜주기,

입양홍보 전단 만들기

-대부분의 시간을 좁은 뜬 장에 갇혀 지내는 개들을 실외 운동장으로 꺼내 주어

만져주고, 함께 놀아준다. 개들과 상호 작용 하면서 개 한 마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개의 친화성의 정도, 특징, 사랑스러운 부분, 장점을 메모한다. 메모

한 것을 활용하여 입양을 장려하는 문구를 적고, 입양홍보 전단지를 만든다.

¤ 강의 및 토론

Ÿ 학습목표:　생명을 사랑하는 관점 익히기

Ÿ 나의 장점/ 단점 찾기:　장점이란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과 자랑할 만한 성격을 말하는 것

이다. 성격을 기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

는 문구들을 예로 제시해준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단점을

발견하고 용감하게 그것을 인정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언급하

고, 단점도 적어본다.

Ÿ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기： 본인이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음을 배운다.

Ÿ 유기견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었을 개를 키우는 것에서의 단점 생각해보고 장점

으로 전환하기

¤ 되돌아보기

<5회기>

¤ 마음열기: 입양홍보 전단지 작성한 동물 입양 소식 나누며 서로의 봉사에 감사

표현하기

¤ 일반 봉사활동: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 참여하기

-역할을 나누어 개 보호동의 배변 치우고 청소하기, 개 밥그릇 정리하고 세척하

기, 고양이동 청소 및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고 밥과 물주기, 배변패드 아래 놓을

신문지 정리하기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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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활동:　개들 운동시켜주기, 개 돌봄에 필요한 사항 배우기

실외 운동장으로 개들을 꺼내 함께 놀아준다. 개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각종 돌

봄 방법을 배운다. 개들의 엉킨 털을 빗겨주고, 길게 자란 발톱을 잘라주고, 항

문낭을 짜주는 등 배운 것을 적용하여 개들을 돌본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목욕

은 생략한다.

¤ 강의 및 토론

Ÿ 학습목표: 유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과 현황을 배우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다.

Ÿ -유실·유기동물이 생기는 까닭 알아보기

-영상을 보고, 유실·유기동물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새롭게 알게 된 점

과 느낀 점을 토론한다.

-유실·유기동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반려동물

을 집에서 키울 때 잘 보살펴 주기 위해 실천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유실·유기동물을 만났을 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해야 하는 일들 알아보기

¤ 되돌아보기: 활동일지 작성

<6회기>

¤ 마음열기: 마지막 회기 활동에 참여하는 소감 나누기

¤ 일반 봉사활동: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 참여하기

-역할을 나누어 개 보호동의 배변 치우고 청소하기, 개 밥그릇 정리하고 세척하

기, 고양이동 청소 및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고 밥과 물주기, 배변패드 아래 놓을

신문지 정리하기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강의 및 토론

동물보호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는 놀이판과 주사위 놀이를 통해 동물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 수 있는 보드게임인 ‘으르릉 게임’을 진행한다. 각자의 동물

말을 결정하고 출발지점에 놓아두고, 차례로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동물

말을 움직인다. 동물 말이 놓여진 게임판의 내용을 소리 내어 읽고, 모두가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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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도착지에 도달하면 게임이 끝난다. 게임판의 내용이 동물보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건너뛸 수 있고, 동물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면 뒤로 돌아가

게 된다.

¤ 되돌아보기: 활동일지 작성

¤ 프로그램 수료식 : 성실한 봉사 참여를 격려하며 상장 및 작은 선물 전달

1)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1) 동물 보호 이슈와 동물 돌봄에 대한 지식 습득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인간 이외의 생명은 도구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마치 무생

물처럼 인식된다. 치킨을 닭이 아니라 ‘치킨’으로만 생각하고, 책임지고 반려해야

하는 동물을 기분에 따라 사고 버리는 장난감처럼 여기곤 한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에 경쟁위주의 사회적 분위기까지 합세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생태계의 또

다른 구성원인 동물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관심을 갖기 쉽지 않다.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강아지 공장 및 유기, 유실 동물 문제와 동물보호 실천

의 중요성 등 청소년들이 기존 교육에서 접할 수 없었던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중

요성을 깨닫게 하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간 모르

고 지냈던 동물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현실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선택과 태도에 대해 배웠다. 또한 개, 고양이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

여 지식을 얻고 돌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B: 두 달 간 좋은 추억과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인 것 같다.

