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책자는 양서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

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부시게 파란 가을 하늘, 밝게 내리쬐는 햇살이 아름다운 계절에 회원 여러분을 모시 

고 “뉴패러다임 시 ,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디지털 교육생태계와 미래 유아교육”이라는 

주제로 2022년 추계학술 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0년 OECD는 유아교육에 있어 디지털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졌음을 인식하고 신규 아

젠더로서 ‘디지털 시 의 유아교육과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a digital 

world)’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래 유아교육에서 디지털이 핵심적인 영향 요인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면서 디지털 환경생태계 조성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태계가 환경

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듯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 를 맞아 교육생태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추계학술 회에서는 임은미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 유아교육에서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진단하고 어떻게 조성해 갈 것인가에 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디지털 교육생태

계 기반 유아교육의 미래 조망: AI 빅데이터 중심으로’에 한 기조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생태계 속 디지털 놀이의 심화와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차기주 교

수님께는 ‘디지털 놀이, 놀이의 지평을 확장하다’를, 유치원 현장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유아의 놀이 실제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윤지영 선생님께는 ‘디지털 매체와 

함께 하는 놀이: 교사의 놀이지원 사례’를 주제강연으로 청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 회를 통해 디지털 교육생태계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유아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미래 유아교육의 교육생태계 방향과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성찰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 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

립니다. 

2022년 10월 

한국육아지원학회장 최 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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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
09:00~09:20 대기실 입장

사회: 장정윤(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9:20~09:30 개회사 

최일선(한국육아지원학회장,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9:30~10:30 기조강연-디지털 교육생태계 기반 유아교육의 미래 조망: AI빅데이터 중심으로 

임은미(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0:30~11:15 주제강연Ⅰ-디지털 놀이, 놀이의 지평을 확장하다

차기주(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1:15~11:25 휴식 및 포스터 발표

11:25~12:25 구두 논문발표

12:25~12:50 주제강연Ⅱ-디지털 매체와 함께 하는 놀이: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

윤지영(서울우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12:50~13:00 종합토론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3:00~ 우수논문 시상 및 폐회

￭ 강사 약력 

임 은 미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ndiana University (Ph.D.) 유아교육 전공, 교육공학 부전공

K-MOOC “KinderTech: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유아교육” 강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교육부문 심의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유치원위원회 심의위원

前) 교육부 [유아와 함께 하는 인공지능교육] 연구진

차 기 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Stanford University (Ph.D.) 교육/발달심리 전공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前) 대통령직속교육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위원

前) 서울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비전위원회 위원

윤 지 영

서울우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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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논문발표 및 지정특강

시간
제1분과

사회: 나영이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2분과

사회: 곽아정
(연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3분과

(특별세션)

사회: 장민영
(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4분과

사회: 안혜정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25

~

11:45

유아의 놀 권리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의무보유자인 교사, 부모,

국가 세 주체를 중심으로

황윤정
(서울북성유치원 교사)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보육교사의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관계

신진영
(리더스포레어린이집 원장)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도 실태 및 요구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사회적 변화와 교육의 방향

박보람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

부속이화유치원 원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 학급의 이야기-1

한소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유치원 교사) 

김윤지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유치원 교사)11:45

~

12:05

유아교사가 영아반에서 

경험한 배움의 의미

권현조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보육교사의 직업적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직무만족도의 인식 차이

김홍길
(아해뜰어린이집 교사)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교사용 안내자료 개발 연구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형미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김영아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4세 학급의 이야기-1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유치원 교사) 

정다운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유치원 교사)

12:05

~

12:25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초국가주의 실천을 통한 자녀양육

최정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원장학습공동체 실행과정

권정아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지영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장애위험 선별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용 발달검사 개발

박혜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전공 

명예교수)

이경옥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양성은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5세 학급의 이야기-1

목지선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유치원 교사) 

한지원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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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접속 안내: Zoom 사용법 

※ Zoom 접속 시 반드시 음소거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문제로 화면 캡처 및 타인과의 공유는 금지합니다.

1. PC로 온라인 학술대회 접속 방법

가. Zoom에 계정이 있으신 경우, 기존 계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Zoom에 계정이 없으

실 경우, Zoom 사이트(http://www.zoom.us)에서 계정을 만듭니다. 

나. 학술 회 당일 발송된 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Zoom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7

※ Zoom 가입 및 설치가 되어 있고 회의실 ID로 회의에 입장하시는 경우, 회의실 I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다운로드 및 실행을 클릭합니다.

   ※ 기존에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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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전등록 확인을 위한 기화면에서 기합니다.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입장이 허용됩니다. 

마. 오디오 참가 화상자가 뜰 경우,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9

바. 접속 시 음소거 / 비디오 꺼짐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설정은 변경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잡음이 발생하여 강연에 방

해가 됩니다. 비디오가 켜져 있을 경우 송출 화면에 접속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 채팅창으로 공지사항이 공지될 수 있으므로, 채팅창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가 사전등록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zoom 계정 등록 시 사용자 이

름을 등록하신 분의 성함으로 설정하시고,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하신 성함

으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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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핸드폰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접속 방법

가. 핸드폰에서 앱 다운로드를 실행하여 ‘Zoom’ 검색 후 설치합니다.

<아이폰 화면>

  
<안드로이드 화면>

나. 문자를 통해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메일로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여 Zoom 앱에 

접속합니다. 

   ※ 실행이 잘 안 될 경우, 링크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혹은 사파리) 어플을 실행하

여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다. 오디오 설정 화상자가 뜰 경우 ‘인터넷 전화’를 선택해야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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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1분과 1

유아의 놀 권리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의무보유자인 교사, 부모, 국가 세 주체를 중심으로*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young children’s right to play: 

Focusing on teachers, parents, and the government as the compulsory holders

황윤정(서울북성유치원 교사)**

이승연(이화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권리(權利)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을 의미한다(표준국어 사전, n.d. 2단락). 권리의 기본구조는 권리주체자, 의무보유자, 권

리내용의 세 가지로 형성된다(김도균, 2008). 권리주체자는 권리를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

는 사람이며, 의무보유자는 권리주체자에 한 의무를 지는 사람 혹은 집단, 사회, 국가 등

을 의미한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모든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가 주목받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1항에는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1조 제2항에서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해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지우고 있다(UNICEF, 1989). 또한 유엔아

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가장 어린 시기인 유아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

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2005년 일반논평 7호 ‘유아기 아동권리 이행(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을 채택하였다(UNCRC, 

2005). 즉, 놀 권리는 유아의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놀이 유형, 내용 등 다

 * 본 논문은 2021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jeong921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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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바탕으로 유아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는 교사가 적절한 역할에 해 고민해야 하

며,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정은 유아가 생활하고 발달하는 가장 일차적인 

환경이자 권리 보장 및 실현의 기본적인 장소이므로(Twum-Danso, 2009), 부모는 유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놀이를 행하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Davey 

& Lundy, 2011). 국제사회에서 유아 놀 권리의 중요성이 두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

서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놀이중심’으로 개편하고(관계부처합동, 2019), 부모교육 및 캠

페인 확 , 교사 상 놀이 관련 직무 교육 강화 등 놀이의 중요성에 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전환을 추진해 왔다.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인적, 물적, 사회적 환

경의 총체적인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장영인, 황옥경, 2018). 따라서 유아의 놀 권

리 보장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놀 권리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의무보유자인 교사, 

부모, 국가, 세 주체별로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놀 권리 보장 현황에 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에 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목적표집을 통해 서울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에서 만 3-5세 학급의 담임

을 맡고 있는 교직 경력 2년차 이상의 교사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유치원 교사

의 놀 권리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 실행의 자료수

집방법으로 일 일 심층면담을 선택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적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면담가이드를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일 일로 

만나 1회로 이루어졌으며, 1회당 최소 60분에서 최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

의 편의와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근무지 혹은 자택 근처의 스

터디 카페에서 평일 저녁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 Glaser & Strauss, 1967/201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면담 종

료 후, 면담 내용에서 핵심 단어와 구절이 포함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공통된 주제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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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및 배치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Glesne, 2005/2008). 자료분석과 연

구결과 도출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쳤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놀 권리 보장 현황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재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보유자인 교사, 

부모, 국가가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자 이에 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유아의 놀 권리 보장 현황을 유아교육기관과 교사, 가정과 

부모, 사회와 국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경우, 실내 및 실외 놀이시간 확보,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놀잇감 제공, 놀이

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개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전사고에 한 우려, 높

은 교사  유아의 비율, 학부모의 요구나 기관의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가정과 부모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편차가 크고, 부모의 놀이에 한 이해 부족, 부모가 

갖는 자녀의 학습적 측면에 한 불안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들은 사회와 국가의 경우, 교육과정의 개정, 홍보 강화를 통한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습에 한 과열된 사회적 분위기,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할 공간과 

안전한 환경의 부족으로 인해 놀 권리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보

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인식하는 개선 방

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교사, 부모, 국가 세 주체 모두 놀

이에 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스스로 놀이에 

한 가치관 정립을 지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며, 교사 간 소

통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확 하는 동시에 유아교육기관의 관리자, 기관장의 인식 및 역할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부모의 경우,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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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확 하고, 부모 스스로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

회 및 국가의 경우, 분위기 전환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교육 기회와 구체적 지침 등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놀이공간 확보, 놀잇감 제공 등 

환경 구축을 강조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구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놀이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

록 교사  유아의 비율을 낮추고, 놀이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놀 권리에 

한 교사의 전반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유아가 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이 권리주체자

인 유아와 놀이를 어떻게 보는지, 의무보유자로서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고 어떤 개

선 노력이 필요할지 등에 근거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교사

가 놀이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둘째, 부모에 한 이해와 놀이에 한 부모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놀이의 가치와 놀 

권리의 중요성에 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부

모들의 놀이에 한 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정에서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하였으며, 부모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관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모

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의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사회적 경로

를 통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가 자유롭게 마음껏 놀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표방

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의 놀이가 더욱 중요해졌는데, 교사  유아의 높은 비

율로 인해 교사들은 개별 놀이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교사  유아의 비율에 

한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

서 사회의 유아 놀이공간 현황을 파악하고, 놀이공간 및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

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부모를 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놀잇감을 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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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여 가정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 측

면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넷째, 교사, 부모, 국가 모두가 유아의 놀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

의 전인 발달과 발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놀이에 한 인식을 고취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놀 권리에 한 기본권적인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해야 한다. 즉, 유아의 ‘기본권’으로서 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교사, 부모, 국가가 놀 권

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

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 놀 권리 보장의 실제를 탐색하고, 유아의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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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learning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in infant classes 

권현조(용인예술과학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

고 2012년 무상보육이 0∼5세로 확 되면서 보육에 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전체 영아 중 63%의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와 입소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아보육현장은 영아의 특성과 기질, 그리고 매일의 상황에 따라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다. 영아교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순한 활동들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에 한 전문적 지식, 영아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복

합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된다(권혜진, 2013; 정계숙, 손환희, 하은실, 2012; Brock & 

Grady, 2000). 또한 영아교사는 담임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본생활지도, 식사지도, 안전사고

에 한 두려움, 훈육,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도 경험하게 된다(박남

희, 이 균, 2014; 박은주, 2016). 이와 같은 영아반 교사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처음 영아반 

담임을 맡게 되는 유아반 보육교사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이진옥, 이 균, 2016). 

한편 유희정(2015)은 처음 영아반 담임이 되는 유아교사는 영아발달과 보육방법에 한 

이해부족, 유아반과는 다른 학급운영방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로 인해 영아를 이해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변화되어 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교사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교사들

이 그들의 체험을 통해 변이와 생성을 하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

* 교신저자: kwaonhj@ya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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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권현조와 전홍주(2020)는 미숙하게만 여겨졌던 초임교사들이 

1세 반과의 마주침을 통해 자신을 재배치하고 리좀적 사유를 통해 자유로운 탈주를 경험

하며 ‘교사되기’를 시도한다고 하였다. 

