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책자는 양서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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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루 빨리 완전한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희망하며 초록의 싱그러움이 아름다운 오월에 회원님들을 모시고 『뉴패러다임 시

,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유아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2022년 춘계학술 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 

는 기존과는 분명히 다른 ‘뉴노멀의 시 ’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현상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

지능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 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환경 및 시스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의 구성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정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 회에서는 미래 교육에서의 핵심 코드로 등장한 인공지능에 한 심도 있

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조강연으로 한선관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의 현재와 교육의 

미래’를 듣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아중심·놀이중심을 강조하는 유아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의 접근 방향과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동풀잎 교수님께는 ‘뉴미디어와 유아들의 

새로운 놀이: 디지털, 인공지능 중심으로’를, 신수아 선생님께는 ‘놀이중심교육 과정에서 유

아인공지능교육 적용 사례 및 성찰 나눔’에 한 주제발표를 청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학술 회를 통해 미래사회에서 강조하는 인공지능에 한 이해의 지평을 확 하고,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교육의 지향점과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 하면서,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한국육아지원학회장 최 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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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
13:30~13:50 대기실 입장

사회: 오지영(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50~14:00 개회사 

최일선(한국육아지원학회장,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4:00~14:50 기조강연-인공지능의 현재와 교육의 미래

한선관(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장,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14:50~15:00 정기총회 

15:00~16:20 포스터 및 구두 논문발표 

16:20~16:30 휴식 

16:30~17:10 주제강연Ⅰ-뉴미디어와 유아들의 새로운 놀이: 디지털, 인공지능 중심으로 

동풀잎(국립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7:10~17:40 주제강연Ⅱ-놀이중심교육과정에서 유아인공지능교육 적용 사례 및 성찰 나눔

신수아(서울경동유치원 교사) 

17:40~18:00 시상 및 폐회 

￭ 강사 약력 

한 선 관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학회장 

미래인재연구소장, 인공지능교육연구소장 

동 풀 잎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편집위원 

한국유아교육학회 이사,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국제부 이사 및 편집위원 

신 수 아 

서울경동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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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논문발표 및 지정특강

시간 

1분과 

사회: 최혜윤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분과 

사회: 최지은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3분과

사회: 길효정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분과 

사회: 전홍주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5:10

~

15:30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교령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 

중심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영신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희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보육교사의 정서적지지와 

셀프리더십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규규마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임진섭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부교수) 

부모의 어린이집 공공성 인식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유형의 조절효과

류주연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조인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5:30

~

15:50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과

테크놀로지 활용 간의 관계

정혜원 
(인천 아이웰유치원 교사) 

정혜욱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사들의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 

권경숙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하민경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민주시민교육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변화 탐색 

이성희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이현정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어린이집 보육실습 

담당자의 보육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이순배 

(국회 제2어린이집 원감) 

정혜욱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15:50

~

16:10 

놀이중심 과학교육의 

실행과 의미

성영주 
(금나래어린이집 원장) 

한미라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정혜인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영아반 교사들이 경험한 

놀이중심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이야기

박경민 
(예가윤슬어린이집 원장) 

예비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PBL 수업 

사례 연구 

한희경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지정특강

건강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 

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10

~

16:20 

질 의 응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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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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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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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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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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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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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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기조강연  인공지능의 현재와 교육의 미래 15

  한선관(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장, 경인교육 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주제강연 1  뉴미디어와 유아들의 새로운 놀이: 디지털, 인공지능 중심으로 75

  동풀잎(국립창원 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주제강연 2  놀이중심교육과정에서 유아인공지능교육 적용 사례 및 성찰 나눔 101

  신수아(서울경동유치원 교사)

❙구두 논문발표 및 지정특강

>>> 구두 논문발표 1분과

    •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121

      김교령(이화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은혜(이화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과 테크놀로지 활용 간의 관계 127

      정혜원(인천 아이웰유치원 교사)

      정혜욱(이화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놀이중심 과학교육의 실행과 의미 135

      성영주(금나래어린이집 원장)

      한미라(경남 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정혜인(경남 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구두 논문발표 2분과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심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143

      김영신(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희진(이화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사들의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 151

      권경숙(성신여자 학교 교육 학원 부교수)

      하민경(경상국립 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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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반 교사들이 경험한 놀이중심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이야기 161

      박경민(예가윤슬어린이집 원장)

>>> 구두 논문발표 3분과

    • 보육교사의 정서적지지와 셀프리더십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9

      규규마(배재 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임진섭(배재 학교 실버보건학과 부교수)

    • 민주시민교육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변화 탐색 177

      이성희(공주 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이현정(공주 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예비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PBL 수업 사례 연구 185

      한희경(한국교통 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구두 논문발표 4분과

    • 부모의 어린이집 공공성 인식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유형의 조절효과 193

      류주연( 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조인경( 전과학기술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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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1분과 1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 to strengthen the digital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김교령(이화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은혜(이화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혁신은 디지털 전환을 야기하고, COVID-19는 비 면, 

온라인 활성화를 가속화하며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Schwab, 2016). 이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능숙하게 사

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며 디지털 

윤리를 갖춘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까지 포함하는 지식, 기술, 태

도의 조합이다(이철현, 전종호, 2020; Ala-Mutka, Punie, & Redecker, 2008; Ferrari, 2012).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 실물교육의 강조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적용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이영미, 2019; Stephen & Edwards, 2019).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유치원에서도 원격수업이 시작되고, 교육부가 디지털 네이티브인 유아를 

상으로 디지털 환경과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경험을 강조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추진함에 따라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디지털역량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디지

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

를 사용하는 세 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민자(prensky, 2001)인 유아교사는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교육, 디지털 네이티브인 유아의 특성 및 디지털역량 이해,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절차에 따라 개발

하여, 현직 유아교사를 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논문은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박은혜(kyo1125@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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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분석, 

설계 및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를 거쳤다. 분석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직 유

아교사 249명을 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선행연구와 요

구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안)을 구성하고, 10인의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거쳐 프로그램

(안)을 수정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현직 유아교사 9명을 상으로 프로그램(안)을 실행하

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안)의 실행과정에서 수집한 프로그램 평가, 교사 저널 및 

면담 자료, 디지털역량 자기평가 질문지를 토 로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Ⅲ.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최종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안)의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최종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사의 디

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최종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방안, 활용 상의 유의점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1. 프로그램 구성

개발된 프로그램은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교육목적은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한다.’이며, 교육목표는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기반으로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유아의 디지털 역량을 이해하고 지원한다.’이다. 교육내용은 5개의 

주제인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교사의 디지털역량’, ‘디지털 시민’, ‘디지털 자료 선택, 제

작, 활용’, ‘교수학습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평가’, ‘디지털 테크놀

로지 활용 교육 실행’으로 구성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플립러닝을 기반으로 사전개별학습

(강의 및 실습)과 실시간 전체교육(워크숍, 토의)를 주제에 맞게 활용하며, 실시간 화상회

의 플랫폼과 패들렛, 잼보드, 카훗, 멘티미터 등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평

가는 프로그램 과정 및 총괄 평가, 교사 저널, 개별 면담, 디지털역량 자가평가를 통해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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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운영방안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은 교육 상, 교육자, 교육일정(교육 횟수, 교육 시간, 교육 시기, 

교육 장소), 기타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교육 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 4-10명으로 구성하며, 교육자는 디지털역량을 갖추고 유아교육현

장을 이해하고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로 선정한다. 프로그램의 교육일정은 8회기(15시간), 

회당 1-2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시기는 실습한 디지털도구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학기 중 

평일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 실시한다. 프로그램의 교육은 모두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교육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므로 교사 개인별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환경 및 노트북, 

태블릿 pc, 마이크와 같은 기자재가 준비되어야 한다. 

3. 프로그램 활용 상의 유의점

프로그램 활용 상의 유의점은 첫째, 본 프로그램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디지털 도구에 한 참여자의 사전 요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인 플립러닝의 방법을 활용하

므로, 교수자의 충분한 이해와 수업 준비가 필요하며 참여 교사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안내

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한 내

용 및 디지털도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해나가므로,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 제시된 

내용 외에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도구에 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프

로그램의 참여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현직 교사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거쳐 유아교사를 위한 최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토 로 현직 유아교사의 디지털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

램 모델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기술 강화가 아닌 디지털역량에 기초하여, 미래 유아교육과 

디지털역량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도구를 실습하고, 나아가 교육현장의 적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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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공유를 통해 현장의 변화까지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실시간 쌍방향 학습과 비실시간 자기주도학습을 접목한 플립러닝의 

방식을 활용하여 현직 유아교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프

로그램을 기초로 유아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여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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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전환의 시 가 도래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Meffert & Swaminathan, 2017/2018).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교

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 를 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국내에서 시행된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디지털 전환

의 시  흐름에 따라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테

크놀로지의 활용을 교육 혁신의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초반 

‘교육정보화 종합추진 계획’에 따라 처음 테크놀로지가 정책적으로 교육 현장에 도입되었는

데, 5년 주기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교육 정보화는 2020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와 함께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 면으로 수업이 진

행되게 되며 학교 교육에 테크놀로지 도입에 한 요구가 높아졌고,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등장과 

함께 테크놀로지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 현장에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기 위해 교사는 단순히 테크놀로지에 한 지식이 필

요한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한 지식, 활용 방법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때 테

 * 본 논문은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정혜원(adazio1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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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를 통합하여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실천적 지식까지도 포괄

적으로 포함한 개념이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ACK)이다(Koehler & Mishra, 2009; Niess, 2019). 교사는 테크놀로지 교과교

육학 지식(TPACK)을 갖췄을 때 비로소 학습자에게 테크놀로지 통합 교수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은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

이다. 디지털 전환의 시 에 교육 분야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디지털 시 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테크놀로지를 접하며 자라나는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인 유아를 상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Prensky, 2001).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게는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을 바탕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

한 테크놀로지를 선택하여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직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

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의 전반적인 양상과 테크놀로지 활용 실태를 알아보고, 테크놀

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과 테크놀로지 활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은 어떠한가? 

   1-1.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의 전반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1-2.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은 개인적 변인(연령, 교직경

력,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은 기관적 변인(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어떠한가? 