-6회기 활동일지 중-

D: 오늘 강아지들 똥을 치워주면서 달려드는 강아지들이 조금 무서웠지만 사람 손길이 그

리운 착한 아이들인 걸 알았다. 쓰다듬어 주니 정말 좋아했다. 또 강아지가 엉덩이를 바닥에

끄는 것은 똥꼬를 짜줘야 하는데 그걸 안 짜주면 간지러워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

다. 그런데 강아지 똥꾸멍에 그걸 안 짜주면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는 걸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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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활동일지 중-

봉사활동을 하며 강아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점이 좋고, 유실동물과 유기동물 차이점에 대

해서도 알았다. -6회기 활동일지 중-

E: 영상을 보면서 강아지 공장이라는 곳도 알게 되면서 애견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강

아지를 사는 게 아니라 입양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2회기 활동일지 중-

F: 버려진 개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강아지공장, 애견샵에 있는 강아지들을 새롭게

알고 심각하게 생각했다. -2회기 활동일지 중-

(2) 윤리적 시민 의식 함양

윤리적 소비란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에게만 관심이 집중된 현대 소비문화 안에서

자신의 선택이 자기 만족감 이외에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 및

환경, 인권, 동물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함양, 윤리적

소비태도 등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문혜숙, 2015).

참여자들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동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웠다.

강아지공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구입하는 행위는 평생을 인위

적인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출산 능력이 떨어지면 버려지는 강아지 공장 모견의

고통을 지속시키게 한다는 것을 배웠다. 새들이 버려진 플라스틱 병뚜껑 등 해양쓰

레기들을 먹이로 오해하여 이를 먹고 내장이 쓰레기로 가득 차 죽는 현상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생명에게 인간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

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본인들이 환경을 지키고 동물복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A: 활동하면서 버려진 개들이 너무 불쌍했고 그렇게 예쁜 강아지를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예뻐해 주면 될 것을 자기 하나 편하자고 약한 조그마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나쁘

고 잔인하다. 내가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입양해서 깨끗하게 씻기고 예쁘게

잘 키워줄 수 있다. -2회기 활동일지 중-

B: 나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입장이 있어 나중에 커서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애견샵

말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할 것 같다. 예전엔 펫샵에서 살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상처

있는 애들 보살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친구들이나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강아지 키

우고 싶으면 깊게 생각해보고 여기로 오라할 것 같다. -3회기 활동일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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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충동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을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6회기 활동일지 중-

C: 샵에서 강아지를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책임을 완전히 지지 못할 것이라면 애초부터 입

양하면 안 될 것 같다. -2회기 활동일지 중-

앞으로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될 것 같다. 환경만 오염하는 줄 알았는데 예쁜 새까

지 다친다. 나도 알지 못하게 동물들을 다치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겠다. -3회기 활동일지 중-

D: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쓰레기를 길가에 함부로 버

리지 않게 되었다. -6회기 활동일지 중-

(3) 보람과 즐거움의 정서 경험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를 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

다. Robin과 ten Bensel(1985)은 아동기의 발달과업 중 다수는 가정 안의 반려동물

로 인해 촉진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돌보는 행위는 규율과 책임

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반드시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동물보호소에서 도움이 필요

한 동물을 돌보고, 동물보호활동에 동참하는 행동이 청소년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eorge(1999)는 돌봄은 성취감, 돌봄 능력, 협동성, 사회성 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공감의 발달에 공헌한다고 하였다.

A: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손길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 보내서

좋았다. -6회기 활동일지 중-

B: 동물보호센터 봉사 다니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여기 봉사 한다면서 그러고 자세히 얘기해

주니깐 다른 지역 사는 친구들도 막 동물보호센터 봉사 가고 싶다 하고 가족들도 처음엔 더

럽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 보여주고 있었던 이야기 다 해주니깐 강아지랑 고

양이 불쌍하다면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데려다 버린다고 오히려 동물 편 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위 인식이 좋아질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B학생의 편지 중-

E: 강아지 똥 치우기가 힘들었지만 뜻깊었다. 유기견에게 드는 생각이 예전과 달라졌다. 봉

사를 통해 좋은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다. -6회기 활동일지 중-

교사1: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유기견 봉호소 봉사. 쉼터 아이들은 몸소 청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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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봉사활동을 하였지만 나는 1회만 참석을 하였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

와 도움을 청하지만, 동물보호소에서는 오히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니?”