‘되기’의 관점은 Deleuze의 존재론에서 출발한다. 교사가 되어간다는 것은 새롭고 이질적

인 환경과 접속한 교사가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매순간 생성과 변이, 

그리고 또 다른 차이를 발견해 가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Deleuze는 동일한 앎

은 존재하지 않으며 반복 속에서도 차이가 생성된다고 하였다(Deleuze, 2004). 그의 관점

에 따르면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교사들 역시 차이를 감각하고 어제와 다른 생성을 

창조하고 있는 존재이며, 교사들이 생성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배움이다. Deleuze의 관점

에서 배움은 마주침으로 그 동력을 얻고 내부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영아반을 맡게 된 유아교사들을 ‘되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게 된 

그들이 동일한 구조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마주침을 통해 생성과 변이를 경험하는 과정에

서 드러난 배움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반 교사가 영아반 담임교사로 역할이 전이되

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변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배움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교사 

‘임’에서 교사 ‘되기’의 모습으로 변이하는 교사의 생성을 의미화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후기질적연구

본 연구는 후기질적연구를 활용하여 유아반 교사로 여러 해 동안 동일한 삶을 반복해 

왔던 유아교사들이 익숙한 교육현장으로부터 낯선 공간인 영아반과 마주하며 어떠한 배움

이 생성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Deleuze의 존재론을 통해 각각

의 교사가 경험하는 상황과 내면의 움직임에서 동일한 범주를 찾아내어 중심화하기 보다 

그 자체로 드러나는 생성과 변이를 의미화 하였다. 이는 개별 존재들의 일의성에 초점을 

두어 생성되는 사건들의 차이에 가치를 두고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익숙한 삶에서 

교사 ‘임’의 모습으로 재현을 반복하던 유아교사들이 영아반이라는 이질적인 공간과 존재, 

관계와 기호들 속에서 세상과 얽힌 존재임을 드러내고 간주관적인 존재로 변이하는 과정

에서 생성되는 배움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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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총 3명으로 연구 주제에 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유아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영아반 담임교사가 된 교사들이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교사는 3년제 아동보육과를 졸업하고 2년간 유아반 담임으로 근무하다가 2세 반을 맡

게 되었다. 김교사는 3년제 보육과를 졸업하고 2년간의 유아반 담임 경험을 가진 채 1세 

반 담임이 되었다. 곽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3년의 유아반 담임으로 근무

하다가 1세 반 담임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영아반 담임이 되었을 때의 혼란과 두

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으며 영아들과의 생활에서 변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

각하고 있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유아교사가 영아반 담임이 되면서 경험한 배움의 의미를 살펴본 것으로, 이에 

한 이론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후 심층 면담을 통

해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범주화 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반복적 읽기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면담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주제에 한 연구참여자들의 반성적 사고를 담은 개인 

저널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일반적으로 영아들의 적응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여겨지는 

2020년 4월 셋째 주부터 2020년 9월 마지막 주까지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교사들의 주

거지나 근무지 근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각 교사별 2∼3회의 면 면담으로 진

행되었으며, 1회 면담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와 함께 면담 중 

생각나지 않았던 내용이나 더 생각난 내용에 해서는 유선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줄 것을 연구참여자들에게 부탁하였다.  

Ⅲ. 연구결과

영아반 담임으로 살아가게 된 3명의 유아교사들은 영아반과의 마주함에서 이전 삶의 경

험과 이질적인 매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이 처음 감각하게 된 감정은 당황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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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한 신뢰의 무너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3명의 교사들이 각각의 존재로 

살아온 것처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유아반 교사로서 

익숙한 삶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영아반에서 유아반 교사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하

지만 영아반이라는 무 에서 재현은 통하지 않음을 감각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걸어온 홈 패인 길을 영아반이라는 공간에 들여놓으려고 했던 그들은 홈 패인 

길에서 탈주하여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들은 영아라는 개별적인 존재에 

한 자신의 인식을 재배열하며 차이를 생성하고 있었다. 영아반과의 마주침으로 존재의 

의미에 한 사유가 시작된 그들은 존재에 한 앎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고, 더욱 깊숙이 

존재를 이해하게 됨과 동시에 영아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타자와 상황을 감각하게 되

었다. 유아반 교사로서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갔던 것들이 영아반 교사로 살게 되면서 

강렬한 의미로 다가옴을 감각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미세한 감각이 작동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유아반에서 교육적 가치에 커다란 의미를 두었던 교사들은 영아반에서 얽힌 관계의 절

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독립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아들에 비해 

의존과 독립이 공존해 있는 영아들은 교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자신 이외의 타 존재들

과 얽혀있었다. 이에 교사들 역시 영아반에서 얽힌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존재와 관

계의 의미를 새롭게 생성하고 자신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얽힌 관계 속에서 간주관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던 교사들은 자신의 변이를 감각하게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고민을 시작으로 생성되고 있는 사유를 

하면서 사유의 차이 그 자체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감각한 배움은 이전 유아반 교사로 살던 삶에서 느꼈던 배움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

이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생성되는 배움이 끊임없는 마주침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게 되

었고, 이를 통해 지도하는 역할에서 탈주하여 함께 배움의 장에 공존하고 있는 존재로 변

이하고 있었다. 

처음 영아반과의 마주함에서 느낀 혼란스러움은 결국 교사들을 사유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동일성과 고정성을 깨뜨리고 끊임없는 생성의 내부작용을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가 영아반 담임이 되면서 경험한 배움의 의미를 살펴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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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uze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3명의 유아교사가 처음 영아반과 마주하면서 겪게 되는 삶 

속에서의 생성과 변이를 통한 배움을 탐색하였다. 

Deleuze의 관점에서 배움은 앎이나 이미 주어진 지식과의 접속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

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알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영아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

면 영아들은 쉼 없이 탐색하며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앎 속에 배움은 자

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이야말로 살아 숨 쉬는 순간이며 삶 그 자체이다. 

영아반 교사로 살아가게 된 유아교사들의 삶 역시 이와 같다. 하지만 그 삶을 세밀한 시선

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Deleuze의 관점으로 바라본 교사들은 영아반에서의 삶 속에서 미리 계획되고 의도된 특정

한 교육을 통한 배움이 아닌 마주침이라는 우연한 접속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 힘을 드러

내며 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익숙한 삶으로 인해 미미하게 작동하고 있던 교사들

의 잠재적 힘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배움의 장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다양한 

마주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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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자녀를 낳으며 적응해가면서 한국문화에 무조

건 동화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함께 전해줌으로써 양쪽의 

문화가 혼합된 새로운 국제화된 문화를 등장시켰다(이용균, 2007).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타국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이주국의 사회에 일방적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배워 나가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함으

로써 양쪽 국가에 모두 속하고자 한다는 것이다(김혜선, 2014; Levitt & Jaworsky, 2007). 

이러한 현상에 해 Wimmer와 Schiller(2002)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초국가주의는 모국과 이주국의 발전과 변화에 참여함으로써 양국의 연결을 구

축하고 유지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Basch, Schiller, & Blanc, 1993; Vertovec, 2009; Wimmer 

& Schiller, 2002). 

Portes, Guarnizo와 Landdolt(1999)는 초국가주의 현상이 성립하려면 이민자가 이주국에 

정착하여 모국의 가족 또는 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모국과 이주국에서의 경제, 정치

적인 상황이나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등 양국에서 동시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초국가주의 실천은 사

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동기로 인하여 나타난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 본 논문은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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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체성, 소속감과 같은 감정 지향적인 실천과 모국의 문화 및 

인터넷, TV 등의 공유를 포함하고,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모국이나 정착국에 

투자하거나 가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접촉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Landolt, 2001; Portes et al., 1999).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두 국가의 정치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

니라 이주자들의 공동체 네트워크와 이주국에서의 권익 개선 운동까지도 포함한다(Landolt, 

2001; Portes et al., 1999). 

결혼이민여성들은 스스로 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모국의 가

족 구성원이나 모국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양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리움을 달

래기 위해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면서 더 나은 자녀양육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

동적인 주체자로서 행동하려고 한다(김혜선, 2014; 윤형숙, 2005; 티탕란, 2016). 특히 결혼

이민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초국가주의 실천을 통하여 모국의 가족으로부터 정서

적인 지지를 받거나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녀양육의 어

려움이 완화되는 경우,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강하라, 2019; 

한상영, 2011).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그들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

과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출신국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윤형숙, 200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내보내며 국가적으로도 초국가주

의를 실천(Parreñas, 2001/2009)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에 정착한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타국에서의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갖고 서로 돕거나 연계하면서 적

응 전략을 구사한다(임안나, 2005). 이들은 필리핀 출신 이민자들의 공동체 네트워크에 적

극적이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성

향을 가지고 있다(김동엽,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초국가주의 실천을 통한 자녀양육이 

어떠한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결혼이민자

들의 자녀양육에 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안정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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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 어머니 4명과 그들의 자녀인 만 4∼5세 

유아 4명, 그리고 그 유아의 담임교사 4명이었다. 연구참여 어머니들의 선정에 있어서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목적표집(Patton, 2015/2017)을 사

용하였다.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중 다문화 공동체에 해 깊이 있게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머니들을 추천받은 뒤, 이들 중 결혼이민자의 삶에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어머니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인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4개의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어머니와의 심층

면담 및 집단면담, 유아와의 면담, 교사와의 면담 및 기관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수집하기, 분류하기, 재구조화하기, 해석하기, 결론 내리기 단계에 따

라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다중 사례연구로서 사례별 자료분석과 사례 간 자료분석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중 사례연구의 선택, 자료의 

삼각화, 지도교수와 외부 감사자를 통한 검증 절차 및 연구자의 편견에 한 지속적 확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의 초국가주의 실천과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한 4개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임신과 출산 및 자녀양육에서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

다. 먼저 사례 간 공통점을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필리핀 친정어머니와 연락

하거나 필리핀 결혼이민자 모임을 통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함으로써 필

리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다. 즉,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가족 네트워크와 공동

체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 과정에서는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이 필리핀 친정 가족과의 연락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모임, 유아교육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를 실천함으로써 유아들에게 필리핀 언어와 필리핀 음식, 필리핀 놀이 등을 경험하도록 하

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들이 어머니 나라에 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유아에게 보여주는 다문화에 한 긍정적인 태도는 유아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교사의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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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기관 적응을 돕고 가정연계를 촉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례 간 차이점을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

들은 상황에 따라 필리핀 문화를 적용한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어떤 시

기에 어려움이 생겼는지에 따라 필리핀 결혼이민자 모임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직·간접

적인 도움을 받았다. 

또한 자녀양육 과정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또는 가르치려는 의지의 차이 등으로 인

해 유아가 필리핀 언어나 필리핀 놀이를 더 경험하거나 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와의 소통에서는 어머니와 교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 시부모나 주변 

지인이 전담하게 될 경우, 어머니와의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가정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나

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이 초국가주의를 통한 자녀양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경험한 시기와 취업 여부, 어머니의 의지 및 교사와의 직접 소통 여부

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한쪽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유아기 자녀들에게 한국과 필리핀 문화

를 균형 있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유아들이 두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셋째, 필리핀 결

혼이민자 어머니들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유아들의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었다. 넷째,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과 유아교육기관은 서로 더 많이 소통

함으로써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종합하면, 초국가주의는 필리핀 결혼

이민자 어머니들에 의해 실제로 실천되어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들과의 심층면담을 활용한 사례연구방법을 사

용함으로써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을 하면서 나타난 고민과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함으로써 초국가주의 실

천을 통한 자녀양육을 하는 과정을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가 어머니 나라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들을 자세히 탐구하고

자 하였다. 나아가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결혼이민자 어머니와 그 유아기 자녀들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과 방안에 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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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초국가주의 실천을 통한 자녀양

육을 지원하되, 필리핀과 한국의 양방향적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아들이 어

머니의 초국가주의 실천을 통한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어머니와의 직접 소통을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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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보육기관이 

가정과 함께 영유아의 보육·교육을 책임지어야 한다는 공감 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다. 

점차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인원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를 돌봄과 동시에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

공하는 보육교사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 김은영, 박은혜, 2006). 이는 보육교사가 영·유아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학습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Fu, Lin, 

Syu, & Guo, 2010). 그러므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안정

된 역할수행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중요하다. 