   2-1.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의 전반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2-2.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개인적 변인(연령, 교직경력,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기관적 변인(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과 테크놀로지 활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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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공·사립유치원 3-5세 학급의 담임교사 309명을 

상으로 하였다.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TPACK)을 측정하기 위해, 

Archambault와 Crripen(2009)이 개발하고 엄미리, 신원석, 한인숙(2011)이 번역 및 수정한 

도구를 현직 유치원 교사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기 적절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다음

으로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Szafranski(2009)의 

Modified Mankato Survey를 테크놀로지 활용 실태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사용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을 구

성요소별 평균 점수순으로 살펴보면, 교과내용 지식과 교육학 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교과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이었으며, 테크놀로지 지식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에서는 교직경력,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 여부, 기

관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직경력에서는 고경력 교사의 교과내용 지식, 교육

학 지식, 교과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 수준이 저경력 교사보다 높았고,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 여부에서는 교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교과내용 지식,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 수준이 교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교과내용 지식이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높았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을 평균 점수순으로 살펴보면, 테크놀로지 활용 능

력,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 순서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에서는 교직경력,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 여부, 기관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직경력에서는 교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3년 미만인 교사보다 높았고,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 여부에서는 교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교사교

육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테크

놀로지 활용 빈도가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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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과 테크놀로지 활용 간의 관계는 전반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의 구성요소 

중 테크놀로지 지식, 테크놀로지 교과내용 지식, 테크놀로지 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교과

교육학 지식은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

의 모든 구성요소는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은 개인적 변인 중 교직경력,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 여부에, 기관적 변인 중 

기관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의 시 에 유치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

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기관적 변인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을 향상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

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변인 중 교직경력,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 여부에, 기관

적 변인 중 기관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의 시 의 도래

로 교육현장으로의 테크놀로지 도입이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유치원 교사는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높음에도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는 비교적 낮은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사의 높은 테크놀로지 활용 능

력이 반드시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 함양을 통해 테크놀로지를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과 테크놀로지 활용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테크놀로지 활용을 구성하는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와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은 전반적

으로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과 연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의 특징을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디지털 전환의 시 에 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

식을 함양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을 높이고,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의 테크놀

로지 활용을 높임으로써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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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

육학 지식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교과내용 지식과 교육학 지식, 교과교육학 지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의 구성요소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교사의 테크놀로지 지식이었다. 변인별 차이에서는 교사의 교직경력, 테크놀로지 관련 교

사교육 경험 유무, 근무기관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

가 적은 교사보다 교과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교과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에 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없는 

교사보다 교과내용 지식과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에 해 높은 이해를 보이고, 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비교하여 교과내용 지식에 

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양상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에 가까웠으며,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에서는 교사의 교직경력,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

육 경험 유무, 근무기관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가 적

은 교사보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테크놀로지 관련 교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없는 교사보다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높으며,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

사가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비교하여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과 테크놀로지 활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은 전반적으로 테크놀로지 활용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는 교

과내용 지식, 교과교육학 지식을 제외한 테크놀로지 지식, 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교과내

용 지식, 테크놀로지 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테크

놀로지 활용 능력과 테크놀로지 접근성은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의 모든 구성요소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맥락에서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로지 교과교육학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관찰 및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유치원 교사의 테크놀

로지 활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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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 에 미래사회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과학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기 과학교육은 과학교육의 기본토 를 마련하는 도움이 되므로(고선아, 조형숙, 2015)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과학교육은 과학적 사실

이나 원리를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유아가 주변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

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갖춘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자 한다. 2019 개

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놀이를 통해 과학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교사들은 유아과학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부담을 느끼

고 있다(정혜인, 2017).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공포되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가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교육현장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였으며, 실행과정에 

참여한 유아와 교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놀이중심 과학교육의 실행은 어떠한가?

2. 놀이중심 과학교육의 실행이 유아, 교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본 논문은 2021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정혜인(hyein@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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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놀이중심 과학교육은 2019년 2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5주간 C시에 있는 N 

직장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만 5세 누리반 유아 7명이며, 연구자는 누리

반의 담임교사이다. 연구자는 한미라(2019)의 과학 주제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실행하였으며, Kemmis와 McTaggart(1988)의 실행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실행방

안 모색 후 3차례의 실행 및 평가를 거쳤다. 실행의 전 과정에 걸쳐 유아 관찰 기록지, 수

업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수업 동영상을 전사한 자료, 유아 면담 기록지, 유아 표상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구조화를 위해 에믹(emiccoding), 에틱,(eticcoding), 구조코딩(structural 

coding)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자의 이론적 지식이나 주관적 판단을 자제하고자 수집된 영

상과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고 읽으며 유아의 행동과 언어, 감정 등을 최 한 있는 그 로

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유아 과학놀이의 주요 놀이, 핵심단어 등을 

메모하며 유사한 개념, 의미, 주제들을 논리적 관계에 따라 전체와 부분들의 관계를 밝혀 

자료를 분석하였다(Spradley, 2006).

Ⅲ. 연구결과

1. 놀이중심 과학교육의 실행

1) 누리반 유아들의 활동 들여다보기

연구자는 누리반의 과학교육과 아이들의 활동을 들여다보고, 놀이중심 과학교육 1차 실

행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누리반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재료를 바탕으로 실험해보는 단

편적인 과학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교사가 유아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

다. 이는 과학활동은 유아가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개념형

성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되었다(고유리, 2017). 연구를 시작할 당시 유아들은 삼삼오오 

모여 팽이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2) 1차 실행: 발현된 주제로 과학놀이 즐기기

교사는 유아들에 의해 발현된 팽이를 통해 과학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팽이놀이의 흐름

에 따라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충분한 놀이시간과 공간을 



139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여러 종류의 팽이를 돌리며 색의 간섭, 마찰력 등의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경험하였으며, 놀이가 심화 확장될수록 ‘오래 돌아가는 팽이’를 만들고 싶어했다. 

하지만 유아들이 만든 팽이가 얼마 돌지 않고 쓰러지거나 부서지자 팽이 만들기에 소극적

인 태도를 보였다.

3) 2차 실행: 실생활 문제를 인식하고 과학놀이를 통해 해결하기 

2차 실행에서는 1차 실행평가 내용을 반영했다.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과학놀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팅커링(tinkering)을 제공했으며, 

Worth(1990)의 교사의 역할과 지도 방법을 적용했다.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팽이의 문제점

을 인식하고 새로운 팽이를 만들기 위해 또래와 생각을 공유했으며, 수많은 실험을 통해 

나무팽이, 쇠구슬 팽이, 자석팽이 등을 만들었다. 

4) 3차 실행: 공학적 사고 즐기기 

3차 실행에서는 1차, 2차 실행평가 내용을 반영했으며, 유아들이 과학놀이를 통해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학적 사고를 즐기기에 중점을 두었다. 교

사는 미국 공학교육위원회의 교수원리와 전략을 바탕으로 교수 방법을 보완해나갔다

(Katehi, Pearson, & Feder, 2009). 당시, 유아들은 종이비행기 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종이

비행기 놀이를 통해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먼 거리를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유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종이비행기 

책’에 따라 또래와 반복적으로 실험,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학적 사고를 즐기고 있었다. 

2. 놀이중심 과학교육의 실행이 주는 의미

1) 유아에게 주는 의미 

놀이중심 과학교육이 유아에게 주는 의미로는 즐거움, 주인공은 나, 나는야 과학자, 세

상에 하나밖에 없는 놀이로 나타낼 수 있었다. 놀이중심 과학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유아들

은 매우 즐거워했으며 이를 웃음, 기쁨, 환호 등으로 다양하게 즐거움을 표현했다. 연구 초

기 유아들은 “∼해도 돼요?”라며 교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을 자주 했지만, 차츰 실수나 

실패에 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탐구하며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이 놀이를 심화 확장해가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가설 설정, 예측, 비교, 추론하기 등 과학적 탐구기술을 활용하며 과학자의 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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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유아들은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응용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놀이를 고안해 즐기기도 하였다. 

2) 교사에게 주는 의미 

놀이중심 과학교육이 교사에게 주는 의미는 함께하는 웃음, 배움의 여정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실행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때, 탐구과정을 통해 과학적 개념, 원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한, 교사는 유아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사의 실수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현장에 실행해봄

으로써 놀이중심 과학교육의 실행과정에 해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놀이중심 과학교

육의 실행이 유아, 교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해 살펴보았다. 

첫째,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실행하는 동안 유아들은 관심이 있는 주제에 해 최소 2∼3

개월 이상 지속해서 흥미를 보이며 과학놀이를 심화·확장해나갔다. 유아들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관찰, 실험, 예측, 추론하기 등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유

아의 놀이(Play)는 점차 일(Work)로(Dewey, 1987) 즉, 유아의 놀이가 과학활동으로 변화되

어갔다. 유아들은 그냥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은 단순한 놀이(Play)가 출발점이 되어 과학활동

(Work)을 경험했으며, 놀이를 통해 과학적 탐구기술을 활용한 과학하기를 즐겼다. 

