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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y is the most effective tool for children in terms of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aspects. In the light of this, the importance of play is continuously

emphasiz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recently revised nuri curriculum is

focused on young children’s play. The revised nuri curriculum emphasizes children’s

play and the connection to learning, and teachers need to play a role as a supporter.

To conduct the revised play-centered curriculum, teachers need to understand about it

so that they can be ready to develop the force in execution. Thu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ercep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who are conducting the revised nuri

curriculum by listening their story about play and play-centered curriculum.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e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percep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about young children’s play?

Second, what is the percep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about play-centered

curriculum?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8 kindergarten teachers who are conducting the

revised nuri curriculum and with teaching experiences over 3 years.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participants at a tim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main keywords and central words

following themes. According to the analysis, eleven subtopics were categorized under

the two themes as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about young childrne’s play’ and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about play-based curriculum.

Result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indergarten teachers conceptualized about young children’s play as ‘play is

ambiguous’ and ‘play is dynamic.’ They mentioned that the immersion and fre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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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mportant in young children’s play. Also, they perceived that the play space to

effectively support young children’s play and teachers’ proper intervention are

necessary.

Second, kindergarten teachers conceptualized about play-centered curriculum as ‘the

curriculum’s subject is a young child.‘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their role to

conduct play-based curriculum as a person to deepen children’s play and play

observer. Also, about conducting the play-based curriculum, they showed the fearness

to trial and error as well as anticipation of potentia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practical implication about the force in

execution of play-based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by identifying

kindergarten teachers’ understanding about young children’s play and play-based

curriculum.

Keywords : Children's Play, Play-Centered Curriculum, Nuri Curriculum,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놀이하며 배우고 놀이하며 자란다. 유아에게 놀이란 삶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상이자 삶 그 자체를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정혜

욱, 김은영, 윤진주, 송정아, 안정원, 2019).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를 하며

보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있어 놀이만큼 소중한 활동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서의 놀이는 유아

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출하며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own &

Vaughan, 2010). 따라서 놀이는 유아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이자 주변과 교류하는 통로가 된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주변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사물을 다루는 방법 등을 익히게 된다(Sluss, 2005). 놀이를 하는 동안 즐거

움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방법을 터

득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감 또한 획득할 수 있다(Singer & Singer,

2005). 이처럼 놀이는 유아의 생활 그 자체이면서도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자연

스럽게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가치로운 행위인 것이다. 또한 유아들은 적

극적인 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구성한다(Kieff & Casbergue,

2000). 놀이 과정에서 유아 나름의 방법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나름의 방법으로

배운 것을 적용시키며 내면적으로 발달해 나간다(단현국, 1991). 유아의 놀이는

성취나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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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유아의 놀이와 놀이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지고 있으며, 흥미의 요소가 삽입된 놀이를 교육방법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곽정인, 강민정, 2009). 유아교육에서 ‘영유아에게는 놀이가 필요하다.’ 라

는 담론을 기반으로하여(Ailwood, 2003) 유아기에 최적화된 교육방식으로 취급되

고 있다(안준희,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유아의 자발성

과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유아의

흥미에 기반한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은 유아교육만의 고유한 특성이자 기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차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류미향, 2016). 이에

2013년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은 유아의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가 통합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

지부, 2013). 그러나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누리과정은 유아의 흥미를 바탕으로

한 놀이가 아니라 생활주제에 맞춰진 놀이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김순

환, 오현주, 2019). 이러한 현장의 실태는 놀이활동이라는 명칭으로 교사가 주도하

는 수업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교육의 본질

로서의 놀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경화, 2016; 임부연,

2015; 정선아, 2016).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시민사회 성숙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

른 유아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요구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

해서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혁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유아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교육과정이 유아 중심·놀이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교육부, 2017).

이에 2019년 7월 개정 고시되어 시행된「2019 개정 누리과정」(이하 ‘개정 누리

과정’)은 그 기본 성격에서 유아를 중심으로 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명시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하도록 하고 유아가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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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주며 놀이중심의 교육 활동을 운영할 것을 강조한다(교육부, 보건복지

부, 2019). 놀이중심을 강조하는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지

침서나 계획안 위주의 교사 주도적 교육과정이 아닌 유아의 자유놀이를 권장하고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

고 있다는 것이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즉 계획된 교육과정 내의 수업을 위

한 방법으로써의 놀이가 아니라 놀이 그 자체가 교육이자 교육과정이 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놀이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

고 있다.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놀이에 대한 교사의 개념을 탐

색한 연구들과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아 놀이의 개념을 탐색한 연구로는 놀이의 특성 및 개념에 대한 유아교

사들의 인식을 밝힌 연구(김소향, 조준오, 이주옥, 2018; 김의경, 2014; 오채선,

2019; 장윤희, 2020; 허민정, 2020)와 놀이와 교육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에서 놀이

를 해석한 연구(전경화, 2019; 홍정아, 2019)와 유아의 놀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밝힌 연구(권혜진, 2019; 김영주, 백정언, 2018; 서영민,

2018; 서현선, 박혜준, 2014)가 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 관한 연구로는

놀이중심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가진 어려움에 대한 연구(김선영, 김언경, 홍

누리, 2015; 김은희, 유준호, 2012; 손수연, 이영미, 2018; 한유진, 고진영, 김경철,

2019)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한 연구(염지숙, 오채선, 2016)가 있

다. 이처럼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놀이가 유아의 교육과정으로서 강조되자 놀이

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

가되는 추세다.

‘놀이중심 교육’이란 놀이로 학습을 하는 것(learning in play)과 즐거워하며 배

우는 것(learning as joy)(Saracho, 2012) 두 가지를 의미한다. 놀이를 중심으로

한 배움을 견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놀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조직한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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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제공하는 것(Wood, 2004)이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 놀이를 하며 배우는 주체는 유아들이나 유아가 더 잘 놀고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춰(한유진, 고

진영, 김경철, 2019)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이는 오롯이 교사의 몫이 된다. 교사들

이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아교육 분야에서 놀이라는 용어가 매우 흔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교사가 아직 놀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정의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

적되고 있다(Sherwood & Reifel, 2010). 놀이가 갖는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 더불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나 실행과 관련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유진, 고진영, 김경철(2019)에 의하면 변화된 놀이중심 교

육과정을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메타포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난관이 예상되며 불분명하다고 표현하며 이전까지 이해하던 놀이와는 다

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연구(윤민아, 2019)에서는 교사가 놀이와 놀이중심교육이 정

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확신하

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유재경, 황지영, 박은미(2019)는 이전의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던 놀이의 개념과 혼선을 빚어(이경화, 2019) 개정된 누리과

정에서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실천부분에서 혼돈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개정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놀이와 교육은 자신들이

기존에 인식하던 것과는 달라진 것으로 이해하며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처럼 놀이와 교육에 대해서 교사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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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사의 견해차로 인해 유아의 놀이를 교육적 경험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에서 유아교사들은 여러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유아

의 놀이를 교육으로 연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아의 유능함을 존중하여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입만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더불어 교

사들은 유아의 놀이 경험을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기 위해 효과적인 교

수전략까지도 고심해야 한다(강현석, 황윤세, 2005). 이처럼 현장의 교사들은 놀이

와 교육과정을 연결짓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서

혼란과 한계를 느끼고 있다(이승숙, 송나리, 배지희, 2017).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미치게 된다(유한나, 2014). 보편적으로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더욱 풍요롭게 확

장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이의 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milansky, 1968). 교사를 통해 유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되고

교육적으로 안내받게 된다(신은수 외, 2004; Spodek & Saracho, 1990). 교사의 적

절한 개입은 유아의 놀이과정과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고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서

놀이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다(Kitson, 1994). 실제 유아의 학습과 발달과

