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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아름다운 오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뉴패러다임 시대, 유

아교육의 미래 통찰 :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통한 유아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대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급격한 교육 체계의 지형 변화를 초래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새

로운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관점을 반영한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뉴노멀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공존, 상생, 상호 이해, 성찰 등의 키워드

가 강조되면서, 미래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고유한 가치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현장에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장한업 교수님을 모시고 상호문화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기조 강

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수정 교수님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실천 가능성으로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에 대하여, 

그리고 현장에서의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돕기 위하여 김미선 선생님은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를 주제강

연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뉴노멀의 단초가 될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담론의 장이 마련되어 유

아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미래 유아교육의 교육생태계 방향과 실천과제를 함께 통찰

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

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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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유주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9:20~09:30 개회사 

최일선(한국육아지원학회장,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9:30~10:30 기조강연-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

장한업(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다문화연구소장)

10:30~10:40 정기총회 

10:40~11:50 포스터 및 구두 논문발표 

11:50~12:00 휴식

12:00~12:40 주제강연 Ⅰ-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위수정(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교수) 

12:40~13:10 
주제강연 Ⅱ-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 
김미선(전 아이코리아부속새세대유치원 교사) 

13:10~13:20 종합토론 

김혜경(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3:20~ 우수논문 시상 및 폐회 

￭ 강사 약력 

장 한 업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상호문화(석박사)협동과정 주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 
법무부 사회통합자문회의 위원 
前)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교환교수 

위 수 정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교수 
한국보육지원학회 편집위원 
한국유아교육학회 편집위원 
前) Purdue University Northwest, Department of Behavioral Sciences 부교수 
前)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방문교수 

김 미 선 

前) 아이코리아부속새세대유치원 교사



시간 

제1분과 
사회: 김언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2분과
사회: 장정윤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3분과
사회: 이지영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4분과 
사회: 박신영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5분과 
사회: 장현진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10:40~ 

11:00 

공정한 학급에 대한
유아의 생각 

안예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엄정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타인의 설명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발달: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기억,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 

김은주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정지인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 분석: 

2023년도 교사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이성희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라지숙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놀이 분석 

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방은정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강사) 

하민경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민정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에 대한 교사의 

경험 탐색 

이선미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교사) 

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00~ 

11:20 

보육실습 전·후에 따른 
예비보육교사의 

영아반교사 이미지에 
관한 메타포 분석 

유지혜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유아의 생각 

김민진
(곡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 
고찰: 영유아 권리를 

중심으로 

홍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 개발 

곽진이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분석 

신원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기독교유아교육전공) 

박사) 

11:20~ 

11:40 

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 

안예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성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박진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K직장어린이집의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김지현
(국회제2어린이집 원장) 

예비유아교사의 자원 
분배 행동 양상 및 이유 

신샘이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안혜정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지정특강 
건강한 연구를 위한 

실천적 노력 

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40~ 

11:50 
질 의 응 답 및 토 론 

▣ 구두 논문발표 및 지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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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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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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화면에서 대기합니다.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입장이 허용됩니다. 

마. 오디오 참가 대화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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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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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상자가 뜰 경우 ‘인터넷 전화’를 선택해야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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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기조강연  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 16

장한업(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다문화연구소장)

❙주제강연 1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30

위수정(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교수)

❙주제강연 2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 53

김미선(전 아이코리아부속새세대유치원 교사)

❙구두 논문발표 및 지정특강

>>> 구두 논문발표 1분과

    • 공정한 학급에 대한 유아의 생각 70

      안예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보육실습 전 ·후에 따른 예비보육교사의 영아반교사 이미지에 관한 메타포 분석 76

      유지혜(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 82

      안예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성주(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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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논문발표 2분과

    • 타인의 설명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발달: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기억,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 89

      김은주(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정지인(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유아의 생각 97

      김민진(곡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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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1분과 1

공정한 학급에 대한 유아의 생각 *

Young children’s thoughts about a fair class

안예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엄정애(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성은 혼자서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개인 간에, 그리고 학교, 회사, 국가와 같은 집단 내에서, 집단 

간에서 판단되는 특징이 있다(Gollwitzer & van Prooijen, 2016). 공정성을 명확하게 정의하

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정성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Sandel, 2010/2014), 상황이나 타

인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김명언, 1997; Skitka, Bauman & Mullen, 2016)으로 정의된 바 

있다. 공정성의 특징과 공정성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정성은 타인과의 관계

에서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은 집단의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가치이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박효민, 2021). 유아

가 공정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공동체는 바로 학급이다. 공정성이 타인과의 관

계에서 판단임을 고려하면, 유아 또한 학급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지속

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교사가 학급에서 일상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학급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가 공정한 학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학급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유아 공정성 분야의 연구들은 공정

성 중에서도 분배공정성에 초점이 있다(Shaw & Olson, 2012). 또한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

지만 유아가 공정성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Bentley, 2012), 이를 통해서는 유아에게 중요한 공동체인 학급에서의 공정성에 대해 유아

 * 본 논문은 202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yeseulcp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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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유아의 목소리를 통해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학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 집단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중요하

므로, 학급의 구성원인 유아와 교사가 공정한 학급을 조성하는 데 있어 어때야 한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가 생각하는 공

정한 학급이 무엇인지를 유아의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는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유아는 어떤 교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묘사, 해석하여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발견하

는 기본적 질적연구(Basic qualitative research, Merriam & Tisdell, 2016)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있는 한 대학 부속유치원의 네 학급에 재원 중인 유아 77명이

었다. 연령 별로는 만 4세 두 학급의 유아 35명, 만 5세 두 학급의 유아 42명이었고, 성별

로는 남아 36명, 여아 41명이었으며, 유아의 월령은 만 4세 학급 유아가 52~63개월, 만 5

세 학급 유아가 64~75개월이었다.

본 연구는 공정한 학급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유아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에 초

점이 있었으므로, 주된 자료수집방법으로 유아면담을 채택하였다. 유아면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급 내 공정성 관련 에피소드(안예슬, 2023)’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도

구로 사용하였다. 에피소드는 학급에서 유아가 공정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

황들을 토대로 하여, 상황에 대해 유아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추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

다. 유아에게 에피소드의 상황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들었으며 추가로 관

련 질문을 하여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학급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연구로써 연구도구가 연구 참여 학급에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과 전반을 참여관찰하였으며,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에피소드를 연구도구로 확

정하였다. 본연구 시에는 유아 소집단면담을 단계적으로 3회 실시하였다. 에피소드를 활용

하여 1, 2회차 소집단면담을 실시한 후, 개방적 질문으로 3회차 소집단면담을 하였다. 소집

단면담 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거나 친구의 말을 따라하는 경우와 같이 개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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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필요하다고 본 유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개별면담을 1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소집단 구

성은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평소 친 하거나 함께 놀이하는 유아들로, 한 집단 당 2~3명

으로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소집단면담 78회, 개별면담 32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Bogdan

과 Biklen(2015)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축소해나가며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연구자의 분석 

및 해석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한 최종코딩체계를 네 학급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있는 연구 참여 기관의 교사 1인, 유아교육전문가 1인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1.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유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

째,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유아들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학급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들에게 규칙은 절대

적이었기 때문에 유아들은 규칙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둘째, 유아들은 교사

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는 교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고 보았으며, 교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공정하기 때

문에 그것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유아들은 또래와 잘 지내는 것이 공

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유아들은 현재 자신의 학급이 공정하다

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친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래 

간 힘의 차이로 인해 경험했던 친구와의 부정적 사건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었

다. 유아에게 있어 또래와의 친 한 관계는 학급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유아

들은 서로 배려 및 존중함으로써 공정한 학급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아들은 

교사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잘못을 한 또래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과 

같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교사 및 또래에게 직접, 또는 교사의 도움을 받

아 또래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다 실천적인 것이었다.

2.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사

유아들은 대체로 교사는 공정하고 옳은 행동과 말을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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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유아들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교사를 

공정한 교사로 보았다.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교사는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고, 두 명의 노력 정도나 결과물이 다른 경우에도 교사는 두 유아 모두를 동등

하게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유아들은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교사를 공정한 

교사로 생각하였다. 유아들은 놀잇감을 나누어야 하거나, 또래갈등이 발생하여 스스로 해

결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을 때와 같이 학급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

을 때 교사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유아들의 입장에서 교사가 해결해주기를 바

라는 일들은 또래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셋째, 유아들은 나를 존중해주는 교사를 공정한 

교사로 인식하였다. 유아들은 교사가 자신이 학급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하였으며, 자신 또는 친구의 입장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유아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교사를 공정한 

교사로 보았다. 유아들은 교사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만큼 교사의 말을 중요하게 생

각하였고, 교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상황에 따라 약속을 

변경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달라진 경우에 있어, 유아들은 이를 불공정했던 상황으로 떠올

리고 있었다. 유아들이 교사의 권위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유아들은 교사가 일관

된 말과 행동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공정한 학

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아들은 규칙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

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사는 학급 규칙을 만들 때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유아에게 교사는 절대적이고 권위 있는 존재인 것이 드러났으므로, 교사는 자신

의 권위를 인식하고 교사가 가진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아들이 

공정한 학급에 있어 또래와의 친 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사는 유아의 

또래갈등 시 이를 민주적으로 중재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은 공

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교사

는 유아가 학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사는 동등한 

대우를 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교사였다. 유아들은 교사

를 대체로 늘 공정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교사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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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유아들에게 공정한 교사는 공정한 대우를 실천하는 교사였다. 유

아들은 동등한 대우를 통해 평등을 실천하면서, 각 유아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 도움을 주

는 배려를 실천하는 교사를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들은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책무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드러나 의미가 있다. 이를 고려하

여 교사는 학급 운영 시 유아를 학급의 주체로 인식하여 유아의 참여를 격려하고 자신의 

권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는 교사의 권위를 매우 절대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으므로, 교사는 자신이 내리는 교육적 판단이 유아에게 그 자체로 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공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매사에 숙고해야 하며 학급의 일상이 유아가 공정성 발달을 해내갈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되고, 유아가 공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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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주도하는 다

양한 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만 0세~만 2세 영아 무상 보육 정책(보건복지부, 

2012)을 시작으로 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힘을 쏟고 있다. 영

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영아를 보육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반 교사는 일생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영아기에 긍정

적인 발달 및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영아반 교사의 전문화

된 기술과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서문희, 2013). 영아

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확고한 전문성 인식에 의한 직업만족감과 

높은 사명 의식이며,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전문성 인식은 영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서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홍영숙, 1997).

영아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 인식은 영아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인 중 

하나이며 이는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방향임을 시사한다(김주희, 황희숙, 

2019).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첫 단계는 예비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자각할 때 시작

 * 본 논문은 2022년도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youjihye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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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예비교사가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인식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예비교사들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

하고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에 맞는 보육실습을 이행한다.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교사

의 역할을 경험하고 교사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이춘

자, 2010). 그러므로 영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아반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인식하

고 영아반 교사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며, 예비교사의 신념과 가치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메타포 분석을 통해 ‘영

아반 교사’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영아반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예비교

사가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아반 교사 관련 교육 및 영아반 교사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에 두고 있다.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

래와 같다.

1.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전 영아반 교사 이미지는 어떠한가?

2.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후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전·충남 지역 소재 3년제, 4년제 대학(교)에서 보육 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메타포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보육실습 전·후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대한 변화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육실습 

전·후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변화양상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시작으

로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의 내용을 구체화 및 체계화하여,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

가 진행되었다. 메타포 설문지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은 영아반에서 보육

실습을 마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에 동의한 1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1차 메타포 설문지는 보육실습 경험을 하기 전 예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대해 작성하였고, 2차 메타포 설문지는 보육실습 경험을 한 후 예비교사가 인식

한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메타포 설문지 분석은 1, 2차 메타포 설문지

를 반복적으로 읽고 범주화하였으며 재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범주의 타당성을 위해 

지도교수로부터 자료를 검토 받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을 객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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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은 영아반에서 실습을 거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차에 작성한 메타포와 보육

실습 후 2차 메타포가 변화된 이유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범주의 

타당성을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1인으로부터 자료 검토 후 내용을 객관화하였다. 이후 자

료 해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 함께 읽어보았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전 영아반 교사 이미지

1) 인성적 특성 메타포

영아를 먹이고, 재우고, 돌보며, 위험으로부터 영아를 지키기 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 및 보호하는 존재로 영아반 교사를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 담긴 메타포 표현을 모아 

범주화하였으며 69%로 가장 높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2) 전문적 특성 메타포

영아반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다재다능하고 영아를 먹이고, 재우고, 돌

보며, 위험으로부터 영아를 지키기 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 및 보호하는 존재로 영

아반 교사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 담긴 메타포 표현을 모아 범주화하였으며 

46%로 두 번째로 높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3) 직업적 특성 메타포 

영아반 교사 직업의 특성적인 모습으로 영아 곁에 머물러 있으며 도움을 주고, 영아를 

위해 인내심과 희생 및 감정조절이 필요하고 쉼 없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직업으로 

영아반 교사를 인식하고 있는 관점이 담긴 메타포 표현을 모아 범주화하였으며 40%로 가

장 낮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2. 예비교사의 보육실습 후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변화양상

1) 보육실습 전·후 변화 없이 고정된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보육실습 전·후로 변화되지 않은 보존적 메타포는 보육실습 경험을 통해 이전에 가지

고 있던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관한 메타포가 더 확실해진 경우이며, 이 경우 보육실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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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영아반 교사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더 단단하게 성립하였다. 또한 보

육실습 전·후로 인성적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영아반 교사 이

미지는 전통적으로 영아를 사랑하고 따뜻한 양육자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보육실습 전·후 인성적 특성으로 변화된 교사 이미지

인성적 특성에서 전문가적 특성으로 변화양상이 가장 높았다. 보육실습 전에는 단순 돌

봄으로 영아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이미지에 멈춰 있었으나 보육실습을 겪으며 돌봄에 

대한 의미가 영아에게는 가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영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단순히 영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양육자의 영아반 교사 이미지로 인식하

는 것이 아닌 교육적이고 전문가적인 역할로 인식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보육실습 전·후 직업적 특성으로 변화된 교사 이미지