둘째, 유아들은 과학놀이가 심화 확장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과학적 개념에 자신

들의 아이디어를 더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작하거나 놀이를 고안하여 즐겼다. 유아들은 

자석팽이, 먼 거리를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 등을 만들기 위해 반복적으로 실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학적 사고를 즐기고 있었다. 이는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에

서 추구하는 창의적인 인간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실행하는 동안 교사의 끊임없는 반성적 성찰은 많은 배움을 

불러일으켰다. 교사는 과학적 개념, 원리, 교사의 역할에 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

며, 놀이가 갖는 특성처럼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실행하는 동안 유아, 교사 모두 즐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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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교사교육도 교사의 과학적 지식과 함께 과학하기를 좋아하

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 교사교육에서도 과학적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과학하기를 좋아하는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를 통한 과학교육의 실제를 보여

준 부분, 유아의 호기심, 궁금증을 통해 활동이 심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스러

운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기관과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어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충분히 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특성과 연령을 지닌 유아교육 기관에서 놀이중심 과학교육을 적용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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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심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n infant & play-oriented teacher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4th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김영신(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희진(이화여자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은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와 보육현장의 요구, 현행 보육과

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개정되어왔다. 하지만 개정만이 국가 

수준 보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보육과정이 

개정되었으나, 보육과정 편제와 수준의 문제, 획일적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고(김은영, 강

은진, 염혜경, 2017; 김희진, 2017; 박창현, 양미선, 2017) 무엇보다도 보육과정 실천의 가

장 접점에 있는 현장교사들의 보육과정에 한 관점이 개정 취지에 따라 바뀌지 않고 변

화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이경화, 2019; 임부연, 2019). 따라서 새롭게 개정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실제 학급에서 제 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개정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학급운영에 적용하려는 실천 의지와 실행이 반드시 수

반되어야 한다(이영주, 2021). 특히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가 보육과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운영의 실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고은별, 

2021; 이승연, 2013; 이승연, 유주연, 2014) 개정된 보육과정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성 취업의 확 와 가족 구조의 변화, 영아기에 한 시각의 변화 등으로 저출산

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김희진, 2017; 육

 * 본 논문은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김영신(yskagn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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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책연구소, 2020). 영유아기가 향후 성장ㆍ발달ㆍ학습ㆍ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Raikes & Edwards, 2009; Recchia, 2012) 어린이집에서는 단순

한 보살핌만이 아니라 영아의 발달과 개인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전인적 성장을 지원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양질의 보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사이며(이승연, 유주연, 2014), 2020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어린

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됨에 따라(보건복지부, 2020) 전문가로서 영

아교사의 역량이 시 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은 교사의 자율성과 자유도가 높은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특성상, 현

장에서 실행되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질과 양상이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박은혜, 2017; 엄정애 외, 2021; 정혜욱 외, 2019). 따라서 영아ㆍ놀이중심 보

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영아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역량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는 영아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

이중심 보육에 한 영아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고 타당도를 

점검한 후, 현직 영아교사들에게 적용, 평가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심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은 어떠한가? 

2.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심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최종 구성안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심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요구조사, 프로그램 시안구성, 타당도 점검, 프로그램(안) 실행 및 평가를 거

쳐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표준보육과정과 영아교사의 전문성, 

영아교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였다.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영아교사와 원장 10명을 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서울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

교사 243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면담과 설문을 통한 

요구조사 결과를 토 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운영방식을 선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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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여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였고, 유아교육ㆍ보육학과 교수 및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교사 15인의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 소재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 담임교사 7명을 상으로 2021년 7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8주 동안 프로그램(안)을 실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

은 기관 섭외, 원장의 내용 검토 및 연구 수락, 참여자 동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결정된 후에는 사전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한 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놀이중심 보육과정 실천역량 자기평가도구’와 

‘만족도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실행 과정에서 도출된 수정사항과 연구 참

여자 평가를 토 로 프로그램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

초한 영아ㆍ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직 영아교사교육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교사 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직 영아교사들은 개정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

육과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91.8%), 연수(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

(93.0%)도 매우 높았다. 더욱이 2019 개정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연수가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아교사와 달리, 영아교사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육이 의무교

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기회도 부족하고 참여도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따

라서 영아교사들은 영아ㆍ놀이중심의 의미와 가치에 한 혼란, 영아ㆍ놀이중심 보육과정

의 운영전략, 영아ㆍ놀이중심 보육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동료 교사 및 부모와 소통하고 협

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영아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직 영아교사들을 상으로 한 요구조사 결과를 프로그램의 목표

와 내용, 교수학습방법의 선정에 반영하여 교사교육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유

아교육 및 보육학과 교수,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원장, 영아교사 총 15인을 상으로 개

발된 프로그램(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마무리 후에 연구 참여자를 

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의 목표(4.90점)와 내용(4.86점), 교수학습방법

(4.82점)에 관련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교육 상자에 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그들의 요구를 프로그램 내용

에 반영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교육 프로그램(안)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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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를 높였다. 개별 학급에서 영아ㆍ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사례 나누기와 토의가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 

교육 주제가 변경되었으며, 교육내용의 심화정도 및 비중이 조정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

행 중에는 참여자의 이해 상태를 파악하고, 학급에 적용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궁금증과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 활동 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회기의 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영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를 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

램(안)의 실행에 한 전체 만족도(4.60점)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하는 영아교사의 요구를 프로

그램 실행과정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와 설문지(프로그램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들의 ‘영아

ㆍ놀이중심 보육과정 실천역량’이 향상되었고 프로그램 참여에 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영아교사가 개별 

학급에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절차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이 확정되었

으며,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를 상으로 개별 학급에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

심 보육과정의 실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실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연구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의 최종안의 틀을 유지하되, 교육 참

여자의 요구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교육 횟수와 시간, 집단크기 등 진행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개발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심 교사교육 프로그램 최종

안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개별 학급에서의 영아ㆍ놀이중심 보육과정 실행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4가지 목표는 ‘영아ㆍ놀이중심 보육과정 이해하고 실천하기’, ‘놀이

를 통한 영아의 경험과 배움 이해하고 지원하기’, ‘개별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영아ㆍ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하기’, ‘동료 교사 및 부모와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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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이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목표와 일관성 

있게 선정하여 조직하고, 프로그램 주제는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익숙한 틀에

서 변화하는 새로운 영아ㆍ놀이중심 보육과정 이해하기, 놀이하는 영아 이해하기, 영아의 

일상과 놀이 그리고 배움 연계하기, 놀이를 바꾸는 공간과 자료의 활용 지원하기, 다양한 

상황에서 놀이 지원하기, 영아의 놀이와 배움 기록하고 평가하기, 동료 교사와 영아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탐색하기 및 부모와 영아ㆍ놀이중심 보육철학 공유하기, ‘영아ㆍ놀이중

심 보육과정 실행자로서의 변화된 나 발견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ㆍ놀이중심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총 8회기 120~150분(총 17시간) 8명 이하의 소집

단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은 강의, 사례 나누기, 토의, 저널쓰기, 연습이

며, ‘공유하기(전 주 교육내용을 반영한 현장적용 사례 나누기) → 참여하기(주제 관련 경

험 이야기 나누기 및 해결 문제 도출을 위한 토의) → 이해하기(주제 관련 핵심 강의) → 

적용하기(현장적용 전략을 세우기 위한 토의) → 평가하기(연습)’를 교수학습의 기본 체계

로 하되 교육 참여자의 이해정도와 반응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활동지

(worksheet), 평가지(checklist), 만족도 설문지, 저널쓰기(현장적용사례지) 등을 통해 참여

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상의 

활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ㆍ놀이중심 교사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제안하고 영아교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최종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아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영아보육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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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사들의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  

Teacher’s perception of teac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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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에 있어서 교수매체는 매우 중요하다. 교수 매체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매개체로,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를 매개해 학습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돕기 

때문이다(김유정, 김정원, 2020). 교수 매체란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사-학습자, 학습자-학

습자, 학습자-학습내용 간 연결을 통해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원을 

뜻한다(진명희, 2021).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주체가 되며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두 주

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아교육 분야의 교수 매체도 매우 중요하다. 유아교육에서는 교육의 3요소를 유아교사, 

유아, 교수 매체로 본다. 유아교육에서 교수 매체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고, 유아들에게 

지식, 기술, 태도를 적절히 습득하게 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를 뜻한다. 놀이 지원 자

료, 이야기 나누기 자료, 미술 재료, 블록, 퍼즐 등을 포함한다. 유아들은 발달 단계 상, 물

체를 직접 조작해보거나 오감각을 사용해서 경험함으로써 학습을 하는데, 교수 매체는 유

아가 직접 조작하고 경험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이숙재 이문옥 이윤영, 2012)  

교수 매체의 양과 질은 유아의 학습,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

가 유아들의 놀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놀이 확장을 위한 적절한 교수 매체를 제공하

면 유아들의 상호작용은 확장될 수 있다. 또한, 교수 매체는 유아들이 학습에 호기심과 관

심을 갖게 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김정숙, 2015). 때문에, 교사는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재 교구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양질의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

* 교신저자: 하민경(tomatopr@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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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와야 한다. 

최근 2019년에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수매체 활용에 변화가 

있었다.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주도권을 유아에게 줌과 동시에 유아가 경험할 학습내용을 

간소화시키고 교육계획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등 교사의 자율권을 확 하였다(정혜욱, 김은

영, 윤진주, 송정아, 안정원, 정혜원, 2019). 이는 교사가 계획하여 제작한 교수매체보다 유

아들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교구가 지원되어야 뜻한다(이아름, 정정

희, 2020).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이 생활주제에 따라 교육계획안을 쓰고 정해진 

계획하에 수업이 진행되었기에 교사 의도에 따른 정형화된 교구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

았으나, 개정 후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상황을 지켜보며 놀이 맥락에 적절하면서도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수 매체를 제시했다(이화여자 학교 사범 학 부속이화유치원, 2017). 

유아들 또한 놀이 흐름에 따라 필요한 놀잇감을 스스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곽향림, 

2019), 주제와 관련된 정형화된 교구 외에도 일상생활 중에서 주제와 연관된 사물들을 교

구로 탐색하고 실험하는 모습을 보였다(정혜욱, 김은영, 윤진주, 송정아, 안정원, 정혜원, 

2019). 이는 2019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유아의 흥미와 선호도에 따라 교수 

매체를 지원하다 보니 일상생활의 모든 교구나 자료들이 교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즉,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들에게 교수매체를 지원하는 방법과 유아들이 교

수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한 유아 교사들의 교수매체에 한 인식을 알아보려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수매체를 선택, 활용, 평가하는 사람을 유아교사이다. 때문에 유아

교사가 생각하는 교수매체에 한 인식은 매체의 선택, 활용, 평가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김은영, 강재희, 이성희, 한희경, 2021). 특히 유아교육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교과서가 없

어 교사의 개인 특성이나 역량이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준다(김정희, 

2017). 이에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해 본 유아교사들이 교수매체에 해 어떠한 인식하는 

지를 은유 분석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은유 분석은 교사들의 개념이나 신념을 알기 위

한 적절한 방법이다(Marshall, 1990). 은유는 개인이 자기 세계안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통

해 사고, 신념, 태도 등을 반영하는 정신구조로 개인은 자신이 갖고있는 구조들을 언어로 

표현한다(Alger, 2009). 본 연구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유아교사들의 교수매체에 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교사가 유아들에게 어떻게 교수매체를 제공할 지에 한 적절한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 교사의 교수 매체에 한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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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은유 분석 방법(Metaphor Analysis Method)을 사용할 것이

다. 은유분석을 통한 연구는 반구조화된 형식의 문장완성형 질문을 통해 은유표현과 은유

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인식의 정도와 인식의 내면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180명이다. 230명의 유아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180부를 회