교사의 놀이 개입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박은영, 2009; 송혜린, 2003; 이윤경,

2001; Enz & Christie, 1997; Jones & Reynolds, 1992; Roskos & Neuman, 1993)

을 통해 교사의 놀이 개입이 긍정적인 것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유아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주체자로 인식하며 교사는 유아가

타고난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실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황윤세, 양옥승,

2002) 바라보는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이 유아교육에 도입된 이후 유아의 놀이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재개념화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유아교육에서의 배움은 유아

스스로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반영적이며 비판적인 방식으로 학습하여 단순한

지식의 재생산이 아닌 재구성을 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조희정, 2006) 교사의 놀

이 개입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교사의 지나친 개입은 유아



6

놀이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고(나은숙, 2002; 임부연, 오정희, 최남정, 2008) 교

사가 설정한 교육목표 대로 놀이를 이끌어가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한나, 2014). 이처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유아의 놀이에 교사가 개입하

는 것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일

어나는 유아의 놀이에 대해 교사의 개입 범위와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

해서는 단순한 개입 찬반에 대한 토론을 넘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실

행을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움으로 연결하는 주체는 유아이지만 놀이와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은 교사가 수행해야 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가 놀이중심 교육

과정의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아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개정 누리과정이 본격 시

행되는 초기 시기임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와 놀

이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교사들의 인식을 심도있게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유아의 놀이에 대해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의 놀이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나아가 교

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얻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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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아의 놀이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놀이

가. 놀이의 개념과 특성

(1) 놀이의 개념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왔다(편해문, 2007)고 할 만큼 유아의 놀이는 유아

교육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져 왔다. 유아의 놀이는 초기 서구사회에서부

터 학문적 또는 실천적으로 연구되어지며 수많은 논의를 남기며 강조되고 있다.

현대의 놀이연구자들은 놀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낯설지 않게 사용되

지만, 한마디로 개념을 정리하여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한

다.

놀이의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해석되며 다양한 관점에서 정

의되어져 왔다(Johnson, Christie & Wardle, 2006). 놀이를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

인 플레이(Play)란 영문어의 어원인 플라자(plaga)는 갈증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즉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놀이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서영민, 2018). 즉 놀이의

개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스스로 만족감을 얻

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놀이연구가들은 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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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개방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놀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Rubil, Fein, & Vandenberg, 1983).

이 밖에도 놀이에 대한 개념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학자마다 자신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Shiller는 놀이란 ‘잉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고 Spencer는 ‘유아기 동안 나타나는 잉여에너지 활동’으로 잉여에

너지를 발산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놀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Groos는 ‘성인이 되

어 할 활동을 유아기 때 미리 연습하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놀이를 바라보며 정

의하였다. Hall은 ‘원시 조상들의 생존유지를 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동특성이 반

복되는 것’이라며 놀이를 인간의 진화과정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신은

수, 2007. 재인용). Freud는 놀이는 생활 속에서 인상 깊게 경험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라고 하며 정신학적 입장에서 놀이는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로

정의내렸다. Kantz는 ‘목적을 가진 행위는 일이고 의도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것

이 놀이’라고 정의하며 놀이는 어떠한 목적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정의하였다(정낙

임, 2010: 최소인, 2002에서 재인용). 이처럼 놀이의 개념은 여러 철학자들과 교육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져 왔다. 이후 놀이는 단순한 개념정립

수준을 넘어 유아가 왜 놀이를 하는지,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와 같이 놀이의 의

미를 찾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 결과 놀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전적 놀이 이론이 형성되었고, 이후 정신분석, 인지이론과 같

은 현대적 놀이 이론으로 발전되며 놀이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서영민, 2018).

20세기 이후 현대적 놀이이론은 대표적으로 인지이론과 정신분석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인지이론에서는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배워나가며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하였다(박

화윤, 김영애, 인선원, 이희자, 안라리, 2000). 인지이론에서는 놀이가 유아의 인지

능력과 사회성을 발달시킬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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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놀이를 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Crow, Crow와 Frost, 그리고 Caillios와 Rubin은 놀이의 개념을 ‘유아의 자발적

인 활동’이라 규정하였다. Crow와 Crow는 언제든 하고싶은 것을 외부의 압력 없

이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놀이라고 보았으며(L. D . Crow &

A. Crow, 1966: 김은혜, 2004에서 재인용.) Frost는 놀이란 ‘참여하는 사람의 기쁨

과 흥분으로 증명될 수 있는 즐거움의 근원이며 놀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내

적동기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Frost, 1985). Caillios는 ‘타인에

게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으로 놀이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였다(유덕희,

1994). Rubin은 놀이를 ‘기쁨을 동반하고 있으면서 내면적으로 동기화 된 활동’이

라 정의하며 놀이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놀이를 하

는 과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Ribin, Fein, &

Vanderberg, 1983).

Piget, Stone, Vygotsky는 놀이를 ‘인지발달을 위한 학습활동’이라 규정하였다.

Piget는 ‘놀이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서 인지발들을 촉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유아가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인지발달이 일어난다고 주장

하였다(Piaget, 1962: 정진, 성원경, 1994에서 재인용). Stone은 놀이가 ‘유아들이

주변세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자연스럽고 경험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놀이는 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이라 하였다(박화윤, 김영애, 인선원, 이희자, 안라리,

2000). Vygotsky는 ‘놀이란 유아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유아가 주변환경에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놀이를

규정하며 놀이와 인지발달을 보다 강하게 연결지었다(서영민, 2018).

이와 같이 놀이에 대한 개념은 고전적인 개념부터 현대 놀이이론가들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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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의 개념을 거쳐 최근에서는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놀이를 정의하고

있다. Huizinga는 놀이의 고유한 속성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놀이는 고

정된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놀이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놀

이에는 규칙이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가 전개되고 놀이는 실제가 아닌 비사실성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김보영, 2018에서 재인용).

종합해보면 유아 놀이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적인 것은 유아의 자발적인 표현인

동시에 신체 및 심리적 활동성이 수반되는 행동이다. 유아의 놀이는 유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이며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밀접하게 관련되며 유아의 본질인 동

시에 유아의 전체 삶에 해당한다(김정선, 2000). 놀이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학자들의 놀이에 대한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밀접한 놀이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

이다.

(2) 놀이의 특성

놀이에 대한 여러 개념을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가 지니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Frost와 Klein, King, Hirsh-Pasek과 Golinkoff 등은 놀이를 하나

의 행동범주로 보며 놀이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Frost와 Klein(1979)은 놀이는 능

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재미있으며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의 구속을 받는 것이 특

성이라 주장하였다. King(1979)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활

동만을 놀이라 분류하고 교사가 지시한 활동은 일로 분류하며 놀이의 특성 중 자

발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Hirsh-Pasek과 Golinkoff(2008)는 놀이의 특성을 ‘즐

겁게 즐길 수 있는 것, 외부적 목표가 없는 것, 자발성, 능동적 참여, 몰입, 개인

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 비사실적, 가장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

다(육희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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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n, Fein, Vandenberg(1983)은 다음과 같이 놀이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

째, 놀이는 내적으로 동기유발 된다. 외부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개

인의 내부에서 동기화된 활동이다. 둘째, 놀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놀이의 특성

중 하나는 결과 지향적이 아니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셋째, 놀이는 비실제적

이다. 유아에게 놀이는 일상을 벗어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넷째, 놀이는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 다섯째, 놀이의 특성 중의 하나는 즐거움이다(엄정애,

우은영, 2009).

또한 놀이는 외적 규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김광웅, 1999).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에게 잠재된 능력을 표출하고 확장해 가면서 자아를

발견한다. 특히 행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유아들에게는 놀이를 통해서 가장 효

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권세경, 황혜경, 김지영, 2015).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

황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행동을 강화시켜 준다(황인영, 2004).