인성적 특성에서 직업적 특성으로 변한 경우 보육실습 경험을 통해 영아반 교사의 다양

한 역할을 인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반 교사는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

켜줄 뿐 아니라 영아를 교육하고 가르치며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영아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보육실습 전·후 직업적 특성에서 인성적 특성으로 변화된 교사 이미지

직업적 특성에서 인성적 특성으로의 변화로 영아와 함께 보내는 영아반 교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고 지도함에 따라 그만큼 인내와 책임이 따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예비교사가 보육실습 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아에 대한 인내와 존중이 보육실습

을 경험하면서 더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메타포 분석을 통해 ‘영

아반 보육교사’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보육실습 전·후 영아반 교사 이미지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나

타낸 것은 영아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호하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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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영아반 교사의 돌봄을 영아를 위한 교육적이고 전문가적인 행위로 인식할 수 있

도록 보육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 교육과 보육이 함께 공존하는 전문적인 돌봄

에 대한 시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예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거치며 영아반 교사 이미지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은 영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겪은 영아에 대한 이해도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를 실제 대

면해보고 실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보육실습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예비교사

들이 영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육실습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영아를 

보육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보육지식을 보육교사 양성기관과 보육실습 기관에서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육실습 전과 보육실습 후 가장 대비가 되어 나타난 영아반 교사의 이미지는 보수에 

비해 힘든 직업,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위상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영

아반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치와 지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영아반 교사

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가 차원에서의 영아반 교사의 전문성 인식 향상을 위한 행정·재정

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육실습 과정이 예비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예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영아반 교사 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심층적

으로 탐구해 보았다. 또한,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영아반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탐구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영아반 교사 관련 교육 및 영아반 교사의 전

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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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1분과 3

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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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Ⅰ. 서 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 유아기는 

자아존중감이 발달해가는 시기이며, 유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이후에도 지속되므로, 

유아기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Kostelink et al., 2002).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 양육의 토대가 되는 부모신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주로 유아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 대상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자아존중

감은 그 특성상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할 때 정확한데(Taforodi & Ho, 2006), 그동안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한 척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박성주, 이영선, 이승연, 2023).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

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어머니 및 아버지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Hurtig, 1991), 유아의 성별을 나누어 살펴본 시도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

도 유아기는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유아의 연령을 나누어 유아의 자아존

중감과 부모신념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

* 교신저자: tjdah4f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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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부모신념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부모신념과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3. 부모신념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의 3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는 유아 220명(여아 103명, 남아 117명)이었고, 부모는 404명(어

머니 208명, 아버지 196명)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수와 어머니, 아버지 수가 다른 것은 

연구대상 유아의 부모 중 설문지에 부모 모두 응답한 경우와 부모 중 한 명만 응답한 경

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부모신념 측정을 위해 안예슬, 이영선, 이승연(2022)이 개발한 ‘유아기 자녀 부모용 부모

신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의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서는 박성주 등(2023)이 개발한 ‘유아

용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2가지 하위요인의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3점 척도(0점, ‘보통이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아존중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 220명의 검사 결과와 응답이 완료된 부모 설문지 404개를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결과를 빈도분석하였고,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

아존중감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아를 연령에 따라 

구분할 경우 표본의 수가 적어 유의도 수준을 .10으로 설정하였다(성태제, 시기자, 2006). 

부모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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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

의 부모신념은 자녀 본성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이 가장 낮았

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

부모신념

(n=404)

어머니 아버지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평균 4.48 3.80 3.15 3.85 3.81 4.36 3.83 3.14 3.76 3.76

표준편차  .40  .52  .53  .43  .32  .42  .66  .62  .51  .51

유아의 

자아존중감

(n=220)

성별 연령별

가치 유능성 전체 가치 유능성 전체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평균 1.55 1.67 1.41 1.46 1.48 1.56 1.68 1.62 1.52 1.48 1.47 1.35 1.58 1.54 1.43

표준편차  .47  .34  .55  .44  .47  .35  .38  .38  .48  .47  .47  .56  .38  .38  .48

2. 부모신념과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모신념과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2, 표 3과 같다. 먼저 유아를 성별로 구분한 표 2를 살펴보

면, 남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신념과 부분적으로 유

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던 반면, 여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신념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을 구분한 표 3을 살펴보면, 만 3세와 만 5세의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어

머니, 아버지의 부모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 4세의 자아존

중감은 부모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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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부모신념

자아존중감

어머니(n=208) 아버지(n=196)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남아

(n=117)

가치 .17 .29** .07 .17 .25* .19* .09 .24* .23* .27**

유능성 .23* .31** -.02 .16 .25* .11 .08 .14 .09 .15

전체 .21* .33*** .02 .18 .27** .16 .10 .20* .17 .23*

여아

(n=103)

가치 .16 .03 .00 .01 .05 .15 .07 .07 .05 .14

유능성 .10 -.06 .01 .00 -.00 .04 -.05 .13 -.03 .05

전체 .15 -.03 .01 .00 -.02 .10 .01 .12 .01 .10

*ｐ < .05 , **ｐ < .01, ***ｐ < .001

<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부모신념

자아존중감

어머니 아버지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자녀 

본성

자녀 

발달

부모 

역할

자녀 양육 

시 목표 및 

가치

전체

만 3세
(n=65)

가치 .20 .23+ .04 .00 .15 .16 .01 .27* .18 .22+

유능성 .10 .19 .03 -.10 .09 -.02 -.18 .35** .08 .10

전체 .16 .23+ .04 -.06 .13 .07 -.11 .35** .14 .18

만 4세
(n=81)

가치 .00 .07 .02 .03 .04 .10 -.02 .06 -.05 .01

유능성 .05 .00 -.08 .01 -.03 .09 -.00 -.01 -.10 -.03

전체 .03 .04 -.04 .02 .00 .11 -.01 .02 -.09 -.01

만 5세
(n=74)

가치 .27* .25* .09 .22+ .28* .17 .18 .13 .21 .30*

유능성 .29* .24* .05 .28* .29* .08 .17 .04 .09 .18

전체 .30* .26* .07 .27* .31** .14 .20 .09 .16 .26*

+p <.10, *ｐ < .05 , **ｐ < .01

3. 부모신념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신념이 유아의 성별, 연령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

모신념 하위요인 중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하위요인들을 바탕으로 단계적 선택법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 표 5와 같다.

<표 4> 부모신념이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수정된R2 F DW VIF

가치
어머니 자녀 발달 .25 .08 .29 3.06** .08 9.36** 1.75 1.00

아버지 부모 역할 .18 .07 .25 2.63** .06 6.91** 1.56 1.00

유능성 어머니 자녀 발달 .31 .09 .31 3.30** .09 10.91** 1.83 1.00

자아존중감

전체

어머니 자녀 발달 .28 .08 .33  3.50*** .10 12.23** 1.76 1.00

아버지 부모 역할 .15 .07 .21 2.16* .04 4.66* 1.63 1.00 

*ｐ < .05 , **ｐ < .01, ***ｐ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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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F=9.36, p< .01)과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

(F=6.91, p< .01)은 남아의 가치를 각각 8%, 6% 설명하였고, 어머니의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F=10.91, p< .01)은 남아의 유능성을 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F=12.23, p< .01)과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F=4.66, p< .05)은 

남아의 자아존중감 전체를 각각 10%, 4%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 

발달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남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줄수록 남아의 가치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부모신념이 만 3세, 만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수정된R2 F DW VIF

만 3세

가치 아버지 부모 역할 .14 .07 .27 2.11* .06 4.46* 2.08 1.00

유능성 아버지 부모 역할 .23 .08 .35  2.82** .11  7.96** 2.27 1.00

전체 아버지 부모 역할 .19 .07 .35  2.84** .11  8.04** 2.27 1.00

만 5세

가치 어머니 자녀 본성 .29 .13 .26 2.18* .05 4.76* 1.55 1.00

유능성 어머니 자녀 본성 .37 .16 .28 2.37* .06 5.62* 1.91 1.00

전체 어머니 자녀 본성 .33 .13 .29 2.51* .07 6.31* 1.76 1.00

*ｐ < .05 , **ｐ < .01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은 만 3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F=8.04, p< .01), 가

치(F=4.46, p< .05), 유능성(F=7.96, p< .01)을 각각 11%, 11%,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자녀 본성에 대한 신념은 만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F=6.31, p< .05), 

가치(F=4.76, p< .05), 유능성(F=5.62, p< .01)을 각각 7%, 5%,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만 3세 유아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줄수록 만 3세 유아의 자아존중

감 전체, 가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 5세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를 능동적

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할수록 만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가치, 유능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부모신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 및 부모신념의 영향을 파악하였

다. 어머니는 자녀 본성에 대한 신념과 자녀 발달에 대한 신념이, 아버지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신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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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의 성별, 연령을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라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및 아버지

의 부모신념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에 어머니 및 아버지 부모신

념의 영향력이 있었던 반면, 여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신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 4세 유아의 자아존중

감과 부모신념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반면, 유치원 입학 시기인 만 3세는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 시기인 만 5세는 어머니의 자녀 본성에 대

한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

성을 위해 유아의 연령별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다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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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설명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발달: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기억,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

Development of critical understanding of others’ explanations: 
Relationship among young children’s evaluation and memory of 

causal explanations, and receptive language ability

김은주(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정지인(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Ⅰ. 서 론

유아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기 어려운 다양한 지식을 타인의 설명을 통해 배워나

간다. 특히 ‘왜’와 관련하여 유아들이 듣는 설명은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치나 이유에 

대한 인과적 이해를 돕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나 유아의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Frazier et al., 2016). 그러나 인과적 설명을 포함하는 타인의 설명에는 잘못된 

기억, 무지, 혹은 속이기 위한 의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설명을 적절하게 활

용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Ma & Ganea, 2010; 

Sperber et al, 2010). 

최근의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만 2-3세 유아들도 정보를 주는 사람의 정확성이나 지

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irch et 

al., 2008; Krogh-Jesperson & Echols, 2012), 4세 이상의 유아들은 정보 제공자의 정확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고려하여 신뢰의 정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Ronfard & Lane, 

2018). 그러나 초기 유아기의 영유아들은 타인이 주는 정보에 대해 편향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특히 만 2-3세 유아들의 경우 누구의 말을 신뢰

할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Jaswal et al., 2010; Vanderbilt et al., 2011). 예를 들어 성인이 스티커나 

* 교신저자: jeongjee@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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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위치에 대해 계속해서 틀린 위치를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3세 유아들은 그 

사람이 주는 정보를 계속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만 4세가 되어서야 이러한 편향적 

신뢰가 극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aswal et al., 2010).

그러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타인의 정보에 대한 유아의 선택적 신뢰와 그 발달 양상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제공하는 인과적 설명에 대해 유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지, 인과적 정보가 포함된 설명과 그렇지 않은 설명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 능력이 유아기에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 

더불어 들었던 설명을 얼마나 기억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에 대한 수용 정도를 보여주

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인과적 설명의 수준에 따라 유아들이 기억하는 정도가 달라지

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상황이나 정보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Boland et al., 2003), 인과적 설명에 대한 평가 및 기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언어 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 능력은 문장의 처리와 이해는 

물론(Jones, 2012) 정보에 대한 기억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 

Vernon,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용언어 능력의 향상이 인

과적 설명에 대한 평가 및 기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인과적 설명의 수준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설명의 질에 대한 유아의 평가와 

설명에 대한 기억 정도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평가, 기억점수, 수용언어 능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곳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 24명, 만 4

세 36명, 만 5세 41명, 총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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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인과적 설명 과제에서 

사용된 그림의 예시

2. 연구 도구 및 절차

연구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조용한 공간에

서 유아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과적 설명 과제를 위해 유아들에게는 노트북 화

면을 통해 총 6개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으며 

각 사진에 대해 “이 사진 속 아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친구(화면 하단의 캐릭터)설명을 들어보

자”라고 소개하며 설명을 들려주었다(그림 1 참고). 

설명은 1-3 수준 중 하나로 설계되었는데 1수준 설

명은그림과 전혀 무관한 설명이었으며, 예를 들어 그림1과 같이 어린이가 빵에 풀을 바르

고 있는 그림에 대해 “왜냐하면 비가 올 때에는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어야 옷이 젖지 않

기 때문이야”라고 설명하였다. 2수준 설명은 그림 속 상황의 이유에 대한 정보 없이 상황

을 그대로 묘사하는 설명이었으며(“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식탁에 앉아 식빵에 풀을 바

르고 있기 때문이야.”), 3수준 설명만이 상황의 이유를 제공하는 설명이었다(예:“왜냐하면 

이 풀 모양 통 안에는 잼이 들어 있어서 빵에 발라 먹기 때문이야.”). 따라서 1수준에서 3

수준으로 갈수록 설명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3수준 설명만이 인과적 정보를 포

함한다. 유아들은 1수준 설명을 두 가지, 2수준 설명을 두 가지, 3수준 설명을 두 가지 평

가하였다.

이렇듯 사진과 그 사진에 해당하는 설명(1, 2, 3 수준 설명 중 하나)을 들은 후, 연구자

는 “이 친구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얼마나 잘해주었나요? 설명을 잘 하지 못했나요? 조금 

잘했나요? 아주 잘 해주었나요?”라고 질문하며 유아들에게 인과적 설명의 질에 대해 스마

일 표시(찡그린 얼굴=1, 무표정 얼굴=2, 웃는 얼굴=3)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명에 

인과적 정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보기 위해, “이 친구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

해주었나요? 말해주지 않았나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3수준 설명에서만 상황에 대한 이유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수준 설명에서 ‘이유를 말해주었다’ 라고 응답했을 때에만 1점을 

주었다. 