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연구 상자의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50부를 제외하고 총 180

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유아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수 매체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 지 알아보기 위

해 은유 분석 설문지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은유 분석 설문지는 어떠한 주제나 현상, 그리

고 관련 상에 해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

를 그려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문장완성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문장완성형 질문

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교수매체는 (       )이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주로 은유 분석에서 사용되는 Moser(2000)와 Schmitt(2005)

의 분석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은유 명명단계에서는 수집되어진 원자료에서 

은유 표현과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였다. 둘째, 명명한 은유의 분류 단계에

서 설문지 응답에 각각의 번호를 부여해 엑셀 프로그램에 정리하고, 은유표현과 은유표현

이유로 분류하였다. 셋째, 분석단위 결정 단계에서는 은유표현과 은유표현이유를 반복해서 

읽으며 중심현상이나 반복되는 단어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1차 범주화하였다. 넷째, 

표본 은유 편집과 범주화 단계에서는 1차 범주 내용을 다시 읽으며 유사성과 포괄성을 기

준으로 재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범주를 결정하였다. 다섯째, 위의 과정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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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며 얻어진 최종 범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은유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Ⅲ. 연구결과

1.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아교사들의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 

1) 필수품

교사들은 교수매체를 필수, 필수템, 소금, 비타민, 공기 등과 같이 표현하였다. 즉, 교사

들은 교수매체를 교사와 유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료이며 유아 놀이에 꼭 필요

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교과서로 배움을 가지지 않는 유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교수매체가 중요하며 놀이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필수품으로 생각하였다. 교수매체를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의 은유적 표현

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수템: 유아와 교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안되는 존재이

기 때문이다.

필수: 교수매체가 없으면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기: 숨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하듯 교수 매체는 놀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2) 조력자

교사들은 교수매체를 유아의 다양한 표현을 돕는 조력자로 인식하였다. 즉, 교사들은 교

수매체가 유아의 놀이에 도움을 주고 놀이를 다양하게 이끌고 즐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에 교수매체를 조력자 같은 존재라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교수매체가 교사의 놀이 지

원을 돕는 조력자이며 개정 누리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쇠라고 하

였다. 교수매체를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의 은유적 표현과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밥그릇: 놀이를 여러 모양으로 담아내며 더 맛있게, 더 즐겁게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조력자: 아이들의 놀이를 따라가며 교사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을 도와주고 알려주

기 때문이다. 

열쇠: 적절히 사용되는 교수매체가 누리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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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자: 교수매체로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냄으로써 놀이에 집중하고 더 확

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3) 네비게이션

교사들은 교수매체가 유아들이 자신의 자발적으로 놀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

거나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도구이며 교사의 올바른 지원 방향을 알려주는 네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교수매체는 유아에게는 놀이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사에게는 올바른 지원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놀이중심, 유아중심의 교육

이 잘 실현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매체를 네비게이션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

들의 은유적 표현과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스터 키: 교육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도: 놀이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

해 제공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이다. 

만능엔터테이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지도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식도 알려주

고,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네비게이션: 유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4) 마법상자

교사들은 교수매체가 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표현을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유아의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마법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였다. 특히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개정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들은 틀에 박힌 놀이가 아니라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놀이 증폭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마법상자로 

인식한 교사들의 은유적 표현과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놀이 상상: 놀이중심을 통해 유아들이 틀에 박힌 놀이가 아닌 상상하는 모든 걸 즐

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법: 무얼 넣든 아이들의 생각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로찾기: 교사가 어떤 교수매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놀이가 생기므로 

교수 매체는 여러 가지 길이 생기는 미로와 같기 때문이다. 

5) 친구와 같은 존재

교사들은 교수매체는 유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와 같은 존재이며 유아들에게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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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교수매체는 새로움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즐

거움으로 계속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여행과 같은 존재이며 놀이 자체를 즐기게 만드

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였다. 교수매체를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

의 은유적 표현과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친구: 교수매체가 없이 아이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어렵고 친구처럼 친숙

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친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즐거움: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교수 매체도 즐거움을 주기 때

문이다.

여행: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곳을 알아가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이 계속 가고 싶은 끝이 없는 욕구인 것과 같이 놀이도 자꾸 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다. 

놀이 친구: 유아의 놀이에 함께 하고 놀이 상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논의 및 결론

개정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실행해 본 유아교사들이 교수매체에 해 어떠한 인식을 하

고 있는지를 은유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교사들은 필수품, 조력자, 네비게이션, 마법 상자,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교수매체는 교사와 유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료이며 놀이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교수매체

는 유아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에 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사에게는 

놀이 지원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원의 방안을 제공해주는 존재로 생각하였다. 무

엇보다도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개정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들은 틀에 박힌 놀이가 아니

라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놀이 증폭제와 같은 없어서

는 안 될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수매체는 놀이자료로

서 유아가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상하는 중요한 매개임을 제시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교수매체 활용의 다양

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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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를 극복하고, 가족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육정책을 시도하였다. 이전에는 자녀 양육의 기능이 

가정에 한정되었지만 영유아교육이 보편교육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그 기능이 가정에서 

사회의 공적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양옥승, 류은미, 신성숙, 윤지영, 2012). 영아보육의 사

회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영아보육은 기관의 

환경과 상황, 영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진다. 이때 영아가 경험하는 보육과정은 생애 초기 영아 발달 뿐 아니라 미

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다(김지영, 2014). 

최근 개정된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이전의 보육과정에 비해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영아중심의 특성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20). 영유아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란, 영유아의 

건강과 행복,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최 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사는 영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보육과정을 수립하여 

영아 주도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보육과정 실

행에 이전의 보육과정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조경선, 김경윤, 김세라(2021)는 제4차 

 * 본 논문은 2022년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박경민(olive1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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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놀이 실행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영아의 자율성과 방임 사이

에서 모호함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된 보육과정 실행에 

따른 교사의 인식에 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서혜전, 공현희

(2021)는 개정된 보육과정을 적용하여 교사학습공동체를 실행하며 느낀 변화에 해 교사

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영아의 자발적 놀이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고 하였으며, 영아들이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배움과 놀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놀이의 

가치에 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표준보육과정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 관심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영아반에서 원활하게 적용되

어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왜냐하

면 교사들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하며 주제중심 보육과정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영

아들의 긍정적인 놀이변화와 함께 교사의 인식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중

심 보육과정에서는 교사의 계획에 따라 영아들의 경험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놀이형태는 영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이전의 보육과정과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후 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

재의 모습을 점검하고, 변화된 제4차 표준보육과정 실행에 한 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안정적으로 보육과정이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아반 교사의 놀이중심 보육과정 경험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D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10명으로, 초임교사부터 다양한 실무 

경험과 경력을 갖춘 10년 이상의 고 경력자까지 한 그룹에 5명씩 두 그룹을 선정하였다. A

그룹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로, B그룹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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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질문목록을 작성하였

으며, 예비연구는 영아반 교사 3인을 상으로 2021년 5월 27일에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하며 느꼈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예비면담 

후 1차 면담 질문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7월 7일 ~ 8월 31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인터뷰 각각 2회와 부족한 부분은 전자 우편을 주고받으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포

커스 그룹인터뷰는 2021년 7월 7일에 A그룹, 2021년 7월 14일에 B그룹을 실시하였다. 1차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해 얻은 면담 결과를 전사한 후 분석하여 유목화 작업을 하였다. 

그 범주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한 교사의 인식,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실행, 제4차 

표준보육과정 실행의 어려움과 원인, 제4차 표준보육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범주를 토 로 2차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위한 질문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작성

된 질문은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 받아 사용하였다.  2차 포커스 그

룹인터뷰는 A그룹은 2021년 8월 12일에 실시하고, B그룹은 2021년 8월 18일에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2차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유 감이 형성되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

서 진행되었으며, 1차 면담은 A그룹 70분, B그룹 60분 정도, 2차 면담은 A그룹 100분, B그

룹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의 내용은 녹음을 통해 기록되었으며, 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자에게 녹음에 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녹음된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자료를 내용별로 유목화 하고, 반복적으로 읽어보았다.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찾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해서는 참여자들에게 직접 검증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검

증받았다. 연구 결과에 기술되는 면담 사례는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행의 어려움

1) 영아중심의 경계와 그 모호성

교사들은 보육과정에 한 이해와 실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며 영아와의 개별적 상호작용의 시간이 늘어난 교사들은 일  다수의 영아를 돌보

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 어디까지 영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경계에 한 불분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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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고, 영아의 자율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고

민하고 있었다. 

2) 교사와 부모 간 “놀이중심” 에 대한 해석의 간극

또한 결과물 중심의 보육과정에 익숙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 놀이중심 보육과정 경험 후 나타난 변화

1) 즐거움, 유쾌함, 주도성을 가지는 아이들

영아들은 놀이의 주도자가 되어 자발적 놀이가 발현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놀이로 변

화되었다. 이러한 자발적 놀이의 발현은 영아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켰으며, 교사들

은 영아주도의 놀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영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을 통해 ‘달려와서 안기, 자기 작품 자랑하기’ 등

으로 교사에게 애착을 표현하였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됨을 느낄 수 있었

다. 교사들은 영아들의 변화된 놀이 형태를 관찰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며 영아들이 좀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할 의지를 보였다. 

