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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관심과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사 역량의 인식 분석은
현직 및 예비 유아교사들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현직 및 예비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교사 역량 인식의 중요성 및 교육적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직 유아교사(176명)와 예비 유아교사(23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사 7개 역량들 중 ‘학급운영 역량’을 제외한 6개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뷰 자료 분석결과에서는 현직 및 예비 유아교사 대부분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아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추어져야 하며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은 모든 역량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해서는 다른 역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온라인 수업 등 매체 활용 교육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교사의 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교사역량에 대한 현직 유아교사들의 인식 수준이
예비 유아교사에 비해 비교적 높으므로 예비 유아교사의 교사역량 인식수준을 높이고 교사 교육에 유아 이해를 위한
내용과 ICT 수업매체 활용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구성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in-service an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analyze teachers' opinions on 
the importance of teacher competency perception and the need for education on competency through
interviews. As a result of conducting surveys and interviews with in-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n=176) an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n=232), 6 competencies excluding 'classroom 
management competen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7 competenci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ost of the in-service an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uggest that 'comprehension 
and attitude competency toward young children' is important, because the competency is the basis of
all competenc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structions media competency' 
was less important, but 'ICT instruction media competency' had a high educational demand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results showed that in-service teachers had a relatively high level of perception
about teacher competency.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pre-service teachers' competency should be 
raised. Teacher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contents for understanding young children and methods
of using ICT class media. 

Key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 Competency, Teacher Competency,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ICT Instruction Media Competency, Competen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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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교교육기관은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 내용이 결정되지만 교육목표를 이
해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실행, 평가하
는 등의 교육 활동은 교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의 질적 수준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므로 교사 역
량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1,2]. 특히 유아교육의 경
우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교사가 담당하는 영역이 생활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학습대상이 어린 
연령의 유아들이므로 교사에 대한 의존도와 상호작용이 
높고 수업에 있어 교사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 교사
의 질적 수준이 교육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3,4].  

이에 유아교육에서는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
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역
량 강화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교사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은 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규명하고 각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
거나 교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1,5-9]. 

유아교사 역량 규명 및 역량 지표와 관련된 연구들에
서 제시된 교사 역량들은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유아교사에게 필
요한 역량을 확인한다. 교사 전문성과 관련해서 교사 역
량 요인을 제시하는 것은 교사 역량의 주된 목적인 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이다[10]. 

유아교사 역량을 규명하는 연구들에서는 유아교사로
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교사 역량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한 교사역량
을 살펴보면, 신은수 등(2011)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
원의 핵심역량 영역을 유아에 대한 이해, 평가의 이해 및 
실행,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건강·영양·안전지도, 대
인관계 및 의사소통 실천, 교직인성 및 전문성 개발로 구
성하였고[11]  배진오, 이연승(2014) 연구에서는 교직인
성 및 전문성 개발 역량, 학습자에 대한 이해역량, 교육과
정 운영 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정보화 소양 
역량, 학급운영 역량으로 분류하였다[12]. 유희정(2018) 
연구에서는 교직인성 및 전문성,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
육과정 구성 및 운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정보화 소
양, 학급운영으로 제시하였으며[13] 김연수, 이지연
(2019) 연구에서는 정의적 역량(내적동기, 교사정서 및 