보육교사의 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정서를 잘 조절하는 보육교사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정서를 최 화하는 등 사

회·문화적 규범에 맞추어 어린이집에서 성공적으로 일상을 유지한다(이경숙, 채진영, 김

명식, 박진아, 이정민, 2016). 그러나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교육 및 교사-

유아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등 역할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Ansari, Pianta, Whittaker, 

Vitiello, & Ruzek, 2022). 이처럼 보육교사의 정서조절은 교수 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영아-교사 상호작용, 문제행동지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박은희, 김정화, 2020; 정미

애, 유경훈, 2021; 최미선, 권혜진, 2020). 따라서 보육교사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긍

 * 본 논문은 2022년도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wjcho@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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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로 생활하면서 충분한 기쁨, 만

족, 흐뭇함을 느끼는 행복감이나(박승연, 조성제, 2021) 역경을 전환하여 안정된 심리적 상

태를 되찾는 회복탄력성(길현주, 2015; Anthony, 1987; Rutter, 1985)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과 교수몰입이 높으며(박승

연, 조성제, 2021), 보육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정영실, 정혜원, 2020). 즉, 행복한 보육교사는 다음 세 를 잘 육성함으로써 행복

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행복은 영·유아 보육에서 중요한 요소

이다(Toulabi, Raoufi, & Allahpourashraf, 2013). 

행복감뿐 아니라 회복탄력성은 정서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보육교사의 긍정적 정서

에 도움을 주어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정지은, 2020).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복탄

력성은 자아존중감, 교수효능감, 행복감 증진, 심리적 소진 감소, 영·유아 상호작용의 질 

향상, 유아의 문제행동 예방 등 보육교사의 심리뿐 아니라 보육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수진, 권정윤, 2018; 문동규, 2020;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 2014). 이상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영·유아들을 장시간 보육하고, 다양한 업무로 소진되는 보육교사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행복감이나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보육교사의 행복감이나 회복탄력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

었는데, 보육교사의 행복감 요인에 한 연구(김영미, 2021),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공감능력, 

교수몰입, 역할수행, 영·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박승연, 조성제, 2021; 이

서연, 서현아, 2019; 정영실, 정혜원, 2020)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요

인에 한 연구(문동규, 2020),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진희, 임진형, 2017; 좌승화, 오정희, 2019; 주점순, 2021; 황해익 

등, 2014)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

았다. 더욱이 보육교사의 아동학 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리와 응이 강조되는 상황

에서(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1) 보육교사의 정서조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

서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관계성을 분석하

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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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기관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행복감

국공립어린이집 146 3.80 .53

직장·법인어린이집  63 3.85 .69

민간어린이집 140 3.80 .62

가정어린이집 116 3.77 .59

합계 465 3.80 .60

첫째,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청도에 소재한 국공립, 직장·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

사 465명을 상으로 하였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Argyle(2001)이 개발

한 옥스퍼드 행복 척도(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회복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리고 정서조절 능력은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문용린(1997)이 

개발한 성인용 정서지능검사(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중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한 정민영(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도구를 보육교

사에 맞게 수정한 다음, 내용타당도 및 구인타당도를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기 위해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개인 배경에 따른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하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관계 및 설

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의 경향성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에 한 기술통계와 개인 배경에 따른 분산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기관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의 기술통계 (N=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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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국공립어린이집 146 3.86 .45

직장·법인어린이집  63 3.88 .50

민간어린이집 140 3.82 .48

가정어린이집 116 3.77 .50

합계 465 3.83 .48

정서조절

국공립어린이집 146 3.93 .54

직장·법인어린이집  63 3.93 .60

민간어린이집 140 3.93 .55

가정어린이집 116 3.91 .53

합계 465 3.93 .55

<표 2> 기관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 분산분석 (N=465)

독립변인 요인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기관

유형

행복감

집단 간    .26 3 .09

.25집단 내 165.38 461 .36

합계 165.64 464

회복

탄력성

집단 간    .63   3 .21

.91집단 내 105.73 461 .23

합계 106.35 464

정서조절

집단 간    .07   4 .03

.80집단 내 139.31 460 .30

합계 139.38 464

표 1, 2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행복감(M = 3.85, SD =.60), 회복탄력성(M= 3.83, SD =.48), 

정서조절(M = 3.93, SD =. 55)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행복

감은 직장·법인어린이집(M = 3.85, SD = .69)이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 (M = 3.77, SD =

.59)이 가장 낮았다. 회복탄력성도 직장·법인어린이집(M = 3.88, SD = .50)이 가장 높았고, 

가정어린이집(M = 3.77, SD = .50)이 가장 낮았다. 정서조절은 국공립, 직장·법인, 민간어린

이집(M = 3.93, SD = .54, .60, .55)이 같았고, 가정어린이집(M = 3.91, SD = .5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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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의 기술통계 (N=465)

요인 경력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행복감

만3년  89 3.74 .63

만3년~6년 미만  99 3.75 .65

만6년~9년 미만 120 3.78 .58

만9년~12년 미만  80 3.94 .51

만12년 이상  77 3.83 .60

합계 465 3.80 .60

회복탄력성

만3년  89 3.79 .52

만3년~6년 미만  99 3.81 .50

만6년~9년 미만 120 3.83 .50

만9년~12년 미만  80 3.89 .42

만12년 이상  77 3.84 .43

합계 465 3.83 .48

정서조절

만3년  89 3.94 .53

만3년~6년 미만  99 3.88 .61

만6년~9년 미만 120 3.92 .56

만9년~12년 미만  80 3.97 .50

만12년 이상  77 3.95 .53

합계 465 3.93 .55

<표4> 경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 분산분석 (N=465)

독립변인 요인 변산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경력

행복감

집단 간   2.16   4 .65

1.52집단 내 163.48 460 .36

합계 165.64 464

회복

탄력성

집단 간    .56   4 .14

 .61집단 내 105.79 460 .23

합계 106.35 464

정서조절

집단 간    .47   4 .12

 .39집단 내 138.91 460 .30

합계 139.38 464

표 3, 4에 의하면 경력에 따른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 모두 경력 만9

년 이상-만12년 미만(M = 3.94, SD = .51/M = 3,89, SD = .42/M = 3.97, SD = .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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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의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관계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행복감과 정서

조절의 상관계수는 .64로 다소 높았고,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상관계수는 .71로 높았다. 

즉,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의 상관관계 (N=465)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

행복감 1

회복탄력성 .75** 1

정서조절 .64** .71** 1

**p < .01

보육교사의 정서조절에 한 행복감 및 회복탄력성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행복감

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보육교사 정서조절에 대한 행복감,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의 설명력 (N=465)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β t R2 R2변화량 F

정서조절

1
(상수) 1.62 13.16***

.44 .44 358.79***
외적 행복감  .59 .66 18.94***

2

(상수) 1.12  8.46***

.51 .07 236.06***외적 행복감  .39 .44 10.22***

자기조절 회복탄력성  .34 .34  8.02***

3

(상수)  .93  6.97***

.54 .03 174.50***외적 행복감  .27 .31  6.29***

자기조절 회복탄력성  .29 .29  6.74***

긍정성 회복탄력성  .22 .24  5.09***

4

(상수)  .75 5.34**

.55 .01 174.50***
외적 행복감  .25 .28  5.79***

자기조절 회복탄력성  .26 .26  5.92***

긍정성 회복탄력성  .17 .19 3.93**

대인관계 회복탄력성  .15 .15  3.80***

**p < .01, ***p < .001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VIF 값은 1.00-2.28로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보육교사의 행복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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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행복과 회복탄력성(자기조절 능력, 긍정성, 인관계 능력)은 정서조절을 55%로 설명

하였다. 상 적인 영향력의 경우, 보육교사의 외적 행복감이 정서조절을 44% 설명하여 가

장 영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F = 358.79, p < .001). 2단계에서 자기조절 회복탄력성이 

추가되어 7%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F = 236.06, p < .001), 3단계에서 긍정성 회복탄력성이 

추가되어 3%의 설명력, 4단계에서 인관계 회복탄력성이 추가되어 1% 설명력이 증가하

였다. 즉, 외적 행복감은 보육교사의 정서조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회복탄력성도 영

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제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

조절은 기관유형,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상·하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근무 기관이나 경력에 따라 행복감, 회복탄

력성,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김명희. 2020;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 2014; 오

혜경, 2016; 정혜진, 2014)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

서조절 등은 환경이나 경험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무기관이나 경력에 따른 교육보다는 보육교사의 개인적 성향과 특성

에 기초한 정서조절과 감정이입 등 정서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춘

복, 2013).

둘째, 보육교사의 정서조절에 한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

위요인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고, 함께 재미있는 

일을 경험하며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외적 행복이 정서조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과 긍정적 정서와의 관련성을 제시한 Chou, Lee와 Wu(2016)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외적 행복이 영·유아의 상호작용, 영·유아 권리존

중 보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명희, 2020; 이서연, 서현아, 2019)에 근거할 때, 보

육교사의 행복감은 정서조절을 통해서 효과적인 역할수행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정영실, 정혜원, 2020).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도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는데, 선행연구(김수진, 권정윤, 2018)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문제행동 지도에 영향을 미

쳤다. 즉,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고, 정서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유

아 지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는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심리적 부담과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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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필요한 직업인데,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이 정서조절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Bagadaeva, Golubchikova1, Kamenskaya, & 

Arpentieva, 2020). 이에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들 상으로 상담 서비

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이용한 적이 없거나 이용했을 때, 형

식적이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1). 따라서 보육 서비

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 및 정보 중심의 교육이나 형식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

라 행복감과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긍정적 정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

한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근무환경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오혜경, 2016) 보육교사의 저임금, 업무강도는 이직, 직

무 만족,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정서적·육체적 소진으로 이어지게 한다(Hall-Kenyon, 

Robert, Bullough, MacKay, & Marshall, 2014). 따라서 적정한 급여, 교사  유아 비율의 

감소, 체 교사의 원활한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논의 및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에 해서 제언을 하면 첫째, 연구 상

이 충청도에 국한되고, 기관 유형 및 직급 등 집단 간의 사례 수의 차이로 일반화에 한계

가 있으므로 전국의 보육교사를 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기관 유형, 경력 등에 따라서 행복감,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에 차이가 없었으므

로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의 정서조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심층적인 질적 연구도 수행될 필요

가 있다. 넷째, 보육교사의 행복감,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지

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2004).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아동학

회지, 25(5). 111-118.

길현주(2015).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구가톨리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희(2020).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행복감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 동아 학

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 권정윤(2018).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정서조절의 어려움, 유아문제행동 지도전략 간의 관

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3), 59-76. doi: http://dx.doi.org/10.14698/ jkcce.2018.14.03.059



111

김은영, 박은혜(2006). 유치원교사의 직무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3(2), 303-323.

김정희, 이용주, 김동춘(2014).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보육지

원학회지, 10(3), 103-120.

문동규(2020).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관련 요인에 한 메타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0), 222-230. doi: 10.5762/KAIS.2020.21.10.222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글이랑.

박승연, 조성제(2021). 보육교사의 행복감이 공감능력과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0), 316-322. doi.: 10.5762/KAIS.2021.22.10.316

박은희, 김정화(2020).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 능력, 정서조절 능력이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523-540. doi: 10.22251/jlcci.2020. 20.21.523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한국보육진흥원.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오혜경(2016).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인식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 직장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울

산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 채진영, 김명식, 박진아, 이정민(2016).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4), 145-158.

이서연, 서현아(2019). 실외놀이에서 나타난 보육교사의 그릿과 행복감이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181-202. doi: 10.22251/jlcci.2019.19.14.181

이진희, 임진형(2017).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

유아지원학회, 12(4), 197-214.

이춘복(2013). 유아교사의 정서적 역량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3). 295-318.

정미애, 유경훈(2021).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9), 324-332. doi: https://doi.org/10.5762/ KAIS.2021.22.9.324

정민영(2013). 학생의 정서표현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실, 정혜원(2020).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조직몰입과 역할수행의 관계: 행복감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5(2), 177-196. doi:10.20437/KOAECE25-2-08

정지은(2020). 영유아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국민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혜진(2014).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정서조절방략에 따른 역할수행의 관계. 인하 학교 학원 석

사학위논문.

좌승화, 오정희(2019).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원장의 감성적 리더

십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467-486. doi: 10.22251 /jlcci.2019.19.10.467

주점순(2021).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교사효능감과 보육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숭

실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https://central.childcare.go.kr



112

에서 인출.

최미선, 권혜진(2020). 보육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유아문제 행동지도 전략에 미치는 영

향.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10(1), 67-85. doi: 10.34226/gcl.2020. 0.1.67

황해익, 탁정화, 강현미(2014).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인식수준에 따른 소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31-52.