이처럼 놀이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놀이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다. 신나게 놀이하는 유아들을 보면 재

미와 즐거움이 놀이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놀이

는 자발적인 것이다.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순수한 만족을 위해서만 한다. 셋

째, 놀이는 상상적 측면이 강하다.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행동들을 현실을

떠나 상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놀이라는 틀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넷째,

놀이는 행동의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시된다. 놀이자는 놀이가 끝난 뒤 얻게

되는 결과보다 놀이 과정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 다섯째, 놀이는 놀이자가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즉 강제성을 띈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섯째, 놀이는 외부에서 부과된 규

칙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놀이에 필요한 규칙은 대부분 놀이자에 의해서 정해지

고 융통성 있게 수정된다. 일곱째, 놀이자는 놀이를 스스로 시작하고 대체로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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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한다. 타인이 시켜서 억지로 시작하여 소극적으로 하는 활동은 진정

한 놀이일 수 없다(엄정애, 2009).

놀이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놀이는 유아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자 생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놀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놀이 개념과 특성을 다각도에서 조망하여 살펴보

게 될 때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심도있게 들

여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놀이의 중요성

놀이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놀이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불안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행위로

인식되어지며(Trawick-Smith, 2007: 서영민, 2018에서 재인용), 사회·정서적인 측

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20세기 이후부터는 연구를 통해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도 놀이와의 연계성이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Pellrgrini(1980)는 그의 연구에서 유아가 놀이를 하는 동안 기초적인 인

지과정과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Dansky(1980)와 Peppler & Ross(1981)

는 각각 그들의 연구를 통해 유아의 놀이가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 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유아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17세기 코메니우스부터 프뢰벨, 피아제, 비고

츠키와 같은 학자들은 꾸준히 놀이에 대한 중요성 및 교육적 가치에 대해 언급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그들의 이론은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

에서 놀이가 강조되는 이유는 놀이는 유아의 생활인 동시에 학습과 연결시켜 주

는 중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 매개체로서의 놀이는 여전히 수많은

논쟁을 남기고 있다. 앞서 제시된 놀이의 특성은 어떠한 제약이 따르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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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자발적으로 할 때 참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유아교

육현장에서는 일정한 규칙과 틀이 있는 놀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학습시키려 하기

때문에 놀이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다(서영민, 2018).

유아는 놀이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속한 세계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Dewey, 1983) 놀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닌 발전적인 가치를 가진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양옥승 외, 2015). 유아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놀이하는 경험속에서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

러한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적 성장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박낭자, 양승희,

이순영, 박해미, 유지연, 2004).

놀이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는 놀이를 하는 동안 몰입을 통해 즐거

움과 성취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놀이로의 확장을 경험하며 다양한 발전

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놀이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타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놀이과정

자체에 유아는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게되고 유아들은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며 집

중력이 향상된다(서영민, 2018). 이와 같이 놀이는 학습을 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

니라 그 자체로 매우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 행위로 볼 수 있다.

유아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은 양옥승 외(2015)는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유아는 반복되는 놀이경험 속에서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

며 이를 통해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 기술을 발달 시킬 수 있다. 둘째, 놀

이 과정에서 유아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며 행복감, 만족감, 자신감과 같은 긍정

적 경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는 유아의 정서적 적응력을 도울 수 있다.

셋째, 놀이를 하는 동안 유아는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를 시도하고 수많은 시행착

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도모시킬 수 있

다. 넷째,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자연스럽게 탈중심화를 이루

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사회화되어 간다. 즉 놀이는 유아의 사회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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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놀이는 유아의 통합적인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에서 놀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

고 교육 매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

아들이 놀이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Parry & Archer, 1975).

이처럼 놀이에 대한 중요성은 유아교육의 역사와 시대적 요구가 맞물린 채 계

속 이어져 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의 주요 과제는 바로 놀이라고 하였다. 유아는 놀이를 하는 동안 활동의 주도권

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되고, 결정을 따라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과 경험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기대하는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하며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19).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유아교육에서도 놀이중심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놀이의 가치가 놀이중심 유아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최

대한으로 반영되어질 때 향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놀이중심 교육과정

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개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19년 7월 24일에 고시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시행되

는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다. 2017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유아중심’이라는

교육철학 아래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 2017). 유아교

육 혁신방안에서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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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일환으로 놀이중심·유아중심 교육과정 혁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

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으며 놀이와 관련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

격과 총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의 성격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기존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교

육과정의 성격을 다시 명시하여 그 내용으로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을 추구한다’라

고 기재하였다. 이는 누리과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이

놀이중심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과정의 목적

기존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기존의 교육

목적을 변화하였다.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

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로 제

시하며 유아의 놀이를 강조한 교육과정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놀

이는 유아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냈다.

(3) 편성·운영

기존 교육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바깥놀이’를 공식화하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서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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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즉 놀이의 비중을 늘리고 놀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교수·학습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에 관한 7가지 내용 중 절반에 가까운 3가지 항목에서 놀

이를 기재하였다. 유아의 흥미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한다. 또 유아

가 놀이통해 배우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의 방법적 측면에서 놀이가 중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 이전의 교육과정에서의 교사 역할은 유아를 지도하는 역할로 간주

하였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유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여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한번 더 재고하게 하였다.

(5) 각론

기존의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의 내용범주 및 내용이 지나치게 많았으며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권정윤, 2019).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재

구성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 개정 누리과정의 총 20개 내

용 범주를 15개로 축소하였고 61개의 내용을 59개로 변경하였으며 영역별 세부

내용을 삭제했다. 이처럼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유아에게 놀이중심

교육의 실행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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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의 역할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인적 환경으로써 매우 중요한 변인이

다.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유아의 놀이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거나 확장되며 교육적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신은수, 김명

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 2001). 즉 유아의 놀이를 의미있는 교육으로 연결하여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엄정애, 2009) 유아의 놀이

를 학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사는 민감성과 반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강경미, 2014).

교사의 놀이참여와 개입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교사의 놀이 참여와

개입 유형은 학자들 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Wood, McMahon &

Cranstoun(1980)은 유아의 옆에서 놀이하기(paralle playing), 공동 놀이하기

(co-playing), 놀이 지도하기(play tutoring), 실제 대변인(aspokeman for reality)

으로 분류하였다(Jhonson, Christie & Yawkey, 1987에서 재인용). Spidell(1986)은

교수하기, 시범보이기, 칭찬하기, 유지하기, 환경수정, 참여하기, 방향 재지시로 분

류하였다. Shin(1989)은 대화하기, 참여하기, 시범보이기, 환경조성하기, 방향 재지

시하기, 유지하기, 교수하기, 명령하기의 9가지로 분류하며 교사의 적절한 개입은

유아의 놀이의 교육적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엄정애, 2009에서

재인용).

한편으로는 오히려 교사의 개입이 없어야 유아의 놀이가 활발해지고 유아의 인

지적·사회적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File(1994)는 자신의 연구에서

교사가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유아들의 사회적 놀이가 더 활성화 되는 것을 보

고하였다. 또한 Gmitrova와 Gmitrov(2003)도 교사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상황이

아닌 유아가 주도하는 자유놀이 상황이 유아들의 사회·인지발달에 더 도움이 되

었음을 보고하였다. 엄정애(2009)의 연구에서도 교사 주도가 아닌 유아 주도적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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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인지적 협력 구성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하였으며 King(1979)도 유아들은 자신이 선택하면 놀이이지만, 교사가 시킨

놀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사의 개입에 대한 역효과를 지적하였다(Johnson,

Chritie & Wardle, 2006에서 재인용).