태도, 수업개선노력), 인지적 역량(지식, 수업목표, 수업
설계, 교수법, 학습분위기 조성, 영유아평가)으로 분류하
였다[14].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9)에서는 유아교
사 역량을 유아발달 이해,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형성, 유아관찰 및 평가 수행, 유아 특성에 적합한 교
수수행,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적용·통합, 교사 전문
성 개발로 제시하였고[15] 유재경, 황지영, 박은미(2020) 
연구에서는 교사인성 및 전문성, 유아와의 상호작용, 놀
이지원, 유아의 성장과 발달, 학습환경과 교육과정, 가족
과 지역사회, 유치원 운영 및 학급관리, 문화 소양으로 분
류하였다[16]. 최근 김근혜(2021)연구에서는 교사역량을 
교육과정 이해 및 제구성 역량, 기본적인 수업설계 역량, 
학습자의 특성·학습수준 등 학습자 이해역량, 교수매체의 
선정 및 활용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지능정보역량,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 연결 네트워크 역량, 감성이해·교
감 등 감성역량으로 분류하였다[17].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습자 이해 역량, 교육
과정 이해 및 운영역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목적과 사회 및 
교육적 상황에 따라 정보화 역량, 교수매체 선정 및 활용 
역량, 놀이 관련 역량, 문화역량, 감성 및 정서역량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사역량에서는 공통적인 특
성을 가진 역량이외에 사회적, 교육적 상황에 따라 다양
한 역량도 제안되고 있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검
토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산업체 직무 유형과 요구 역량
이 다양화되어지듯이 유아교사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변화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체 분야에서
의 역량은 직무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 요구변화에 의해
서도 역량이 변화되기도 한다. 교육현장에서의 교사 역량
도 시대적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과정 역시 변화된 역량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으
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18]. 최근 2019 개정 누리과정
의 경우에서도 개정 이후 유아교육기관 현장 적용을 위
해 유아교사에게서 놀이 교육계획,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유아교사는 놀이교육과 관련된 
역량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이
에 해당된다[16]. 교육과정 개정과 같은 교육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현직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
성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수업운영에서 요
구되는 교사의 전문성 수준도 이를 반영하여 높아지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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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육적 상황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점검과 개
선을 요구한다[8]. 그러나 대학의 교사양성 교육과정 분
석 연구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지식, 기술, 태도 중 지식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 기술과 태도적인 측면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9]. 즉 현 사회적 상황
과 같이 온라인 교육의 강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는 실제 교육 현장에 통합되어야 할 ICT 활용 능력이 유
아교사의 중요한 자질들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으나 실
제에서는 유아교육 현장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20].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들이 개발되고 교육에 적용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에 ICT를 적절하게 활용하
는 것은 유아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관련되며 ICT에 대한 
교사 전문성은 유아들의 디지털 역량을 촉진시키는데 영
향을 줄 수 있다[21,22]. 유아교사의 ICT에 대한 역량 강
조와 교육을 통한 양성은 UNESCO 에서도 제안된 사항
으로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유아교사들은 
ICT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ICT 수업매체와 상호작
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3,24]. 즉 유아교사들이 ICT 관련 역량을 양성하는 것
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다. 

ICT 수업매체 역량을 포함하여 다른 교사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실
제적으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중요성 정도와 해당 역량 
교육에 대한 요구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따라
서 현직 및 예비 유아교사들의 ICT 수업매체 역량을 포
함하여 교사역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들의 역량 중요성의 인식과 역량에 대한 교육
적 요구가 높다는 것은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
하게 된다. 유아교사 역량 양성이 교육 목적인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내용
을 구성하고 있다[25]. 그러므로 유아교사들이 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
도록 교육목표와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량에 
대한 교사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사의 인식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사 
역량을 규명하고 각 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
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고[26,27], 역

량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 역량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8,26,28] 

유아교사의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아교사의 직급
에 의한 차이와 연관되기도 한다. 원장(감)과 일반 유아
교사 및 예비 유아교사의 경우 직급에 따라 요구되어지
는 직무수행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 역량 
인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1,29]. 유아교사 역
량 인식이 유아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예비 유아교사보
다는 현직 유아교사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 현
장에서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
음과 동시에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는 이전부터 수
행되고 왔으나 교사 양성 교육이 사회적, 교육적 상황 변
화에 적응적이기 위해서는 교사 역량에 대한 유아교사들
의 인식 분석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는 교사 직무 영역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전
문인 양성을 위해서는 유아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점
검해야 하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역량 관련 정
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18,30].

현직 유아교사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인식하는 유아교
사 역량의 중요성은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므
로 예비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중요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비 유아교사로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
해 교사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고는 있지만 실천적 
경험의 부재로 인해 현직교사와 교사역량의 인식에 있어
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교사역량 중에서도 현직교사가 강조하고 있는 역
량과는 또 다른 교사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교
사 역량과 예비 유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사 역량
을 분석하는 것은 현직 유아교사를 위한 교육이나 대학
교육 현장에서 예비 유아교사들의 실무능력 강화에 필요
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현직교사에게는 현장에서 실천적이고 경험
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
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 및 연
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예비교사에게는 인식하고 
있는 중요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역량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여 실무능력에 지
장이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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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비 유아교사의 교육적 경험은 향후 현직에서 
유아교육 실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
해 교사역량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의견과 정보는 대학에
서의 교사양성과정을 점검하도록 하여 예비 유아교사의 
교사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졸업 후 현장실무 능
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
한 영향을 줄 수 있다[31].