Argyle, M. (2001). The psychological of happiness(2nd ed.). New York: Routledge.

Anthony, E. J. (1987).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 overview. In E. J. Anthony, & B. 

J. Cohler (Eds.), The invulnerable child (pp. 3–48). New York, NY: Guilford Press.

Ansari, A., Pianta, R. C., Whittaker, J. V., Vitiello, V. E., & Ruzek, E. A. (2022). Preschool teachers’ 

emotional exhaustion in relation to classroom instruction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3(1), 107-120. doi: https://doi.org/10.1080/10409289.2020.1848301

Bagadaeva, O., Golubchikova1, M., Kamenskaya, E., & Arpentieva, M. (2020). Ecological 

aspects of the education and resilience of preschool teachers. E3S Web of Conferences, 

284, 1-12. doi: https://doi.org/10.1051/e3sconf/202128409 021

Chou, M. J., Lee, H. A., & Wu, H. T. (2016). Emotion,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work 

stress: A study among preschool teacher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3(1), 8-15.

Fu, C. S., Lin, S. T., Syu, S. H., & Guo, C. Y. (2010). What’s the matter in class? Preschool 

teachers’ emotions expression.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4887–4891. 

doi: https://doi.org/10.1016/j.sbspro. 2010.03.789 

Hall-Kenyon, K. M.,  Robert, V. Bullough, R. V.,  MacKay, K. L., & Marshall, E. E. (2014). 

Preschool teacher well-be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42, 153–162. doi: 10.1007/s10643-013-0595-4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6), 598-611. doi: https://doi.org/10.1192/bjp.147.6.598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Toulabi, Z., Raoufi, M., & Allahpourashraf, Y.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happiness and quality of working lif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4, 691–695. 



113

구두 논문발표 2분과

보육교사의 직업적 ․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직무만족도의 인식 차이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culture,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profession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teachers

김홍길(아해뜰어린이집 교사)



114

구두 논문발표 2분과 2

보육교사의 직업적․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직무만족도의 인식 차이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culture,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profession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teachers

김홍길(아해뜰어린이집 교사)*

Ⅰ. 서 론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일생에 있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자, 영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을 건강하고 안전을 구성하는 환경 구성자, 학부모와 함께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함께 

이끌어가는 학부모 상담자 등의 역할을 통해 영유아에게 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민성혜, 

김온기, 2012; 송순옥, 2017; 이경자, 2017; 정명자, 최혜순, 2014).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개개

인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도 연결된다.

보육교사의 건강한 직업 생애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직무만족도에 한 관심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병준, 2018; 김상림, 김길숙, 2020; 김영미, 2017). 또한 보육교

사의 경제적인 처우와 보상의 공정성을 설명하는 분배공정성(윤미승, 박지영, 2016; 이경

진, 권연희, 2018; 이리라, 2016), 조직에서 구성원이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이 아닌 행동을 

동료나 조직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유현정, 2009)과 조직에서 공통의 목표

와 직무를 부여해서 실행하는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조직문화(강종수, 2006; 

김진영, 2007)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러므

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에 따른 변인 요소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의 변인의 일반적 배경 특성에 따른 각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직업적 특성(경력, 기관유형, 담임유무)에 따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 교신저자: khong3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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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직무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2.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연령, 결혼유무)에 따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직무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

본 연구는 전과 세종지역에 현직 보육교사 300명을 임의 표집하고 일반적 배경특성인 

성별, 연령, 자격증 급수, 경력, 직위 등을 설정해 응답하도록 했다. 가장 많은 응답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에서 40  이상이 113명(37.6%), 20 는 96명(32%), 30 는 91명(30.3%)

이다. 경력은 9년 이상 116명(38.7%), 5년에서 8년 100명(33.3%), 4년 이하인 84명(28%)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은 민간 143명(47.7%), 가정 64명(21.3%), 국공립 55명(18.3%), 그 외 

38명(12.6)으로 응답했다. 결혼여부는 기혼 180명(60%), 미혼 120명(40%)이며 담임 여부에

서 담임교사 252명(84%), 비담임교사 48명(16%)으로 응답했다.

2. 연구 도구

1)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을 위해 Niehoff와 Moorman(1993)의 조직공정성 척도를 권순호(2013)가 번안

한 도구에서 분배공정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보육교사가 만족감과 보상의 크기에 따라 느

끼는 형평성, 평등감을 묻는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5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Organ(1988)이 개발하고 유정은(2012)의 연구에서 수정한 20문항 중 예

비조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총 다섯 가지 영역 이타성 4문항, 양심성 2문항, 

스포츠맨십 4문항, 예의성 4문항, 시민의식 4문항으로 구성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3) 조직 문화

조직문화는 Cameron와 Freeman(1993)의 Organizational Culture와 정우영(2006)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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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배경 변수 N M SD t/F Scheffé

경력

개발문화

0-4 84 3.49 .73

6.661*** a<c5-8 100 3.69 .72

9년이상 116 3.86 .67

합리문화

0-4 84 3.57 .70

5.947** a<c5-8 100 3.72 .73

9년이상 116 3.91 .67

직무 0-4 84 3.54 .70 9.694*** a<c

조직문화유형 측정도구를 이용해 김진아(2008)가 보육시설에 맞게 개발한 조직문화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네 가지의 문화 유형으로 개발, 합리, 집단, 위계 각 7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개발문화가 .62, 합리문화는 .83, 

집단문화는 .87, 위계문화는 .86으로 나타났다.

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Bloom(1989)이 구성한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측정도구(ECJSS)와 이경하

(2002)가 개발한 직무만족도 척도를 이용해 강영숙(2014)이 재구성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도 28문항을 이용했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3문항을 세 가지 하위영

역으로 나누었다. 하위영역 명은 선행연구인 이경하(2002)의 분류를 따라 인간관계, 근무환

경, 전문성신장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자료 분석을 따라 보육교사의 배경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과 조직 시민행동, 조직문화별 직무만족도에 한 집단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각 연령, 경력, 기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Scheffé
를 사용해 사후분석으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혼과 담임 여부의 인식 차이는 독

립표본 t검증을 사용해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직업적(경력, 기관유형, 담임유무) 특성에 따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

동, 조직문화, 직무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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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배경 변수 N M SD t/F

연령

조직

시민행동

20대 96 4.09 .48

10.397*** a<c30대 91 4.17 .39

40대 113 4.35 .39

집단문화

20대 96 3.51 .82

11.296*** a<c30대 91 3.68 .85

40대 113 3.90 .66

직무만족도

20대 96 3.65 .71

3.835* a<c30대 91 3.82 .63

40대 113 3.91 .66

만족도
5-8 100 3.83 .69

9년 이상 116 3.96 .60

담임

분배공정성
담임 252 2.90 1.11

-2.613**
비담임 48 3.36 1.06

조직시민행동
담임 252 4.18 .42

-3.301***
비담임 48 4.41 .45

개발문화
담임 252 3.65 .72

-2.541*
비담임 48 3.94 .67

합리문화
담임 252 3.69 .04

-3.439***
비담임 48 4.07 .10

집단문화
담임 252 3.64 .80

-3.474***
비담임 48 4.07 .70

직무만족도
담임 252 3.74 .66

-3.182**
비담임 48 4.08 .70

*p<.05, **p<.01, ***p<.001

직업적 특성에 따른 변인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인 개발, 집단, 합리, 위

계문화, 직무만족도 중 유의한 변인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력에서는 개발, 합리문화와 

집단문화에서 담임여부에서는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개발, 합리, 집단문화와 직무만족

도에 유의했다. 직업적 특성인 기관유형에서는 변인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직무만

족도, 조직문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2.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연령, 결혼)에 따른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직

무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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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분배공정성
미혼 120 3.18 1.04

2.582**
기혼 180 2.84 1.14

조직시민행동
미혼 120 4.11 .47

-3.383***
기혼 180 4.29 .40

직무만족도
미혼 120 3.69 .69

-2.259*
기혼 180 3.87 .66

*p<.05, **p<.01, ***p<.001

개인적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는 조직시민

행동, 집단문화, 직무만족도에서 사후 검증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혼여부에서는 분배

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보육교사의 분배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조직문화, 직무

만족도의 인식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직업적 특성 즉 경력, 기관유형, 담임

유무에서 경력에서는 개발문화와 합리문화, 직무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9년이

상 교사가 인식이 높았다. 담임 여부에선 위계문화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기관유형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인 연령에

서 조직시민행동, 집단문화, 직무만족도에 40 가 20 보다 인식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결

혼 여부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령과 경력이 높으며 기혼자인 경우 직무만족

도가 높은데(김난실, 이진화, 2016; 신예희, 2021; 임세건, 윤영석, 2018) 이는 보육교사가 

업무에 한 적응과 직업에 한 애정이 높아져 연령과 경력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 배경 특성이 약한 초임교사들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 어린이집의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위은주, 2013)과 지원은 보육교사의 

건강한 조직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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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위해 보육과정 운영

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교사의 전

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교사를 지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 역할을 한다(이경화, 김정원, 2014). 원장에게는 놀이 환경과 보육과정 운영에 해 점

검 및 지원하는 등 보육과정에 한 전문적 역량 함양이 요구된다. 

원장의 역할 수행과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원장들 간에 표준

보육과정 운영에 한 생각과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 발전시키는 기회가 제

공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김은영, 2021). 학습공동체는 주제에 한 유사한 관심

이 있는 구성원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지식을 창출하고 공

유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로(이홍재, 강제상, 2005)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전문성 함양과 정

서적, 실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원장의 전문적 역량

은 공유와 협력을 통해 연구하고 배우는 실천적․전문적 학습방법인 원장학습공동체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교사의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원장의 역량 증진을 위해 어

린이집 원장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그 실행과정에 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원장의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본 논문은 2022년 동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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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학습공동체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2.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학습공동체 실행에 따른 원장의 변화는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원장학습공동체 운영은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S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

장 15명이었다. 그중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7명,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은 8명이었고, 원장의 평균 경력은 12년이었다.

원장학습공동체 운영은 Kemmis와 McTaggart(2005)의 나선형 자기성찰적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계획-실행-평가의 순환적 실행과정을 거쳤으며 실행과정에서는 전문가를 연계한 

이론교육과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실행과제 실천, 경험과 자료의 공유 등이 이루어졌

다. 연구자는 원장학습공동체에 매회기 참여하여 실행의 전 과정을 기록한 연구자 일지와 

동영상을 전사한 자료, 면담자료, 기타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Marshall과 

Rossman(1999)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의 정리와 읽기, 자료의 범주화, 자

료의 코딩, 자료의 초기 이해와 해석 점검, 안적 해석과 설명, 분석 및 해석한 자료 토

로 보고서 작성 등 총 6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어린이집 원장학습공동체 실행과정

1) 함께 출발하기

연구자의 연구 내용 및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를 접한 원장들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인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원장 역할의 중요성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모이게 되었다. 먼저 원장학습공동체는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이 없는 연구참여자에게 ‘학습공동체’에 한 이해를 돕고 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놀이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방안과 실제’ 교육 수강 후 학습공동체 운

영 목적, 방향성, 방법 등에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

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는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원

장의 전문성 증진과 어린이집의 리더로서 개정 보육과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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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계획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경험과 자

료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학습공동체 운영방법은 논의 및 반성적 사고를 통해 다음 실행계

획을 세우는 순환적 과정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2) 1차 실행: 놀이 다시 보기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먼저 원장의 놀이에 한 생각을 재정

립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실행과제로 ‘놀이 다시 보기’를 계획하였다. 실행

과정에서 EBS와 교육부가 제공하는 ‘놀이의 이해’ 영상자료 분석, 제4차 표준보육과정 이해 

교육, 영유아 놀이상황 분석 등을 통해 원장 간 ‘진짜 놀이 가짜 놀이’에 한 활발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진짜 놀이’에 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놀이 지원을 

위한 ‘놀이와 안전의 딜레마’, ‘영유아 주도의 기준선에 한 모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어린이집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였다.

3) 2차 실행: 영유아와 학부모와 함께 가기

1차 실행평가 내용을 반영한 2차 실행에서는 ‘영유아와 학부모와 함께 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발달이 느리거나 놀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유아에 한 놀이 지원을 위해 영

유아의 부적응 행동 이해 교육, 부적응 행동 사례 관찰 및 분석, 지도방법 모색 및 현장 

적용을 협의하였다.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에 한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학부모의 놀이이해 교육방법, 학부모와 소통방법 등을 모색하고 각 어린이집의 자료

를 공유하여 활용하였다. 