“저 강아지는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는 입장이 되었다. -쉼터교사 참여관찰일지 중-

동물보호소의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청소년들에게 살갑

게 다가오고 애교를 부리는 등 애정을 표현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을 따르는 동물

들을 귀여워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움을 느꼈고 동물보호소의 봉사활동

이 청소년들에게 기분 개선 효과를 주었다.

C 학생은 처음에는 울타리 밖에서 친구들과 개들이 노는 것을 관찰만하다가, 본인도 개들과

놀고 싶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들어갔는데 소형견이 다가오니 울음을 터트렸다. 다시 바깥

으로 내보내서 진정 시키니 다시 시도해보고 싶다고 해서 놀이 장소 안으로 들어왔고, 훈련

사가 옆에 있으면서 천천히 개들을 만져보도록 도와주었다. C 는 자신이 쓰다듬어 주는 것

을 개가 좋아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기뻐했다. 다른 개가 가까이 와서 엉덩이를 들이밀

며 엎드리자 “선생님, 얘 엉덩이 들이밀어요. 왜 그러죠?” 하며 당황해했지만 신뢰와 친밀감

의 표현이라고 가르쳐주니 즐거워하였다. -연구자의 1회기 활동일지 중-

프로그램 첫 회기에는 개를 무서워했던 청소년 C가 개들을 안고 사랑을 주는 모습이 감동

적이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었고, 계속 자기만 따라온다며 “전

좀 예쁘니까 절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요.” 라 하였다. -연구자의 5회기 활동일지 중-

C: 강아지를 오늘 처음으로 안아보았다. 강아지가 온순해서 전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키

워주고 싶었다. 아마 강아지도 내가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난 착하니까!♡ 강아지랑 노는

시간이 제일 재밌었다. 점차 동물을 무서워하는 걸 잊게 되고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고 싶

다는 생각이 든다. 봉사활동 하면서 강아지를 안을 수 있게 되어 좋다.

-4회기 활동일지 중-

B:　오늘은 고양이방 청소를 했는데 고양이가 개들보다 냄새도 훨씬 덜 나고 청소하는 것이

쉬웠다. 고양이들이 낯가리는 애들이 많았는데 화장실 청소 해주자마자 바로 화장실 들어가

고 밥이랑 물 주니 마시고 먹는 것을 보며 청소하는데 힘들어서 조금 짜증났던 기분이 확

풀렸다. -4회기 활동일지 중-

D: 오늘 나는 고양이방 청소를 했다. 그 때 선생님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 배

설물을 보고 고구마, 감자라고 한다고 말해주셨는데 고양이 똥에 그런 애칭을 붙여주는 사

랑이 너무 아름다웠고 고양이 화장실을 꺼낼 때 고양이들한테 가끔 말도 걸고 잠깐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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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쪽을 쓰다듬을 때 살갑게 반응하는 고양이가 너무 귀여웠다. 또 만져달라며 가까이 오

고 야옹야옹 거리는 고양이들이 다 사랑스러웠다. 밥 줄 때 주면 맛있게 먹는 고양이들을

보니 내가 다 행복했다. -2회기 활동일지 중-

(4) 동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

영상을 통해 동물을 접하고 교사가 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 동물보호소

에서 직접 유기견, 유기 고양이들을 돌보는 활동은 청소년들이 감정을 생생하게

자극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보호소에 있는 개와

고양이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모두에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A: 강아지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아프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강아지들이 피똥 싼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2회기 활동일지 중-

학생들은 동물의 고통 뿐 아니라 동물이 느끼는 기쁨, 외로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에 공감하기도 했다. 버려진 동물들의 생활공간인 동물보호소에서 충분

한 시간동안 동물을 관찰하고 교류 할 수 있었기에 동물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 E 는 작고 하얀 개 한 마리에게 유독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였고, 산책하러 나갈 때

그 개가 포함되지 않자 “선생님, 쟤도 데리고 나가면 안 돼요?” 라며 마음 쓰는 것이 관찰

되었다. 2인 1조가 되어 3마리의 반려견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는데, 개들이

앞서 나가려 해서 통제가 어려웠다. 학생 A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너무 좋아 그런 것 같

아요.” 라며 개들의 행복한 감정에 공감해 주었다.