그러므로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교사역량에 대한 인
식차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
량의 중요도 및 이유 등을 알아보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
장 고려해야 할 교사 교육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역량들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수렴 역시 영유
아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량개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는 현 사회적 상
황에 따른 교사 역량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현 교육적 
상황에 필요한 교사 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
는데 필요하다. 특히, 교사 역량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
을 알아봄으로써 현직 및 예비 유아교사가 갖는 교사 역
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교사 교육에서 중
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내용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유아교사 역량과 예비 유아교사
들이 인식하는 역량을 비교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 
역량의 중요성과 교육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
사 양성 교육과정을 점검하는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 역량에 있어서 현직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
간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현직 유아교사들과 예비 유
아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 은 무엇인가? 셋
째, 유아교사 역량들 중 교육적 요구가 높은 역량은 무엇
인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유아교사 역량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수도권 및 

충청도에 소재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으로 하고 있

는 예비 유아교사 232명과 수도권 소재의 유치원 및 어
린이집에 근무하는 현직 유아교사 176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이후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인터뷰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하
는 4학년 재학생 7명과 유치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 
5명(경력 2년∼9년)이 참여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21년 5월∼8월에 실시되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4학
년 재학생은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과 60시간 이상의 교
육봉사를 마쳐 유아교사의 역량에 대한 관점이 다른 학
년 학생들에 비해 보다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역량 설문도구[8,32]를 활용하

였다. 설문문항은 7개 핵심 역량군(교육과정 이해 역량(5
문항), 교육과정 운영 역량(7문항),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8문항), 자기개발 역량(11문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6문항), 학급운영 역량(5문항), ICT 수업
매체 역량(9문항))을 중심으로 총 51개의 항목이며 각 문
항은 Likert 5간 척도(매우 그렇다∼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유아교사 역량에 관한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과 교육학 전공 전문가 집단을 통해 
1차적으로 내용타당도를 산출하였다(CVI=.99). 이후 2
차 검토를 위해 2회에 걸쳐 설문조사 항목 및  구성에 대
한 문항 내용 적합성을 검토받았다. 설문 문항의 전체 신
뢰도는 Cronbach α=.967이며 세부적으로 7개 핵심 역
량군에 대한 신뢰도는 교육과정이해역량: α=.859, 교육
과정운영역량: α=.914,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역량: 
α=.909, 자기개발역량: α=.781,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α=.884, 학급운영역량: α=.847, ICT 수업매체 역
량: α=.964로 나타났다. 설문도구에 대한 타탕도와 신뢰
도는 전문가 내용 타당도가 CVI>.8이고 문항의 내적 일
관성 신뢰도가 Cronbach α>.7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타
당도와 신뢰도 수준이 적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질문(semi-structured question)
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점은 규정하되 인터뷰 대상자
의 반응은 자유롭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33]. 인터
뷰에 사용된 질문의 초안은 총 12개 항목으로 개인의 기
본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교사역량의 중요성, 역량의 중요
성 인식에 대한 이유, 교육요구가 높은 역량 및 역량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질문 문항은 1차적으로 
유아교육 전공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아 중복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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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합하지 않는 문항을 수정하여 10개 질문문항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2차 검토에서는 수정된 인터뷰 질문 
내용과 순서에 대해 검증받은 후 이를 수정·보완하여 3
차 검토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2.3 연구절차
유아교사 대상 설문조사는 사전에 유아교육기관에 연

락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장의 협조를 얻
어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 회수하였다. 예비 유아교사
의 경우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문항의 답
변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후 현직 유아
교사는 최종 176개, 예비 유아교사는 최종 232개의 설
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사
용하여 기본 통계 자료(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산출
한 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검증을 위해 t검정을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이후 현직 유아교사 및 예비 유아교사의 역
량 차이에 대한 심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자 2명
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각 인터뷰 자료는 한글로 전
사하였다. 1차 분석은 인터뷰를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
로 읽어가며 주제별로 구성된 단위(unit)로 범주화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단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 분석에서는 주제별로 구성된 단위에서 핵심 개념이
나 문장으로 유목화 하여 분류하였다[34]. 자료의 분석은 
연구진 모두의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과정을 거쳐 분류
화하고 범주화하였다. 또한 분석 단계별로 유아교육 전공 
및 교육학 전공 전문가 2인으로부터 범주와 분류의 적합
성과 안정성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즉 각 범주가 모든 
핵심개념으로 구성되는데 적합한지, 범주별 핵심 개념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 받았다. 분류된 자료의 의미가 명
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재조정한 후 전문가 
전원의 동의 및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현직과 예비 유아교사 간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
Table 1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자료 분석결과 유아교