이후 방해 자극으로 5분~7분 정도 인과적 설명 과제와 관계가 없는 카드게임을 하였으

며, 카드게임 이후 설명에 대한 유아들의 기억을 측정하였다. 유아들에게는 그림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아까 친구가 이 그림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 했었나요?”라고 질문하였

으며 유아들이 회상하는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였다. 유아들의 기억 점수를 채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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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캐릭터의 설명에서 “왜냐하면, 때문이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

여 해당 단위 내에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일치하는 단어가 있으면 1점으로 인정하였다.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은 취학 전 언어 능력 평가도구(PRES :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김영태 외, 201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명수준에 따른 유아의 평가

1) 설명의 질에 대한 평정

설명수준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설명에 대한 평정(1~3)이 달라지는지 반복측정 ANOVA

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과 설명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 = 4.78, p < .01)가 나타났

으며, 구체적으로 그림과 무관한 설명을 하였던 1수준 설명에서 3세(M=1.98)와 4세

(M=1.85)가 5세보다(M=1.21) 더 높은 평정 점수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인과적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

설명 안에 인과적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설명수준과 연령에 따른 효과가 있는

지 반복측정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과 설명수준간의 상호작용 효과(F = 4.09, p 

< .01)가 있었으며, 그림과 관련이 없는 설명을 하였던 1수준과 그림에 대한 묘사적 설명

에 그쳤던 2수준 설명을 들었을 때 연령이 높은 유아들이 연령이 낮은 유아들보다 더 정

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수준 설명에서는 2점 만점에 3세가 평

균 0.92점, 4세가 1.19점, 5세가 1.93점을 받아 5세가 3, 4세보다 정확한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 설명에서는 3세가 2점 만점에 평균 0.63점, 4세가 0.86점, 5세가 1.20을 받

아 5세가 3세보다 설명에 인과적 정보가 없었다고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2. 설명 수준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억점수 

설명수준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억점수를 반복측정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5세

가 3세보다 설명에 대한 기억 점수가 높았으며, 유아들은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었

던 1수준 설명보다 그림에 대한 묘사적 설명인 2수준, 또는 그림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었

던 3수준 설명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과 3수준 설명에 대한 기억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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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인과적 설명을 들었을 때 그림과 일치하는 설명을 들었을 때

만큼 기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명수준에 따른 평가와 기억 점수, 수용언어 능력과의 관계

설명에 대한 평가 능력, 기억 점수, 수용언어 능력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

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면서 변수간의 편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수용언어점수는 기억점수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1수준 설명에 대해 높

은 평정을 한 유아들은 2수준 설명에서도 높은 평정을 하였으며, 반대로 인과적 정보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부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2수준 설명에 대해 높

은 평정을 한 유아들은 인과적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부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그림과 관련이 없었던 1수준 설명을 들었을 때 3, 4세보다는 5세가 설명

의 질에 대해 낮게 평정하였으며, 인과적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3, 4세

보다는 5세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유아기일수

록 타인이 주는 정보에 대해 무비판적인 수용을 하는 경향이 높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Jaswal et al., 2010; Ma & Ganea,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적 설명에 대한 비판적 판

단이 만 4세에서 5세 사이에 유의하게 발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묘사에 그

쳤던 2수준 설명을 들은 후, 만 5세 유아들도 인과적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해 우연 수준

(50%) 정도로만 정확한 판단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인과적 정보가 담겨있는지에 대한 판

단은 만 5세 이후에도 발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림에 대한 묘사적 설명이었던 2수준 설명을 들었을 때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던 3수준 설명을 들었을 때, 유아들이 기억하는 정도가 유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그림과 일치해서 이해가 용이한 설명을 듣는 것만큼이나 

상황 이면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유아들의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인과적 설명에 대한 유아의 관심과 주의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수용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설명에 대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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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설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기

억 역시 촉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성인 외, 2002; Gathercole, 1998). 

본 연구는 유아의 논리적 사고와 세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과

적 설명에 대해(Frazier et al., 2016) 유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유아기에 인과적 정

보나 설명의 질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만큼, 유아들에게 양질의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들에게 정보를 평가하거나 주어진 설명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유아의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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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2분과 2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유아의 생각

Young children’s thoughts on the roles of teachers in play

김민진(곡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유아와 놀이를 최우선으로 존중

하는 교육과정임을 강조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에게 실외놀이를 포함한 하루 2시간 

이상의 놀이 시간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유아 중심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성

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놀이를 

촉진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경험하는 놀이의 질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존감 형성 등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Sluss, 2005/2006). 또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배움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에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정혜욱 등, 2019).

그동안 자유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대부분의 문헌

에서는 주로 실내 자유 놀이를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Johnson 등(1999/2001)은 놀이 중 교사의 역할을 ‘비참여자’, ‘방관자’, ‘무대 관리자’, ‘공동

놀이자’, ‘놀이 지도자’, ‘감독자/교수자’로 제시하였다.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서도 교

사의 역할은 중요하며,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Sakellariou와 Banou(2020)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외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을 

‘평가자 및 제공자’, ‘놀이 환경을 구성하는 설계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관찰자’, ‘참여자’로 제시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누리과정의 실행자로서 ‘유아의 

* 교신저자: mihji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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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현장에서 다양

하게 해석되고, 교사들은 놀이 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박지희, 2021).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교사와 유아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놀이에서 교

사의 역할에 대해 유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유아교

육기관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유아이며, 그들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유아이기 때문이다(Godfrey & Cemore, 2005). 이렇듯 유아

들이 경험하는 것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권리 보

장과도 관련이 있다. 더불어 이를 토대로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

영한다면,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결과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

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아의 ‘참여’의 조건(나원정, 장민영, 이승연, 2015)에도 부합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유아들의 생각을 물어본 선행연구들(김은주, 이가

은, 전지혜, 2020; Einarsdottir, 2014)은 하루 일과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놀이라는 상황에 한정하여 교사의 역할을 알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면담과 그림그리

기를 통해 유아들이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놀이

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교사

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1. 실내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사가 어떤 역할

을 하기를 바라는가?

연구문제2.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사가 어떤 역할

을 하기를 바라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3개의 공립유치원 4학급과 2개의 사립유

치원 3학급에 재학 중인 만 5세 유아 160명이었다. 연구 시기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경험

한 놀이가 가장 많은 시점인 12월과 1월로 선정하였고, 각 학급별 상황에 따라 졸업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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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하기 전 유아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고, 유아가 이해하

기 쉬운 언어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의 집단 구성에 있어서는 면담 전 유아들에게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지, 혼자 이야

기하고 싶은지 의견을 물어본 후 유아의 선택에 따라 면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면담은 

도서관이나 블록 놀이방 등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하였고, 면담 시간은 면담 그룹의 형태에 

따라 편차가 존재했지만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가량 소요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녹음기

를 사용하여 유아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후 녹음 자료를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면담 순서에 있어서는 유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놀이 경험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

여 이후 ‘교실에서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니?’의 질문을 통해 놀이를 할 

때 교사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어 ‘교실에서 놀이를 할 때 선생님이 무엇을 해줬으

면 좋겠니?’라는 질문을 통해 유아가 바라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제안하였는데, 유아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무엇

을 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동일한 과정을 실외놀이에 대해 반복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수집한 유아의 면담과 그림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Creswell과 Poth(2018/2021)의 ‘나선형 자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를 관리하고 조직

하기’, ‘읽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기술하고 코드를 주제로 분류하기’, ‘해석을 

발전시키고 평가하기’, ‘자료를 제시하고 시각화하기’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였으며, 

최종 범주에 따라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과 해석의 적절성을 판

단하였으며, 범주화와 해석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의견을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먼저 실내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으

며, 유아들의 그림과 면담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놀이를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안전하게 놀이를 하는지 지켜보거나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가와서 도와준다고 하였다. 둘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함께 놀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놀이에 참여

하며 놀이의 시간이나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셋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일

을 한다고 하였는데, 일에는 놀이와 관련된 일과 놀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



100

  선생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놀이
  하는지 지켜보세요.   
                (A유치원 유아8)

  선생님은 같이 놀이를 해주세요.
  카드 게임도 함께 해요.
                (E유치원 유아11)

선생님은 일을 해요. 함께 놀이할  놀
잇감을 찾기도 하고, 놀이에 쓸 연필을 
깎기도 해요. (C유치원 유아18)

[그림1] 실내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

다음으로 실내놀이에서 유아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가장 많이 원하

고 있었다. 둘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즐겁게 놀이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였는데, 더 많은 시간과 놀잇감을 제공하거나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주기를 바랬다. 셋째, 유아들은 실내놀이에서 교사가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해주기를 원하였는데, 놀이를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히 도움을 주거나 친

구들이 싸울 때 개입하여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유

아들이 그린 그림과 면담의 예시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첫째, 유아들은 실외놀이에서 교

사가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둘째, 유아들은 실외에

서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셋째, 유아들은 실외놀이에서 교사가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바깥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뛰는 
친구가 있으면 뛰지 말라고 말해요. 

(D유치원 유아7)

   선생님은 놀이터에서 함께   
   잡기놀이를 해요. 
             (D기관 유아32)

 
 선생님은 우리가 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A기관 유아3)

[그림2]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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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유아들은 실외놀이에서 교사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가장 많이 원하

였으며, 둘째로는 교사가 안전하게 놀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였다. 셋째, 유

아들은 실외놀이에서 교사가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

하였는데, 더 많은 시간이나 더 많은 놀잇감을 제공해 주거나 더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

록 공간이나 규칙의 제약들을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이 생

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기존 문헌에 제시된 교사의 역할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아들이 생

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선행연구(김은주 등, 2020; Einarsdottir, 2014)에 비추어 볼 때 ‘감독

자’, ‘공동놀이자’, ‘놀이 환경조정자’ 등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모두 놀이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로서 유아들 역시 실제로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놀이에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과 유아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은 일치

하지 않았다. 실내와 실외놀이에서 유아들이 가장 많이 인식한 교사의 역할은 지켜보는 역

할이었지만, 가장 원하는 역할은 함께 놀이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유아들이 원하는 역할

을 교사가 계속해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아들이 원하는 것처럼 교사가 일부 유아

들과 몰입해서 함께 놀이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

다. 따라서 놀이 시 두 명 이상의 성인이 배치되어 감독자와 공동 놀이자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

에는 일을 하는 역할이 있었으나, 유아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에는 일을 하는 역할이 나

타나지 않았다. 놀이 중 교사가 일을 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 행정이나 행사 등의 업무가 많아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주영, 김정희, 2022; 안혜정, 이승연, 2018)를 토대로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교사의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안전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실외놀이에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외라는 공간의 특성상 안전

에 대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교사들 역시 실외에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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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로 나누어 놀이에서 유아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역할과 

유아들이 원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놀이에서 적절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탐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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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나간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변

화로 인해 또래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유아기에 또래의 영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정옥분, 2018). 나아가 유아가 또래와 맺는 관계인 또래관계는 유아가 또래와 겪게 되

는 직간접적인 모든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또래와의 행동, 영향, 인식, 동기, 관계 등을 포

함한다(Rubin, Bukowski, & Bowker, 2015). 유아기에 경험하는 또래관계는 향후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공적인 또래관계의 경험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또래관계

는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반

면(김수영, 정정희, 2001),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향후 부적응 문제와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

움을 초래하기도 한다(Parker & Asher, 1987).

이와 같은 유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따라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져 왔으며, 다양한 주제(친구관계, 또래유능성, 또래상호작용, 또래수용, 또래지위, 또래갈

등, 또래문화 등)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유아 또래관

계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하고자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을 분

석하는 연구들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술지논문으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나 또래관계 중 

일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 기간이 분절되어 전체적인 연구동

향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 또래관계의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포괄하는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abccode10@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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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되며, 유아 또래관계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어 각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검색된 최초의 논문이 있는 1984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

지논문에 제시된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

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84년도부터 2022년까지 만 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또래관계를 다

룬 국내 학위논문 534편과 학술지논문 265편, 총 799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위논문은 석

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학술지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등

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제목과 초록으로 판단하였을 때, ‘특수, 장애, 치

료’ 등 특수교육과 연관이 깊은 논문을 제외하였으며,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는 유아 또래관계를 ‘또래관계’ , ‘친구관계’, 

‘또래유능성’ , ‘또래상호작용’ , ‘또래수용’ , ‘또래지위’ , ‘또래갈등’ , ‘또래문화’ 등으로 분류

하며, 코딩은 이승연 등(2015)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한 논문이 한 주제인 경우 2점

을 부여하고, 한 논문이 두 주제인 경우 각 주제에 1점을 부여하며, 세 주제인 경우 가장 

두드러진 범주에 1점, 그 외의 범주에 각각 0.5점씩 부여하여, 최종 분석 시 1/2로 계산하

여 합이 1이 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3세, 만 4세, 만 5세, 기타로 분류하였다. 대상 

연령이 두 연령인 경우 각 0.5점을 부여하였고, 세 연령인 경우 가장 많은 대상 수에 해당

하는 연령에 0.4점을, 나머지 연령에 각각 0.3점씩을 부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

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기타연구로 나눴으며, 양적연구는 양적혼합연구, 관찰연구, 실

험연구, 조사연구로 세분화하고, 질적연구는 질적일반, 문화기술연구, 사례연구, 실행연구, 

질적기타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유아 또래관계 연구동향 분

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료 검색 및 분석대상을 구체화하고 분석기준을 확정하였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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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4년의 유아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 1인과 무선 표집한 학위논문 10편, 학

술지논문 10편을 코딩하며 분석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유아교육과 교수 1인에게 타당

성을 검증받았다. 셋째, 확정된 최종 분석기준에 따라 한 논문당 합이 1이 되도록 연구주

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

기 위해 별도의 EXCEL 파일에 연구주제별로 한 시트씩 탭으로 구분하였으며, 한 논문에 

여러 주제가 포함되는 경우 ‘중복’ 시트 탭에 정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전반적 경향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유아 또

래관계 연구는 2004년까지는 다소 미미하게 연구되다가 2005년부터 매해 15편 이상 꾸준

히 연구되고 있었다. 2014년 기점으로 40편 이상의 연구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이후 40

편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1]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연도별 경향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연구주제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주

제별 경향에서 전반적으로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연구(304편, 38.0%)가 가장 많았으며, ‘또

래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183.5편, 23.0%)가 두 번째로 많았다. 연구대상별 경향에서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466편, 58.3%)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연구방법별 경향에서는 

양적연구(665편, 83.2%)가 압도적이었고, 이는 질적연구보다 약 6배 높은 것이었다. 양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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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에서는 특히 혼합연구(391편, 48.9%)가 두드러졌다.