이상을 종합하면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나 유아의 놀

이를 잘 이해하고 놀이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놀이중

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 흥미를 지속시키고 이를 교육적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할이 요구된다. 기존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평가에 이르기까

지 교사가 실행의 주체였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에게 보다 많은 권

한을 주었다(오윤정, 2019).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이끌

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다양하다. 이처럼 놀이중심 교

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정혜욱, 김은영, 윤진주, 송정

아, 안정원, 2019).

(가) 관찰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시작에는 교사의 관찰이 중요하다. 하루일과 중 교

사는 유아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한다. 유아가 놀이를 어떻게 하며 왜 하는지 관

찰하고 놀이의 욕구를 알아차려야 한다.

(나) 유연한 계획자

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교사의 역할과 함께 지녀야 할 중요한

태도는 유연성이다.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놀이를 통한 바람직한 배움이 실현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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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교육 계획이 필수적이다.

(다) 협력적 지원자

교육현장은 유아의 개인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가 계획한 고정적인 일과가 아닌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하고 놀이에 몰

입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놀이에서 중요하다. 놀이

는 유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깊이 있

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의 놀이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많고, 교사

는 이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즉 유아들에게 의미있는 자유놀이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들의 놀이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윤향미, 2012).

(2) 교사 지원

국가수준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실행의 중심에 있는

교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사는 교육 실행자로서 유아의 신체적, 정

서적, 인지적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

이다(이윤선 외, 2013). 특히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유아의 놀이를 교육적으로 발

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교안이나 교수·학습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사

에 의해 교육의 질이 결정되기 떄문에 교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

으므로(유희정, 2015) 현장의 교사가 누리과정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실행해야만

질 높은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이윤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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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염지숙, 2011). 교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교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과 도움이 필요하다(김지희, 2014; 안창희, 2015).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가진 어려움과 지원요구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사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실행

할 때 경험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교사지원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지희, 2014; 이

선경, 고경미, 2015; 정미라 외, 2019; 조혜영, 황인주, 2012; 지성애 외, 2014; 최혜

영, 2013; 허정민, 이진희, 2019)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함

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3.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교사는 유아의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재료 및 교구 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정

교화 시킬 수도 있으며 교육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신은수, 2000). 또한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는 교사가 놀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박희숙, 2007)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중요하다. 또한 교사가 놀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놀이를 지원해야 유아

의 놀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고 교육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신은

수 외, 2002). 이러한 이유로 유아의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유아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정누리과정과 관

련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재경, 황지영, 박은미(2020)는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교사의 핵심역량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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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자 유아교사 6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연구를 실시하였다. 참여

한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이해하여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인과 권귀염(2020)은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중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한 심층면담 연구를 실시하였

다. 현장의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의 주체적인 능력과 놀이

의 가치를 재발견을 할 수 있었다며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틀의 부재로 인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개정 누리과

정에 대한 실행 수준 및 평가에 대한 모호함을 호소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허민정(2019)은 개정 누리과정 인식에 대한 유아교사의 개념도를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아

동 대 교사의 비율과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주

요 요소로 인식하는 것을 밝혔다.

윤민아(2019)는 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어려움과 현장 지

원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제를 모호함과 불안

감, 놀이와 배움의 어려운 조화, 내부적 저해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원 요

구 사항에 대한 주제로 교사의 자율성 보장, 교육과정의 양 줄이기, 사회적 인식

개선,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의미공유, 교사 역량 강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교사

들은 개정누리과정의 실천을 위해 기관 내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됨을 강조하였다.

한유진, 고진영, 김경철(2019)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 162명의 인식

을 메타포 분석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유아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변화와

변혁의 교육과정’으로 표현하며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모두 나타냈다. 또한 유아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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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교육과정으로 인식하며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교사들은 유

아교육과정과 놀이는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주요한 학습방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

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놀이를 교육과 연계시키는 점에서는 혼란과 두려움을 겪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현장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면서도

놀이와 놀이중심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어 개정 누

리과정 운영 평가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

악함으로써 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

인 교사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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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에 대해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의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유아교사 8명을 대상으로 그룹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유

아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으며 개정 누리과정 교사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의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그룹별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법은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무엇보다 솔직하

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야 연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서연금, 2009). 이

를 위해 연구 목적 및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따라 이미 연구자와 라포 형성을

이루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경력은 최소 3년 이상인 교

사로 선정한다. 둘째, 현재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사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인 교사로 선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고 본 연구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8명의 교사를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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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참여자의 배경

(1) 김교사

김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사립 A 유치원에 재직중인 교

사이다. 현재 만 5세를 담당하고 있는 10년차 교사이다. 본 연구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재직 당시 기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

누며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했던 선배교사이다. 김교사는 개

정 누리과정 관련 교사교육에 3회 참석 후 원내 자율 교사교육 실시를 위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2) 최교사

최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김교사와 같이 A 유치원에 근

무 중이다. 현재 만 3세를 담당하고 있는 9년차 교사이다. 총 교사경력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결혼 등으로 인해 장기 휴직 후 복직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은

이번 해가 처음이다.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사교육에 2회 참석한 경험이 있다. 개

정 누리과정 운영 시 어려움이 발생하면 원의 원감교사나 김교사에게 조언을 구

하고 있다.

(3) 이교사

이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김교사, 최교사와 같은 A 유치

원에 재직 중인 교사이다. 현재 만 3세를 담당하고 있는 9년차 교사이다. 본 연구

자가 A 유치원에서 부담임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반의 담임교사이다. 개정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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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관련 교사교육에 3회 참석한 경험이 있으나 능숙한 교육과정 실행을 하기

위해 인터넷과 주변 선배들로부터 끊임없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4) 조교사

조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사립 B 유치원에 근무 중이다.

현재 만 4세를 담당하고 있는 8년차 교사이다. 조교사는 3년 전 우연히 놀이에

관한 교사연수에 참여하게 된 후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진정한 놀이 교실을 만들고 싶은 바람으로 ‘놀이학습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

하였다.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사교육에 2회 참석한 경험이 있다.

(5) 박교사

박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조교사와 같이 B 유치원에 근

무 중이다. 현재 만 5세를 담당하고 있는 7년차 교사이다. 박교사는 5년차 당시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석사과정 중이다. 현재

대학원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공수업을 수강 중이라고 하였다. 박교

사는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사교육에는 1회만 참석하였다.

(6) 한교사

한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사립 C 유치원에 근무 중이다.

현재 만 5세반을 담당하고 있는 5년차 교사이다.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사교육에

1회만 참석한 경험이 있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시 어려움이 발생하면 원의 원감

교사나 본인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 다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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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사경력 담당연령 연령 소지 자격증 최종학력

김교사 10년 차 만 5세 36세 1급 정교사 4년제 졸업

최교사 9년 차 만 3세 34세 1급 정교사 4년제 졸업

이교사 9년 차 만 3세 31세 1급 정교사 석사과정 중

(7) 장교사

장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한교사와 같이 C 유치원에 근

무 중이다. 현재 만 3세를 담당하고 있는 5년차 교사이다.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

사교육에 2회 참석한 경험이 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방식에 대한 어

려움을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같은 원에 재직 중인 선배교사에게 조

언을 구하고 있다.