2) 놀이중심 보육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사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의 보육과정을 실행했을 때보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으

며,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로 인해 영아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영아

들을 먼저 생각하고 영아의 관점에서 사고하려는 노력과 다짐을 하였다. 교사들이 수립한 

보육계획은 영아의 흥미와 놀이 형태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

며, 영아 관찰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3) 아동중심 보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사교육 변화의 필요성

현재 강의식 교사교육의 형태는 ‘보육과정의 이해는 도울 수 있었지만 와 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하며 일방적 교사교육의 비효율성에 해 언급하였다. 교사들은 상황별 동영

상교육, 전문가초빙, 소그롭 토론회 등 시  흐름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사교육이 개설

되길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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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놀이중심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장

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여 만 2세 이하의 영아반 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하며 부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

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의 차이로 인해 자기 행동에 한 

확신과 자신감 부족이라고 하였다. 실제 보육교사들은 놀이중심·아동중심 보육과정을 실

행하기 위해서 영아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해주려 노력했지만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아 매 상황마다 모호한 경계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아동중심 보육과정은 개개인의 영아들을 위해 더 많은 손길과 순발력을 요구한다. 일  

다수의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영아의 돌발적 행동과 기본적인 돌봄은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남게 되었다.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아동중심 보육과정

의 실행을 위해 교사  아동 비율의 축소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영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한 인식을 갖고 있으나 학부모의 결

과물 중심의 보육 희망과 무리한 요구 등은 교사들에게 갈등과 고민을 남겼다.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충족시키려는 교사의 노력과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실행 사이에서의 혼란

은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이는 보육과정의 변화에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준

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보육과정 정착을 위해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개정·보완 및 정책

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영아들은 자율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 놀이하고 과

업을 성취한다. 이 과정에서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이는 곧 영아의 자존

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교사들은 영아가 자기 결과물을 통해 스스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영아들은 스스로 놀이를 구성하며 또래뿐 아니라 교

사와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일어났다. 영아들은 어린이집 하루 일과를 통해 교사를 존중하

면서도 보호자나 또래 친구로 느끼기도 하며 신뢰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보육교사 또한 

이러한 영아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고 난 

후 일과에 얽매이지 않아 여유로운 마음도 가질 수 있었다.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실천에서 영아 관찰은 필수이다(이옥희, 박성은, 송나리, 2021). 

보육교사들은 영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창의적인 놀이 발현에 놀라움을 경험하였으며, 교

사가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게 하는 동기유발로 이어졌다. 영아들의 발전된 놀이 형태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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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며 교사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개정된 보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 교육을 경험하였다. 제4차 표준보육과

정에 한 교사 교육으로는 다수 보육교사가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였지만, 강의식 교사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보육교사들이 희

망하는 교사 교육은 구체적 상황을 담은 교육 내용과 모의상황 역할극 동영상, 모범사례 

어린이집 탐방, 전문가 초빙 및 컨설팅, 소그룹 토론회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교사 교육

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기회가 적어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 보육활동의 

구체적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이나 상황별 역할극에 한 동영상 제작은 온·오프라인

을 통해 많은 보육교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전문가 초빙이나 소그룹 토

론회와 같은 교사 교육은 그 기회를 확 하여 교사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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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사회는 교육의 트렌드가 활발히 변경되어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다면

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의 중요도와 함께 자신감 및 

책임감이 동시에 추구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 관심도가 늘어가며 수많은 연구가 번번히 되

어 있다. 교육기관에 한 구성원으로서 교사의 역할이 수행해야 되는데 교사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한 교육적 신념, 자신감, 책임감, 비전, 헌신, 성취 요구 등이 요구된다(구지애 

2011, 최민수, 박선주 2017에서 재인용). 한편 유아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기관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행동은 정서노동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홍선희, 2011; 

Grandey, 2000). 유아교사는 유아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정서적 행위를 수행하여 목

표를 성취하는 성과관리 면에서 정서조절 책략을 사용하게 된다(Leavitt, 1994). 또한 유아

교사는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것이 실제 경험하고 느끼는 정서와는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정서적 고립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겪게 된다(이진화 외, 2010). 

교육의 질 및 영유아의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행동, 신념, 개인적 

특성 등 교사와 관련된 변인에 해 연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영유아보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교사 효능감이

* 교신저자: 임진섭(jslim719@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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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정은, 송다영(2010). 교사의 효능감은 영유아들의 발달과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의미한다(이점자, 

김형모 2012; 재인용 서미정, 이경님 2018).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책임감 자신감이 활발히 

강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교사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셀프리더십은 자기통제와 자율성으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실현을 주장하는 

리더십이다(Neck, Stewart, & Manz, 1995). 더불어 셀프리더십은 상 방에 한 인내와 애

정을 바탕으로 상 방의 의사를 경청하고, 정제된 언어를 통해 설득과 화를 하는 의사소

통과정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최연, 2002).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한 셀프리더십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한 연구로는 어린이집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개인적 교사효능

감과 일반적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민성혜, 김온기, 2012)가 발견되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높은 예비유아교사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처하는 것으로 보고 된 

연구(이진화, 2011)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과 보육효능감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이 보육교사의 정서적지지와 셀프리더십에 미치

는 영향에 하여 분석하고 정서적지지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적지지와 셀프리더십을 

구성하여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지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ﾠ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적지지와 셀프리더십이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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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서적지지는 셀프리더십과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정서적지지와 보육효능감은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셀프리더십은 보육효능감과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정서적지지는 셀프리더십을 통해서 보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정서적지지와 셀프리더십, 보육효능감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육시설의 설립유형

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및 보육시설에 한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174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설립유형

공립유치원 22 7.1

사립유치원 15 4.8

국공립유치원 21 6.8

민간 어린이집 160 51.6

직장어린이집 28 9.0

가정어린이집 62 20.0

기타 2 0.6

총 경력

1년 미만 15 4.8

1년 이상~3년 미만 54 17.4

3년 이상~5년 미만 74 23.9

5년 이상~10년 미만 98 31.6

10년 이상 66 21.3

현재 근무경력

1년 미만 92 29.7

1년 이상~3년 미만 119 38.4

3년 이상~5년 미만 60 19.4

5년 이상~10년 미만 30 9.7

10년 이상 9 2.9

교육수준

보육교사 교육원 33 10.6

2.3년제 대학 졸업 160 51.6

4년제 대학 졸업 93 30.0

대학원 이상 18 5.8

기타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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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 특성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변

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정서적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99점(SD=.55)으로 나

타났다. 종속변수인 보육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7(SD=.42)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 5점 만점에 평균 3.78점(SD=.46)으로 분석되었다. West 외(1995)는 정규분포의 

기준을 |왜도| < 3, |첨도| < 8로 제시하고 있다. 

3.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지

지와 보육효능감은 r=.414(p<.001), 정서적지지와 셀프리더십은 r=.464(p<.001)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과 보육

효능감은 r=.69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평균 정서적지지 보육효능감 셀프리더십

정서적지지 1

보육효능감 .414*** 1

셀프리더십 .464*** .6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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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모형 검증결과

1) 확인적요인분석: 측정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인 정서적지지, 셀프리더십, 보육효능감이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적지지, 셀프리더십, 보육효능감에 한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

2=725.409, TLI=.908, CFI=.916, RMSEA=.064로 상당히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각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화계수가 .50이상을 

상회하여 적정수준의 설명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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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

서 측정모형 구성 시 각각의 잠재변수에 하여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사용하였다.

3)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각각의 잠재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확인하게 되면 

정서적지지와 셀프리더십, 보육효능감 사이의 영향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셀프리더십, 보육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서적 지지와 보육효능감 사이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셀프리더십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함께 근무하는 보육교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보육교사의 정서적 지지는 보육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인지하는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보육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보육교사 셀프리더십은 보육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보육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

설3인 ‘셀프리더십은 보육효능감과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넷째, 보육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보육효능감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근무하

는 보육교사들의 정서적 지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 적으로 셀프리더십을 제고하

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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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사회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과거보다 편리하며 풍요로워졌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갈등이 생겨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이슈로 기후변화와 국가 간 갈등, 디지털 가속화, 저출산 및 고령화를 언급하고 있다

(곽노필, 2022). 따라서 우리 사회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응하기 위한 교육에 한 관심과 기 는 높아지고 있다.

미래사회에 응하기 위해 개인은 민주시민으로서 서로 간에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을 길러야 하며(조현희 외, 2021),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나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교육부, 2021).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

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의 

4C를 제시하였고(세계경제포럼, 2016) 이는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표적인 자질과 일맥

상통한다(교육부, 2018). 

민주시민교육이란 유아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주체적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

하고 타인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교육부, 

2018)이자 유아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더 나아가 인

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활동이다(김숙자, 고정리, 2004). 지속

가능발전목표(Sustain Development Goals)에서도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 교신저자: 이현정(hyeon03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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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등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며 세계화 시 에서의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하고 있다(이창언, 2022).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

량과 자질을 기르는 것에서 나아가 평화, 인권, 성 평등,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의 사

회적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교육부, 2021). 

시민의식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내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해가는 유아기부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형

성해야 한다(양시내, 2014). 유아기 민주시민교육은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숙자, 고정리, 2004). 특

히,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가치를 지식적 측면에서 주입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유아들

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또래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 

해야한다(교육부, 2018).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유아들은 갈등이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경험하게 된다(김성천 외, 2020). 또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찾은 해결방안을 적용

해보며 주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심성보, 2011).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교육부,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

하게 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

아들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민주시민교육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전광역시의 S 유치원 만 5세 행복반에서 이루어졌

다. 연구자는 행복반의 놀이를 관찰하던 중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관찰하면서 생긴 유

아들 간의 갈등을 발견하였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궁금증

에 해 유아들이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아니

거든?”,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하고 이야기하며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유아들의 갈등 상황을 관찰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전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과 「학교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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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을 교육과정 안에 포함하여 참여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광역시교

육청, 2022).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전광역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

여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서 유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

천하며 학급 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자인 행복반 담임교사는 4년제 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4년 9개월의 경력으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

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행복반은 만 5세 유아 21명(남아 9명, 여아 11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평균 월령은 68.8개월이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만 5세 유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실행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담임교사이자 연구자가 담당하는 만 5세 학급에서 민주시

민교육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

구의 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일정 및 연구 절차 

단계 기간 내용

1단계 2021.05.17. ~ 2021.05.21.

∙만5세 행복반 유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 학급 내 유아의 의사소통·문제해결 양상 관찰 및 파악

  - 국가수준, 지역수준, 기관수준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 목표, 

내용, 방법 분석

  - 유아의 놀이와 흥미에 기초한 발현적 교육과정으로서 민주시민

교육 운영 방안 검토

2단계 2021.05.24. ~ 2021.06.25.

∙민주시민교육의 1차 실행 

  - 학급 공동체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기

  - 대화와 토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3단계 2021.06.28. ~ 2021.07.16.
∙ 1차 실행 평가 및 2차 실행방안 모색

  - 학급공동체 범위를 보다 확대해서 민주시민교육 지원하기

4단계 2021.09.16. ~ 2021.10.22.