2.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

유아 또래관계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대상과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본 결

과, 연구대상별 경향에서는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만 3세 41.95편(40.5%), 만 4세 

80.35편(40.2%), 만 5세 178.2편(38.2%)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방법별 경향에서는 질적일반

연구와 문화기술적연구 방법으로만 연구된 ‘또래문화’를 제외한 모든 연구주제에서 양적혼

합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주제별로 양적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를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 ,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1998)가 제

작한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을 번안한 연구도구를 주로 사용하였고, ‘친

구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교사지명과 유아 행동관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Farver와 

Branstetter(1994)의 ‘또래관계조사’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연구들

에서는 박주희, 이은해(2001)가 제작한 ‘유아용 또래유능성 척도’를 주로 사용하였고, ‘또래

수용’ , ‘또래지위’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Asher, Singleton, Tinsley와 Hymel(1979)이 

유아용으로 제작한 ‘How I Feel Toward Others(HIFTO)’를 사용하였다. ‘또래갈등’과 관련된 

연구들 중 ‘갈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Chung과 Asher(1996)의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Measure(CCRM)’를 유아의 갈등해결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괴롭힘’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Kochenderfer와 Ladd(1996)의 

‘Friendship Features Interview for Young Children(FFIYC)’을 김혜연(2008)이 교사용 설문

지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전반

적 경향 중 연구주제의 측면에서는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는데, 하나의 주제에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주제

들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는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며, 만 3세와 만 4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만 3세는 

가정에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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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므로,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한 또래관계 연구도 활

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비율로 양적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양적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유아 또래관계 연구의 다각화를 위해 보다 

심층적이고 해석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에 따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주제별 연

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각 연구주제별로 

중점이 되는 측면이 다르므로 연구목적에 맞는 다양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도구를 살펴보았을 때, 유아 위주의 도구보다는 성

인 위주의 양적연구를 위한 연구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국외 제작 도구

를 번역한 형태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합한 연구도구의 개발

과 질적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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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3분과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 분석:

2023년도 교사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eacher support policies for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Focusing on teacher support plans for 2023

이성희(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라지숙(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는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을 자유

롭게 선택하여 이용한다. 현 정부는 이원화된 체제에서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의 

격차로 연결될 우려를 해소시키고 질 높은 교육·돌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보통합

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통합기반을 마

련하고 이후 시도교육청,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통합을 점차 추진한다고 한다(대한민국 정

책브리핑, 2023.1.30).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핵이 되는 것은 교사

이다(이미화, 2017). 현 정부의 교육 전문성 실현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은 교원 업무 경감

에 일부 반영되는 수준이고 교원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정립하는 정책은 미흡

하다 할 수 있다(이용수, 2022).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정책의 가장 상위 목적은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하여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조부경, 2013). 

유보통합 단계별 추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사 전문성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기관이며, 일원화의 추진 대상인 시도

* 교신저자: lajisu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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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지자체의 202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교사의 지원정책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02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원정책 분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관계부처 일원화로 추진되는 교육청과 시·도청의 ‘2023년 주요업

무계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관리 감독 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 시·도청은 어린이집 관리 감독 기관으로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시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교육청의 23년 주요업무계

획 중 유아교육과의 지원정책과 시·도청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중 사회복지시설의 어린

이집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분석 활동은 ‘정책을 위한 분석’과 ‘정책에 관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노화준, 

2010) 이 연구는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므로 ‘정

책에 관한 분석’에 해당된다. 또한 결정되어 추진하기로 계획한 ‘정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

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정책의 실제 추진 내용은 연구범위에서 제외된다(박수정, 

박정우, 2020). 연구대상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시·도청의 주요업무계획은 정책목적

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이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제

시된 정책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을 도출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시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교수자료 지원, 인건비 지원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지자체별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 및 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사 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202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 비교

교육청과 시·도청의 교사 지원정책 중 관련성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1. 교수

학습 지원(컨설팅, 학습공동체), 2. 교수자료 지원, 3. 인건비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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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17대 교육청 유치원의 

교사 지원정책은 교수학습 지원, 교수자료 지원, 인건비 지원 순으로 많았으며, 17대 시·

도청의 어린이집 교사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 교수학습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교수자료 

지원정책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 17대 시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원정책 수

지역
교수학습 지원 교수자료 지원 인건비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강원 3 1 2

광주 5 1 4

경기 4 4

경남 5 1 3

경북 5 6 2 4

대구 3 5 2

대전 3 2 1 1

부산 5 1 2 4

서울 5 3 2

세종 2 4 1 2

울산 10 1 4 3 3

인천 5 3 3

전남 7 1 1

전북 3 2 1

제주 1 2

충남 5 1 1

충북 5 2

총계 76 4 39 0 25 18

시·도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교사 지원정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지원정책은 교수학습 지원이며, 17대 교육청 중 울산지역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은 17대 시·도청에서 교수자료 지원정책은 없으며 교사 지원정책 중 가

장 많은 수는 인건비 지원이며 경북지역이 가장 높은 정책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17대 시·도청의 지원정책은 정책수와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원정책 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학습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 개수 차이가 큰 항목은 교수학습 지원이다. 교수학

습 지원의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교사의 연수와 학습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 전국 시·

도교육청 유치원의 전문성 지원 중 교사의 연수는 46개의 지원정책이 있으며, 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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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수학습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연수 공동체 연수 공동체

강원 1.놀이중심 연수
1.사계 나눔회

2.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광주

1.시범유치원 운영

2.위탁연수

3.유치원 문화연수

1.교원수업나눔 동아리

2.교원연구 실천대회

경기
1.현장의견 수렴

2.역량강화

1.유초 협력네트워크

2.마음이음 유치원 실천

경남

1.예비교사

2.관리자 연수

3.한국교원대 직무연수

1.학습공동체

2.유치원소통방

경북
1.자율장학

2.사립유치원 지원장학

1.학습공동체

2.놀이지원단

3.협력유치원 

대구

1.안전 우수유치원운영

2.마음케어 운영

3.공공형 유치원 운영

대전
1.수업컨설팅

2.교원연수
1.학습공동체

1.전문성 연수

2.힐링연수

부산
1.교원연수

2.동행장학

1.교사단모임

2.수업혁신사례연구회

3.수업나눔

1.거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서울
1.교원연수

2.퇴직예정 교원연수

1.저경력-고경력 교사 수업나눔

2.공·사립유치원 지역 네트웍크

3.기후관련 공동수업

세종
1.마을배움터 운영

2.교직원-학부모 교육공동체

울산

1.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2.미래교육연수

3.디지털연수

4.퇴직예정교원 연수

5.메타버스 연수

6.현장맞춤 연수

7.체험담당 연수

1.운영컨설팅 성과공유

2.학교밖 네트워크 직무연수

3.학습공동체

1.사회복지 종사사 

연수

인천

1.전문가 위촉

2.시범유치원

3.사립유치원 역량강화

4.놀이공간 

5.사립유치원 교사정서

지원정책은 30개로 확인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의 교사 연수는 대전, 부산, 울산 3개 지

역의 4개의 정책만 있으며 학습공동체 지원은 마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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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교육과정 연수

2.현장 지원단

3.아동권리존중 연수

4.유아언어심리정서 연수

5.놀이중심연수

1.교육공동체

2.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전북
1.개정누리과정 지원단

2.소규모 유치원 현장연수
1.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제주 1.누리과정 연수

충남

1.소규모 통합유치원 

시범운영

2.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3.유아교육 지원센터 운영

1.현장지원단 네트워크 구성

2.전문직 학습공동체

충북

1.맞춤형 장학

2.미래수업 연수

3.사립유치원 연수

1.학습공동체

2.수업나눔축제

총계 46 30 4 0

지역

교수자료 지원

현장 지원 미래교육 지원 생태,·기후 프로그램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집

강원 1.지역형 교육과정

광주 1.교육과정

경기

1.놀이온 플랫폼

2.놀이콘텐츠

3.유초이음 실행지원자료

4.인성교육과정

5.창의성 놀이중심

1.온오프라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경남 1.소규모 유치원 교육과정

2) 교수자료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 중 어린이집 정책에 확인되지 않는 지원은 교수자

료 지원정책이다. 교사의 교수자료 지원의 항목을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현장지원, 미래

교육지원, 생태 · 기후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지원의 경우 유치원

은 32개, 미래지원은 8개, 생태·기후 프로그램은 1개의 정책이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수자

료 지원정책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3>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수자료 지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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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교육과정 운영지침

2.소규모 놀이중심

3.지역 특수성

4.놀이기록 사례집

5.진흥원 자료집

6.진흥원 콘텐츠

대구

1.놀이중심 운영지침

2.별별별 특색교육과정

3.소규모 유치원 교육과정

1.교육과정 

연계놀이 

원격수업 자료

대전 1.교육 기자재

부산
1.놀이중심 교사지원 자료

2.놀이중심 교육과정

서울 1.현장지원
1.디지털기기 

활용수업 자료

1.생태전화교

육 프로그램

세종
1.아이다움 교육과정

2.놀이중심 교육자료

1.미래형 

운영지원

2.원격수업지원

울산

1.놀이중심 교육과정

2.현장지원 자료

3.교수학습자 료

1.디지털 

놀이교육

인천
1.홍보물 제작

2.작은 음악회

1.‘인천아이’ 

미래형유치원 

지원

전남 1.독서교육지원

전북
1.교육과정 운영지침

2.놀이중심 지원자료

제주

충남
1.놀이중심 교육과정

2.교원연수 자료개발

충북

총계 32 0 8 0 1 0

3) 인건비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 중 인건비 지원을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교사 직

접지원과 기관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 직접지원의 경우 유치원은 14개, 어린이집은 

12개로 수당 및 처우 개선비 지원 항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지원 중 인력비용 지원

은 유치원은 10개, 어린이집은 4개로 교사의 인력 대체를 위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건

비 지원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기관 지원 중 운영지원은 유치원은 1개, 어린이집은 2개로 

교사 전체 지원이 아닌 기관의 운영 특성에 따른 교사 지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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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건비 지원

교사 직접지원
기관 지원

인력비용 지원 운영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강원
1.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지원

1.사립유치원 단기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광주

1.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증액

2.사립유치원 
수당지원

3.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1.신학기 적응을 
위한 예비교사 
봉사활동 추진

경남

1.사립유치원 
담임수당

2.교원기본급 
보조지원

3.육아휴직수당
지원

경북

1.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1.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호봉적용

2.명절휴가비
(봉급액의 
60%)지원

3.교직원 
가족수당

4.종사자수당
(월 14만원)

1.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대구
1.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대체조리원 
파견지원

대전
1.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증액

부산

1.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보조비 6만원 
인상

2.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

1.놀이활성화위한 
예비교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

2.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15천원 
인상

서울

1.0세전담반 
교사교육
수당 지원

2.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교사수당

<표 4>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지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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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수당지급

1.대체교사 
지원확대

1.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을 위한 
인력비
지원

울산

1.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비 지원

2.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맞춤형 
처우개선 
지원

1.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대체인력지원

인천

1.소규모병설유치원 
보조인력지원

2.공립유치원 
종일제 
강사운영지원

3.사립유치원 교사 
결원시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전남
1.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확대

전북

1.사회서비스원 
종사자 휴식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제주
1.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

1.단기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충남

1.정부미지원 
시설 
교사인건비 
전액지원

충북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

총계 14 12 10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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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의 일원화를 앞둔 해당 관계부처인 17대 시·도교육청과 시·도

청의 주요업무계획 중 2023년의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 교육청과 시·

도청의 교사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교사의 지원현황을 살

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17대 시·도청의 교사지원 정책은 유치원은 17개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지원정책은 10개로 확인된다.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을 살펴보면 교사의 연수와 학습공동체로 나눌 수 있다. 전국 시·

도교육청 유치원 교사는 교사의 연수가 46개, 학습공동체 지원정책은 30개로 확인된다. 이

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교수학습 지원에서 교사 연수는 대전, 부산, 울산 3개 지역의 4

개의 정책만 있으며 학습공동체 지원은 마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전문성 연수, 

힐링연수로 다양한 연수지원이라 보기 어렵다. 교사지원 중 교수자료 지원은 유치원은 39

개로 확인되고 어린이집은 교사의 지원정책에 교수자료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교사의 전

문성 지원이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을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교사 직접지원, 

기관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 직접지원의 경우 유치원은 14개, 어린이집은 12개로 수

당 및 처우 개선비 지원 항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원 중 인건비 지원은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정책 수와 내용이 가장 비슷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23년 영유아 교육 · 보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지원정책

을 비교해 보았다. 각 지자체별 교사 지원정책의 내용 및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23년 현재 유아교사의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며 지자

체별 지원격차를 통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지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교원을 

위한 정책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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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10년간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영유아

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가족 밖으로 이양되는 돌봄의 탈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12개월 이하 영아 수는 2010년 기준 28.6%(육아

정책연구소, 2011)에서 2021년 기준 47.1%로(육아정책연구소, 2022) 크게 늘어났으며, 최초 

이용 시기 또한 2021년 전체 영아 평균 21.8개월로 2015년 대비 2.3개월 줄어들어 가정 밖

에서 돌봄을 받는 시기가 조기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4. 27.). 여기에 정부의 아이

돌보미서비스와 기타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할 경우, 오롯이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돌봄을 받는 영유아의 수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특히 돌봄의 시장화로 인한 

양육비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돌봄

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0). 현재 정부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근로시간 조정과 휴직을 보장하는 양육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과 돌봄서비스 확

대 및 비용 지원의 방식으로 돌봄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다각화되며, 공적 돌봄에 대한 양적 확충은 일정 

* 교신저자: widus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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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출산유도 정책과 여성 정책으로서 개진되어 옴에 따라 정작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인 영유

아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온 경향이 있다(백경흔, 2022). 영유아는 국

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이거나 여성 혹은 남성의 ‘자녀’이기 전에 고

유한 권리를 가진 온전한 권리주체자이다. 이에 영유아의 거취와 안위에 대한 문제에서 정

작 영유아의 권리가 부차적으로 취급된다면, 해당 정책은 정당하거나 정의로울 수 없다. 