4) 3차 실행: 교사와 함께 가기

2차 실행평가 내용을 반영한 3차 실행에서는 ‘교사와 함께 가기’를 계획하여 교사의 보

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지도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원장학습공동체는 먼

저 영유아의 실제 놀이상황을 공유해 함께 분석·평가하고 지원방법을 모색해 봄으로 전

문적 지식을 한층 더 고양 시켜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보육과정 운영에 한 교사 지도하

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교사들의 일과 중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조각보 교육’을 고

안하여 실제 운영하였고, 교사의 놀이기록 지도와 교사의 관찰 및 평가기록 지도하기 등을 

실행하면서 원장의 보육과정 운영 지도 능력을 향상시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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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롭게 다짐하기

원장학습공동체에서는 보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원장 역량 증진을 위해 1차, 2차, 

3차 실행과제의 계획, 실행, 평가 전 과정을 돌아보며 종합적인 반성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원장학습공동체 실행 이후 원장의 지도 능력 변화, 어린이집 환경과 교사의 변화에 해 

공유하고 평가하였다. 공동체는 실행했던 전 과정들을 지속적 실천과제로 삼았다. 또한, 실

행과정에서 어린이집 간 공유와 소통의 중요성을 경험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어린이집 원장학습공동체 실행에 따른 원장의 변화

1) 바라보는 원장에서 실천하는 원장으로 변화

원장학습공동체의 실행과정을 통해 원장의 개정 보육과정에 한 관점에 변화가 있었고 

전문적 지식이 고양되며 보육과정 운영지원 능력이 향상되었다. 기존에 보육과정 운영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실천하는 원장으로의 변화였다. 원

장의 실천 변화내용은 교사의 보육계획 및 평가를 지도하고, 놀이 모니터링 및 분석, 놀이

환경 제공, 놀이 상호작용 지원과 원내 교사교육 지도 등 원장의 보육과정 지원 행동의 변

화였다.

2) 이끄는 원장에서 교사와 함께 가는 리더로 변화

원장학습공동체의 실행과제인 놀이와 개정 보육과정의 이해, 영유아 발달에 따른 놀이 

지원, 학부모와 소통방법, 교사의 보육과정 운영 지도 실행을 통해 원장은 교사 지원에 

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교사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해결방법을 논의하면서 교사를 지지하고 교사와 함께 실천해가는 리더십으로 변화하

게 되었다.

3) 놀아주는 원장에서 놀이하는 원장으로 변화

놀이 다시 보기 실행과제를 통해서 놀이에 한 개념과 관점이 변화하여 놀이에 해 

재정립하게 되었다. 놀이를 즐기는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교사를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

해서는 놀이를 즐기는 원장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또한, 현장의 놀이 지원 환경을 점

검하여 영유아의 ‘진짜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놀이 지원 환경체제를 마련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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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원장의 놀이에 한 인식과 놀이환경 지원을 위한 의지의 변화였고 놀이를 즐

기는 원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원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원장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실행과정과 원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에 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원장학습공동체를 순환적 실행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원장학습공동

체의 운영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웠다. 실행 후에는 반성적 사고

를 통한 평가가 있었고, 평가결과는 다음 실행계획을 세우는 데 반영하였다. 1차 실행에서

는 놀이이해 교육과 놀이 영상 분석 등 ‘놀이 다시 보기’ 실행을 통해 놀이에 해 재정립

하였다. 이는 원장의 교사 지원에 한 자신감을 높이고, 보육과정 운영에 한 이해를 토

로 교사지도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놀이 및 보육과정 이해 실행과정

은 의미가 있었다. 2차 실행에서는 영유아의 놀이 부적응을 지원하고 학부모에 한 놀이

이해와 소통을 통한 가정과의 놀이 지원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경험하면서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지

원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영유아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놀이 중심 보육

과정 운영과 지원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 및 원장의 소통과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며 전문

가의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차 실행에서는 원장의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구

체적인 실행과제로 교사의 ‘조각보 교육 지원’, ‘놀이기록 지도하기’, ‘놀이 관찰 및 평가기

록 지도하기’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원장의 전문적 지식 고양과 놀이와 기

록, 평가에 한 분석 및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

하기 어려운 현장여건의 안으로 고안한 ‘조각보 교육’은 일과 중 15분 내외의 짧은 시간

을 사용하여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 내 교사교육의 효과적 실천사례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장학습공동체 실행과정을 통해 원장의 보육과정 지원 행동, 리더십, 놀이에 

한 관점과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교사의 보육계획 및 평가 지도, 놀이 모니터링 및 놀이

환경 분석과 지원, 놀이 상호작용 지원 등 원장은 보육과정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실천하

게 되었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협력적 리더십 형성과 리더로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또한, 원장의 놀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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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태도의 변화로 유아 중심 놀이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놀이환경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함

께 교육, 연구, 실천하는 학습공동체 운영이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를 실행함에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더불어 기관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한 영유아 놀이지원과 교사 지원

의 재개념화를 이끈 원장학습공동체 실행과정과 그에 따른 원장의 긍정적 변화는 원장의 

보육과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현장 정착화와 실제적 교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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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사회적 변화와 교육의 방향*

A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post-corona era: 
Societal changes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박보람(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원감)**

E유치원은 유아를 존엄한 존재, 개별적 다양성을 지닌 존재, 사회적 존재로 보고, 도덕

교육, 기본생활습관교육, 유아중심교육, 생활중심교육, 흥미중심교육, 개별화교육을 추구하

며, 실험학교로서 유아의 교육과 관련된 역할, 연구자로서의 역할, 교사교육자로서의 역할

을 교사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목적은 ‘유아의 발달 특성, 흥미, 요구에 기초하여 

주제에 따른 교육내용과 풍부한 교육적 환경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언어, 사회정

서, 표현, 탐구능력 등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이화여자 학교 사범 학 

부속이화유치원, 2022). E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E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

 * 본 사례는 2022년 6월 부모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boram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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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어린 새싹이 크고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학교인 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성장에 빗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유의 모습을 

지닌 유아 각자의 새싹이 잘 자라도록 유치원은 적절한 교육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새싹이 잘 자라기 위해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듯, 교육내용으로 누리과정 5개 영역(교

육부, 보건복지부, 2019)과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적절한 교육주제를 유아들이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누리과정과 유치원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이후에 제시되는 각 학급의 이야기는 그 과정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오른쪽 하단에 제시한 삽, 물조리개, 트랙터와 같은 도구들

은 새싹이 자라는 데 꼭 필요한 흙이나 물 등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유치원에서의 일과시

간, 교육환경, 교육주제는 교육내용을 유아들에게 전달하는 수단 또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는 교사라는 전문가가 유아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이화여자 학교 사범 학 부속이화유치원, 2021).

한편 사회와 시 의 변화에 따라 새싹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농기계와 같은 도구가 나

오기도 하는데, 이는 유아를 교육함에 있어 시 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 또는 새

로운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분과 사례발표의 제목에 ‘포

스트코로나 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 면·원격사회로의 전환, 산업 스마트화 

가속 등 사회환경의 변화가 가상·혼합현실 기술,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기술, 온

라인 수업용 량 통신 기술 등 교육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n.d.). 시 의 

특성과 그로 인한 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E유치원 교육과정에 담을지 고민하며 올 초 본원

의 교사들은 기존의 각 연령별 교육방향, 중점을 두는 주제 및 영역과 더불어 포스트코로

나 시 상을 반영한 디지털 역량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림 2와 같이 ‘디지

털 네이티브 유아’를 상으로 한 연령별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 E유치원의 연령별 교육과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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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적합한 디지털 매체를 선정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

는데, 단순히 디지털 매체를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가 교육의 수

단이 되어 만 3세는 디지털 환경을 경험하고, 만 4세는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고, 만 5세는 

디지털 환경을 주도해봄으로써 도전의식, 실행력, 유연성이라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역

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에는 유아의 소리를 듣고 관찰하여 파악하는 과정과 교사의 교육적 고

민을 통한 계획, 실행, 평가의 순환과정, 즉 ‘유아의 소리-교사의 생각-교육과정 실행’이 포

함되므로 이후의 사례연구들도 이러한 과정을 따른다. E유치원은 각 연령당 2학급으로 구

성되며,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유아들과 교사들이 다르므로 실제 교육과정은 다르게 진

행된다. 이후에 발표되는 각 연령별 한 학급씩의 사례들과 포스터 발표에서 제시되는 또 

다른 사례들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 의 유치원 교육과정 실제를 보다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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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 학급의 이야기-1*

A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post-corona era: Stories of a 3-year-old classroom

한소희(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김윤지(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I. 들어가기

본 연구는 E유치원 만 3세 학급인 풀잎반에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유아들과 교사들

이 함께 진행하였던 교육과정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풀잎반은 20명의 

유아들과 정교사 2명과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에 입각하여 계획한 교육목표를 유아의 놀이에 연계하여 운영하

게 되며(이화여자 학교 사범 학 부속이화유치원, 2022), ‘유아의 소리-교사의 생각-교육과

정 실행’의 과정을 연속하게 된다. 다음은 즐거운 유치원, 나, 시간, 시계와 숫자 등의 주제 

흐름으로 풀잎반 유아들과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 예이다.

II. 교육과정 만들어가기

일반적으로 만 3세는 유치원 교육의 처음 시작 연령인 동시에 다른 연령에 비해 분리불

안을 많이 보이는 특성이 있는데, 2022년도의 풀잎반 유아들은 체로 호기심이 많고 친구

에 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집단생활에 익숙한 특성이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유아

들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학기 초라는 시기를 고려하여 ‘즐거운 유치원’이라는 주제 아

래 집단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배우고, 기본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해 나가며, 즐겁

게 놀이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는 ‘나’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에 해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 본 사례는 2022년 6월 부모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ddohe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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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눈에 보이는 나의 몸에 해 배우고 점차 나의 마음에 해 배우는 것으로 전개

해 나갔다. 나의 몸을 인식하는 과정 중에 중점을 둔 것은 나의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었는데, 유아들과 함께 정한 나의 몸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은 ‘화장실에 가서 문을 꼭 닫

기,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밥을 골고루 먹기’였다. 보이지 않는 나의 기분과 생각을 표

현하는 과정에서는 나의 마음을 알고 조절하며 적절하게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소통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 나갔다.

새로운 기관생활에 한 적응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유아들이 보이는 여러 모습들(예: 분

리불안을 느끼며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 다음 일과를 궁금해하는 모습, 놀잇감에 한 갈

등 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물어보는 모습) 중 공통적인 것은 ‘시간’에 한 것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시간에 해 집중하며, 배움이 효과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이화여자 학교 사범 학 부속이화유치원, 2017). 유아들이 

기관생활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물리적 환경에 한 익숙함, 

함께 하는 사람들에 한 친밀감, 함께 보내는 시간에 한 안정감)가 필요하다. 시간에 

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의 개념을 알고, 나와 관련된 시간을 알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반복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안정성이 기반이 

되면 유아들은 더욱 주도적인 도전과 탐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의 경험과 학습은 시

점, 동안, 흐름으로 나누되 일상 중, 놀이 중, 혹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각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더불어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인 ‘파이보’(교육용 로봇)를 활용하였다. 유아들은 파이보를 통해 하루의 일과와 날씨

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정환, 김희진(2017)의 권고에 따라 로봇이라는 매체를 놀잇감이 아닌 

정보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타인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

적 기술을 배우기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파이보의 사용 방법을 단계

별로 나누어 연습하고 익혀서 유아들이 스스로 궁금한 것을 묻고 답변을 듣는 일련의 과

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개념을 좀 더 시각화할 수 있는 ‘시계’라는 주제로 이동하게 

되었다. ‘시계’를 배워가는 것이 만 3세 유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흥미를 가지고 

함께 탐색하는 과정 중에 수 세기와 비교 등의 수학적 개념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함께 수 세기를 통해 ‘∼동안’의 개념에 접근하고, 모래시계의 특성을 알고 사용해보고, 다

양한 시계 교구 및 숫자, 수 세기 관련 교구를 통해 놀이 중에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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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개념과 시계의 탐색을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수학적 기초 개념을 배우고 경험한 