∙민주시민교육의 2차 실행 

  - 타인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기

  - 모든 사람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기

5단계 2021.10.25. ~ 2021.10.29. ∙ 2차 실행평가 및 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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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는 관찰, 놀이기록, 연구자 저널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찰을 위해 실행의 과정에서 유아들의 화나 활동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였고, 동영상의 내용은 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당일

에 전사하였다. 또한 의미 있는 장면이나 유아들의 활동 결과물은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은 놀이기록에 함께 기록하였고, 연구 기간 동안 연구

자의 반성적 사고를 저널로 기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방향·단정적 말하기에서 의견을 듣는 쌍방향 대화로 

행복반 유아들은 실행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너는 그것도 모르냐?”, “바보야”라고 말하는 등 무시하거나 비

난하는 모습도 보였다. 실행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를 통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

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문제에 해 학급 내 유아들이 모두 투표를 하였고, “옆 반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요”, “동생들도 투표하라고 할까요?”라고 말하는 등 여러 사람의 의견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이유’에 해 생각해보고 토의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어떤 곤충이 이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토의 결과를 기

록하고 이를 유아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왜 그 곤충이 이긴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을 경

험하게 되었다.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난하던 유아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의

견을 모으고 이유에 해 토의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유아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

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유아들은 관심사를 탐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듣고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가고 있었다. 

2. 혼자에서 타인과 함께 문제해결하기로

실행연구의 과정에서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나 궁금증을 해결하

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게 되었다. 장수풍뎅이 애벌레와 관

련된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의와 추론을 통해 질문에 

한 답을 찾기 위해 시도하고, 도서관의 구역을 나누어 책을 찾아서 함께 관련된 내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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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읽어보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또한,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

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해 답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곤충박사에게 물어봐요”, “곤충 박사는 에그박사지”, “곤충박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요”라고 

이야기 하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런 경

험이 계속되면서 유아들은 자신의 놀이와 생활 즉, 삶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조정하여 의사결정

에 이르는 실천적 지식을 형성해가게 되었다.

3. 별개의 것에서 지속적인 유대로

우리나라의 탈과 관련된 놀이를 하던 유아들은 “일본에도 하회탈이 있어요?”라는 궁금증

이 생기게 되었고 일본에도 하회탈이 있는지, 하회탈 말고 또 어떤 탈이 있는지 책과 인터

넷 검색을 통해 탐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연결고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

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로 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일본의 탈과 우리나라의 

탈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미세먼지가 있어요?”, “일본에도 00이 있어?”, “중국에

도 있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유아들의 이러한 궁금증에 해 탐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나만의,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유 감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구성

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치컵 사용하기, 빈 교실이나 화장실 

불 끄기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만 5세 유아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유아

들은 일방향·단정적 말하기에서 의견을 듣는 쌍방향 화로, 혼자에서 타인과 함께 문제 

해결하기로, 별개의 것에서 지속적인 유 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토 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민

주시민교육을 통한 유아의 변화는 교사가 지원하는 실천적‧참여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가능

하였으므로 교육과정과 배움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교수역량을 위한 다양

한 실행연구의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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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엔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7개의 정책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등에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환경부, 2018). 최근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많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코

로나 19로 인해 플라스틱 등 포장재 폐기물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1인당 생활폐기물 발

생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도에 비해 해양쓰레기 총량이 증가하여 수질이 나

빠졌고, 산림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고 태도와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최윤지, 2021). 유아기는 생애교육의 시작 단계

로 삶의 이해, 가치, 실행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다(신은수, 박은혜, 2012; UNESCO, 2008). 유아교육과정은 2007

년부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유아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

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구성 방침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환경부(2014)는 국가수준의 

환경교육 기준을 제시하며 유아기에서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를 8개로 분류하고 생활 속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 참여를 권장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에 한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 환경교

* 교신저자: 한희경(hany02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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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위한 수업 계획, 실행, 평가 능력 등이 요구되며 이에 한 준비는 교원양성과정에서

부터 필요하다(지옥정, 조부경, 서윤희, 2016).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PBL 수업을 실행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그 경험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충북권 소재 4년제 학 유아교육학과 2학년 학생 24명으로 2021학년도 2

학기에 PBL을 적용한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업을 수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수업을 수강하기 전까지 유아교육론, 영유아발달,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문학, 미술, 건

강, 언어, 음악, 다문화교육 등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였고, PBL을 적용한 수업 경험은 없

었다. 본 수업은 총 15주 중 중간평가를 제외한 14주 동안 PBL과 이론 수업이 병행되었으

며, 연구참여자는 다음 표 1의 문제(problem)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 1> 문제(problem)

문제(problem)

K 대학교 유아교육학과와 J 유치원은 “유아 대상 환경교육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산학협

력을 체결하였다. 원장은 유아교육학과에 환경교육을 위한 PPT 동화 자료 제작을 의뢰하였고,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지도안에 대해 교사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장은 PPT 동화를 들려준 후, 연계된 

놀이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자료 제공 시 다음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유아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둘째, 분실 및 파손의 경우 현장에서 대체 가능할 것

셋째, 보관 및 관리 방법이 쉬울 것

2. 자료수집

1) 성찰저널 

연구참여자들은 PBL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10회의 성찰저널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

출하였다. 저널 양식은 따로 없이 e-campus 과제 게시판에 바로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A4

용지로 약 92쪽 분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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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면담 

연구자는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수업 전반에 한 평가를 위하여 집단면담을 하였다. 집

단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토 로, 조마다 30분 내외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면담 직후 전사한 자료는 A4용

지로 약 10쪽 분량이었다.

3) PBL 활동 결과물

연구참여자들은 PBL 활동 결과물로 활동보고서, PBL 과정 발표 자료, PPT 동화, 수업계

획안, 동료 및 자기평가지 등을 제출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지는 않

았으나, 예비유아교사의 학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주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환경교육 역

량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어를 기록하고 통합하며 재배열하였다(Miles 

& Huberman, 1984). 인용된 사례와 해석은 연구참여자에게 공개하여 구성원에 의한 타당

성 검증(김영천, 2016)을 받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문장은 전체 의미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수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환경교육의 개념 및 내용범주 이해

예비유아교사들은 PBL 문제를 확인하자마자 ‘환경교육이란 무엇인가’에 해 고민하였

다. PBL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환경교육에 한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주제를 찾

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분 유아기부터 환경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견해였으나, 환

경교육의 내용범주와 수준을 설정하기 어려워하였다. 각 조는 해양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재활용, 환경기념일 등 주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

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흥미를 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개념에 한 단순 이해나 이벤트성 

활동은 지양했으며. 실생활에서 지속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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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교육 교수 효능감 증진

예비유아교사들은 PBL 학습 초기 유아를 상으로 환경교육이 가능한 것인가에 해 의

문을 품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

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참고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교과 영역의 활동과 놀이를 고안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직 2학년 

학생들이어서 교과 및 교수법에 한 이해가 더 필요했고 실제 유아를 경험한 적이 없어 

유아 수준에 해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환경전문가 특강과 유

아환경교육관 체험학습 등을 통해 교수 효능감이 증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환경교육 자료 개발 능력 증진

예비유아교사들은 PPT 동화를 직접 제작하며 환경교육 자료 개발 능력을 증진할 수 있

었다. 우선 실물로 출판된 동화책 중 환경교육에 적절한 동화를 선정하였다. 내용의 적절

성을 검토한 후 유아의 흥미, 발달 수준, 후속 활동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PPT 동화의 특성에 맞게 강조할 부분과 적절한 효과 등에 해 고민하였다. 예비유아교사

들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내내 유아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유의미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한 조는 환경기념일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동화책을 찾고자 

했으나 기존 동화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직접 창작하기도 하였다.

4. 환경 감수성 증진

예비유아교사들은 PBL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동료들과 토의토론 하며 환경교

육 관련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환경에 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며 환경 감수성을 증진

하였다. 한 예비유아교사는 조원들과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에 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이미 본인이 실천해 오고 있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

며 지속적 실천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환경교육관의 교실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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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업에서 PBL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환경교육 활동을 계획

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

며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유아환경교육의 개념 및 내용범주를 이

해하고 환경교육 교수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었다. PBL 문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계마다 심도 있게 고민함으로써 환경교육 자료 개발 능력과 환경감수성이 증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교육을 받은 초등 예비교사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연구(문수란, 이석희, 2021)와 일부 일치한다. 더욱이, 본 연

구의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환경교육의 목표를 수립할 때 환경보전에 한 지식과 태도 

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하

였다. 이는 유아 환경교육에서 환경문제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허정무, 

박현진, 2016)을 실제로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은 환경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환경교육을 실행

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제지원, 정수진, 2021).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이론수업, 전문가 특강, 환경교육관 체험학습 등의 경험에 PBL을 통한 성

찰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스스로 환경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자료를 개발하며, 교수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인식 및 교수 방법에 한 교사교육이 필요

하고, 실천 가능한 교수-학습방법이 요구된다는 주장(최윤지, 2021)을 뒷받침하는 사례이

다. 즉, 현장에서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환경교

육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양한 지역의 교원양

성과정에서 예비교사를 상으로 한 환경교육 및 연구가 실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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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어린이집 공공성 인식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유형의 조절효과*

A study on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parents’ perception of publicness on childcare 
center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 of childcare cent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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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사회를 

비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아동의 발달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가족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도모

하는 것을 보육의 공공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백선희, 2011). 

보육 공공성에 한 연구 중 양미선(2014)의 연구와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

연구소, 2012)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설립 주체가 달라 운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집 유형에 따라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동기 부여나 노력, 지원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공공성에 한 인식 연구는 정혜원(2021), 문지영(2019), 김상숙(2017) 등이 있으며 이 

중 부모를 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정혜원(2021)과 김상숙(2017)의 연구가 있다. 김상숙

(2017)의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공공형 어린이집만을 상으로 공공성 인식과 보육서비스에 

해 알아보았고, 정혜원(2021)의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을 상으로 공공성 인식과 보육서

비스의 만족도에 해 알아보았으나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지자체에 따라 

 * 본 연구는 2021년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방안연구”의 결과 

일부를 수정보완함

** 교신저자: 조인경(ikcho@d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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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한 지원이 다른 현 체제에서 전지역을 중심으로 부모들의 공공성 인식과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은 전지역 보육 공공성 강화에 

한 부모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보육 정책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육 유형별 부모의 공공성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어떠한가? 