더불어 영유아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 또한 안녕에 이를 수 없다는 점

(Kittay, 1999)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 또한 클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권

리를 중심으로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정부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 현황 및 평가

영유아의 돌봄은 사회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사안이기에 다양한 부처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주안점을 두며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

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1. 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 이뤄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2012

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세 개

의 체제로 구분되었던 것이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두 개의 체제로 구분됨으로써(교육부, 

2012. 2. 27.),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오후돌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같

은 법 개정은 특성화프로그램이 교육과정 시간 내에 행해지며 기본 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체제 개편은 유아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대

한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현재 방과후과정의 운영은 

수요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기관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사항

은 아니나, 2022년 기준 전국 유치원의 99.7%가 참여하고 있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3) 방과후과정에 대한 접근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방과후과정의 운영시간을 크게 아침돌봄, 기본운영, 저녁돌봄, 온종

일돌봄으로 구분하고, 방과후과정 지원에 대한 최소운영시간을 교육과정 시간을 포함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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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23).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약 77% 가량의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의 기본운영만을 제공하여 17

시를 전후로 종료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퇴근시간을 고려하면 하원시간부터 1∼2

시간 가량의 돌봄공백이 발생하는데, 조부모,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민서, 이진한, 2019. 5. 21.). 

사교육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과 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학원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운영되어 과도한 조기 학습과 학업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더불어 학원은 유치원과 달리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유아의 발달과 권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방과후과정 운영내용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정책이 진행되어 옴에 따라 

방과후과정의 과정적 질 강화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방과

후과정의 경우, 현재 별도의 정해진 정규과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고 유아의 놀 권리 보장

을 위해 학습 위주의 활동이 아닌 체험 및 놀이와 쉼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주요 방향

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놀이’와 ‘쉼’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질 관리를 어떠

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교육과정과 방과후과

정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별도의 방침이나 지원계획 또한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서 찾

아볼 수 없는데, 특히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는 교육과정 전담 교사와 방과후과정 전담 

강사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 또한 심각해(정재훈, 2020. 3. 20.) 유아들의 일과에 있어 심각

한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2. 어린이집 연장보육

연장보육은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 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영유아에게 오후 4

시부터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로, 놀이와 쉼을 중심으로 19시 30분까지 운영된다(보

건복지부, 2020). 연장보육은 보건복지부가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각화와 영유아의 기

관보육 이용시간 적정화라는 목적 아래 2020년 3월 보육체제를 개편하며 실시되었다. ‘제 

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였던 보육체제 개편은 ‘맞춤반’(9시∼15시)과 

‘종일반’(7시 30분∼19시 30분)으로 구분했던 기존의 보육체제가 종일반에 대한 단일 지원

체계로 인해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종일반 장시간 운영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 운영

시간과 달리 맞벌이 가정에 이른 하원을 유도해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보건복지부, 2018)는 문제의식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어린이집에 등하원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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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결시스템을 등록해 기본보육 후 실제 하원시간에 맞춰 보육료를 30분 단위로 차등 계

산해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맞춤형 돌봄에 대한 초석을 다진 만큼 보육체제 

개편의 방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체제 개편을 통해 연장보육에 대한 전담교사를 채용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정원 및 인력 확보 난항 시 일부 예외를 

두기는 했으나 이 같은 지침은 보육교사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교사

의 노동권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보육의 질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유아들의 권리 증진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비선호 시간대에 조성돼 있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장보육교사 모집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점(이희조, 2020. 4. 28.)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치원의 방과후과정과 유사하게 연장보육에서도 보육 주체들간의 연계를 강화

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연장보육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정 및 기본보육 담임교사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특히 연장보육 담당교사와 가정과의 소통은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세 주체가 보다 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지정된 제공

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일컫는다(보건복

지부, 2022).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정책이 기관 이용을 강조하며 가정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12. 18.). 현재 각 시군구로부터 지정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시간제보육 운영 기관에서는 정규보육 학급과는 독립된 별도의 시간제보육 학급

을 편성해야 하며, 전담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영아 

비율이 1:3을 넘지 않도록 운영 지침을 내리고 있다.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영아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부는 이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시범사업 중에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규학급에서 빈자리가 있을 때 이를 시간제보육 신청 영아로 채

울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학급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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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서 132개의 통합형 학급이 운영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23. 1. 11.). 아직 시

범운영 중이어서 별도의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영아들의 적응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다

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시간제보육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재원 영아

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4.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가정의 돌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아이돌보미로 근무하

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자격기준이 요구되는데, 인·적성 및 면접심사 등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 후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 

현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 아이돌보미 

배치까지 대기시간이 긴 것이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정혜인, 2023. 3. 16.). 특히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의 등하원 및 등하교 시간에 이용자가 몰려 25∼30%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2. 16.). 수급미스매치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

소 2시간 이상 이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이용자의 추가부담을 늘리되 1시간 사용을 가

능하도록 하는 단시간 돌봄서비스 도입과, 4시간 이내 신청 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긴급 돌

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의 매칭 시간 단축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협동, 2023). 세부 실행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

지 않아, 관련 내용들이 영유아의 권리와 발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성인의 편의 

중심으로 돌봄에 대한 수급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을 영유아들의 권리 차원에

서 평가해보자 하였다. 각각의 지원 정책이 갖는 성과는 상당하지만, 영유아의 관점에서 

일부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재원 유아들의 오후 돌봄의 

과정적 질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유치원 



127

방과후과정과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운영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서비스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오후돌봄 운영의 질을 어떠한 방

식으로 강화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부족했다. 현재 정부는 오후돌봄과 

관련해 놀이와 쉼을 표방하고 있으나, 유의해야 할 것은 놀이와 쉼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

다는 것이다. 특히, 놀이 운영의 질적 차이가 유아의 발달에 지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엄정애, 2001)에서 오후돌봄 시간동안의 과정적 질의 차이는 교육기회의 문제이기도 하

다. 이에 유아들의 교육권과 평등권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재원 유아들이 가정에서 방과후과정(혹은 연장보육)까지 유기적이고 

일관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

과정-방과후과정-가정(기본보육-연장보육-가정)이 유아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이며, 하나의 팀으로서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개별 기관의 역량

으로서 방관해온 측면이 있다. 영유아의 돌봄에 대한 일관되고 유기적인 지도와 지원은 영

유아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관되지 않은 지원은 불안

감을 유발한다는 점(유주연, 2018)에서 이에 대한 연계는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호권과 직

결되어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아를 둘러싼 세 주체간의 소통과 연

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적 모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정책과 관련해 영유아들

의 초기 적응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형 학급 운영에 대한 

시간제보육 개편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간제보육을 이

용하는 영아에게는 기관에서의 초기적응 경험이 단발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대적 영향

력이 덜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초기적응에 수반되는 불안의 감정은 영아들에게 전파력이 

있으며(우현경, 홍용희, 1998), 통합형 학급의 재원 원아에게는 그 경험이 단발성으로 끝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통합형 학급 운영에 대한 개편안의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것의 운영이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할 경우 영유아의 적응과 관련해 예

상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인력지원 등의 방안 또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영유아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정책이 성인의 필요와 기준에 맞춰 분절되고 

파편화된 시간 체제 속에서 영유아들의 하루일과를 조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

요가 있다. 영유아가 매일의 일과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노출돼 이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돌봄의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받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규칙과 분위기, 문화적 코드를 갖는 것이 다소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영유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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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지원 정책은 단순히 접근성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단시간 돌봄과 긴급 돌봄에 대한 대책이 영유아를 시간 단위의 단절적이고 단편적인 

돌봄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유아의 권리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양

육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오히려 기업들의 면책효과를 가

져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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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직장어린이집의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raising infants at K workplace childcare center

김지현(국회제2어린이집 원장)**

Ⅰ. 서 론

영아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개별성, 독특성, 다양성 등이 두드러

지는 특성이 있어(Recchia & Dvorakova, 2018), 유아기보다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보살

핌이 요구되는 등 부모의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Recchia & 

Dvorakova, 2018). 많은 선행연구(김갑순, 김남연, 이은형, 2012; 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Walker, 2011)에서 영아기 부모의 어려움과 영아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

에 반해, 영아기에 특화된 부모교육 운영에 대한 예시나 가이드라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남

지영, 정혜원, 2016; 정미라, 이방실, 문원선, 2012).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는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어

려울 뿐 아니라(이재희, 박원순, 2020), 부모교육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도 어

려워 어린이집으로부터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기대하며, 양육지원적 부모교육을 필요로 한

다(배현지, 2014; 이혜순, 2020). 그러나 기존의 맞벌이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정보미, 김낙홍, 2016), 직장어린이집의 특

성을 고려한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참고할 만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직장어린이집에서의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개

별적 상황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심윤희, 2013). 부모의 양육역량 향상

을 위한 부모교육은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이명순, 고여훈, 2016). 또한 영아기 부모들은 구체적인 사례 

* 본 논문은 202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abta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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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일대일 상담과 지속적인 양육코칭을 희망하는데(윤미경, 배지희, 2021), 효과적인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개별 영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원장과 교사가 협력하여 부모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원장과 교사가 실시하는 부모 맞춤형 지원은 개별 영아의 

발달 특성과 가정 상황에 맞출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목적은 부

모의 양육역량 강화인데(김희진, 2005), 이를 자녀양육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우

려면, 먼저 교사가 영아 발달 지식과 상담 기술을 습득하고 개별 사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

하다(김성은, 2022; McMullen & Apple, 2012). 

이에 본 연구는 K직장어린이집의 기존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문헌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여,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 

과정에 교사를 참여시켜 보고자 하였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 실행에 따른 부모, 교사, 원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K직장어린이집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참여자는 영아 및 부

모 57명, 영아반 교사 12명, 원장(연구자)이었다. 연구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

까지로, 계획-실행-반성 및 평가의 3단계가 통합된 하나의 과정을 개선될 때까지 순환적으

로 거듭해나가는 Kemmis와 McTaggart(2000)의 실행연구 모형을 적용하였다.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의 변화와 적용을 반복적으

로 시도하며 직장어린이집 내 영아기 부모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

서 요구되는 부모 맞춤형 지원과 이를 위한 교사지원의 효율적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진

행하였다.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문제 인식과 개선방안 모색의 준비과정을 거

친 후, 영아기 개인차를 반영하여 개별 부모의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 운영에 주안점을 둔 

1차 실행, 부모 개별지원을 위한 교사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2차 실행, 지속적 

개별지원이 용이한 효율적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3차 실행, 종합 평가의 실행과정을 거쳤

다. 연구를 위해 부모 및 교사 대상 사전 질문지, 면담 기록, 부모 맞춤형 지원 기록, 교사 

협의록, 교육 평가서, 원장-교사 간 피드백 일지, 연구자 저널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

구문제에 따른 개방 코딩과 귀납적 분석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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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 개선방안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

였다. 기존에 운영해 온 영아기 부모교육은 교육내용 면에서 획일적인 이론 중심이었기 때

문에 실제 적용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방법 면에서는 대면 집합교육으로 인해 맞벌

이 부모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고, 원장 중심의 일회성 교육으로 적용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개별 양육상황에의 적용 가능

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었다. 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

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비대면 영상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

을 위해 교사를 참여시키고, 이를 위해 교사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1차 실행(주제: 배변훈련)에서는 개별 부모의 이해를 돕는 기본원리와 단계별 사례 중심

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고, 사전 조사를 통해 수립한 부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

였다. 교육방법으로는 공통 영상교육 및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맞춤형 지원에서는 양육

상황에서 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다. 교사에게는 부모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

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차 실행(주제: 영아기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1차 실행에서의 영아의 개인차 및 개별 부

모의 적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는 교육내용 구성으로 기본원리에 

연령별 원리를 추가하고, 다양성을 강화하였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공통의 영상교육에 

더하여 영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한 연령별 심화교육을 추가하였고, 맞춤형 지원에서는 

양육상황에서 부모의 실천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다. 또한 원활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부모와의 소통방법 중심의 교사지원을 강화하였다. 

3차 실행(주제: 영아기 자녀의 훈육)에서는 개별 영아 및 부모의 특성을 존중하고 실제

적인 양육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부모에게 사전 조사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범주를 좁

혀 기본원리와 함께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공통의 영상교육과 맞춤형 지

원을 병행하며, 일회성 교육 개선을 위해 자료 배부를 추가하였고, 맞춤형 지원에서는 부

모 역할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용이한 효율적 체계를 모색

하고자 초임교사 및 영아반 신규 진입교사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1차, 2

차, 3차 실행과정을 거치며 개별 영아 및 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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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 교사를 참여시키고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 참여자의 변화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들은 K직장어린이집 

영아기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부모로서 스스로에 대한 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부모 역할

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양육역량이 증진되었

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사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증진되어 협력자, 조언자로서 교사

를 인식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영아반 교사로서 효능감이 증진되었다. 특히 초임교사 및 

영아반 신규 진입교사들은 전문지식을 쌓아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면서 효능감이 

높아졌으며, 경력교사들은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를 고려한 적용의 측면에서 교사로서 성

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실행과정 전반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증진되

어 협력자, 동반자로 부모를 인식하고,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원장은 영

아기 부모가 필요로 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효율적 교사지원 방안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또한 원장으로서 실행과정에서 무수한 균형과 조절의 필요성을 경험하

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 개별 영아와 

개별 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지원에 중점을 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교육방법에서 

공통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면서 부모교육의 실행 주체로 원장뿐 아니라 교사를 포

함시켜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영아기 부모교육의 효과적 운영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참여를 높이고 부모교육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사전 조사를 부모교육 운영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가정 내 양육상황에서 부모의 적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원리를 

제시한 후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지원의 지속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실행 주체로 교사를 참여시키고, 이를 위한 교사지원이 이

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영아기 부모교육 운영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보

육현장에서 영아기에 특화된 부모교육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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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4분과 1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놀이 분석*

Analysis of children’s play at the children’s museum of the national museum 

최일선(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방은정(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강사)

하민경(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민정(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배움에 동기를 부여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흥미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비영리 교육 및 문화 기관이다

(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 2019).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린이박물관의 체험공간

은 다양한 체험 요소와 관람객의 직접적인 자극과 반응이 상호작용하여 어린이들의 학습 

도구가 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공간일 뿐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 자율적인 체험과 능동적

인 관찰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체험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특히 어린이박물관은 놀이를 통해서 사려 깊은 방식으로 어린이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Silverstein, 2021). 기존의 일반 박물관과 달리 어

린이박물관은 어린이의 특정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어린이의 신체

적, 정신적 환경과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즉, 놀이를 

매개로 진행되는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경험은 어린이들의 문제해결기술, 운동발달기술, 

언어능력, 공간구성능력과 눈과의 손의 협응력, 의사소통 및 협상기술, 창의력 및 문해능력 

등의 배움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Children’s Museum of Richmond, 2022).