후, 마당에서 놀이하던 중 나무에서 숫자를 발견하고 상상놀이를 이어가게 되었다. 수와 

숫자는 다른 개념으로, 수는 포괄적인 의미로 크기나 개수, 양, 순서 등을 의미하고, 숫자

는 이를 표현하는 아라비아식 기호를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n.d.). 수 세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수 로 모여보거나 블록을 

쌓아보면서 수를 세고 숫자를 연계하며 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아들은 일

상에서 만나는 주변의 다양한 숫자에 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알아보며, 수 개념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는 중

요한 교육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나가기

이상에 제시한 내용은 2022년도 3월부터 6월까지 풀잎반에서 유아들의 흥미와 발달수준, 

교사들의 교육적인 고민과 결정에 따라 즐거운 유치원, 나, 시간, 시계와 숫자 등의 주제로 

놀이와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고 실행해 나간 사례이자 기록이다. 이후 풀

잎반 유아들의 흥미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자의 집 층수를 비교하다가 우리 가족이 몇 

명인지와 블록을 누가 더 높이 쌓는지로 이동해가고 있다. 교육 방향과 주제는 교사의 교

육학적 지식과 유아들의 발달수준, 흥미 등을 토 로 결정되고 실행된다. 또한 그 과정은 

정해진 계획 로 이루어지기보다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변화하는 동시에 교사가 교육적으

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되기도 한다. 지금도 풀잎반 교

사들은 유아들의 흥미와 발달수준, 교사들의 교육적 고민과 판단을 통해 무엇이 더 적합하

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지 고민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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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4분과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4세 학급의 이야기-1*

A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post-corona era: Stories of a 4-year-old classroom

오지은(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정다운(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I. 들어가기

본 연구는 E유치원 만 4세 학급인 기린반에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유아들과 교사들

이 함께 진행하였던 교육과정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린반은 25명의 

유아들과 정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은 포스트코로나 시 를 살아가는 개별 유

아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유아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갔으며, ‘유

아의 소리-교사의 생각-교육과정 실행’의 과정을 이어나갔다. 다음은 즐거운 유치원, 친구, 

봄, 토마토 모종 등의 주제 흐름으로 기린반 유아들과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 예이다.

II. 교육과정 만들어가기

3월에 기린반 유아들을 관찰해보니 신입, 재원 유아 모두 집단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긴장감으로 분리불안이나 전에 친했던 친구 찾기 등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감정이

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교육의 방향

성을 ‘약속 실천하기’, ‘기린반에서 새로운 관계 만들기’, 서로 다른 생각을 말로 표현하며 

‘다름을 맞추기’로 잡았다. 

 * 본 사례는 2022년 6월 부모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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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약속 실천하기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은 약속의 필요성 알기, 함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약속 지키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성취하기의 단계로, ‘즐거운 유치원’이

라는 큰 주제 안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갔다. 구체적으로는 소집단 활동을 

하며 기린반에서 함께 지내기 위한 방법, 약속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눈 내

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놀이와 일상 속에서 안내하였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면

서 뿌듯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으면서 점차 긍정적인 자아개념

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둘째, 자신에 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기린반에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갔다. 유아들이 기존에 형성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

거나 새로운 친구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정서 교류를 통해 기린

반 친구들을 인식하고 관심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궁극적으로는 ‘친구’라는 주제 아래서 소통과 관계를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목표

를 설정하였다.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놀이와 활동을 제공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였다. 활동의 큰 흐름은 나의 마음을 

알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다. 예를 들면, 노래, 동화, 이야기나누기, 상황극 등의 집단활동을 진

행하여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는 책을 함께 만들고, 언어영역에 이름책, 생일책, 녹음기 

등을 비치하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각자의 방식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린반이 2층에 위치하여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싶은데 그 소리와 

모습이 현관으로 등원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지지 않자 유아들이 커다란 그림을 그리면 어

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사들은 이에 기초하여 협동하며 미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재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창문을 어떻게 꾸밀지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각자 부분을 

나누어 그림과 글자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창문을 꾸며나갔다. 유아들은 그 앞에서 친구

들과 행복한 순간을 남기기도 하고, 무 로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셋째, 새롭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유아들은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사들은 

다름을 맞추기 위한 지원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관심과 생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말’이 가장 정확하다는 유아들의 생각에 기초하여 교사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언어가 필요한 경험을 하고, ‘우리’의 경험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과정은 ‘친구’의 주제를 이어나가며 계절과 유아들의 관심에 따라 ‘봄’, ‘토마토 모종’에서

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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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는 일상에서 자연을 경험하며 자연과 생명에 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

를 수 있도록 시기별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이화여자 학교 사범 학 부속이화

유치원, 2022), 올해의 기린반 유아들은 ‘봄’이 되어 심은 ‘토마토 모종’의 성장에 유독 관심

을 많이 보여, 교사들은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유아들의 관심을 확장

해가도록 계획하였다. 함께 심은 토마토 모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유아들은 실내자유놀

이 중에 자유롭게 테라스에 나가 토마토에 물도 주고 변화를 관찰하였고, 교사들은 유아들

의 관심을 포착하여 일상 속에서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엄정

애, 2019) 토마토 모종의 성장 과정을 자발적으로 기록하며 관심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디

지털 매체인 카메라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친구와 함께하는 경험을 넓혀가는 

동시에 매체를 활용하여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카메

라라는 매체는 찍는 사람과 상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유아들이 카메라를 사용하

며 친구와 적절하게 교류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 하였다. 

유아들은 사진을 찍고 사진 속 토마토 모종을 관찰하며 토마토의 변화를 포착하고, 식물

의 성장 과정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손, 신체와 같은 비구조적 도구를 사용하

여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측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린반 유아들의 공통 관심사인 토

마토 모종의 성장 과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수학적 개념 중 ‘길

이’를 다루는 활동을 계획 및 실행하여 유아들이 수학적 개념을 놀이와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김나연, 박은혜, 2017). 유아들이 토마토 모종을 주

제로 경험한 활동들을 인식하기, 탐색하기, 질문하기, 적용하기의 단계에 따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유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자발적으로 도구를 가져와 토마토 모종을 그리

기 시작하며, 동일한 상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아들은 

점차 토마토 모종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였고, 교사들은 길이

를 측정하는 활동을 계획하여 함께 토마토 모종의 길이를 탐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

데, 처음에는 기린반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예: 클립, 지우개)로 측정하다가 점차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인 ‘자’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은 나의 생각과 질문을 

친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었다. 유아들은 새로 알게 된 길이의 개념

을 적용하여 토마토 모종의 성장뿐만 아니라 나와 친구의 키 등 서로의 성장과 차이에 

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친구와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다른 점을 맞춰가며 몸도 마음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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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기

교사는 개별 유아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 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더

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 특성상 만 4세는 또래에 한 관심이 커지면서 교우관계

가 확장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기린반 유아들은 점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

고, 소통과 관계의 기쁨을 배우며,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가며 궁극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

록 지원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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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5세 학급의 이야기-1*

A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post-corona era: Stories of a 5-year-old classroom

목지선(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한지원(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I. 들어가기

본 연구는 E유치원 만 5세 학급인 민들레반에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유아들과 교사

들이 함께 진행하였던 교육과정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들레반은 29

명의 유아들과 정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연령들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소리-교

사의 생각-교육과정 실행’의 과정에 기초하되, 디지털 환경에 한 강화된 경험을 통해 협

력과 도전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음은 즐거운 유치원, 우리, 지역사회 등의 

주제 흐름으로 민들레반 유아들과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 예이다.

II. 교육과정 만들어가기

학년 초의 민들레반 유아들을 관찰해보니 새로운 친구들과의 놀이에 한 관심이 많고, 

자기표현이 분명하고 자신의 능력에 한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

이 풍부하다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교사들은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교육의 방향성을 설

정해 나갔다. 

먼저 학기 초에는 ‘즐거운 유치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민들레반에 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물리적 환경 구성과 일상생활을 통해 지원함과 동시에 유

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 및 활동을 하며 ‘우리’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갔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를 강조하는 여러 노래들을 배웠는

 * 본 사례는 2022년 6월 부모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lolsth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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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아들은 유치원 100주년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노래인 ‘우리는 씨를 뿌려요’에 큰 관심

을 보이며, ‘우리’라는 인식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많은 유아들이 자신의 얼굴이 들

어간 노래자료에 흥미를 보여 교실에 ‘우리들의 노래’ 모음집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아들 간에 교류가 많아지고 다양한 또래관계가 형성되자 점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관찰되었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각

의 차이를 발견한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도우며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동시에, 만 5세가 길러야 할 역량 중 하나인 ‘협력’

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아들이 교실에서 우연히 읽은 그림책을 계기로 식당놀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는데, 교사들은 이 식당놀이에 착안하여 유아들이 직접 교실 환경을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실제로 방시윤, 정혜욱(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 5세 유아

들은 교실공간에 해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공유의 공

간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들은 유아들이 교실 환경 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를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협력’을 실천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유아들

은 투표를 통해 식당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식당에 필요한 소품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며 

공동의 ‘식당 공간’을 구성해 나갔으며, 함께 구성한 ‘우리’의 공간에 더욱 관심을 보이며 

놀이를 확장해가기 시작하였다. 

식당놀이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유아들은 낚시터, 놀이공원, 기차역과 같이 식당 외의 

여러 지역사회시설 또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라는 주제

로 확장되었다. 이는 본원에서 지향하는 지역사회 연계교육(이화여자 학교 사범 학 부속

이화유치원, 2022)과도 그 방향성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교사들은 유아들의 경험과 흥미

에서 발현된 놀이와 더불어 시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국립한글박물관’으로의 현장학습을 

교육적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아들은 현장학습을 가기 몇 주 전부터 높은 기 감과 두려움을 보였다. 교사들은 낯선 장

소로의 현장학습에 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현장학습을 다녀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사전답사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민들레반 유아들에게는 현장학습 장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수

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중에서도 ‘가상공간’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메타버스 가

상공간에는 크게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증강현실, 가상세계의 4가지 유형이 있는데(네이버 

지식백과, n.d.), 사전답사의 과정에서는 이 중에서 ‘거울세계’를 활용하였다. 유아들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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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활동을 통해 현장학습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모습에 해 알아보며, 유치원에서 가는 

길은 어떤지, 주변 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유아들은 점차 가상공간 

속 장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한글박물관 외에도 다양한 장소의 모습을 직접 알아보고 

싶어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유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장소에 해 직접 탐구해볼 수 있도

록 태블릿 PC를 교실환경에 제공하고, ‘궁금한 점에 해 자발적으로 탐구하기’, ‘공간(방

향, 위치) 개념 형성하기’,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 알고 지키기’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지원하였다. 유아들은 다양한 장소의 위치와 실제 거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궁금한 

장소에 해 스스로 탐구하는 동시에, 매체의 다양한 기능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며 자신만의 디지털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수학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탐구하는 과정을 지원한 결과, 유아들은 복잡한 

지도의 배경 속에서도 특정 출발지를 찾을 수 있는 지각능력을 발달시키는가 하면, 위성지

도와 실제 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동일한 장소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공간에서 위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특정 목적지까지 다시 찾아가기도 하였다.

한편 디지털 기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아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교육적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방법에 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화이트보드에 이름을 적어 순서 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순서가 

된 사람만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세워 사이좋게 기기를 이용해 나갔다. 

이후 유아들은 실제로 현장학습을 가서 박물관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고, 주변 거리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며, 버스 너머의 사회의 모습도 자세히 알아보았다. 돌아와서는 현장

학습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에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사회시설을 계속해서 표현하기에는 교실에 더 이상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놀이 공간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상공

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전에는 가상공간을 통해 유아들이 궁금한 점에 

해 탐구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가상공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

들에게 놀이 확장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융합하여 

새로운 놀이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좀 더 확장된 공간의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손혜진, 엄정애, 2022). 