2. 공공보육 유형별 부모의 공공성에 한 인식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 참여자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 전광역시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방안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 전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 200명(어머니 189명, 

아버지 11명)을 상으로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표본은 부모협

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시 어린이집 유형별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 및 비례할당으로 표

집하였다. 공공보육시설(국공립, 직장, 법인) 111개소와 공공보육시설 외(민간, 가정) 89개

소를 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의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평균비교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절적 영향은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robust조

건으로 하여 강건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은 STATA16.0을 활용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인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독립변수인 공공성에 한 인식 문항은 1~4점 척도

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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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내 용 문항수 신뢰도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이 부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의 만족도 9 .89

공익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육 목표 달성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묻는 내용
4 .76

안전성 안전 및 학대, 급식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서의 주요 안전 관련 내용 6 .89

전문성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 관련 내용 4 .89

개방성 어린이집이 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노력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항 11 .95

투명성 어린이집 예산의 투명한 사용에 관한 내용 1

<표 1> 공공성에 대한 인식 문항 

조절변수인 어린이집 유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공공보육어린이집 분류를 기준

으로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21.04.08.). 이에 공공보육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였으며, 공공보육외 어린이집에는 그 외의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공공성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주요변수의 평균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어린이집 이

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9점이었으며 공공보육시설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관련 세부 지표에서는 상 적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이 낮았다. 유형별는 공익성과 

전문성이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모두 공공보육시설이 더욱 높았다. 

M(SD)
전체(N =200) 공공보육시설(n = 89) 공공보육시설외(n = 111) t

부모의 만족도 3.09(.45) 3.19(.05) 3.01(.04) -2.78**

공공성

공익성 3.04(.50) 3.13(.05) 2.97(.05) -2.29*

안전성 3.41(.47) 3.46(.05) 3.36(.05) -1.46

전문성 3.14(.48) 3.22(.05) 3.07(.05) -2.41*

개방성 2.96(.55) 3.02(.06) 3.02(.06) -1.45

투명성 2.85(.64) 2.92(.07) 2.78(.0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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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주요변수의 평균 및 어린이집 유형별 평균차이(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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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수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vif를 확인한 결과 1.05~1.97의 범위로 문제가 없었다. 우선, 공공성이 부모의 보육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75%의 설명력을 가졌다. 구체

적으로 공익성과 안전성, 개방성이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

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모형1 β(SE) 모형2 β(SE)

독립변수 공공성

공익성 .48(.05)*** .48(.07)***

안전성 .04(.05) .03(.05)

전문성 .26(.07)*** .20(.10)+

개방성 .16(.06)* .22(.07)**

투명성 .06(.04) -.00(.06)

조절변수 어린이집유형(a) .04(.04) -.62(.32)+

상호작용

효과

공익성 x (a) -.07(.10)

안전성 x (a) .29(.10)

전문성 x (a) .73(.14)

개방성 x (a) -.64(.11)+

투명성 x (a) .37(.08)

상수 .20(.21) .38(.27)

R2 .75 .76

F(df1, df2) 26.41***(20, 179) 28.37***(25, 174)

+p<.10, *p<.05, **p<.01, ***p<.001

<표 3> 공공성이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어린이집 유형의 조절효과 

모형2는 어린이집 유형의 조절효과를 투입한 것으로 모형이 유의하였으며 76%로 나타

나 조절효과의 모형은 적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보육시설 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는 개

방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첫째, 부모의 공공성 인식 중 개방성과 투명성은 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한 불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

로 어린이집의 철저한 회계운영관리, 예결산 공개, 지자체의 지도 감독 강화 등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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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보육시설 외 집단이 모든 항목(부모의 만족도, 공공성 구성요소)에서 낮은 점

수를 보였으며, 이러한 이유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업무환경이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

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공적 투자를 확 해 공공보

육시설 외의 보육시설도 질적 수준을 높여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공익성과 전문성에서 공공보육시설과 그 외 시설에

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문성 부분에서 공공보육시설의 부모들이 교사의 전문성

에 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교육계획 하에 어린이집 자체교육이나 

외부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연수 기회를 확 하여 역량계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의 공공성에 한 인식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개방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모와 기관, 지역사회의 의

견을 나누는 공식적인 통로로 발전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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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예비교사가 어린이집 현

장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경험하고 양성기관에서 학습한 이론과 지식을 실제에 적용하며 

보육교사로서 겸비해야 할 지식과 기술, 태도를 배우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한국보육진

흥원, 2017b). 이에 국가는 질 높은 어린이집에서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보육교사를 양성

하도록 보육실습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윤지선, 2019). 

보육실습은 오래전부터 예비교사의 양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지영, 

2000; 라은미, 2011; 윤희경, 최경애, 조유나 외, 2016). 그러나 상 적으로 보육실습 운영 

및 실습지도에 한 관심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송지은, 2020; 이진실, 2020). 따라서 보육

실습이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방안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

해서는 현장의 실습 운영에 한 더 많은 관심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의 보육

실습 구성원의 역할수행에 한 관심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는 어린이집 규모와 유

형에 따라 별도의 실습 업무를 수행하는 원감, 주임 등의 보육실습 담당자가 있다(김은지, 

2019; 박진재, 2016; 최은지, 소진희, 김영미, 2021; 황혜영, 2018). 그러나 보육실습 담당자

들에 한 인식이나 명확한 역할 규명이 없어 현장의 실습 담당자들은 원장의 역할을 기

 * 본 논문은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이순배(prjo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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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역할을 이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 다수의 국외 연구(Andrusak, 2019; Gibson et al., 2018; Lees & Kennedy, 2017; 

Matengu et al., 2020)에서는 학과 실습기관을 연계하고 실습을 담당하는 인력의 역할이 

분명할 때 실습의 효율성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드러

내거나 역할수행을 알아본 국내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유치원에서의 교육실습 기획 업

무가 원감의 중요한 지도적 역할임을 밝힌 박양인(1999)의 연구가 있으나 실습의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어린이집의 맥락이 아닌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보육실습 담당자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 어린이집 보육실습 담당자의 보육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실행

하고, 실행과정에 참여한 보육실습 담당자와 지도교사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

한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보육실습 담당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양

질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질 높은 보육실습 운영을 실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A 어린이집 보육실습 담당자의 보육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2.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육실습 담당자와 지도교사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A 어린이집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연구참여자는 보육실습 담당자인 연구자와 지도교사 11명이다. A 어린

이집 원감으로 실습 운영을 담당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역할수행에 문제를 인식하고, 실습 

담당자의 실습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도교사들은 예비교사에게 

다양한 교사의 역할을 보여주고 경험을 제공하며 실습을 지도했다. 다양한 연령, 학력, 경

력을 갖춘 11명의 지도교사들은 개별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실습 담당자의 역할에 따른 실습 운영의 개선방안을 실행하며, 

실습 담당자와 지도교사의 변화를 탐구하고자 Mills(2005)의 변증법적 나선형 실행연구

(action research)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문제인식, 개선방안 모색, 1차 실행, 2차 실행, 

종합평가 및 결과보고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실습 담당자의 역할수행 개선을 초점

영역으로 정하고, 관리자와 지원자로서 역할수행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초점을 좁혔

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며 실행방안을 반복적으로 계획, 실행, 평가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저널, 면담, 관찰, 보육실습 자료 및 결과물을 수집하여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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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육실습 담당자의 보육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A 어린이집 보육실습 담당자의 보육실습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1차, 2차 실행을 실시했다. 1차 실행에서 보육실습 담당자는 

체계화된 관리자의 역할과 강화된 지원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체계화

된 관리자의 역할수행 방안으로 실습 운영체제 정비를 통한 행정적 관리의 역할을 수행했

으며, 지도교사 특성 파악을 통한 인적 관리의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관

리자로서 실습 운영체제를 점검하고, 운영지침을 점검하였으며, 서식을 정비하고, 예비교

사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보육실습평가회를 운영했다. 또한 인적 관리의 역할수행으로 지도

교사의 경력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예비교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도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둘째, 강화된 지원자의 역할수행 방안으로 지도교사의 지도 경

험 파악을 통한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고, 보육교사로서 역량 강화 및 교사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율적인 정비 체계의 마련이 미흡했

고, 다수 지도교사를 상으로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지도

교사로서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전문적 지원의 역할수행이 미흡했고, 동료교사와의 교

류 및 상호지원 활성화가 미흡했다.

이러한 1차 실행 및 실행에 한 평가를 근거로 2차 실행에서 보육실습 담당자는 확

된 관리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첫째, 확 된 관리자의 역할수행 방안으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운영체제 보완을 통해 관리 역할을 수행했고, 다수 상 보육실습의 체계적

인 환경을 마련하여 인적 관리의 역할을 수행했다. 실습 운영 자료를 보강하고, 실습 담당

자와 지도교사와의 소통 방식을 체계화했으며, 보육실습평가회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둘째, 확 된 지원자의 역할수행 방안으로 다수의 지도교사에게 정서적 지원의 역할수행을 

지속했고,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역할수행을 확 했으며, 교사공동체 

형성을 통한 전문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다수 지도교사의 경험 파악을 통한 정서

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사전교육을 활용하여 지도교사와 예비교사의 관계 형성을 

지원했다. 지도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실습지도, 일일보

육운영 관찰을 통한 실습지도를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교사공동체 형성을 지원해 확 된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통해 담당자의 관리자 역할수행이 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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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습 담당자와 지도교사 간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전문적 지원을 활성화한 것에 의의

가 있다. 