(8) 송교사

송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한교사, 장교사와 같이 C 유치

원에 근무 중이다. 현재 만 4세를 담당하고 있는 3년차 교사이다. 개정 누리과정

관련 교사교육에 2회 참석한 경험이 있다. 송교사는 대학시절 교육실습 때 레지

오에밀리아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험이 있다. 현재 놀이중

심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교육실습 시절을 떠올리며 유아의 놀이와 교육을 연결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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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사 8년 차 만 4세 32세
2급정교사,

놀이학습지도사
3년제 졸업

박교사 7년 차 만 5세 31세 2급 정교사 석사과정 중

한교사 5년 차 만 5세 26세 2급 정교사 3년제 졸업

장교사 5년 차 만 3세 28세 2급 정교사 4년제 졸업

송교사 3년 차 만 4세 24세 2급 정교사 3년제 졸업

2. 연구 절차

가. 예비 연구

예비 연구는 유아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놀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인식 및 지원 요구를 분석한 선행연구(서영민, 2018; 이

소영, 정혜욱, 2017; 임효신, 나종혜, 2011)의 설문지와 질문내용을 분석하여, 놀이

에 대한 교사의 인식,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지원요구에 관한

예비 면담 질문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예비 면담 질문지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인에

게 내용을 검증·보완 받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교사 3인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는 2020년 1월 25일 교사 3인과 1회

의 그룹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면담 자료를 분석

한 결과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

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더불어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구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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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

유아의 놀이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유아의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아의 놀이가 잘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기존 누리과정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로 더 확장 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예비연구 결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묻는 직접적인 문항은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 또는 의미가 모호한 질문은 수정·보완하여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유아교육

과 박사과정 1인에게 내용을 재검증 받았다. 개발된 면담 질문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질문

나. 본 연구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의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유치원 교사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 간의 활발한 대화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같은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룹 면담은 집단으로 토의하며 다른 이와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 그것을 더 파고들어 탐구할 수 있고(King & Horrocks, 2013) 민감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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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려운 이야기라도 더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Seidman,

2006). 이에 면담 일정의 효율성과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협

의 후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 1회씩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에 이메일

을 발송하여 연구의 목적과 면담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은 사전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라포 형

성 과정은 생략되었으며 면담 진행 속도가 빨랐다. 면담에 들어가기 전 면담 내

용은 자료 분석을 위해 모두 녹음 후 전사 될 것을 밝히고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

는 가명처리 할 것임을 설명한 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된 연구참여 동

의서에 각각 날인을 받았다.

그룹면담은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

접 진행하였으며 2020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그룹마다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면담과정에서 연구자는 적극적인

경청을 하며 연구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메모

하여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추

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그룹면담 이후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08)가 제시한 지속적 비교분석

법을 사용하여 전사-메모-개방코딩-심층코딩-주제발견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30

(김영천, 2013). 전사단계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텍스트전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작업을 하였다.

변환된 텍스트는 자료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면담 당일 오탈자 및 문장

을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총 A4 101장 분량에 해당하였다. 메모

단계에서는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문

장에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며 유목작업을 하였다(Bogdan & Biklen, 2010).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문장을 부호화하며 코딩하였다. 코딩

된 자료는 유사범주로 묶어 분류작업을 거쳤다.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유

사한 점과 차이점을 구분 짓고 속성에 따라 하위범주를 묶어나가며 심층코딩 작

업을 하였다(Merriam, 1994).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의 단계마다 유아교육학 교수

1인, 유아교육학 박사과정생 1인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해석의 오류를 줄이도록 노

력하였으며 조언을 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과 ‘놀이중심 교육과정

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으로 범주화 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다음의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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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주제어 주제

놀이

놀이의

개념

모호성, 늘 고민하는,

정의 내리지 못하는
놀이는 모호한 것이다

신체를 움직이는, 뛰어다니는 놀이는 역동적이다

놀이의

주요 요소

집중하는, 몰입, 빠져있는 몰입

눈치 안 보고, 규칙도 적게 자유로움

놀이 지원

순수한 놀이 공간, 섞어서

더러운 교실, 구분 없이,

놀이가 중심이 되는

공간 지원

방해 안되게, 적절한 때만 교사의 적절한 개입

놀이중심

교육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개념

유아가, 스스로, 유아를 작은

어른으로, 할 수 있는

유아가 주체인

교육과정이다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역할

확장시켜, 심화시키게, 배움,

연결시키는

놀이 심화자로서의

교사

욕구를 파악, 좋아하는, 매의

눈으로, 관찰

놀이 관찰자로서의

교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

혼란스러운, 헷갈리고, 어려운,

잘하는 건지,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질,

자리잡을, 윈윈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표 3> 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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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면담 전사본에 대해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자료의 연구 신

뢰성과 타당도를 위해서 참여자가 면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조재식, 허창

수, 김연천, 2006) 연구 참여자가 말한 내용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는지 상호

확인의 과정을 거친 후 합의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면담 전사

본 중 각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발췌하여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후 자신이 이야

기 한 내용이나 의미가 왜곡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다. 회신을 통해 전

사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와 유아교육학 석사과정생 1인, 유아교육학 박사과정생

1인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삼각검증법은

연구의 관점, 시간, 공간 및 상황들을 달리하여 그 자료와 해석을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법이다(황해익, 2017).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의 단계마다 유아교육학 교수 1인, 유아교육학 박사과정생 1인을 통해 분석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해석

의 오류를 줄이도록 노력하였으며 조언을 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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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면담을 실행한 결과 ‘유아 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과 ‘놀이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의 2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주제는 6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분류된 범주에서 11개의 하위주제를 발견하였

다. 발견된 주제를 중심으로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

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유아의 놀이에 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놀이의 개념과 놀이의 주

요 요소, 그리고 놀이 지원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놀이의 개념

유치원 교사들이 인식한 놀이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뉘어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놀이는 모호한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주로 유아의 놀이에 대해 ‘알다가도 모르겠다.’, ‘내가 알던 거

랑 다르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등과 관련된 맥락의 이야기를 공통적으

로 하였다. 즉,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란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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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개정 누리과정 교사교육 듣

고 나니) 더 헷갈리고 있어요(웃음). 놀이의 단어에서 주는 모호함이라고 할까

요? 이런 모호성 때문에 많은 교사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박교사, 2020. 02. 16.)

놀이는 늘 고민하게 해요. 전 놀이라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유아한테

는 놀이가 아닌 경우가 많았죠.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재료가 다양하지 않아도 

애들끼리 더 신나게 노는.....(중략). 요즘엔 하도 놀이 놀이 하는데 ‘그래서 진짜 

놀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교사, 2020. 02. 02.)

놀이라는 걸 딱히 하나로 정의 내리지는 못하겠어요. 특히 요새는 놀이가 완전 

현장에서 이슈라서 여기저기 많이 이야기 하긴 하는데 아직도 저는 ‘내가 아는 

놀이활동이랑 (개정)누리과정에서 말하는 놀이가 같은 거 맞아?’ 하는 생각도 들

고, 오히려 매스컴이나 교육 뭐 이런데서 놀이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어렵던데

요. 저보고 (연구자가) 놀이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꼭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드는데.....

(이교사, 2020. 02. 02.)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의 개념에 대한 인터뷰 중 ‘전에는 유아의 삶 그 자

체라고 알았는데’, ‘유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거라고 배웠었는데’와 같이 과거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놀이 개념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놀이는 단순히 자신들이 이론적으로 학습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들은 현재 유아교육과정에서 강조하

는 유아중심 놀이에 대해서 나름의 경험과 이해를 기반으로 재개념화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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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혼돈이 발생하며 모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Millar(1968)는 놀이란 모호하여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단정 지었다.학자들

은 놀이는 유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

려운 것이라 이야기 한다(이순복 외, 2016). 또한 현장에서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실행연구(윤민아, 2019)에서도 교사들의 서로 다른 관점과 정의가 발견되었

다. 이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놀이에 대해 많은 고민

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2) 놀이는 역동적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주로 유아의 놀이의 개념에 대해 ‘신체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

된 언급을 주로 하였다. 움직임과 동적 활동을 연관지어 이야기하며 정적인 활동

과는 반대되는 모든 활동을 놀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하고 정적인 활동이 말고 신체를 막 움직이는게 놀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이 바깥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도 자유롭게 몸을 쓰면서 놀 수 있으니까요.        