사의 7개 역량들 중 ‘학급운영 역량’을 제외한 6개 역량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교육
과정 이해 및 운영역량’,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

과 ‘자기개발역량’에서는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고 ‘ICT 수업매체 역량’에서는 p<.01수준, ‘대
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에서는 p<.05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값에 기준할 때, 모
든 교사 역량에서 현직 유아교사가 예비 유아교사에 비
해 평균이 높게 나타나 유아교사 역량에 있어서 현직 유
아교사가 예비 유아교사에 비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mpetency
In-service
(N=176)

Pre-service 
(N=232) t

M SD M SD

curriculum 
understanding 4.36 2.67 4.05 3.11 5.36***

curriculum 
management 4.42 3.53 4.14 4.42 5.00***

comprehension and 
attitude toward young 

child
4.62 3.43 4.44 4.49 3.63***

self-development 4.49 4.76 4.29 7.12 3.79***

interpersonal & 
communication skill 4.44 3.11 4.31 3.51 2.32*

class management 4.30 2.60 4.20 2.99 1.89

ICT instructional 
media 4.05 5.61 3.87 6.01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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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The perception of in-service an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competencies

3.2 유아교사 역량의 중요성 인식과 이유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난 역량들 

중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량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현직 및 예
비 유아교사 대부분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
해서는 덜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인터뷰 결과 대다수의 현직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는 7개 역량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도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58.3%). 그 이유는 유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유아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추어져야 하며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은 모든 역량의 기본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음은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현직 유아교사와 예
비 유아교사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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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사이기 때문에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라
던지 발달 지표를 조금 잘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아
이들을 맞이해야 그것을 토대로 교육 과정 운영이라던
지 학급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
에 대한 이해 및 태도 역량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차 현직 유아교사)

유치원 교사로서 해야 하는게 다양하게 많지만 그럼에
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요구되는 것이 유아에 대한 많
은 이해와 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아들의 그 사소한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는 유아에 대
한 이해 및 태도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유아교사)

‘유아에 대한 이해 및 태도역량’은 유아 발달과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유아에 대한 수용적, 
헌신적, 온정적 태도에 대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
아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분류하여 현직 유아교사와 예
비 유아교사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유아에 대한 이해는 p<.0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유아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competency
In-service
(N=176)

Pre-service 
(N=232) t

M SD M SD
comprehension toward 

young children 18.54 1.83 17.58 2.65 4.30***

attitude toward young 
children 18.38 1.92 17.92 2.1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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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perception of comprehension and 
attitude competency toward young children

이러한 결과는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유아교사에게는 유아에 대한 태도형성은 유아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기간 습득되기 
어렵다. 반면 유아에 대한 이해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에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
으로 분석된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서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조
금 힘든 영역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5년차 현직 유아교사)

인성 이쪽의 역량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당장 키워진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예비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에 대
한 이해, 발달에 대한 이해 이런 역량이 많이 요구가 되요.  

 (9년차 현직 유아교사)

3.3 교육적 요구가 높은 유아교사 역량 
인터뷰 결과 ’ICT 수업매체 역량‘은 7개 교사역량 중

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났다(40.0%). 
일부 교사의 경우 ICT 수업매체 역량을 유아교사 역량 
중에서 덜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교사들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Table 1의 결과와도 
일관된다. Table 1에 의하면 교사역량들 중에서 가장 인
식이 낮은 역량은 ’ICT 수업매체 역량‘(현직 M=4.05, 예
비 M=3.87)이었다. 

그러나 다른 교사 역량과는 다르게 현직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 모두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90.9%). 즉 ICT 수업매체 역량을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는 교사와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
는 교사 모두 ‘ICT 수업매체 역량’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
려할 때 교육을 받아 양성되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기는 있지만 익히 들었을 뿐
이지 실현되는 건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다양
한 활용 방법들을 먼저 알아야 선생님들이 적용이 가능
하지 않을까 싶어요. 