놀이는 어린이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 동기를 부

여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박물관의 핵심적인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체험(hands on)’을 강조하는 것은 놀이와 배움을 통합된 노력으로 보는 ‘공감 (minds on)’ 

 * 본 논문은 2022년도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연구보고서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김민정(edu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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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의 촉매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터랙티브 전시는 일반적으로 경험

에 기반한 전시로, 우리 삶과 관련된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다(Encyclopedia, 2022). 놀이를 

통한 배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놀이 중심의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물이 어떠

한 배움과 발달적 가치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린이박물관의 활용방안을 수립하

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관람객인 어린이의 

놀이 특성을 분석하여 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공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놀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놀이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놀이 경험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제주 

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연구참여 신청서(온라인)를 제출한 부모의 자녀 연령과 성별, 어린

이박물관 관람시간대를 고려하여 가족 단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부모에게 전화로 어린이

박물관 방문 전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 안내를 하였다. 사전에 선정된 가족 중 취소된 경

우, 당일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관람객을 섭외하여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 가족

들에게는 개인정보활용 및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관찰 및 면담을 위해 총 

39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5가족, 국립나주박물관 어린

이박물관 11가족,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3가족으로 어린이는 총 55명(미취학 어린

이 31명, 취학 어린이 24명)이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9일 - 9월 2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

립나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에 방문한 39가족을 대상으로 관찰과 면담

을 시행하였다. 관찰은 각 어린이박물관 관람시간대(국립중앙박물관 80분∼110분, 국립나

주박물관 자유관람(유아놀이터 40분), 국립제주박물관 자유관람)동안에 부모와 다자녀인 



139

경우, 부-자녀와 모-자녀로 분리하여 각 1회씩 총 45회(국립중앙박물관 17회, 국립나주박물

관 13회, 국립제주박물관 15회)를 하였다. 면담은 어린이박물관 내 독립적인 공간(강의실, 

회의실 등)에서 관람시간 이후, 다자녀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동시면담을 실시하여 총 41

회(국립중앙박물관 15회, 국립나주박물관 11회, 국립제주박물관 15회) 시행하였다. 면담은 

1시간 내외로 소요되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반구조화된 질문(사전경험, 전시체험물 선

호 및 이해, 상호작용 등)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회차별로 전사를 하였고, 전사 

자료는 범주화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자료는 유아교육 전문가 4인이 반복하여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 해석의 정확성을 기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 학예사 7인이 자

료해석 내용을 검토하여 자료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의 놀이 출현

1) 일회적 놀이

일회적 놀이는 놀이 행동의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체험전시물에 흥미가 없거나, 어린이

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 또는 선지식과 다른 방식의 체험전시물일 때 나타났다. 또한, 단순

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체험전시물이고 친숙하지 않을 때 출현하였다. 

2) 반복적 놀이

반복적 놀이는 놀이 행동의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하거나 반복을 통해 몰입감과 자발적 실험을 유발할 때 나타났다. 체험전시물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만들고, 반복적 체험전시경험을 통해 순수한 즐

거움을 경험할 때 이루어졌다. 

2.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의 놀이 특성

1) 직관적 놀이

직관적 놀이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놀이를 하는 경우, 감각적 직관과 지각적 직관에 의

해 놀이 행동이 나타났다. 감각적 직관과 지각적 직관에 의해 놀이 행동이 발현되었다.  

감각적 직관은 단순히 사물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고(오향숙, 2006), 지적인 직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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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각적인 개념, 형식적 관계, 이론 등을 다루는 즉각적 형태의 지식을 의미한다(박현주, 

2004). 

2) 모방적 놀이

모방적 놀이는 탐색형 모방놀이와 문제해결형 모방놀이로 나타났다. 탐색형 모방놀이는 

무경험이거나 새로운 체험전시물일 때 나타났다. 문제해결형 모방놀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을 주의집중하여 관찰하고 기억하고 재생하여 

해결하는 놀이행동으로 출현하였다.

3) 정보수용적 놀이

정보수용적 놀이는 알려준 정보대로 놀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놀이, 자기수정놀이로 

나타났다. 알려준 정보대로 놀이는 체험전시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때 나타난 반면, 자

기가 생각하는 대로 놀이는 체험전시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나타났다. 이외에, 자기

수정놀이는 어려운 체험 전시물일 경우, 정보를 안내 받아 놀이가 이루어질 때 나타났다.

4) 변형적 놀이

변형적 놀이는 마음대로 놀이, 체험전시물의 가작화놀이, 목표달성놀이, 또 다른 새로운 

놀이 형태로 나타났다. 마음대로 놀이는 체험전시물에 대한 낯설음과 정보 및 지식이 부재

하여 나타났고, 가작화놀이는 체험전시물과 유사한 대상으로 가작화하는 놀이가 나타났다. 

목표달성놀이는 스스로 목표 만들어 놀이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새로운 놀이

는 기존의 체험전시 행동 놀이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놀이로서 방법을 고안하여 창의적

으로 놀이행동을 보였다. 

3.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의 놀이 경험 의미

1) 즐거움의 놀이 경험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물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놀이로 표현하였다. 어린이는 어린이박물관에서 체험전시가 재미있

고 신나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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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의 놀이 경험

어린이는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를 놀이하는 동안 신체를 움직이고 동작을 정교화하

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아갔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린

이는 몸, 마음, 사고가 성장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박물관의 핵심적인 가치인 놀이가 체험전시활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놀이 양상과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체험전시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박물관의 관람객인 어린이는 박물관 체험을 통해 놀이가 

일회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직관적 놀이, 모방적 놀이, 정보수용적 놀이, 변형적 놀

이를 경험하였다. 어린이박물관에서 놀이 경험은 즐거움과 성장의 경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눈으로 체험전시물을 탐색하고, 감각적으로 체험과 놀이

를 하고, 부모 또는 또래와 함께 어우러져 관계를 형성하면서 체험과 놀이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대상 체험전시물의 내용과 방법을 좀 더 유연하고 확산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반응에 즉각적이고 다양한 반응으로 피드백이 가능

한 체험전시물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지역, 전시주제, 운영방식 등이 상이한 3개 어린이박물관을 대상으로 각 어린

이박물관에서 나타난 어린이 관람객의 공통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각 어린이박물관 관람객의 다양성(지역거주유무, 재방문 관람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어린이박물관별로 관람객의 놀이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한 관람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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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 개발*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ool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nderstanding of Musical Concepts’ using a cognitive diagnosis model

곽진이(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Ⅰ. 서 론

유아들은 음악적 행동의 주체로서 음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간다. 유아들이 자발적

으로 표출하는 다양한 음악적 행동은 이미 음악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음악적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출생 후 경험하는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 발달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아기에 양질의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Gordon, 

2013; Gruhn, 2011). 교사는 유아들이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김진영, 엄정애, 이승연, 2007), 양질의 유아

음악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유아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

는 내용인 음악 개념(McDonald & Simons, 1989)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가 현장에서의 음악교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교사의 음

악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에 주목해야 한

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유아음악교육 강의가 교수학습방법 위주로 진행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이영주, 2006; 이옥주, 윤지영, 2019),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학습이 부족할 수 있

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에서 음악 개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음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를 평가한 기존 도구들은 자기 평정 형태이거나 평가 결과로 총

 * 본 논문은 202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yi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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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만을 제공하므로 실제적인 음악 개념 지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응답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에 직접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

고, 모두 지필 형식이어서 청각 예술인 음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음악 개념

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실제적인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필 평가와 듣기 평가를 병

행하여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응답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인지진단모형은 응답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요소 숙달 여부와 같

은 교육에 즉각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므로(Lee & Luna-Bazaldua, 2019), 이를 활용하

여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은 유아교사가 되기 위

한 교육과정 중에 있는 예비유아교사에게 적용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실제적인 

음악 개념 이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도구 개발을 

통해 ‘유아음악교육’ 교수자는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교수ㆍ학습방법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유아음악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검사 결과를 예비유아교사에게 제공

함으로써 자신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동기

를 부여할 수 있다. 

Ⅱ. 연구방법

1. 인지진단모형

인지진단모형은 학습자의 문항 응답 반응과 인지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지요소 

숙달 여부를 확인하므로 학습자의 개별적인 잠재 능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Lee & 

Luna-Bazaldua, 2019). 인지진단모형의 핵심 개념인 인지요소(attribute)는 검사를 통해 측정

하고자 하는 지식, 능력,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Tatsuoka, 1983), 검사를 통해 측정하려

는 잠재변수이다. 문항과 인지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Q행렬은 학습자가 문항을 맞히

는데 필요한 인지요소를 이분변수로 제시한다. 인지진단모형의 대표적 모형인 DINA 모형

은 응답자의 능력에 따라 검사 점수가 결정되며, 잠재변수인 기대 반응과 관찰변수인 실제 

응답 반응은 실수에 의한 오답 반응(slip)과 추측에 의한 정답 반응(guessing)에 의해 차이

가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문항 응답에 필요한 모든 인지요소를 숙달해야만 정답 

반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결합적 규칙을 따르는 비보상적 모형이다(이영선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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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Bandalos(2018)가 제시한 도구 개발 절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연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전, 문헌

고찰을 통해 도구가 측정할 인지요소로 8개의 음악 개념(음색, 박ㆍ박자, 리듬, 빠르기, 셈

여림, 음높이, 멜로디, 화성)을 선정하였다. 음악교육 관련 문헌들을 기반으로 음악 개념의 

세부내용을 추출하였고,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중심으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여 인

지요소의 의미를 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1차 시안 문항을 작성하면서 Q행렬 초안 개발도 

병행하였고, 2인의 음악전문가 자문을 거쳐 108문항(음원문항 28문항, 일반문항 80문항)의 

1차 시안과 Q행렬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후 2회에 걸쳐 진행된 유아음악교육 내용전문가 

협의회에서 1차 시안과 Q행렬 초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97문항(음원문항 24문항, 일반문

항 73문항)의 2차 시안을 완성하고, Q행렬을 확정하였다. 

2차 시안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3차 시안을 위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135명을 대

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고, 인지진단모형 중 DINA 모형을 적용하여 문항 모수(실수 

모수, 추측 모수, 변별도 지수)를 추정하였다. 변별도 지수를 중심으로 문항의 적절성을 판

단하였고, 변별도 지수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위 약 40%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거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문항의 내용상 중요도와 중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1문항(음원문항 14문항, 일반문항 47문항)의 3차 시안을 완성하였다. 

이어진 본 연구에서는 3차 시안으로 대면 검사를 통해 512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고 최

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교육측정 전공 이영선 교수가 교육연구 목적으로 

DINA 모형 적용을 위해 작성한 코드로 Ox 프로그램 version 9.0에서 실시하였고, 수집된 

응답 반응과 내용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마친 Q행렬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최종 도구 문항 확정을 위한 문항의 적절성 분석 

인지진단모형 중 DINA 모형을 적용하여 3차 시안 문항(61문항)의 문항 모수(실수 모수, 

추측 모수, 변별도 지수)를 산출하고 문항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DINA 모형에서 문

항의 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변별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변별도 지수가 낮

은 문항을 우선적인 제거 대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내용상 중요한 문항의 경우에는 변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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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다소 낮은 경우라도 유지를 결정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인지요소별 문항 구성 비율

을 고려하여 변별도 지수가 다소 높더라도 보다 나은 중복 문항이 존재하는 경우 제거하

였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30분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

인 문항 모수 산출이 가능한 수준에서 45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2. 최종 도구의 문항 및 문항 모수

문항 적절성 분석을 통해 최종 선정된 45문항의 최종 도구와 3차 시안의 상대 적합도 

지수(relative model fit), 문항 모수 평균을 확인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째, 최종 도구의 

–2LL, AIC와 BIC 값이 더 작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할 때 3차 시안보다

는 최종 도구가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DINA 모형을 적용한 최종 도구의 문항 모수를 비교한 결과, 최종 도구의 

실수 모수가 3차 시안보다 근소한 수준에서 높았고, 추측 모수는 다소 낮았다. 이는 개념

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한 경우에 문항을 맞출 확률은 약간 증가하고, 추측으로 문항을 맞

출 확률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변별도 지수는 3차 시안과 비교할 때 다소 높아졌는

데, 이는 최종 도구가 음악 개념을 숙달했지만 실수로 틀릴 확률과 숙달하지 못했지만 추

측으로 맞힐 확률을 배제한 상태에서 문항을 맞힐 확률이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응답자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
상대 적합도 지수 문항 모수 평균(표준편차)

–2LL AIC BIC 실수 모수 추측 모수 변별도 지수

3차 시안

(61문항)
35572.69 35816.69 36333.76 .24(.20) .38(.17) .38(.17)

최종 도구

(45문항)
26776.51 26956.51 27337.95 .25(.19) .35(.16) .40(.16)

<표 1> 3차 시안과 최종 도구의 상대 적합도 지수 및 문항 모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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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 이해 측정 도구’는 총 45문항(음원문항 11문항, 일반문항 34

문항)이며, 1개의 문항이 인지요소 2개 또는 3개를 측정하는 문항도 있으므로 실제 측정하

는 인지요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6문항이다. 본 도구는 대면 검사를 권장하며, 검사 시

간은 25분으로 제한한다. 본 도구에는 측정하는 인지요소가 1개를 초과하는 문항들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검사 결과는 맞힌 문항 수로 총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요소 숙달 

여부와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여 Ox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야 한다.