                               

                                              (최교사, 2020. 02. 02.)

소리지르고 하는 거 보면 얘네가 진짜 재미있어하고 진짜로 놀고 있구나 하는게 

느껴져요. 교실 안에서 아무리 놀아도 그렇게 소리지르면 우리한테 혼나니까(웃

음) 좀 조심해서 놀잖아요. 일단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는게 진짜 애들을 위한 놀

이인 것 같아요. 

(김교사, 2020. 02. 02.)

이처럼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유아의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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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적극적인 활동과 즐거움은 같이 존재한다고 믿

고 있었다. 유아의 입장에서 놀이는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유로운 선택을 하

는 것이다(Sutton-Smith, 1979). 또한 유아는 놀이 속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

며 즐거움을 경험한다(박윤정,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현재의

놀이에 대한 개념에서 움직임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아

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즐거운 경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개념에서

유아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원 교사

들은 유아의 놀이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기는 어렵지만 유아들이 진정으

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놀이의 주요 요소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몰입’과 ‘자유로

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1) 몰입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에서 ‘집중’, ‘빠져드는’, ‘불러도 모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가 오롯이 자신의 자발적 동기에 의

한 행위에 매료될 때 진정한 놀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아가 주

위를 신경쓰지 않고 어떠한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놀이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놀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쭉 집중하는 거요. 그게 중요해요(중략). 자유선택 시간에 하고 싶은 대로 자유

롭게 놀이를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저한테 와서 “뭐 해야 해요?”, “강당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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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하면서 자유선택놀이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

가 산책만 가면 개미 본다고 그렇게 혼자서 앉아 있었어요. 교실 가자고 불러도 

안 오고 주구장창 앉아서.... 어느날 저보고 “선생님 개미가 다리 2개로도 걸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먹이가 크니까 4개 다리로 들고 2개 다리

로 이동하는 걸 발견한 거죠. 걔는 교구로 놀면서 뭘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보

고 싶은 걸 집중해서 보면서 배운 거지요.

(김교사, 2020. 02. 02.)

어떤 때는 분명히 자유놀이 시간인데도 애들이 별로 안 돌아다녀서 교실이 조용

할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애들이 뭐에 꽃혀서 완전 빠져 있어요. 뭐 카드 놀이

라던가…. 지네가 유독 하는 놀이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단순히 카드 뒤집기만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순서 정하고 돌아가면서 한 장씩 뒤집어야 한다고 엄청나

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들이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놀이를 깬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놀이시간 지나도록 더 놀이를 하도록 했어요. 유아가 놀이과정에

서 얼마나 몰입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조교사, 2020. 02. 16.)

Huizinga(2001)은 놀이는 완전히 무언가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

다.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례 속에서 ‘발견’, ‘안 가르쳐 줬는데’,

‘배움’ 등을 언급하며 유아가 몰입 경험 속에서 교육이 일어났음을 이야기 하

였다. 이러한 몰입은 유아의 내적동기에서 시작된다. 유아의 놀이에서 내적

동기는 주요한 특성이자(Green & Leeper, 1974) 놀이자인 유아 스스로가 적

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Garvey, 1977). 이러한 이유에

서 유아가 주체가 된 놀이에서는 몰입한 유아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의 놀이에서 몰입을 중요하게 인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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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로움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에서 ‘자유’와 ‘선택’,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를 위해서는 교실 내

규칙을 줄이고 놀이 방법에 얽매인 교사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교사들은 유아에게 놀이 선택의 자유와 놀이 방법에 대한 자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놀이에서 유아가 교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애들 

가끔 새로운 놀잇감 교구장에 넣어 놓으면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하고 물어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은 자유라고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놀이환

경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교사, 2020. 04. 22.)

놀이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통합했던 적이 있어요. 규칙도 최소한으로 해

서 어떤 놀잇감이나 공간이나 다 자유롭게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

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교사, 2020. 04. 22.) 

놀이과정에서 유아들이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제일 중

요하다 생각해요. 현장에서의 놀이가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으니까요. 또 교구 가지고 놀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옆에 애

들이 “선생님! 얘 이거 이상하게 갖고 놀아요!”하고 이를 때 도 있어요. 그럼 나

는 “그렇게 갖고 놀면 교구가 슬퍼하겠네.” 이러면서 갖고 노는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면 걔는 바로 정리해 버렸어요.

(박교사, 2020. 04. 22.)



39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가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발성이 보장된 놀이가 유

아에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Huizinga, Johan(2010)은 놀이는 자유로운 행위이며,

자발적 행위에 의한 것은 모두 놀이라고 하였다. 유아들은 블록놀이도 자기가 선

택해서 하는 것은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하게 되면 일이라고

생각한다(King, 1979).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에서 자유로움을 중요하게 인

식하면서 이전에 지시적이며 지도적으로 유아의 놀이과정에 접근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가 자발적인 선택을 하여 놀이

를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외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놀이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유치원교사가 인식하는 놀이 지원

유치원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유아의 놀이 지원에 대한 인식은 ‘놀이가 중심이

되는 공간 지원’과 ‘교사의 적절한 개입’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1) 놀이가 중심이 되는 공간 지원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 지원에서 공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을 이야

기하였다. ‘순수하게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공

간’ 그리고 ‘영역의 구분이 없는 공간’이 있어야 유아의 놀이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놀이할 때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놀이하는 상황에 따라서 교실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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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고 막아놓은 교구장 위치도 옮기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교실 한가

운데를 확 틔워주면 그것도 더 좋지 않을까요?(중략) 유아가 주인이 되고 놀이가 

중심이 되는 순수한 놀이 공간의 교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교사, 2020. 02. 02.)

놀이를 영역별로 나눠서 놀지 않고 통합했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

고 잘 놀았어요. 그때 느낀 건 진짜 놀이가 일어날 때 교실이 더러워지고 그 모

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러운 교실이 아이들이 제일 잘 놀았

다는 증거니까. 

(한교사, 2020. 02. 23.)

교실에서 놀이할 때는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요. 애들이 책상에 소꿉놀이 올려놓

고 하면 “소꿉놀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라고 제가 물어요. 그럼 애들이 얼른 

역할 영역으로 옮겼어요. 놀이 장소도 정해진 거 였어요. 근데 요즘은 가급적이

면 그런 말 안하려고 노력해요. 안전에 위험한 상황만 아니면 자기들끼리 노는 

상황이면 그 공간 자체를 놀이공간으로 인정해주려고 노력 중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이것 저것 놀잇감 섞어가면서 더 풍성하게 오래 가지고 놀더라구

요.

                                              (조교사, 2020. 02. 16.)

유치원 교사들은 ‘영역’, ‘구분’, ‘정해진’ 등의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제까지 교실

은 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 있었음을 이야기 하며 놀이를

위해서는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가 풍

부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놀이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Greenman, 1988). 실제

교실에서 공간의 구분을 없애주었을 때 유아들은 자유로움을 느끼며 놀이에서 더

욱 즐거움을 느꼈다(김미소, 서영숙, 2018).또한 듀이의 관점에서 보면 놀이 공간

은 학습을 위한 교육목적의 공간이 아니라 유아가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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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연결된다(권윤경, 이찬, 2015). 이러

한 관점이 현재의 놀이와 맞물리면서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가 살아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실이 재탄생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교사의 적절한 개입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를 위한 지원에서 교사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이야

기 하였다. 유치원 교사들은 ‘확장’, ‘심화’, ‘교육’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유아

의 놀이와 교육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놀이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할 

텐데 유아들이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처음 리더의 역할로 교사가 최소한만큼이라

도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모델링이 나

타날 것이라고 봐요.

(최교사, 2020. 02. 02.)