- 연구자 1회기 활동일지 중-

교사1: 한 아이는 자신이 돌보았던 아기고양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일찍 발견하

지 못해 제때에 치료를 하지 못해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

습을 보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너 덕분에 행복하게 갔을 거라고 위로하며 다독였지만, 쉼터

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에 대견 했다.

-쉼터교사의 참여관찰일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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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픈 강아지들을 보고 너무 불쌍했고 오늘 내가 치워준 고양이동에서 우린 모르고 청

소하고 나갔는데 여기 있던 직원분이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걸 몰라줬던 내

가 너무 미안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죽어가는 것도 몰라줘서 따스한 손길을 더 오래 전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슬펐다. -4회기 일지 중-

B: 오늘 강아지 몇 마리를 뛰어놀라고 밖에 있는 큰 우리 같은 곳에다가 풀어줬는데 강아

지들이 너무 좋아했다. 견사에 있는 조그만 우리에서 뛰지도 못하고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10마리로 일단 만족하기로 했다. 다음번에 왔을 때 수컷강아지들을 밖에서 놀아주고

싶다. -5회기 일지 중-

2) 운영방법에서의 개선

(1) 청소년의 능동적인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에서 시행되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중,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

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교사가 신청한 동물보호교육을 교실

안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운영되는 기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청소

년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예시가 되었다.

연구자는 동물보호소에서의 첫 번째 활동을 마치고 청소년들이 다음 회기에 참여

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반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견뎌야 하는 힘든 점들 때문이었다. 일반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코를 찌르는 분변 냄새는 마스크로 해결되지 않아 청소년들은 냄새를

견디며 청소를 해야 했다. 청소를 위해 보호복을 입었지만 보호복에 달린 모자를

쓰지 않아 개똥이 머리카락에 뭍은 여학생도 있었다. 겨울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지

만 동물보호소의 사무실 외에는 난방이 되는 곳이 없어 추위도 견뎌야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구자가 청소년들에게 동물보호소에 오지 않는 평일 오전에 보통

으로 무엇을 하는지 물으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잔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따

뜻한 이불 안에서 취하는 편안한 휴식과 동물보호소에서의 고된 활동 중에서 선택

한다면 당연히 편안한 휴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이유

들로 청소년들을 배웅하며 “다음 주에 보자!” 고 인사했으나 동물보호소에서의 봉

사활동을 적용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

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검토한 활동일지 중에 F 학생이

적은 다음의 짧은 한 문장은 연구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 70 -

F: 다음에도 올 것이다. –2회기 활동일지 중-

F학생은 18살의 남자 고등학생으로, 토론을 진행할 때 말이 별로 없고 활동 중간

중간 ‘힘들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했던 청소년이었다. 필자는 F학생으로 하여금

다시 오려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연민인지, 새로운 경험에

의 호기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동물보

호소에서의 청소년대상 동물보호교육이 청소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

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F학생의 실제로 다음 회기에도 참여하였다.

2회기 활동일지에 ‘생각보다 버려진 개나 고양이들이 많았고 청소하는 것도 무척

힘들었다.’ 고 기록했던 B학생은 6회기의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후 필자에게 다

음과 같은 편지를 주었다.

B:　약 두 달간 정말 좋은 추억과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제 봉사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매주 수요일에 봉사 하던 게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다음 번에 이런

좋은 캠페인 하면 또 불러주실 거죠? 그땐 언니랑 동생 다 데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B의 편지 중 -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며 외국의 동물보호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

호교육 프로그램에 신청자가 넘쳐 한 해의 신청이 모두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보았었

다. 외국의 동물보호 문화 수준이 높고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보낼 수 있는 자유

시간이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겠으나 필자는 필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국내

각지의 동물보호소에 적용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다.