본 도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답이 존재하는 인지검사 형태이므로 예비

유아교사의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

념 이해를 평가한 대부분의 기존 도구들은 자기 평정 형태이거나 검사 결과로 총점만을 

제공하므로 실제적인 음악 개념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도구는 문항 선정 과정

에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문항 모수를 활용하면서 추측과 실수에 의한 응답 

확률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지요소 숙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개발하였다. 더불어 인지요소 숙달 확률, 인지요소 프로파일과 같은 구체적인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본 도구는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문항 개발 단계에서부터 도구가 측정

할 인지요소를 고려하였고, 문항과 문항 응답에 필요한 인지요소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

영한 Q행렬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항 개발과 Q행렬 초안 개발을 병행하였다. 인지진단모형

에서는 Q행렬에 근거하여 응답자의 인지 상태를 진단하므로 정교하고 타당한 Q행렬을 개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도구의 Q행렬은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풍부하고 실제적인 지식

을 갖춘 내용전문가들에게 타당성을 검증받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예비유아교

사의 음악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셋째, 본 도구는 청각을 통해 음악 개념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음원문항을 포함하여 개

발하였다. 청각 예술인 음악의 특성과 현장에서 교사가 청각을 활용하여 유아의 음악적 행

동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도구와 같이 지필 검사 형태의 문

항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음원을 듣고 응답하는 문항이 포함된 

본 도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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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논문발표 4분과 3

예비유아교사의 자원 분배 행동 양상 및 이유

Patterns and reasons for resource allocation behavior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신샘이(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안혜정(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들의 공정

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은데, 2021년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이지희, 2021. 10. 18.)에서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48.8%가 ‘대체로 불공정하다’라고 응답했

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2020. 3. 26.)가 공정과 관련해 ‘2030 세대’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시험·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 제기와 개선 요청이었다.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관심,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불만 제기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공정성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표준국어대사전, n.d.)이라는 뜻으로, 크게 절차 공정성

과 분배 공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는가?”의 분배 공

정성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정된 

양의 자원을 나누는 문제를 흔히 경험하지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Shaw 

& Olson, 2013) 공정한 분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분배 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공정한 분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3가지 핵심적인 이유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이인재, 2017; Rizzo, 

Elenbaas, Cooley, & Killen, 2016). 첫째는 평등(equality)으로, 자원을 같은 개수나 같은 양

으로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업적(merit)으로, 공적에 따라 자원을 나누는 것이며 마지막으

로 필요(need)는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 즉 불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

* 교신저자: ahnhj@in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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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주는 것으로,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다(이인재, 2017). 

분배 공정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공정한 분배가 성인들뿐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중

요한 관심사이며, 유아기가 분배 공정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때 유

아가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사

는 항상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유아가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경험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

이는 것이 중요하며(안예슬, 엄정애, 2021) 교사가 분배 공정성을 고려하여 유아와 상호작

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점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왜 그렇

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직 교사뿐 아니라 교사 양성과정의 예비교사 또한 분배 공정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예비교사는 교사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며 예비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교사가 되었을 때의 교수 실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Minor, Onwuegbuzie, 

Witcher, & James, 2002)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학문적 경험은 이후 교사가 되었을 때

의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이지연, 김혜경, 2022) 분배 공정성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비

교사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 중 유아교사나 예비유아교사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연구는 

전무하며 공정성으로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그동안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

구는 없었고,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들(김진아, 2016; 

안예슬, 엄정애, 2021; 이지연, 김혜경, 2022; 전방실, 임승렬, 2014)이 드물게 있었다. 해당 

연구들은 설문지나 참여관찰,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

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만 알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자 업

적의 차이(노력, 결과)가 있는 3명의 인형에게 직접 자원을 분배한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고 그렇게 분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유아 대

상 분배 공정성을 알아본 선행연구(신샘이, 박성주, 2022; 신샘이, 박성주, 이승연, 2022; 

Rizzo & Killen, 2016; Rizzo et al., 2016)에서 자원이 필수자원인지 사치자원인지에 따라 

분배 행동과 그 이유의 차이가 났으므로, 예비유아교사들도 자원의 특성(필수자원, 사치자

원)에 따라 분배 결정을 다르게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의 특성(필수자원, 사치자원)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분배 행동 

양상과 그 이유를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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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필수자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행동 양상과 그 이유는 어떠한가? 

2. 사치자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행동 양상과 그 이유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두 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아동권리와 복지’ 과목

을 수강 중인 예비유아교사 1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대면으로, 혹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3개의 인형[노력하지 않아 결

과가 좋지 않은 인형(마오),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인형(라오), 노력해서 좋은 결과

를 얻은 인형(바오)]과 자원 6개를 보여주며 에피소드를 들려준 후, URL 설문 링크를 제공

하여 3개의 인형에게 자원을 분배하도록 요청하고 분배 후 그 이유를 답하도록 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자원의 특성에 따른 분배 행동의 양상과 그 이유를 범주화하고 빈도, 백

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은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한 뒤, 함께 모여 토의를 통해 조

정하고 세 화함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필수자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분배행동의 양상은 차등을 둔 분배와 동일한 개

수의 분배로 나뉘었고, 분배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차등을 둔 분배는 업적으로, 동일한 개

수의 분배는 평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업적은 다시 ‘노력 고려’, ‘결과 고려’, ‘노력ㆍ결

과 고려’로, 평등한 분배의 이유는 ‘필요 고려’로 분류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필수자원 

분배는 노력과 결과의 업적을 고려한 차등 분배가 94.2%, 평등을 고려한 동일 분배가 

5.8%로 차등 분배 양상이 우세했다. 업적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노력ㆍ결과를 고려한 분

배가 7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노력만 고려한 분배가 10.7%, 결과만 고

려한 분배가 5.8% 순으로 나타났다. 평등의 경우, 필요를 고려한 분배가 5.8%로 필수자원 

분배에서 결과만 고려하여 분배한 경우와 함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사치자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분배행동의 양상은 차등을 둔 분배와 동일한 개

수의 분배로 나뉘었고, 분배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차등을 둔 분배는 업적으로, 동일한 개

수의 분배는 평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업적은 다시 ‘노력 고려’, ‘결과 고려’, ‘노력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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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려’로, 평등한 분배의 이유는 ‘공평 고려’로 분류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사치자원 

분배는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가 98.1%, 평등을 고려한 동일 분배가 1.9%로 차등 분배 양

상이 우세했다. 업적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노력ㆍ결과를 고려한 분배가 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노력을 고려한 분배가 18.4%, 결과를 고려한 분배가 17.5% 

순으로 나타났다. 평등의 경우, 공평을 고려한 분배가 1.9%로 사치자원 분배에서 가장 낮

은 비율을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행동 양상과 분배 이유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원의 특성(필수자원, 사치자원)에 따라 노력과 결과의 정도가 다른 3명의 인형(마오, 

라오, 바오)에게 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왜 이러한 분배를 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과 2에서 설정한 필수자원과 사치자원의 각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자원의 분배 

양상과 이유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두 자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이 필수자원과 사치자원을 분배할 때, 두 자원 모두 노력과 결과의 

정도가 다른 3명의 인형에게 차등 분배 비율(필수자원: 94.2%, 사치자원: 98.1%)이 동일 분

배 비율(필수자원: 5.8%, 사치자원: 1.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실험내용의 

유아 대상 연구(박성주 등, 2021; 신샘이, 박성주, 2022)와 비교해보았을 때, 유아들은 필수

자원과 사치자원 모두 동일 분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유아들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차등 분배 비율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등 분배 양상은 분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적이라는 이유를 고

려하는 것으로 분배 행동의 발달적 경로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

구에서 필수자원과 사치자원의 차등 분배 유형은 6가지(0, 3, 3 / 0, 0, 6 / 1, 1, 4 / 1, 2, 

3 / 0, 2, 4 / 0, 1, 5)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차등 분배 유형이 나타난 것은 자원 분

배 시 개인마다 나름의 준거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

에서 동일 분배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필수자원의 동일 분배 비율은 5.8%, 

사치자원은 1.9%로 필수자원이 사치자원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분배행동의 이유와 함께 살펴보았을 때, 예비유아교사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

요한 자원(필수자원)과 없다고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원(사치자원)을 구분하여 분배

를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배 이유는 필수자원과 사치자원 모두 공통적으로 업적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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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평등을 고려한 경우보다 높았고, 업적 중에서는 ‘노력·결과 고려’ 분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력 고려’ 분배, ‘결과 고려’ 분배 순으로 나타났다. 분

배 시 노력과 결과를 함께 고려했다는 것은 업적을 고려할 때도 하나의 준거가 아닌 다양

한 준거를 동시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예비유아교사들이 응답한 분

배 이유를 종합하면, 업적을 매우 중요한 분배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

들(박성주 등, 2021; 신샘이 등, 2022; 한진수, 2011, 2014; Forsythe et al., 1994)에서는 타

인을 고려하는 이타적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업적의 

차이에 집중하여 분배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노력과 결과라는 업적

의 차이를 부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연구의 설계에 따라서 분배 시 고려하는 측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분배 공정성에 대해 

고려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유

아교사들이 분배 행동의 이유로 업적을 고려한 비율이 높았던 것은 유아들에 비해 경쟁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능력과 경쟁을 지

나치게 강조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 기회를 더욱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인성

교육, 협력, 배려들이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도할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해서도 업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고려, 복지 등 타인의 처지,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 등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성열관, 2021)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예비유아교사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예

비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어떻게 분배 공정성을 다뤄야 할지 교사 교육자들의 고민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현실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보게 함으로써 다양한 분배 행동의 양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배 공정성 연구에 있어서도 예비유아교사의 분배 공정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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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서 론

유아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경험한다. 가족구성원과 또래 

관계에서의 구성원 등으로 능동적 혹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참여를 경험

한다. 유아의 참여 경험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권이다. 의사결정

이라 함은 행정학적 용어로 개인이나 조직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을 선택 및 결

정하는 과정(이종수, 2009)이다. 의사결정은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대안을 생각하고 여러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

을 말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유아기에 중요한 이유는 유아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역량

을 함양시키고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민주시민, 아동권리를 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

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행동과 기술을 익히는 여러 과정 속에서 문

제 상황에 직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복합적인 인지과정을 거쳐 스스로 생각하

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Simon 1956; 김민영, 손영우, 박수애, 2005

에서 재인용) 경험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아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서 유아는 삶과 연관된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이해민, 2021), 이러한 유능함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면서 주도

* 본 논문은 2022년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zziz-z@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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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신장하고, 성취감과 자아존중감 등 사회적 능력의 함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김성희, 안효진, 2020; 박지영, 2012; 배수나, 권귀염, 2020). 그러므로 유아기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계발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유아의 의사결정권을 실행하고 연습하는 교실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 있다는 측면에서 교실은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

지는 공간이다(김지연, 2022). 교사의 권위가 앞서고, 유아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유아교실은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놀이하며 배울 수 있도록 지원(임부연, 손연주, 2019)하는 형태를 지향한

다. 유아는 교실에서 놀이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어우러져 고민하고 논의하며,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험의 과정 속에서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는 소통을 통해 풍부한 또래 

문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화는 교실문화에도 강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임부연, 김성

숙, 2010).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가장 강력한 참여권 중 하나인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는 어떠한지, 또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

을 이해하기 위해 집단면담의 과정에서 교사들이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해

보며 유아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위한 의미를 찾아 보려한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역동성 있는 교실문화를 만들고

자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들이 경험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는 어떠한가?

2.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받는 교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어려움은 무엇이며 교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D

광역시의 어린이집 만 4, 5세 유아반 운영을 최소 1년 이상 경험한 만 4, 5세 유아반 교사 

12인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동질성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연차를 고려해 6

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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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2일∼9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 예비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이후 그룹별 각 2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회당 90분∼100분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으며 포커스 인터뷰 진행 내용은 녹음과 메모로 기록하여 자료를 모았으며, 자

료 분석 중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 녹음 본을 전사한 자료와 함께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경력별 생각의 차이를 보고자 경력별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범주화를 실시하였으며 범주의 타당성을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1인로부터 자료

를 검토 받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을 객관화 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술되는 사례는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참여자의 견해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배재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의 윤리성 검

증을 승인받았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한 교실 문화 형성에 대한 공통된 교사의 인식으로 교

사들은 유아가 자신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의사결정권을 

스스로 누리고 있음을 경험하였으며 의사결정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항상 우리가 누리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며 자신의 놀이를 주도하고 자신의 의사결정

권이 반영된 놀이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교사 또한 유아의 놀이 몰입으로 인해 행복감

과 즐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의 어려움으로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만들

어진 약속과 유아의 의사결정권의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과 많은 업무와 업무로 인한 체력

소진으로 인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제한되어 유아가 의사결정권을 존중 받지 못했던 경

험을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위해 교사와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부모의 영향으로 

유아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고경력과 저경

력 교사 모두 공통으로 유아는 의사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함께 유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민주적인 교실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갖춰야 함을 이야

기 하였다. 또한 교실이라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 

능력과 수준에 따른 충분한 의사결정 연습과 유아의 의사표현에 대한 교사의 경청,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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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일관성 있는 믿음과 지원이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므로 노력해함을 나타냈다.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한 교실 문화 형성을 위한 교사들의 경험이 경력별로 

다소 달랐는데, 고경력 교사들은 유아가 자신의 의사를 최종 결정할 때 교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결정권이 실제 유아에게 주어져 능동적으로 이뤄지는 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의사결정권에 소극적인 유아들로 하여금 의사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 하는 가에 대한 갈등이 공유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권

의 범위 혹은 영역에서도 안전과 같은 영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반면

에 저경력 교사들의 집단면담에서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유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을 

실행하며 교사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과 유아의 의사결정권을 실

현함에 따라 겪게 된 경험과 상반된 교사의 철학, 기관의 약속과 같이 바꾸기 어려운 것에 

대한 갈등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의사결정권

이 존중되는 교실문화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으로 교사들은 유아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생

활 속에서 알려주지 않고도 매일 누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했다. 또한 유아는 놀이의 

몰입을 통해 유아가 의사결정권을 누리게 되어 교사와 유아 모두 행복하고 즐거워함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 형성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으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진 약속과 유아의 의사결정권의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과 교사들의 많은 업무, 업무로 인한 체력소진으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제한

되는 어려움, 부모참여의 영향 등이 어려운 점으로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공통된 노력으로는 의사결정

권을 누릴 수 있는 유아의 충분한 역량과 유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민주적인 교