그 방법으로 가상공간의 한 유형인 증강현실, 그 중에서도 ‘크로마키 기술’을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크로마키 기술은 주로 영화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색의 차이를 이용하여 실제 

인물과 가상의 배경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교사들은 크로마키 기술을 통해 유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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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가상 배경을 직접 구성하고, 그 안에서 놀이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탐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친구와 서로 도와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라는 교

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먼저 유아들은 크로마키를 사용하기에 앞서 여러 

가상 배경을 직접 찾아보았는데, 크로마키 놀이에서는 놀이의 배경이 곧 놀이의 주제가 되

므로 유아들은 모두가 만족하는 배경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 참여하였

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투표를 

제안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기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유아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갔다. 쉽게 오류를 수정

할 수 있고, 놀이를 통한 결과물을 저장하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보

다 더 많이 도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유아들은 손혜진, 엄정애(2022)가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다루는 행위 자체를 놀이로 여김에 따라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실패와 도전을 경험하며 성취감을 얻어 나갔다. 나아가 서로의 지

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크로마키 기술의 원리에 해서도 함께 터득해 나갔다. 모든 민들레

반 유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공간 부족’의 문제인 만큼, 가상공간을 통해 모두가 즐

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유아들은 순서를 정하고 역할을 나누며 사이좋게 이용해 나갔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직접 촬영하고 놀이했던 영상을 보며 서로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에 

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이와 동시에 서로에게 적절히 평가를 제공하며 다음의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아들은 서울역 놀이, 놀이공원 놀이, 마트 놀이, 바다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크로마키에 띄우는 배경에 따라 같은 놀잇감도 다양하게 활용하며 놀이에 몰입

하였다. 심지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경험까지 생각을 확장하여 유아들만의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새로운 세계의 탐험과 경험은 유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어 유아들의 놀이 관계에 개방성을 부여하였다. 일반적인 놀이 상황에서는 

유아들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놀이 집단 내 또래와 의사소통하며 놀이 환경을 만들어가

는 반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매체 자체가 놀이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태블릿 PC와 크로마키를 중심으로 유아들 간에 새로운 또래 관계가 형

성된 것이다. 이는 손혜진, 엄정애(202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유아들은 서로의 능력을 더하여 다양한 크로마키 놀이 공간을 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

로는 가상공간에 한 유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여 가상세계를 통한 유아들만의 

놀이 공간도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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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기

지금까지의 연구 실행 결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한 유아들은 

가장 먼저 같은 학급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개인적인 정체감을 

넘어 ‘민들레반’ 에 한 소속감을 가지고 민들레반 어린이로서 집단정체감을 형성해 나갔

다. 또한 같은 학급 구성원으로 서로를 인식함에 따라 도움 주기, 양보하기, 배려하기 등 

유아들의 자발적인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매체

를 통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

결해봄으로써 유아들의 지적 호기심이 탐구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태도가 형성되어 갔다. 함께 생활하는 ‘우리’로서 서로 도움

을 주고 받은 민들레반 유아들이 앞으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속의 ‘나’로서 한 명 한 명 그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교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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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스마트앱 활용 실태와 인식*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usage status and perception of smart app

이재경(전 미래유치원 교사)

최일선(경인교육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스마트앱 활용 실태와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립

유치원에서의 효율적인 스마트앱 활용 방법과 지원방안에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상은 경기, 인천지역의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221명이다. 본 연구 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 로 개발하였으며, 총 문항 수는 33개로 일반적 배경(4문항), 스마

트앱 활용 실태(17문항), 스마트앱에 한 인식(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시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및 교차분석(x2), 변량분석(ANOVA) 및 Scheffé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육 관련 스마트앱 활용 실태

를 살펴본 결과, 교육 관련 스마트앱 활용 시 컴퓨터 사용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학부모 소

통앱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하루 평균 3개의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했

다. 교육 관련 스마트앱의 하루 평균 사용 누적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많

이 응답했으며 교육 관련 스마트앱 정보는 검색을 통한 수집이 가장 많았다. 한편 미술 영

역과 정보, 자료 검색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야기나누기, 게임, 신체 등의 

활동 형태에 따른 스마트앱 활용 정도는 평균 수준인 것으로 응답했다. 둘째,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육 관련 스마트앱에 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활동 자료 준비와 활용의 편리성

을 고려하여 만 4세에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육 관

련 스마트앱은 유아와 교사에게 효과적이었으며, 흥미, 호기심, 상상력 자극에 긍정적인 효

과와 유아의 동기유발에 수월한 장점이 있다고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스마트기기 과의

존이라는 부정적 효과와 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앱 콘텐츠의 부족을 단점으로 가장 많

이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앱은 유아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제공하기

 * 본 논문은 2022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kidis@gi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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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학부모의 스마트기기 또는 스마트앱 

활용의 부정적 인식 해결과 교육과정 및 업무의 목적에 맞는 스마트앱 개발 제공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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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2

직장어린이집 경력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대한 탐색

Exploring job stress and coping strategy of experienced teachers working at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enters

정누리(국회 제2어린이집 주임교사)*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위기 속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유지를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이 권장되고 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육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직

장어린이집이 갖는 특성과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처 방안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경

력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처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의 직장어린이집에 근무 중이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 10명이었으며, 3∼4명으로 구성된 3개의 그룹을 형성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

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경력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

인은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른 장시간 보육으로 인한 소진, 경력교사라는 이유로 주어

지는 과중한 업무, 경력교사에게 부여되는 기 와 비난, 인관계(원장/후배교사/부모)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관점의 변화,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및 활용, 몸과 마음, 

정신의 건강을 위한 여가 즐기기(운동, 산책, 명상, 취미활동 등)로 스트레스에 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어린이집 경력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을 파

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실제적 방안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 교신저자: loveghksg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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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3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이 만 2세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physical activity with tools on self-regulation and 
peer interaction of 2-year-old infants

이민정(금강어린이집 교사)

이성희(공주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만 2세반 영아의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이 자기조절력과 또래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만 2세 영아의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충청남도 G시 S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2세 

영아를 상으로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총 16명을 선정하였다.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진행하여 만 2세 영아에게 자기조절력과 또래 상호작용 능력의 차이를 측정도

구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성은 현

장전문가 10인과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을 통해 활동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실험절

차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 8주간 총 16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험

집단은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복합놀이기구를 이용해 실외놀

이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SPSS 2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ANCOVA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진행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통제집단의 영아보다 자기 

조절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력의 모든 하위요소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점수 차이를 보였으나 특히, 인지조절의 행동모니터링과 정서조절의 정서인식과 정서억

제의 요소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또래 상호작용의 전체 결과는 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상호작용의 하

위요소 중 친사회적 행동 요소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 차이를 보였으나 방해적 

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가 계획한 도구를 활용한 신체

활동은 만 2세 영아의 인지 및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또래와의 상호작용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시사한다.  

 * 본 논문은 2022년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leeseonghee@kongj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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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4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기 자녀의 유튜브 시청 현황

Parents’ perception of young children’s YouTube viewing status

김혜전(중부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양서현(중부 학교 유아교육과 학부과정)

윤혜빈(중부 학교 유아교육과 학부과정)

이민선(중부 학교 유아교육과 학부과정)

황수빈(중부 학교 유아교육과 학부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바람직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방법 모색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유아들이 즐겨 시청하는 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 

시청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 2곳

에 배부,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문항에 따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86부였다.

분석 결과 유아기 자녀의 유튜브 시청 시작 시기는 만 2세가 가장 많았고 만 1세, 만 3

세 등의 순서로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빈도는 매일 시청하는 유아가 가장 많았

고 주 1~2회, 주 3~4회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 시간은 20~40분, 40~60분, 1~2시간 순서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시청할 때 (조)부모와 함께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아 혼자서 시청하

는 경우, 형제와 함께인 경우도 있었다. 기기 조작 주체는 유아 스스로인 경우가 가장 많

았고, 성인이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유튜브를 시청하도록 

하는 이유는 부모의 가사 및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 가장 많았고, 자녀입장에서는 

재미와 흥미를 위함이 가장 많았다. 가정 내 유튜브 시청 규칙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유아

들은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었다. 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은 시청 시간, 시청 시기, 시청 횟

수, 시청 내용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향후 유튜브를 비롯한 유아들의 디지털 온라인 미디어 노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아들의 유튜브 시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기준을 확립하여 유아기 미디어 활용의 순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교신저자: hjkim@joong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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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5

2000년 이후 북한 어머니의 영아기 자녀양육 경험

North Korean mothers’ infant-rearing experience since 2000 

강재희(오산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여성이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영아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는

지 알아보아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북한에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한 탈북여성 7명이었으며, 연구 설계로는 사례연구

를 선택하였고,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심층면담을 1인당 2회씩 총 14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어머니는 배급사회가 무너진 현실에서 생계

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자녀의 돌봄을 위해 탁아소나 가족‧친척들에게 자녀를 

맡겼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자녀를 데리고 장사를 하거나 유료로 타인에게 맡기기도 

했다. 둘째, 북한 어머니는 모유를 1년 이상 먹였고, 이유식 시기에는 자녀를 위해 따로 음

식을 마련하기보다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 로 제공했으며, 음식의 종류는 제한적이었

고, 자녀의 생일날에는 집에서 직접 떡을 만들어주었다. 셋째, 북한 어머니는 자녀가 아플 

때 병원을 무료로 이용했지만 약은 자비로 구입해야 했고, 국가에서는 자녀들에게 예방접

종을 무료로 해주었으며, 김일성‧김정일 생일날에는 과자 선물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의 영아기 자녀양육 일상을 통해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하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남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여성을 위한 정책적 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이

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교신저자: kjh9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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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6

‘따돌림 없는 교실’ 독후 활동이 예비유아교사에게 미친 영향

 The impact of post-reading activity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cusing 
on the book ‘You can't say you can't play’

강경미(신구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따돌림이 점차 저연령화되면서 유아 관계에서도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다(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2013; 서영민, 신남주, 2019). 유아들은 이 

시기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성을 길러나가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해 나

가야 한다(Shaffer, 1993).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할 경우, 해당 유아의 발달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아들이 따돌림 없이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

록 유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유치원 교사를 하며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Paley의 책 ‘따돌림 없는 교실(1993)’을 예비유아교사가 읽고 경험한 것을 토 로 

유아기 따돌림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동안 예비유아교사 120명을 상으로 책을 주제별로 나누어 4번에 걸쳐 읽

게 한 후, 총 5편의 저널을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독후 활동을 통해 학창시절 회고를 하면서 본인의 상

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거나, 본인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경

험을 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독후 활동을 통해 유아가 따돌림을 받을 특별한 이

유가 없으며, 따돌림에 해 어릴 적부터 적절하게 교육되어야 하고, 후속 조치보다 예방

이 더 중요하며, 따돌림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독후 활동을 통해 유아 따돌림 관련 지도 방법에 한 고

찰도 할 수 있었다. 즉 창작 동화를 활용하고, 열린 사고를 갖고 진심 어린 소통을 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토론을 하고, 학급 구성원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유아

교사가 본인의 학창 시절을 회고하며 따돌림과 관련한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돌림의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유아의 입장에 해 생각하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해 고민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교신저자: kkm@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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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7

임신한 교사와 함께한 유아들의 경험에 기초한 책 만들기

Making a book based on the experiences of young children with their pregnant teacher 

박지현(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본 연구는 임신한 담임교사의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가진 유아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임

신과 출산에 해 함께 알아보고 책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유아들은 일상

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담임교사와 함께 경험하고 결과를 공

유함으로써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교사는 유아와 함께 책

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경험을 의미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서울특별시 J구 소재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13

명과 그들의 담임교사인 연구자였다. 2달에 걸쳐 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아들은 

교사의 신체적 변화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해 관심을 가지고, 아기의 출생 과정에 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출생 과정에 해 부모를 통해 알아보거나 책, 교구

와 같은 학습매체를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함께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체적 구조에 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탐구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임신과 출산에 관해 알아본 정보는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책으로 엮어보는 경험으로 발전하였다. 유아들이 경험한 것을 

책 만들기를 통해 표현하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담임교사의 임신과 출산을 의미 있고 가

치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 교신저자: cherry_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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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8

유아의 가작화 놀이에 나타난 이야기 구성 수준 분석 

The analysis of young children’s narrative organization level in their pretend play 

박주희(국립안동 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가작화 놀이는 ‘마치 ∼인 체’ 하는 가작화 요소(as-if element)가 내포된 놀이를 말하며 유

아의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놀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작화 놀이

에 나타나는 유아의 이야기 구성(Narrative Organization)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A시 A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아(10명), 만 4세아(9명), 만 5세아(10명) 총 29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연령별로 남녀 골고루 한 조에 4~5명씩 총 6개 조로 구성하여 조별로 

총 3회의 가작화 놀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각 회차별 주제는 1회차는 <나의 집과 가족>, 

2회차는 <우리 동네>, 3회차는 <성(castle)>이었다. 가작화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놀이 

시작 전에 10분 동안 각 회차별 주제와 관련된 동화를 읽어준 후 이야기나누기의 도입 활

동을 진행하였으며, 가작화 놀이는 20분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작화 놀이를 촉진하

기 위해 각 회차별 주제와 관련된 가작화 의상과 소품을 비치하였으며, 연구자는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놀이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유아들의 사 및 행동, 언어적․비언어적 상호

작용을 관찰기록지에 기록함과 동시에 비디오 캠코더를 사용하여 유아들의 놀이 전 과정

을 촬영하여 관찰기록지와 함께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아들의 사, 언어적․비언어적 상호

작용, 행동을 분석하여 Wolf와 Grollman(1982)의 연구에 따라 쉐마 수준, 사건 각본 수준, 

에피소드 수준을 기준으로 이야기 구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쉐마 수준(scheme level)’은 한 가지 사건에 관련된 단순한 표현이며, 

둘째, ‘사건 각본 수준(event script level)’은 두 가지 이상의 쉐마를 표현하는 ‘단순한 사건’

과 목적 달성을 위해 네 가지 이상의 쉐마를 표현하는 ‘연결된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에피소드 수준(episode level)’은 목적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단순한 사건을 표현하

는 ‘단순한 에피소드’와 목적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연결된 사건을 표현하는‘연결된 

에피소드’의 이야기 구성 수준이 나타났다. 