                         (5년차 현직 유아교사)

이제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기도 했고 생활 속에
서 디지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들한테
도 그런 교육을 해서...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 유튜브 시
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
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미리 알려주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유아교사)

구체적인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현직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ICT 수업
매체 역량을 ICT 수업매체에 대한 지식 이해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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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으로 분류하였고 자료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competency
In-service
(N=176)

Pre-service 
(N=232) t

M SD M SD
understanding of ICT 

instruction media 16.17 2.51 15.48 2.74 2.64**

Use of ICT instruction 
media 20.25 3.19 19.37 3.38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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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perception of ICT instruction media 
understanding and use

ICT 수업매체 이해와 ICT 수업매체 활용 간 인식차이
는 p<.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ICT 수업매체 이해와 활용 역량 모두에서 현직 유아교사
가 예비 유아교사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유아교사들에게 있어서 ICT 수업매
체에 대한 지식의 이해보다는 ICT 수업매체를 수업에 활
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더 많이 나타났다.  

앞으로 자라나갈 유아에게 필요한 것들은 첨단 기술 능
력에 기반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교사가 자연
스럽게 노출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활용을 통해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역량
을 위해 만약에 배우고 싶다면 ICT 수업매체를 생각했
습니다.         

(9년차 현직 유아교사)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만들 줄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하면서 유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더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또 어
떤 매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더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교사가 직접 해봐야지 유아들한테 더 좋은 방
향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비 유아교사)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현직 유아교사와 예
비 유아교사의 인식 수준을 조사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
해 교사가 인식하는 중요 역량과 교육적 요구에 대해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사 역량 중 ‘학급운영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교육과정 이해, 교육과정 운영, 유아 이해 및 
태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자기개발, ICT 수업매체 역
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 대
상 인터뷰 실시 결과 역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역량은 ‘유아이해 및 태도 역량’이었다. 반대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ICT 수업매체 역량’이었으나 
교육적 요구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
아교사 역량에 있어서 현직과 예비 유아교사 간 인식차
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인 수준에서 ‘학급운영 
역량’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평균
값(현직교사 M=4.05∼4.62 예비교사 M=3.87∼4.44)에 
기반할 때 모든 교사역량에 대해서 유아교사들은 교사역
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1에서 제시된 유
아교사 역량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현직 및 
예비 유아교사 모두 교사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
의하고는 있으나 교사 역량은 교직 실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므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직무
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 유아교사가 예비 유아교사에 비
해서 중요성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므로 예비 유아교사
와의 인식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역량에 있어서 현직 유아교사
들이 예비 유아교사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
고 있어 현장에서 인식하는 역량 수준으로 예비 유아교
사들의 인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유
아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이는 것은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교사로 하여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하여 교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역량에 대한 기본 
교육을 통해 역량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유아교사들은 교사역량 중에서  ‘유아이해 및 태
도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
사로서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은 교육의 대상인 유아 발
달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교사는 유아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유아에 대한 인성적인 태도를  가장 기본적
이면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29]. 인터뷰 자
료에서도 분석됨과 같이 유아발달에 대해서는 예비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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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부터 교육받아 오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폭이 다양하지 않아 지속적인 교
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유아교사로서의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학습대상인 유아발달과 특성에 대해 이
해하는 것이므로 유아에 대한 이해는 유아교육을 효과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현직 유아교사는 유아이해 역량
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로 인식함
을 확인할 수 있다[29]. 유아이해는 유아의 발달영역별 
특징을 알고 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으로 
유아교육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이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
작용이 중심이 되므로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29,35]. 그러므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의 발달과 특
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도
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비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현직 유아교사 연수 또는 특강에서 유아발
달과 특성에 대한 교육내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구성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뷰 자료 분석결과 ‘ICT 수업매체 역량’의 경
우에는 다른 교사 역량에 비해 인식 수준은 높지 않으나 
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역량으로 나타났다. 현직 및 예비
유아교사 인식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ICT 수업매체 역량
이 가장 덜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뷰 자료 분
석 결과에서는 교육적 요구가 가장 높은 역량으로 나타
났고 이러한 결과는 ICT 수업매체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
한 선행 연구와도 연관된다. 선행연구에서 유아교사는 
ICT 수업매체 역량의 중요도에 비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교육적 요
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
과에서 나타난 유아교사들의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교육적 요구와 일관성이 있다. 이는 교사들이 ICT 수업
매체 역량을 다른 교사역량에 비해 잘 알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함을 인지하고 더 배우고자 하는 요
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유아교사들
의 인식이 낮은 것은 ICT 수업매체에 대한 실질적인 활
용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인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36]. 따라서 ICT 수업매체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매체 활용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면 
유아교사들의 ICT 수업매체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CT 수업매체 인식에 비해 ICT 수업매체  활용에 대