(2) 참여자의 점진적 태도 및 행동 변화지원

기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1회기, 혹은 2회기로 종료되면서 참여자의 실질적

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매주 1회기씩 6주간 지속

되니 참여자의 단계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교육이 지지해줌으로서 효과가 강화

되어 참여자의 실제 생활에 교육 효과가 적용되어 드러났다.

이를 지지하는 사례로 C학생의 사례가 있다. C학생은 개를 무서워하여 프로그램

첫 회기 때는 개가 본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울음을 터트렸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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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됨에 따라 개와 점차 익숙해지며 4회기에는 개를 안을 수 있게 되었다.

C: 강아지를 오늘 처음으로 안아보았다... 점차 동물을 무서워하는 걸 잊게 되고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4회기 활동일지 중-

동물보호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대상자가 동물에 대해 가진 잘못된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끔 하는 것이다. 교육이 충분한 회기 동안 지속

되었기 때문에 C학생은 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개와 즐거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동물 친화적인 태도를 강화할 수 있었던 B의 사례

도 있다.

B: 동물보호센터 봉사 다니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여기 봉사 한다면서 그러고 자세히 얘기해

주니깐 다른 지역 사는 친구들도 막 동물보호센터 봉사 가고 싶다 하고 가족들도 처음엔 더

럽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 보여주고 있었던 이야기 다 해주니깐 강아지랑 고

양이 불쌍하다면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데려다 버린다고 오히려 동물 편 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위 인식이 좋아질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B의 편지 중 -

1) 동물보호소 담당자와의 협력 부족

동물보호소에서 청소 등의 봉사활동 이외에도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해야 하므로

동물보호소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시대

적 흐름에 맞게 긍정적으로 협력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P시 동물보호소의 센터장을

찾아가 연구 목적과 프로그램 일정을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센터장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특히 프로그램 중 6, 7회

기의 ‘동물사랑실천프로젝트’에서 보호소의 동물을 데리고 나가서 진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가 타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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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 홍보 등의 외부 행사에 동반한 경험이

있었고, P시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격주로 입양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야외로 데리

고 나가 입양을 추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던 터라 그 반응은 적잖

이 당황스러웠다.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보호센터 내부에서만 활동을 진행

하겠다는 의견을 내도 센터장은 경청하려 하지 않고,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인가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P시에서 오랫동안 동물병원

을 운영해 온 연구자의 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지인은 센터장이 동물보호

센터를 맡게 된 이후로 힘든 일을 많이 겪어 그럴 것이라며, P시에서 동물보호센터

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개해주었고 그 공무원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과 이야기 하도록 도움을 받았다. 필자는 동물보호센터

에 가서 사무국장과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방법 등을 상의하였는데, 사무국장은

P시에서 개인이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 간 의견 불일치와 다툼이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자는 사무

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 시행에 반대의견을 가진 몇몇 단체

회원들이 센터장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등 마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센터장이 연구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물보호소의 사무국장은 겨울이 되어 추운 날씨로 인해 야외로 동물을 데리고

나가는 활동은 중단된 상태라 하였고, 청소년들의 소속을 물어 중장기청소년쉼터라

고 밝히니 쉼터는 어떤 청소년들이 오는 곳인지도 물었다. 혹시나 청소년들이 동물

들을 대하면서 학대를 가하거나, 보호소의 동물들을 다 돌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

어 정도를 넘은 자책을 하는 등의 상황이 염려되어 물은 것으로 추측한다. 연구자

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무국장과 의견을 조율하고자 애썼고, 매 회기 연구자 및

쉼터의 담당 교사가 함께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과 보호소의 직원들은 전체

4시간 중 일반봉사 2시간동안 청소년들이 할 역할만 지정해주면 될 뿐, 다른 해야

하는 역할이나 부담은 없음을 알렸다. 그 결과 동물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과 더불

어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경험을 언급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동물보

호소에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주최가 동물보호소가 되거나, 동물

보호소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가진 개인 혹은 기관에 의해서만 원활하게 진행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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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무국장을 거쳐 결국 P시 동물보호소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동물보호소 담당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한 협력과 합의를 원칙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보다 활력 있게 교육프로

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

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소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동물보호소 시설 고려 미흡

P시의 동물보호소는 평균적인 동물보호소와 비교하여 볼 때 전반적인 시설이 열악

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난방시설은 사무실에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공간은 모두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강의 및 토론, 마무리 시간에 별도의 교육장소가

아닌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하는 사무실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음식 냄새와, 프로그램 참여자 이외의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환경은 어수선하

여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했다.