놀이를 확장시키려면 교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정) 누

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처럼 놀이랑 배움이랑 연결시켜 주려면 교사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조교사, 2020. 02. 16.)

놀이에서 개입이 어느 순간에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적절한 때에 교사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누구나가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단순하

게 놀 때 교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놀이 수준이 달라진다는 걸......

(박교사, 2020.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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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들의 의미있는 놀이경험을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소한의’, ‘방해가

되지 않는’ 등을 언급하며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하고 편안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주며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개입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 하는 놀이를 위해서는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놀이화하여 유아가 보다 즐겁게 배우도록 교사가 지원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경화,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 교사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놀이 개입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교사가 계획한 놀이를 지도하기 위한 개입과는 다른

의미에서 놀이 지원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 교사교육 참석 이후 놀이에 대해서 새

롭게 이해하고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유아의 놀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라는 기표의 의미에 대해 나름대

로 해석을 하며 놀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놀이의 주요 요소를 인식하며 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의 개념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상의 어려움과 과제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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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개념

유치원 교사들이 인식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유아가 주체인 교육과정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유아

가’ 또는 ‘유아들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유아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 올림픽 시즌에 아이들이 축구 이야기를 매일 했었어요. 아이들이 축구에 

너무 빠져있었어요, 집에서도 맨날 TV로 보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인 

거지요. 어느날 애들 몇 명이 저보고 먼저 축구대회를 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

서 교사들끼리 의논해서 반별로 축구대회 했었어요. 그때 활동을 생각하면 축구

대회도 유아들이 먼저 제시하고 교사들은 게임 규칙같은 것만 간단히 정해주

고…(중략) 애들이 먼저 하고 싶은 걸 해야 진짜 놀이중심 이라고 생각해요.

(김교사, 2020. 02. 02.)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유아를 작은 어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아이는 혼자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아들을 작은 어른

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 생각해요. 

(송교사, 2020.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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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있어 유아의 자발성과 적극

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유아

의 놀이의 본질이 퇴색되며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정선아, 2016)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유아를 배제하고 있다(김은영, 2019)는 것

에서 기인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개정된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온전한

유아중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도 유아로부터 발현되는 교

육과정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를 존중하고 유아

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유아를 존중한다는 것은

유아기의 발달적 힘을 신뢰하고 유아의 자발적 행동을 중요하게 인정하는 것

이다(김영옥, 2019). 즉 유치원 교사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유아의

자발성’과 ‘주도성’, ‘선택의 기회’의 맥락에서 논하는 것은 유아를 존중하며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

효과적인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있어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 심화자’와 ‘놀이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놀이 심화자로서의 교사

유치원 교사 모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기존의 교사역할과

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의미있는 교육적 경험

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심화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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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은 놀이를 교사가 알려준 정해진 방법으로 할 때가 많아요. 교사가 교구 

사용법을 미리 알려주니까요(중략). 이제는 유아가 놀이할 때 주어진 단편적으로 

놀이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놀이 지도법을 벗어

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김교사, 2020. 02. 02.)

원래는 교실 교구장에 새로운 교구 넣거나 하면 먼저 시범 보여주고 방법도 미

리 알려줬어요. 며칠 지나서 한 아이가 교구로 놀이를 하는데 친구가 와서 ‘그거

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제가 알려준 그대로 가르쳐주더라고요(중략). 

유아의 놀이를 교육으로 연결시켜 주라고 배우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지 100% 감을 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놀이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

아요.

(조교사, 2020. 02. 16.)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에 나타난 ‘끼어들기’, ‘방해’, ‘가르쳐 주기’ 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유아의 놀이에 교사가 개입하

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에 지도, 관찰,

평가, 감독을 위해 주로 개입한다(김수정, 홍용희, 2004; 서현아, 권말순,

2007).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과 교사의 개입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

되어져 온 사안이다(Miller & Almon,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놀이

를 배움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놀이 심화자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방해 안되는’, ‘적절한’ 등을 언급하며 유아의 놀이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김태영과 엄정애(2019)의 연구에서는 무

리하게 유아의 놀이를 학습으로의 연결시켜 주기 위해 교사가 개입하자 유아

의 놀이가 중단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손유진(2011)도 교사가 놀이규

칙을 만들고 지시하였을 때 유아들의 놀이는 자율성과 유회성을 잃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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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자신들의 경

험을 통해 교사의 개입으로 인한 역효과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놀이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아닌 놀이 심화자

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놀이 관찰자로서의 교사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이 ‘놀이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들은 세심한 관찰을 할 때 유아들의

놀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배움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 놀이 속에서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흥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관찰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교사, 2020. 02. 23.)

지금까지는 유아가 놀이할 때 교사는 질문도 던지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같이 놀이하려고 했다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한 발자국 물러

서서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다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교사, 2020. 02. 02.)

유아들의 놀이를 심도있게 관찰하고 파악해서 즐겁게 놀이할수 있고 다양한 것

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판을 펼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송교사, 2020. 02. 23.)

유치원 교사 대부분은 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욕구’, ‘파악’, ‘알 수 있

기 때문’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김순환과 오현주(2019)는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실행연구에서 교사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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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유아의 말과 행동을 더욱 잘 이해하고 놀이상황의

갈등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유아 간의 소통이 촉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다수

의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다각적인 시각으로 놀이를 이해할 때 유연

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서은총, 윤선영, 오윤정,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가 놀이를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교사의 세

심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치

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이 유아의 놀이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유아의 놀이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된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은 ‘시행착오에 대한 두

려움’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1)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를 강조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 혼란스러움’, ‘의문’, ‘어려움’ 등과 유사한 맥락의 이야기를 주로 하며 자신들이

실행 중인 교육과정 방식과 효과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이하면서도 배우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놀이하게 놀이시간을 늘리고,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게 해라고 하면 말은 이해되지만, 막상 아이들 앞에 서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유아도 이걸 놀이라고 생각할까?’ , ‘하루 종

일 놀았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 혼란스러워요. 

(장교사, 2020.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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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이야기 하면 아직까지도 유아의 자발적 놀이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수업을 

하기 위한 놀이를 자꾸 하는 거 같아요. 

(김교사, 2020. 02. 02.)

교육과정의 개념은 원래 추상적이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이기숙, 김정원, 이현숙, 전선옥, 2008). 교육과정의 정의는 합의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

며 두려워하는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유치원 교사 중 일부는 이

제껏 자신이 운영해왔던 교육과정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교사교육에서 ‘이전에는 교사 계획에 의한 놀이 중심이었고, 그건 진정한 놀이중

심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때까지 내가 해온 모든 수업은 틀렸고 정

답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혼나는 기분이었어요(중략). 개정 누리과정 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막 다시 초임으로 돌아간 것처럼 헷갈려요. 

(박교사, 2020. 02. 16.)

개정된 누리과정은 교사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교사들은 이전의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주어진 지침을 충실히 따라 수행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서윤희, 2018; 이경화, 2016). 그러나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중심과 놀이

중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교사의 역할로 인해 일부 교사는 혼란을 느끼

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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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들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현장

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

다.

이상적인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처음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꿈꾸던 모습 있잖아요.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놀이주

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모습…. 정작 교사가 되고 나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

했거든요. 이것저것 가르칠 것도 많고, 엄마들 요구사항도 맞춰야 했었고...(중

략).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유아교사의 모습

이 보였어요(웃음). 해 보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도 저도 긍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조교사, 2020. 04. 22.)

어렵겠지만 점차 좋아지겠지요 놀이중심을 실천하면서 성공적인 날도 있을 거도, 

완전 수업 안되게 엉망진창인 날도 있겠지요. 지금은 저 아직 잘 못하긴 해요(웃

음). 실패에서 오는 배움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교사들도 노하우가 생기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자리가 잡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렵긴 어려운데 애

들도 좋아하고, 저만 좀 잘하면 둘 다 윈윈(Win-Win)이겠네요.