2. 보육실습 담당자와 지도교사의 변화

본 연구는 A 어린이집 보육실습 담당자의 역할에 따른 보육실습 운영의 개선방안을 실

행하며,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육실습 담당자와 지도교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

육실습 담당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실습 담당자는 보육실습의 관리자로서 

보육실습 운영의 체계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보육실습의 지원자로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담당자로서 반성적 성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보육실습 담당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담당자로서 자신의 역할수행이 보육실습 운영 및 보육실습 지

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을 깨닫고 관리자와 지원자의 역할수행을 실천하게 되었다. 또 

지도교사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개별 지도교사에 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역

할수행 과정을 통해 보육실습 담당자는 보육실습 운영에 한 반성적 성찰을 지속하며 보

육실습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더 나은 담당자가 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교사는 보육실습지도

의 전문성을 발달시켰고, 함께 성장하는 교사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도교사는 보육실습 담당자의 관리와 지원적 역할수행을 통해 지도교사로서 전문성을 발

달시켰다. 그리고 지도교사는 예비교사, 보육실습 담당자, 동료교사의 교사공동체 내에서 

함께 성장하는 실습지도를 경험하며 교사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예비교사, 실습 담당자와 동료교사와 보육실습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A 어린이집 보육실습 담당자의 보육실습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실행에 

연구목적을 두고, 실습 담당자의 역할에 따른 개선방안을 실행하였다. 실행과정에서 나타

난 보육실습 담당자와 지도교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실습 담당자는 보육실습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와 지원자의 보육실습 

담당자 역할을 토 로 실행방안을 실시했다. 1차 실행에서 보육실습 담당자는 체계화된 관

리자의 역할과 강화된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체계화된 관리자로서 보육실습 운영체

제 정비를 통한 행정적 관리 역할을 수행했고, 지도교사 특성 파악을 통한 인적 관리의 역

할을 수행했다. 이는 박진재(2016), 이연규 외(2019), 황인애(2018)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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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보육실습 운영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 강화된 지원자

로서 지도교사의 실습지도 경험 파악을 통한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고, 보육교사로

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및 교사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개별 경험을 근거로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선행연구(라은미, 2011; 오혜숙, 

2020; 진은영, 이경화, 202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실습 담당자의 역할수행을 

통해 실습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체계화된 관리자의 역할수행이 가능했다. 또 개별적 정서

지원과 전문성 향상 및 교사교육 등 다양한 전문적 지원의 역할로 지도교사의 실습의 어

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발달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 

1차 실행의 평가를 기초로 2차 실행에서 보육실습 담당자는 확 된 관리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먼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운영체제의 보완을 통해 행정적 관리 역할

을 수행했고, 다수 상 보육실습의 체계적인 환경 마련을 통한 인적 관리의 역할을 수행

했다. 이는 관련 법령 또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실습 운영을 모색한 연구(박진재, 2016; 

최은지 외, 2021; 최혜영, 2016)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다수 지도교사에게 정서적 지원의 

역할수행을 지속하였고, 지도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 역할수행을 확 했

으며, 교사공동체 형성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실습지도 내용을 

고려해 교사 지원을 강조한 연구(김정신, 송경애, 2010; 이경선, 2018) 및 교사 공동체를 

통해 협력적 실습지도를 실시한 연구(박수경, 윤미숙, 2019; 이진실, 2020)와 유사한 맥락

이다. 이러한 실습 담당자의 역할수행을 통해 관리자 역할수행이 확 하고, 실습 담당자와 

지도교사 간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전문적 지원을 활성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보

육실습 담당자의 관리자와 지원자로서 역할수행 방안은 실습 운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보육실습 담당자의 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과정에서 보육실습 담당자와 지도

교사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보육실습 담당자는 관리자로서 실습 운영의 체계

성을 확립했고, 실습 지원자로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실습 담당자로서 반성적 성찰

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국외 연구에서 실습 담당 인력이 실습 관리와 지원의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Andrusak, 2019; Lees & Kennedy, 2017; Matengu et 

al., 2020). 이에 보육실습 담당자로서 관리, 지원적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반성적 사고를 실천하여 현장의 보육실습 운영 개선을 시도한 것에 의

의가 있다. 지도교사는 담당자의 관리와 지원적 역할수행을 통해 지도교사로서 전문성을 

발달시켰고, 예비교사, 담당자, 동료교사로 구성된 교사공동체 내에서 함께 성장하는 실습

지도를 경험하며 교사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는 실습지도를 통해 지도교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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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발달되고(한국보육진흥원, 2017b; 황인애, 2018; 황혜영, 2018), 지도교사의 전문성이 

높을 때 역할수행이 강화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최보나, 2020). 또 Lees와 Kennedy(2017), 

Matengu 외(2020)의 연구에서 구성원 간 상호호혜적 관계를 보여준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지도교사의 변화를 통해 실습의 가치를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보육실습 운영에서 보육실습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관리자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실행함으로써 보육실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

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현장의 보육실습 운영에 있어 보육실습 담당자의 역할

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질 높은 보육실습 운영을 실천하

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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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1

공립유치원의 원격수업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Operation status and teachers' perceptions on distance learning  in public kindergarten 

곽유리(인천구월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최일선(경인교육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공립유치원의 원격수업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

후 유치원 원격수업의 효율적 운영과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교사 200명을 상으로 2021년 3월 5일부

터 3월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총 문항 수는 40개로 일반적 배경(5문

항), 원격수업 운영 실태(15문항), 원격수업에 한 교사의 인식(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배경 변인별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χ2, Fisher’s Exact 검정, 독립표본 t검증, ANOVA 및 Scheffe 사후분석을 시행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원격수업은 ‘동영상 등 콘텐츠 및 실물놀이

자료 유무’를 고려하여 ‘놀이꾸러미’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주로 활용한 자료는 

‘EBS 방송콘텐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공 자료’와 같이 공공콘텐츠가 가장 많았으

며,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가정과 소통하며 유아 놀이 지원이 이루어졌다. 둘째, 유치원 

원격수업 지원에 한 만족도는 낮았으며, 교사들은 등원수업보다 많이 소요되는 원격수업 

준비 시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원격수업 확 의 필요성에 한 인식

은 낮았으며, ‘원격수업 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원에 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 본 논문은 2021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최일선(kidis@gi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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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2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and teachers’ job satisfaction on childcare 
practice for respect of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박희숙(강남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남혜진(예강어린이집 원장)**

현 사회에 이르러 아동권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의 부정적 훈육 행

동으로 인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한 교육적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직무만족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영

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에 재직 중인 영유아교사 201명을 상으로 권정해와 김판희(2014)

가 개발한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감성리더십 척도와 박미선(2000)이 개발하고 정훈희(2004)

가 수정한 교사의 직무만족도 척도, 김진숙(2009)이 개발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 척도

를 활용하여 자료수집하고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은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

사의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원장의 감성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둘째,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원장의 감성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사회적 인식능력과 교사의 직무

만족도의 구성요인 중 근무환경과 직무자체에 한 신념,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을 위해서 원

장의 감성리더십 역량 개발과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안

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본 논문은 2021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남혜진(jxnare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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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3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교사 교환관계 및 원장의 

갈등관리 전략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or-teacher exchange and the director’s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erceived by daycare center teachers

오선영(꿈을담은어린이집 원장)**

조운주(한국교통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교사들이 인식한 원장-교사 교환관계 및 원장의 갈등관리전

략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

째,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교사 교환관계, 원장 갈등관리전략, 조직효과성의 경향성

은 어떠한가?, 둘째,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교사와의 교환관계 및 원장 갈등관리전

략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의 상은 충북의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교사 344명이

다. 연구도구로 원장-교사 교환관계는 Leader–Member Exchange Scale(Dienesch & Liden, 

1986), 원장의 갈등관리 전략은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Ⅱ(Rahim, 1983), 조직효

과성은 송영호(20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

고,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희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관유형에 따라서 직장·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교사 

교환관계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고, 원장-교사 교환관계의 하위요인인 유

감·존경, 충성심·공헌에서도 직장·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력에 따른 원장-교사 교환관계에 한 인식은 

경력 만 9년 이상인 교사가 만3-6년 미만인 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하였다. 어린이

집 조직효과성에 한 교사의 인식은 직장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오선영(osy223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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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사경력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인식은 경력 만 3년 미만이거나 

9년 이상의 교사가 경력 만 3-6년인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조직효과성에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교사 교환관계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장-교사 교환관계 하위요인 중 충성·공헌(R2=53)이 조직효과성에 가장 중

요한 요인이었고, 유 감·존경(R2=2)도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조

직효과성에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의 갈등관리전략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갈등관리전략의 하위요인 중 조정·타협(R2=49)이 조직효과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교사 교환관계와 원장의 갈등관리전략 중 어떤 

것이 조직효과성에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원장-교사의 교환관계 중 충성심·공헌 요인이 어린이집의 조직효과성을 가장 많

이 설명하는 요인이었다(R2=53). 그다음이 원장의 갈등관리전략 중 조정·타협(R2=4) 요인

이었다. 즉, 원장의 갈등관리 전략보다 원장-교사의 교환관계가 조직효과성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치고, 특히 원장-교사의 교환관계에서 갖게 되는 교사의 충성심·공헌이 어린이집의 

조직효과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할 때, 어린이집의 조

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장은 운영 주체로서 교사들과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교

사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등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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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4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 및 정서지능이 만 1세반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eachers' childcare in respect of child's rights an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emotion regulation of toddlers 

이정규(건국 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유주연(한국방송통신 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영아기 자신에 한 이해와 주변에 한 관심을 기초로 하여 인간에 한 존엄성과 타

인에 한 존중을 배울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사이며(강병재, 김진숙, 2014), 교사가 영아의 권리를 최 한 존중해 주었을 때 

영아 또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에 따른 책임까지도 이행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김진숙, 서영숙, 2012; 보건복지부, 2016). 또한, 교

사의 정서지능에 한 이해는 영아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촉진하여(이경례, 2016) 영아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 정서지능,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양상 및 관계를 파악하

고,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 및 정서지능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B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만 1세반 224학급의 담임교사 224명과 그 

학급에 속한 영아 224명을 연구 상으로 하였다.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김진숙(2009)이 우리나라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도구를 문

명란(2016)이 영아반 교사를 상으로 수정ㆍ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교사의 정서지

능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용린(1999)이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감정이입이라는 영역을 부각시켜 개발한 성인용 정서지능 진단 검사 도구를 사

용하였다.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주영(2011)이 양옥승(2006)의 연구

를 토 로 개발한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유주연(jooyeonr@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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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서지능 및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 정서지능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 교사의 

정서지능 및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간 정적상관관계가 있으나 하위 요인에서는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 정서지능은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의 안정적인 생활과 

전인적인 발달에 지속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능력이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실행과 정서지능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영아권리존중 보육

실행과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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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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진(경인교육대학교) 김선영(배재대학교)
유슬기(중부대학교) 한아름(공주대학교)



연 수 이 수 증

                              성 명 :

                                   소 속 :

위의 사람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주최한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주제 : 뉴패러다임 시대,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유아와 인공지능

      ◦ 일 시 : 2022년 5월 27일(금), 13:30 ~ 18:00

      ◦ 장 소 : 온라인(Zoom) 학술대회(경인교육대학교)

      ◦ 주 최 : 한국육아지원학회

2022년  5월 27일

한국육아지원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