청소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따뜻하게 입고 활동에 임하도록 지도했지만 옷을

두껍게 입으면 활동 할 때 불편하다며 얇게 입고 오기 일쑤였다. 보호동을 청소할

때는 물청소를 해서 장화를 신는데, 난방이 되지 않으니 발이 매우 시렸다. 연구자

는 붙이는 핫팩을 대량으로 준비해가서 청소년들에게 활동 전에 나누어 주는 등

청소년들이 추위로 인해 아프지 않도록 신경 쓰며 활동을 진행해야 했다.

또한 개와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개를 목욕시키는 활동이 일체 금지되었고, 실내 놀이터가 없어서 개들과

산책을 하려 해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추운 날에는 불가능하였다. 그 까닭에

연구자가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동물과 함께 상호 교류하는 활동의 진행이 어려

웠다.

외국 동물보호소의 경우 실내에도 산책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이 있고 날씨에 상관

없이 안락하고 쾌적한 시설이 있지만 국내 동물보호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프로

그램을 진행하게 될 동물보호소의 구조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날씨 등

기후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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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단계 활동의 다양한 변화 필요

연구자는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매 회기의 마무리 단계에 참여자들

에게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활동일지는 참여자로 하여금 활동하며 배우고

느낀 내용을 자신의 생각으로 글로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학생은 활동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배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적으면서 적극적인 학습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용숙 외(2005)는 활동일지를 매 시간 작성하게 되면 학생들이 식상하게

느끼고 대충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매시간 활동일지 작성은 부적절하며, 반드시 매

시간 활동일지 작성을 해야만 한다면 쓰는 형식을 바꾸는 등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매시간 같은 형식의 활동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결과 회기가 거듭될수록 청소년들이 활동일지를 작성

에 식상함을 느껴 마무리 시간에 활동일지를 짧게 쓰고 휴식을 취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프로그램의 매 회기 마무리 단계가 청소년들이 식상하게 느끼고 대충 참여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한 회기를 마무리 하는 방법에 활동일지 작성 이외의 다양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할 경우 교육 중에 활동일지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 학생들이 활동일지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이용숙 외, 2005).

.



- 75 -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대안이 될 수 있

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변화 및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실행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방법, 운영방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내용 측면에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교재에는 동물복지, 공감, 책임

의 내용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내용이 균형 있게 다뤄지

지 않았다. 교육방법 중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고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에 상충하

는 직접체험방식으로 교육의 일부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서는 교육이 초등학생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며 동물보호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에 실질적

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였다.

둘째, 파악된 문제의 개선대안으로 동물보호소의 봉사활동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각 회기는 마음

열기, 일반봉사활동, 특별활동, 강의와 토론,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마음 열기는 한 회기의 활동 일정과 활동 목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반봉사활동은 견사 청소나 동물에게 밥과 물주기 등 동물보호소의 일상적 업무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특별활동은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물을 돌보고 소통

하는 기술을 익히고 동물보호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강의와 토론은

동물복지문제와 인간의 윤리적 의무, 생명존중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마무리는 활동일지 작성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셋째, 개발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

년들은 동물보호 이슈와 동물 돌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동물복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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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유기동물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고, 동물의 감정과 동물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였다. 프로그램은 청소

년의 능동적인 동물보호교육 참여 기회가 되었고 참여자의 점진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지원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및 적용된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문제점의 대안으로서 실현 가능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

고 판단된다.

기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현장에서 동물보호교육이 진행되는 회기가

1회기 또는 2회기, 1-2시간으로 너무 짧아 교재의 내용이 균형 있게 다뤄지지 못하

는 문제가 있었는데, 적용된 프로그램은 6회기 24시간 진행되어 동물복지, 공감,

책임의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유기동물들의 생활환경을 청소하고 사람으로부터의 애정과 교류가

필요한 동물들을 돌보는 봉사에 참여하며 배웠는데, 이러한 교육방식은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은 단순한 직접체험의 교육 방식을 대체할 수 있었다.