한 교사들의 교육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어지는 현 사회적, 교육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결
과로 해석된다. 유아교사의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예비교사
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역량들 중에 정보화 역량이 포함된 결과와도 연관된다
[30].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ICT 수업매체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실무 현장에서부터 
인식하고 있으므로 ICT 수업매체에 대한 교사교육이 더
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효과적인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사 교육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
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현직 교사 
및 예비교사의 교사역량에 대한 인식과 인터뷰 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에게 함양되어야 하는 교사역량을 알아봄
으로써 현직교사에게는 연수를 비롯한 재교육 등에서 다
루어야 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또한 
예비교사에게는 대학 교육과정 및 특강 등의 교육내용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현직 및 예비 유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 유아
이해 및 태도와 ICT 수업매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다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현직 유아교사 및 예비 유아교
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교사역량 중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이 
주목하는 역량은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역량이었다. ICT 수업매체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ICT 수업매체에 대한 소양 지
식 및 ICT 수업매체 활용 능력을 갖춘 유아교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OECD 교육 2030에
서는 단일 역량이 아닌 복합적인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
반이 되는 핵심기초를 강조하였고 그중 인지적 기초로 
문해력과 수리력을 제안하였다. 이는 디지털 및 데이터 
리터러시의 기초가 되므로 ICT 관련 교사교육의 필요성
과 연관된다[37]. 

구체적인 ICT 수업매체 역량 관련 교사 교육에서는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ICT 수업매체 활용방법에 중
점을 두고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도 교
사들은 ICT 수업매체 역량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매
체 관련 교육에 대해 유아교사들은 증강현실(AR), 가상
현실(VR), 인공지능(AI), 코딩교육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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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현 시대
에서 관심과 활용이 확산되는 최신 ICT 수업매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ICT 관련 교육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차원의 교사
교육 지원 및 교육환경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겠다. 

둘째, 기존의 유아교사 역량 연구들은 핵심역량을 중
심으로 교사가 획득해야할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에
서의 다소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교사로서의 교육적 책임이 중
대하므로 교사 역량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중심의 역량이 아닌 유아의 전인
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유아중심의 교사역량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직 유아 교사와 예비 유아교사의 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토대로 하여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역
량에 대해 파악하고 미래사회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교
사역량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예측해야 한다. 2010년 이
후 교사 역량 연구에서 제시되는 교사역량은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7].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로서 가장 중심적이면서 기본적인 역량은 유아
중심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으로 이러한 역량은 과거부터 
현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른 역량의 기본인 동시에 우선
시 되는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역량에 대한 의미가 재개념화되면서 역량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수용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적 접근
도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의 속도에 보수적인 경향성을 가진 유아교육의 경
우 아직까지 새로운 교사역량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핵심
역량에서 변혁적 역량으로의 역량에 대한 관점 변화가 
발생되는 상황 속에[38]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교
사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역량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에 기반한 역량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환경에 준비되어 있는 교사는 변화의 주체
가 되며 주변의 삶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량은 단편적인 
지식, 기술 습득 이상을 넘어 가치와 더불어 서로 통합하
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연관되며, 어느 한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고 실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적 능력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유아교사가 행위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는 다양하고 상이한 학습 경험을 연관시키고 교육 구성
원들 간의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을 설계하도록 지
원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37,38]. 유아교사 교육은 현 사회적, 교육적 상황에 적
합한 내용을 포함하여 미래 교육환경을 위한 교사 역량
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별 유아교사의 특성
과 요구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교육 형태로 제시될 수 있
어야 한다.  

미래 변화하는 유아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
이고 교사역량 교육을 의미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
체적인 교사 교육 내용 구성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능 정보화 사회 변화 요구에 
따른 유아교사의 역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ICT 
수업매체 지식 및 활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방안
과 교육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
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 인식 연구는 교사의 관점에서 유
아교사가 획득해야 하는 역량에 중점을 두었으나 유아교
육의 본질은 교사가 아닌 유아에게 있으므로 유아가 주
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아교사로서의 통
합적 역량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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