실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나타냈다. 또한 유아의 발달 능력 

및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 연습과 유아의 의사표현에 대한 교사의 경청, 일관성 있는 지원

을 위한 부모의 역할도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

사의 각 집단별로 포커스면담이 이루어져서 교사들 간의 인식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실문화를 만들기 위해 



162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의사결정권 신장은 교실의 여러 문제를 교사

와 유아가 함께 결정하여, 유아는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교실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유아는 의사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계발이 필요하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많은 놀이상황에서 유아의 의사결정 기회가 발생하므로 교사는 

이를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유아는 성인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존재라

는 시각에서 벗어야 유아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시각으로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실문화는 교사와 유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향도 크게 있으므로 유아의 의사결정권을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돕

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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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메타버스(Metaverse)가 실제 세상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Emergen Research(2021)는 세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2028년 한화 약 98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Covid-19로 인해 메타버스 시장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산업을 위한 메타버

스 플랫폼 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매일경제, 

2022. 11. 10).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2022년 1월, 정부는 오는 2026년에 글로벌 메타

버스 시장점유율 5위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

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서비스 발굴 등 메타버스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모범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펼쳐갈 방침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01. 20.). 이에 교

육부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더불어 배움을 심화하고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시우, 김시혜, 2021).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을 융합하는 형태로, 교

육현장에서 오프라인 교수 학습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다양

한 교육사례의 시도와 효과적인 교육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최신 동향은 메타

버스가 유아교육 적용 가능성의 전제조건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서울특별시교

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는 2021 서울 혁신교육 컨퍼런스에서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단계별·체계별 미래형 교육과정을 논하였다. 여기에서 유치원 

 * 202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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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AI를 삶의 일부로 인식·활용하는 AI 체험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연계 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공론화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2).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등의 움직임이 있는 3차원 모델의 

시각화는 생명체적인 실재감을 제공하여, 물활론(Animism)적 사고를 하는 전조작기 유아

들에게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배희경, 2020). 또한 

Dewey(1972)는 생활경험적 관점에서 교육이란 생활이며, 성장이고, 사회적 과정이자 계속

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라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에서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라는 교육적 시도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교과로서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적 

의의를 갖추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문헌연구를 바

탕으로 메타버스의 개념을 파악하고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유아교육에 적용

된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술자료들을 수집한 후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메타버스

1.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 상위‘를 의미하는 ‘메타(meta)’, 그리고 ‘우주, 세상, 현실 세

계’를 의미하고 있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서, 1992년 미국의 SF소설가 닐 스티븐

스(Nael Stephenson)이 발표한 ‘소노 크래시(Snow Crash, 1992)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가상세계로 구성된 우주이며, 물리적으로 가지 

않고도 탐험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이자 이전의 가상현실, 증강현실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된 형태로 이전의 가상세계에서 더 진보하

여 사용자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메타버스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가 제각각이지만, 최근 교육분야에서 계보경 외(2021)는 메타버

스 활용교육 전문가집단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여 “메타버스는 현실과 융합된 가상의 공간에

서, 사용자들이 아바타 등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생산·소비하여 자

신의 삶을 확장하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정의하였다. 2006년 미국 ASF에서는 메타버스 로

드맵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의 유형을 4가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거울세계(MR: Mix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연결하는 소통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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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나가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가 양방향이라는 특징을 가지며(이시한, 2021), 대화, 게

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유아교육 사례 

줌(Zoom)방식에 의한 교육훈련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메타버스형 비대면 교육은 유아교

육에서도 그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AI)를 접목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

육이 다양해졌으며, 유아를 위한 체험형 공간인 서울상상나라는 2021년부터 메타버스 플랫

폼인 제페토(ZEPETO)내에 가상공간인 ‘메타상상나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2

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은 메타버스 어린이박물관을 제페토에 공개하고, 시공간의 제약없

이 어린이박물관의 콘텐츠를 즐기도록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가

장 큰 장점은 교구의 자유로운 사용이며(이시한, 2021), 놀이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대를 

위한 에듀테크(신정민, 김상연, 2023)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메타버스 콘텐츠는 현장학습 

체험 콘텐츠와 B2B형태로 지원하는 태블릿을 활용한 교구플랫폼이 상용화되고 있어 메타

버스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유아 이상의 학습자로 하여금 백악관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초대하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VR을 활용한 Digital Dinos 프로그램으로 수중공룡과 함께 수영하는 등 메타버

스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3. 메타버스 기술 적용 연구분석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학술

지인용색인(http://riss/kr, 이하 ‘RISS’로 표기)에서 국내 석박사논문 및 학술지를 범주로 하

여 제목, 초록 등 검색조건을 활용해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

강현실(Augmented Reality)’, ‘거울세계(Mix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유아(Early 

Childhood, Kindergaten)’ , ‘보육(Childcare)’ 산출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유아교육과 관련한 국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이하 ‘Eric’로 표기) 사이트에서 제목, 초록 등 검

색조건을 활용해 ‘Metaverse’,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Lifelogging’, ‘Early Childhood’, ‘Kindergaten’ ,‘Childcare’, ‘(Preschool) Children’, ‘Preschool 

Education’, 산출된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RISS, ERIC에서 수집한 국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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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논문을 국내외 논문을 구분하여 제목, 주제어, 초록, 저자명, 발행연도, 학술지명 등의 

텍스트 자료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였다.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의 필터링 과정으로 제목, 주제어, 초록을 비교 검토하면서 중복데이터와 

유아교육과 무관한 내용의 자료, 프로그램 실행이 아닌 자료, 학술대회 관련 자료와 연구

보고서들을 제거하였다. 필터링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자료의 수는 국내 학술지 논문 

19편과 학위논문 13편(석사 10편, 박사 3편), 총 32편, 국외 학술지 논문 총 20편이다. 이

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그림 1] 연도 주기별 현황 분석결과

<표 1> 참여 유아의 연령구성 분석결과

영아 유아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4, 5세 

국내
학술지 2(10.5) 0(0.0) 1(5.3) 12(63.2) 4(21.2)

학위논문 1(7.7) 0(0.0) 3(23.1) 9(69.2) 0(0.0)

국외 학술지 0(0.0) 0(0.0) 1(5.0) 15(75.0) 4(20.0)

<표 2> 적용대상 분석결과

일반유아 장애유아

국내
학술지 17(89.5) 2(10.5)

학위논문 13(100.0) 0

국외 학술지 16(80.0) 4(20.0)

* 지면관계상 그림, 표 해석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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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타버스 유형 분석결과 

VR AR MR Lifelogging 혼합 

국내
학술지 1(5.3) 13(68.4) 0 0 5(26.3)

학위논문 0 9(69.2) 0 0 4(30.8)

국외 학술지 6(30.0) 9(45.0) 0 0 5(25.0)

<표 4> 메타버스 기술 교과별 활용

언어 미술 신체 음악 안전 
자연/ 

체험 
수학 창의 사회

국

내

학술지 9(47.4) 0(0.0) 3(15.8) 1(5.3) 1(5.3) 1(5.3) 0(0.0) 2(10.5) 2(10.5)

학위

논문
4(30.8) 0(0.0) 2(15.4) 0(0.0) 0(0.0) 1(7.7) 0(0.0) 3(23.1) 3(23.1)

국외 학술지 4(20.0) 2(10.0) 3(14.0) 0(0.0) 0(0.0) 4(20.0) 1(5.0) 5(25.0) 3(15.0)

Ⅲ.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유아교육에서 메타버스는 시작점에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교육

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유아에게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관련 분야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에 적용된 메타버스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는 국외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연구의 속도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

른 교육분야의 메타버스 연구에 비해 유아교육 관련한 메타버스 연구는 미비하다. 메타버

스를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유아교육현장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적용하여 메타버스에 

관한 증거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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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1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유아교육에의 시사점

Child abus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강민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유아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모

색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유아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

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살

펴본 결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의 아동 징계권 삭

제 등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예방본부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신설, ‘포

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 선포,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각종 현황에 대한 정기

적 조사 실시 등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정책을 예방적 차원과 대응적 차원으로 

나누어 모색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 등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줄어들기보다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발견율도 해외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유

아교육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의 특징을 기반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예방적 차원과 대응적 차원으로 나누어

진 세 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개입에 있어서 유

아교육기관의 주체적 역할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의 차원을 시작으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내에서 꾸준한 논의와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교신저자: 218830@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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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2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을 통해 살펴본 아동안전정책의 시사점

Implications for child safety policy examined through
‘Child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ject’

하지연(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의 정부

별 추진 방향과 관련 아동안전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

으며, 이를 위해 정부별 관련 사업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노무현 정부에서 2003

년에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07년부터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이 도입·시

행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아동·부모·교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

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수행과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나, 각 정부에 따라 강조하는 아동안전정책이 변화하고 사업의 방향성도 변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가치는 정권의 교체나 정책의 변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이며 일관

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기본권 중 ‘생존권’을 보장하여, 아동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는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3

번 목표에서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가치는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 안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법과 제도,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등에 따라 그 방향성을 합의

하고,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 교신저자: mibida0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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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3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 비교

Comparison of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competence betwee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권미은(남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 간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을 비교분석한 

연구로, 대상자의 배경변인(학년, 성별, 세계시민활동 경험유무, 세계시민교육 수강 경험유

무)에 따라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G시 소재의 4개 대학교의 특수교

육과 학생 105명, 유아교육과 학생 120명 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역량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세계시민성(t=-3.941, p<.0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계시민성 하위요인에서는 지식(t=-3.94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배경변인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

민성은 전공(F=8.583, p<.01)과 학년(F=2.708, p<.05)에 따라, 세계시민역량은 전공(F=4.757, 

p<.05)과 성별(F=5.601, p<.05)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

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역량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양성기관 담당자들이 대학 내 예비교사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예비교사의 전공 및 학년 특성에 따른 다양

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신저자 : mieunfox@nam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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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4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child allowance system: Focusing on OECD countries

황민지(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

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

고,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제도를 일

찍이 도입한 선진국들은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가구의 빈곤율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OECD 국가 중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의 아동수

당제도의 현황(도입년도, 지급연령, 지급내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아

동수당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은 1954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18세(최장 

25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월 219∼250유로(30

∼34만원)를 지급한다. 영국은 1945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16세(최대 20세) 미만의 아동에

게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주당 14∼21.15파운드(2∼3만원)를 지급한다. 일본은 1972년

에 제도를 도입하여, 15세 이하의 아동에게 연령, 자녀수,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두어 월 1

∼1.5만엔(10∼15만원)을 지급한다. 프랑스는 1932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20세 이

하의 아동에게 자녀수(둘째이상),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두어 월 16.51∼169.22유로(2∼23만

원)를 지급한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2018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만 8세 미

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발전은 아

동의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적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순위, 연령 혹은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급 및 지급액 인상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현실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신저자: hmj613@ewhain.net



181

포스터 논문발표 5

만 5세 유아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서의 교육적 의미 탐구*

Exploring the educational meaning of 5-year-old children’s play 
based on maker education

주가람(강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교사)

박희숙(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메이커 

교육 기반 만 5세 유아의 놀이경험을 분석하고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문제 1. 메이커 교육 기반 만 5세 유아의 놀이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메이커 교육 기반 만 5세 유아 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Y시 소재 K유치원 만 5세 

26명 유아의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의 경험과 교육적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 나타난 유아의 놀

이 경험은 ‘사용하기’, ‘개조하기 및 실험하기’, ‘창작하기 및 다시-사용하기’로 나타났다. 유

아들은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 놀이 방안을 모색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냈으며 계속적으로 

개조하고 실험하기를 반복하였다. 또 다시 놀이에 사용하며 계속해서 메이킹 경험을 이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uTEC-R 단계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둘째, 메이

커 교육 기반 유아 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는 ‘호기심과 흥미 갖고 몰입하기’, ‘실패해도 

끝까지 문제 해결하기’, ‘함께 나누며 놀이 지속하기’로 나타났다. uTEC-R 단계에 따른 놀

이의 교육적 의미는 관찰, 몰입, 호기심, 흥미, 끈기, 도전, 문제해결, 실험, 공유, 지속성, 

창조, 해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발

전된 배움을 실현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 발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들은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서 자료를 사용하고, 개조하

고 실험하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천부적인 메이커(Maker)가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메이커 교육 기반 놀이에서 유아의 경험과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여 교육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유아에 적합한 메이커 교육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은 2022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hspark@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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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논문발표 6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생 의식 조사 연구

A survey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toward 
overcoming low fertilit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박주희(국립안동대학교 아동ㆍ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국가통계포털, 2023)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

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를 출산할 가임 연령에 있는 20대 미혼 남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지방 중소 도시 소재 대학생들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과 

극복 방안을 알아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은 A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82명(남 36명, 여 46명)을 연구대

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 분석하였고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56%)가 가장 많았으며, ‘별로 관

심이 없다’(26.8%), ‘매우 관심이 있다’(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51.2%)가 가장 많았

으며,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34.1%),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10.9%)의 순으

로 나타났다. 현재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51.3%)이 가장 많았으며, ‘일과 육

아 양립의 어려움’(37.5%),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35%)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관 및 자

녀관에 대해서는 ‘결혼은 선택이다’가 95.1%, ‘결혼은 필수다’가 4.9%로 나타났으며, 결혼해

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35.3%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과도

한 사교육비’(33.3%), ‘자녀 키우기에 위험한 사회 환경’(25.9%), ‘기타’(18.5%)와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14.8%)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람

직하다’(60.9%), ‘매우 바람직하다’(29.2%),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7.3%)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중에서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 확대’(42.6%)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하기 좋은 여건 형성’(14.6%),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

호’(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는 ‘지방 중소 도시

의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 교신저자: blessed@an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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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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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및 대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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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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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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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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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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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연(이화여자대학교) 라지숙(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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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증

성 명 : 
소 속 : 

위의 사람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주최한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주 제 : 뉴패러다임 시대,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통한 유아 글로벌 시민교육
○ 일 시 : 2023년 5월 20일(토), 09:00 ~ 13:30
○ 장 소 : 온라인(Zoom) 학술대회(경인교육대학교)
○ 주 최 : 한국육아지원학회

2023년  5월  20일

한 국 육 아 지 원 학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