동물보호소는 전국 각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동물보호소에서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리적으로 멀어서 동물보호교육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기존 교육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제한되

는 것 없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

고 참여할 수 있었다.

기존의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실천을 지원

하기 어려웠으나 6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게 하고, 실천 방법을 지원함으로써 태도와 행동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개발된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동물보호교육의 목적을 충족

하며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개발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동물보호 이슈와 동물 돌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과 동물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다짐을 했으며,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보람을 느끼고 동물과의 상호

작용과 돌봄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동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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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6명이라는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를 두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한 명의 교사가 동물보

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6명은 적절한 참여인원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물

보호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일반화하려면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 다수의 청소년

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실행 단계에서 몇몇 문제가 있었다. 총 8회

기로 계획된 프로그램이었으나 참여대상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6회기로 축소되어

진행되었고,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추운 날씨와 동물보호소의 시설이 고려되지

않아 프로그램 진행시에 일부 활동을 실행할 수 없었다. 또한 매 회기의 마무리

단계에 반복된 활동일지 작성을 학생들이 식상하게 느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여 2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안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실행연구는 순환적, 반성적 과정이다.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2차

적으로 수정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추구하는 변화에

가까워진다.

셋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현장 적용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 본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너무 낙관적으

로 평가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일반화가 가능하게 되도록 교육

진행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나 설명을 발견할 수도 있다. 교육

진행자의 성향, 동물보호소의 환경 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적용 방법과 효과가 달라

지는 부분을 고려한 운영방식이 첨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실행을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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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발굴 및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동물보

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량이 너무 많아 봉사를 위해 보호

소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동물보호교육을 실행할 여력이 없다. 그러나 많은 동물보

호소에는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이타심 많고 실행력 있는 성인들이 있으며,

이들은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 봉사자를 찾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교육방법이 제시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주고 교육을 진행하게 도움을 준다면

전국 각지의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사가 준비된 후에는

참여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알릴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소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이 아니라면 동물보호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동물을 좋아할 뿐 아니라 최근

연예인들의 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의 동물보호소

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고,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매년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소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학교나 청소년 센터 등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물보호교육은 인성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과 생명 존중 프로그램,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접목될 수 있다. 학교나

청소년 센터의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학교

교사나 청소년 지도 교사가 동물보호소에서의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지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거나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사나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알고, 교육의

취지에 공감하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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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as an improved alternative to an ongoing animal welfare education and to

evaluate the result of the developed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through

field appl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areas that need

improvements among contexts of the program, education methods, and operation

methods based upon teaching materials of domestic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and an experience as animal welfare education instructor. As for the

improved alternative program, adolescents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which has been utilized at an animal shelter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six

adolescents in an animal shelter of P city. The outcome of the applica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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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ed by topic, and major cases were extracted and analyzed. The result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the teaching material of the ongoing domestic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had evenly distributed the content of animal welfare,

empathy, and responsibility, the program did not value them equally on a

practical educational field. Among educational methods, those ‘direct experience

methods’ that solely focus on arousing interest without concerning animal

welfare had to be replaced with ‘indirect experience method’ due to its

discrepancy in purpose of Animal Welfare Education. Among operation methods,

targets for the education was focused on capital area, students were passive

through the process, and there were insufficient time and resources from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to bring practical changes on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

Second, 8-session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which

contains a general service like cleaning animal shelter, specialized service such

as taking care of animals and completing ‘loving animal project’ and lessons

which adolescents can learn and share their opinions about animal welfare was

developed.

Third, the result analysis of the program application showed that the developed

program provided adolescents an opportun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nimal

welfare activities, and it became an unique experience to acquire knowledge on

animal welfare issue and care, cultivate ethical citizenship, and feel empathy for

other creature as well as joy and satisfaction.

In conclusion,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 contributed to

an advance of adolescent’s understanding and attitude on animal, and had a

potential to be an alternative to problems of existing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Being an initiative stage of implementing animal welfare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 it is recommended to have a follow up study

incorporating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through practices and reflections in

various education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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