* 교신저자: blessed@a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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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 학급의 이야기-2*

A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post-corona era: Other stories of a 3-year-old classroom

박선하(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이민서(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본 연구는 E유치원 만 3세 학급인 열매반에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유아들과 교사들

이 함께 진행하였던 교육과정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아의 소리-교사

의 생각-교육과정 실행’의 과정에 기반하여, 즐거운 유치원, 나, 악기, 친구의 순으로 확장

되어 갔다. 먼저 학기 초에 유치원 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열매반 유아들을 관찰한 결과, 

놀잇감에 한 관심, 친구에 한 관심, 스스로 하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

타났고, 교사들은 이에 기초하여 사회관계와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유아들과 함께 할 것들을 계획하였다. 실행에 있어서는 유치원 일과에 즐겁게 적응하고,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경험을 통해 자조력을 

증진해 나갔다. 이어서 나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나의 몸을 움직이고, 나

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였

다. 다음으로는 유아들이 악기와 소리에 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교사들은 유아들이 

다양하게 악기를 탐색하고 연주하는 경험을 가져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실행에 있어서

는 개별적으로 악기를 탐색하고 연주해보다가 친구와 함께 연주하기로 확장되었고, 파이보

(교육용 로봇)를 활용하여 함께 녹음하고 감상하며, 친구와 함께 하는 율동 및 신체활동으

로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놀이와 활동들을 통해 유아들은 점차 친구와 함께 하는 경험을 

쌓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본 사례는 만 3세 학급의 특성과 유아들의 

소리에 기초하고 교사들의 세심한 계획과 지원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의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 본 사례는 2022년 6월 부모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dmwer09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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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4세 학급의 이야기-2*

A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post-corona era: Other stories of a 4-year-old classroom

류미리(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박태영(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본 연구는 E유치원 만 4세 학급인 코끼리반에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유아들과 교사

들이 함께 진행하였던 교육과정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아의 소리-교

사의 생각-교육과정 실행’의 과정에 기반하여, 즐거운 유치원, 친구, 바다생물, 아쿠아리움 

놀이의 순으로 확장되어 갔다. 학기 초에 코끼리반 유아들은 새로운 학급에 한 호기심이 

높고, 친구에 한 기 를 보이며, 재미있는 놀이에 관심이 많았다. 교사들은 먼저 유아들

이 보이는 새로운 학급에 한 호기심에 기초하여 학급을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

는 놀이와 환경, 활동들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새로운 학급에 점차 적응되어감에 따라 

유아들이 보이는 친구에 한 기 에 기초하여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

록 친구 사귀기와 친구와 함께 참여하기를 지원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일상적인 측면에

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친구들과 친숙해지고 

함께 하는 것이 늘어가며 유아들의 관심은 교실에서 키우는 거북이와 바다생물로 이동해 

갔다. 유아들의 바다생물에 한 관심과 재미있는 놀이에 한 관심에 기초하여 관찰, 이

야기나누기 등을 진행하고, 교사가 먼저 일부 놀이 영역과 환경 구성에 변화를 준 후, 유

아들과 함께 계획하기, 의논하기, 결정하기, 적용하기의 과정을 거쳐 유아주도적 아쿠아리

움 공간구성과 놀이를 진행해 나갔다. 유아들은 매표소, 낚시터, 퍼즐연구소, 거북이 먹이 

체험, 배 센터, 바다생물연구소, 스템프 투어 등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놀이를 확장

시켜 나갔다. 동시에 디지털 매체에 한 관심도 증가하여 디지털 매체를 경험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초상권 등의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를 아쿠아리움 놀이와도 

연계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유아들은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 탐구의 즐거움, 올바른 

디지털 매체 사용법을 배워 나가고 또래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바다생물과 아쿠

아리움 놀이에 한 유아들의 관심은 바다 환경 오염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 본 사례는 2022년 6월 부모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alfldken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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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치원 교육과정: 만 5세 학급의 이야기-2*

A kindergarten curriculum in the post-corona era: Other stories of a 5-year-old classroom

윤수현(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백수빈(이화여자 학교사범 학부속이화유치원 교사) 

본 연구는 E유치원 만 5세 학급인 장미반에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유아들과 교사들

이 함께 진행하였던 교육과정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아의 소리-교사

의 생각-교육과정 실행’의 과정에 기반하여, 즐거운 유치원과 우리, 나와 우리 순으로 확장

되어 갔으며, 협력과 문제해결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학기 초에 장미반 유아들은 친했

던 친구들과의 헤어짐, 새로운 친구에 한 관심, 유치원에서의 맏형으로서의 기 감을 보

였다. 먼저 교사들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

하여 진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또래관계에서 연습이 필요한 사항들이 발견되어 다양한 

협동학습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갔

다. 유치원에서의 맏형으로서의 기 감도 또 다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스로 겉옷 

입는 방법, 식판 정리하는 방법 등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동생들에게 알려주기도 하

고, 소방 피 훈련을 무서워하는 동생들을 위해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디지털 기기를 활용

하여 소방 피 훈련에 해 알려줄 수 있는 영상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야기 나누기를 통

해 영상 촬영에 필요한 콘티를 짜고 역할을 분담한 후,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녹음하는 과

정을 거쳤으며, 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동생들에게 전달할 책과 영상을 만들어 직접 전

달하는 경험을 가졌다. 공동으로 작업할 때 개개인의 능력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교사들은 유아들이 3, 4세 때와는 다른 성장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크리에이터’라

는 주체적인 가치 표현의 경험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나’의 특성과 생각을 알아보고 이를 함께 공유

하며 ‘우리’와 연결하는 경험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만 5세 학급의 구성

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의식을 향

상해 나갈 수 있었다.

 * 본 사례는 2022년 6월 부모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suhyun26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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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12

만 3세 유아의 학기 초 적응 과정과 교사의 지원 및 의미 탐색*

Exploring the teacher’s support and meaning in adaptation proces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for 3-year-old children

백지혜(강남 학교사범 학부설유치원 교사)

박희숙(강남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유치원 만 3세 유아들의 학기 초 적응 과정을 살펴보고, 교사의 지원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유아교사에게 학기 초 적응을 지원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학기 초 약 4개월에 걸쳐 Y시 소재 K유치원 만 3세 학급에서 진행되

었으며, 연구자는 학급의 담임으로, 만 3세 유아 12명의 학기 초 적응과정과 교사의 지원

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적응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

로 주제어를 범주화한 후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만 3세 유아들의 학기 초 적응 과정은 ‘낯선 공간에 한 불안과 

두려움’, ‘새로운 일상에 한 알아감’, ‘또래와의 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지

원과 그 의미에 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교사의 지원은 ‘낯섦과 적응 속 걸음마 도와주기’, 

‘일상 속 디딤돌 되어주기’, ‘또래 관계 문 열어주기’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 지원의 의

미는 ‘기다려주는 교사, 조금씩 마음을 여는 유아’, ‘나에서 우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따

뜻하게 때로는 예리하게’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유아들의 학기 초 적응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와 놀이

를 중심으로 교사의 다양한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기관 차원에서는 적응 프로

그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기관의 상황과 유아들의 개별적 특성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다.

 * 본 논문은 2022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hspark@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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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아지원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

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관련 학문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 회 개최

4. 국/내외의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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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① 학 및 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

를 전공한 자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원

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제6조(입회 절차)

본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권리

① 총회 참석 및 표결권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④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2. 학생회원의 권리

①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②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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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수석 부회장 1명, 권역 부회장 4명)

3. 상임이사 1명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

제11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고문은 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행한다.

3. 상임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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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

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결석회원의 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

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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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2.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

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5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임기는 회칙 발효일부터 2007년 2월말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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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2022. 01~2023. 12)

고 문(전임회장) 이기숙(부영사랑으로) 장영희(성신여자대학교) 정미라(가천대학교) 
문연심(강남대학교) 이윤경(서원대학교) 심성경(원광대학교)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회 장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수석부회장 조운주(한국교통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권역별 부회장

서울 ․ 경기 ․ 인천권 배지희(성신여자대학교)

충청 ․ 대전 ․ 강원권 임원신(남서울대학교)

경상 ․ 대구 ․ 부산권 전지형(창원대학교)

전라 ․ 광주 ․ 제주권 원계선(제주한라대학교)

상임이사(총무) 김혜전(중부대학교) 전우용(백석대학교)

학술이사  임은미(성결대학교) 김고은(성신여자대학교)

편집이사 이진화(배재대학교) 김순환(이화여자대학교) 이성희(공주대학교)

연구이사 김형미(한국성서대학교) 박선혜(강남대학교)

출판 ․ 홍보이사 오지영(오산대학교) 장정윤(원광대학교)

서기이사 김언경(한국교원대학교) 유주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감 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진명희(광주대학교)

이 사 강경아(우송정보대학교) 강수경(가천대학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강재희(오산대학교) 고여훈(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곽아정(연성대학교)
권수현(명지전문대학교) 권연정(우송대학교) 권이정(공주대학교)
길효정(용인예술과학대학교) 김난실(명지전문대학교) 김민정(안양대학교)
김영신(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 김영아(숭의여자대학교)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김정신(경인교육대학교) 김혜경(서울여자대학교) 나영이(국제대학교)
문복진(서울경동유치원) 박미경(경복대학교) 박신영(부천대학교)
박진성(침례신학대학교) 박해미(경민대학교) 박혜경(신성대학교)
안혜정(인제대학교) 유준호(을지대학교) 유청옥(새싹유치원)
이영주(전주비전대학교) 이은영(경인교육대학교) 이지영(동양대학교)
이지혜(한국국제대학교) 이춘자(침례신학대학교) 이현주(아이코리아연수원)
장민영(한양여자대학교) 장은주(신한대학교) 장현진(한국성서대학교)
전홍주(성신여자대학교) 정지인(부산대학교) 정혜욱(이화여자대학교)
정혜인(경남대학교) 조성연(수원여자대학교) 조인경(대전과학기술대학교)
조혜선(신한대학교) 조혜진(신라대학교) 차기주(가천대학교)
최윤정(강릉원주대학교) 최지은(서울여자대학교) 최혜윤(부산대학교)
하민경(경상대학교) 한희경(한국교통대학교)

간 사
김민진(이화여자대학교) 이미연(공주대학교) 이민진(경인교육대학교)
유슬기(중부대학교) 한아름(공주대학교)



이 수 증

                              성 명 :

                                   소 속 :

위의 사람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주최한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주 제 : 뉴패러다임 시 ,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 디지털 교육생태계와 미래 유아교육

         ◦ 일 시 : 2022년 11월 5일(토), 09:00 ~ 13:00

         ◦ 장 소 : 온라인(Zoom) 학술 회(경인교육 학교)

         ◦ 주 최 : 한국육아지원학회

2022년  11월 5일

한국육아지원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