(최교사, 2020. 02. 02.)

이와 같이 유치원 교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과 같은 유사 맥락에

서 이야기 하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한 과도기가 지나면 자신

과 유아 모두 발전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인식은 교사

와 학생을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주체로 재개념화하는 생성관점(서경혜, 2016)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동안 체득

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숙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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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대

해 유치원 교사들은 두려움과 기대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유아를 주체

적 존재로 인정하며 교육과정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롭게 대두된 교사의 역할로 인해

교육과정 실행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신의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사는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연결시켜 주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량이

강화되어 궁긍적으로 교사 자신과 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

육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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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

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

는 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유치원 교사의

놀이와 놀이중심에 대한 인식에 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아 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 개념은 ‘놀이는 모호한 것이다.’와 ‘놀이는 역동적이

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놀이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우

며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또한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놀이

를 유아들이 즐거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좋은 놀이’에 대한 은유적 인

식 분석을 한 김소향, 조준오, 이주옥(2018)의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정형화된

교재교구 없이도 할 수 있는 신체 놀이를 좋은 놀이라고 인식한다는 결과와 바깥

놀이의 활성화를 위한 강은영, 정미라(2018)의 실행연구에서 놀이에 대한 규제를

줄여주자 유아들이 진정으로 즐기며 자발적인 놀이가 출현하는 것을 발견한 결과

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 이후 유아 놀이에 대한

본질과 이해해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지성애, 2019). 이제까지 현장에서 유

아의 놀이는 교사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가지고 노는 교육적 활동에 가까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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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로 이루어져왔다(윤향미, 장영희, 2013; 정주인, 권귀염, 2020). 그렇기에 일

부 연구들에서 유아의 ‘진짜 놀이’를 조장해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 것으

로 유추된다(임미소, 서영숙, 2018; 임부연, 2017; 한은미, 이순자, 2015). 진정한

놀이는 내적 동기에 의해 유아 스스로가 선택하고 이끌어 나가도록(장경은, 2018)

유아의 선택을 존중하며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김명순, 2019). 이러한 사

유로 놀이는 교사가 개념을 규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아동으로부터

출발’(이선희, 2018)하여 유아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치원 교사들이 놀이에 대한 인식을 유아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에서 유아의 몰입과 자유로움을 가장 주요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에서는 유아가 외부의 규제나 규칙 없이 자유롭

게 선택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자발적 놀이를 통해 유아가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고 하였다. 몰입과 자유놀이는 좋은 놀이를 의미하는 요소들이다(임부연,

2017). 유아들의 놀이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실패 또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 진지하게 참여하며 몰두할 수 있는 것이

다(김명순, 김길순, 김지연, 신혜영, 정미림, 2017). 교사들이 놀이를 미리 계획하

고 안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이승숙 등, 2017) 인해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놀이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놀이성을 잃어버린 놀이가 주로 일어나고 있다(손연주, 임부

연, 2019). 이처럼 교육에서 안내된 놀이(guided play)가 주로 일어나게 된(김미

소, 서영숙, 2018) 것은 교사들이 유아의 놀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간과한 것

으로부터 기인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원하는 것에 몰입

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유아의 삶 자

체인 놀이를 들여다보며 놀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놀이와 배움을 어떻게 연결

시킬 것인지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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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 지원을 위해 놀이가 중심이 되는 공간 지원

과 교사의 적절한 개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내 구분되어

진 영역과 학습과 놀이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의 경계를 없애주면 유아의 놀이가

활성화 될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또한 유아의 놀이가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

서 교사가 개입을 해야 놀이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교실 공간

및 교구장 등을 비우는 것이 유아의 자발적 놀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한 윤민아(2019)의 연구와 맥락상 유의미하게 논의할 수 있다. 유치원 내 환경이

지나치게 교육환경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에만 비중을 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다(권선영, 정지현, 김경은, 2013). 이는 유아의 놀이

를 되살아나게 하려는 현 교육과정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유아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각기 다른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발달할 수 있으

므로(McCarden, 2004) 유치원 내 실내공간은 유아의 놀이를 확장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의 자유놀이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놀이환경을 열어주고 최소한의 개입

을 하는 것을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함을 밝힌 서은총, 운선영, 오윤정(2020)의

연구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에서

의도적인 상호작용이나 개입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교사의 역할에 소홀하다고 인

식한다(권혜진,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개입은 교사의 역할로서가 아닌 유

아의 놀이를 심화·확장시키기 위해 지원을 위한 개입을 의미한다. 즉 교사는 놀이

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놀이 개입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사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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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유아가 주체인 교육

과정이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발적 행동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유아로부터 발현되는 교육이 진정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들

은 유아를 능동적 존재로 존중하게 되었다는 교사의 인식을 밝힌 정주인, 권귀염

(2020)의 연구결과와 같은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놀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며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이제까지 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는 유아를 중심으

로 한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자신들이 계획한 교육에 맞춰 유아의 흥미를 유도하

고 있었다(정선아, 2004). 이로 인해 교사들은 사전에 계획된 교육에 맞춰진 놀이

를 유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환경 및 교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김희진,

2017).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개선되고 실제 개정누리

과정을 현장에서 운영해보면서 체득된 경험이 유아가 가진 힘을 신뢰하고 인정하

게 된 것으로 해석 된다.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이전의 교

사 계획안 중심의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아의 생각과 느낌에 귀 기

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놀이 심화자이자

놀이 관찰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를 안내하고 평가하던 기존의 교

사 역할에서 벗어나 놀이를 심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유아의 놀이 맥락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자신의 역할을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는 역할로 내재적 존재로 인식하

고 있음을 밝힌 송주영, 김낙흥(2019)의 연구결과와 개정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역

할은 유아의 놀이가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관찰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오채선

(2019)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교사들이 유아의 놀이를 의

미있는 배움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관련 교사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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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이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하여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개정된 놀이중심 교육과

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느끼며 걱정하고 있으나, 개정 누리과정이

안정화되고 자신들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향상되면 유아와 자신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였다. 기대감에 관한 인식은 교사들이 개

정 누리과정에 관한 실행을 유아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변혁으로서의 시도이자

기회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한유진, 고진영, 김경철(2019)와 유사한 관점에서 논

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변혁을 고무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대감과

동시에 나타난 두려움에 관한 인식은 유아교사들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혼란과

거부감을 밝힌 권혜진(2019)과 허민정(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교사들은 유아와의 놀이과정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장은영, 2020) 교사로써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Chakravarthi, 2009). 이러한 혼란은 이제까지 교사가 유아를 이끄는 전통적 교

육과정 담론에서(이경화, 2016) 벗어나 유아로부터 발현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

다는 낯설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교수방법의 변화가 아닌

교사의 사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교수방법, 교육 및 놀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 교사의 신념과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교사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놀이의 개념, 놀이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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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놀이지원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는

모호하지만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유아의 진정한 놀이를 위해서

는 몰입과 자유로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놀이를 지원

하기 위해서는 놀이가 중심이 되는 공간과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의 놀이에 대해 보다 본질적 의미를 발견

하고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놀이중심 교육

과정의 개념, 교사의 역할, 실행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

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유아가 주체인 교육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은 놀이 심화자이자 놀이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

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기대감에 대한 인식이 동시

에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저변 확대

를 위한 다양한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남시 소재의 유치원 교사 8명만을 대상으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유치원 교사 외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대상 인원을 교사 집단별로 분류

함으로써 인식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파악되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이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적용 초

기에 대한 실제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교육현장에서의 관찰을 병행한 후속연구

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양적연구와 병행함으로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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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적용과 관련한 보다 가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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