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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에 따른 놀이지원방법 이해도

정유진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Understanding The Play Support Method According 
To The Commitment To Change And Strength Us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Yujin J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밝혀보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G광역시와 J시의 영유아교사 192명을 임의 표집하고, 변화몰입과 강점활용,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에 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21.0 프로그램을 통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이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
이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향후 진행될 교사지원 프로그램 방향성과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연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derstanding the play support method
based on the commitment to chang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ir strength use. We enrolled 192
randomly sampled early-childhood teachers in G and J City as research subjec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PSS 21.0 program. Understanding the play support method by early-childhood
teacher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commitment to change and strength use. Inversely, the
commitment to change and strength use were correlated with the effect of understanding the play 
suppor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curriculum
training and teacher support programs by revealing the influence of teachers' commitment to change 
and strength use on their understanding of play suppor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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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아교육현장은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으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어지고 있으며[1], 교육
과정 운영 전반과 기관의 조직문화와 교육 주체들 간의 

관계 형성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이 변화를 주도하는 주
체로서 교사와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치
원 3법 통과로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면서 
변화가 가속화되어지고 있다[2]. 즉, 유아교육현장의 추
진동력이자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는 변화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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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변화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변화몰입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eckar(1960)에 의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
한 행동방식을 분석할 때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3]. 이후, 조직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조직몰입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1970년대 중
반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4]. 변화몰입은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일
련의 행동에 구성원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힘이나 심적 
경향으로 정의된다[5]. Conner(1992)에 따르면, 변화몰
입의 단계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후, 이를 수용
하는 단계를 거쳐 내재화하는 것으로 변화의 목표와 구
성원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결속력을 제공한다[6]. 이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몰입하는 대상은 단순하게 특정 
직무나 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조직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변화상황이다. 변화몰입은 개인의 의사 
혹은 의지를 통해 변화 과정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실행
하는 것을 강조한다[7]. 변화몰입은 3가지 차원으로 정서
적 변화몰입, 지속적 변화몰입, 규범적 변화몰입으로 구
성되었으며, 몰입을 특징짓는 마음상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8]. Herscovitch와 Meyer (2002)는 정서적 몰
입과 지속적 변화몰입, 규범적 변화몰입으로 구분하여 
몰입을 정의하였는데, 정서적 몰입을 조직과 자신을 동
일시하여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느끼게 되고 그 결
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으로 변화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욕구이다
[5]. 반면 지속적 변화몰입은 조직이 변하게 됨에 따라 
얻게 되는 이득과 손해를 비교하여 몰입을 선택하는 것
이고, 규범적 변화몰입은 변화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
적지지, 변화몰입, 집단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
증한 연구[9], 교사가 인식하는 셀프리더십과 조직지원인
식, 정서적 변화몰입을 검증한 연구[10],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원장의 진성리더십과 조직문화 및 조직공정성
이 교사의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변화몰입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유아교사가 기관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대한 요구
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며, 이를 지지할 수 있도
록 유아교사의 변화몰입을 촉진할 수 있다. 

다양한 성격적 특질 중에서 성격강점은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부분을 의미하며 특히 긍정적인 인품, 덕목을 
이야기한다[12]. 긍정심리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강점
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강점을 자신의 삶과 일에 활용하
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강점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황해
익(2018)은 강점활용을 어떠한 환경에서 개인에게 요구
되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적 특질과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3]. 
Govindji와  Linley(2007)에 의하면 강점은 강점인식과 
강점활용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강점인식은 인지
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자각하
는 것을 뜻한다[14]. 강점활용은 인지적인 측면을 넘어서 
생활이나 직업맥락에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여 활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Buckingham(2007)은 본인의 강점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의욕적이고 낙관적이 되어 저항이나 장애물이 경험
하게 되더라도 빨리 극복할 것이라고 하였다[15]. 또한 
이소희, 신춘희와 박영례(2010)는 본인의 최대 강점 영
역에서 많이 배우게 되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16]. 영유아교사의 경우 Haslip과 Donaldson 
(2021)이 밝힌 것처럼, 직무분야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성격강점을 활용하며, 강점활용을 통하여 교수능력을 향
상 시킬 수 있다[17]. 

강점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교사의 강점활용정도
가 긍정정서, 수업몰입, 자율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가 수행되었으며[18,19], 유아교사의 성격 강점에 대한 
연구에서 사랑, 감사, 낙관성, 친절로 개인이 지닌 성격
강점으로 설명하기보다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독특한 직
업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20]. 유아교사는 사회의 변화, 유아교육기관의 실정
과 상황, 교사의 신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해
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유아의 개인차와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틀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21]. 따라서 유아교사가 본인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이는 교사가 변화에 몰입하고 교사 본인의 강점
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교육현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요인과 우리 사회의 교육
적 기대와 요구들을 반영한다[22].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
의 주체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23].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에 따른 놀이지원방법 이해도

129

교육과정을 추구함 따라 유아교사는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무엇인지를 상황에 따
라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1]. 교사 놀이 지원
의 질에 따라 유아들의 경험이나 배움의 질이 결정되므
로 교사는 유아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충
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내용에 대한 유아교
사의 놀이지원방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놀이지원방법 이해
도 관련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자면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한 교사 이해도나 인식 연구[24-26]의 일부 항
목으로 다루어졌으며, 교사의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와 유
아의 교육내용 경험 정도를 분석한 연구[27], 놀이지원방
법 이해도가 놀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28]. 이에 빠르고 성공적인 변화를 받
아들이기 위한 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
점활용에 따른 교사의 놀이지원방법 이해도가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교사 차원에서는 교사 본
인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교육내
용에 대한 놀이지원방법 이해도를 교사 스스로 점검하여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교육기관 차원에서는 놀이
지원방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
는 교사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유아에게 양질의 
놀이중심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현장을 
주도해야하는 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이 놀이중심 
교육과정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향후 진
행될  교사지원 프로그램 방향성과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연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 놀이지
원 방법 이해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이 놀이
지원 방법 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G광역시와 J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 중인 영유아교사 192명을 임의 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절차는 검사의 소요 시간 
및 문항이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 연구대상이 아닌 영유아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예비검
사를 실시하여, 문항이해도 및 문항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6월 1일부
터 6월 17일까지 G광역시와 J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 중인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41
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설문지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49
부를 제외한 192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
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변화몰입, 강점활용과 놀이

지원 방법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도
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유아교사의 변화몰입을 측정하
기 위하여  Herscovith & Meyer(2002)이 개발하고 김
민영(2009)이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9]. 이 도
구는 정서적 변화몰입 5문항, 지속적 변화몰입 4문항, 규
범적 변화몰입 4문항, 3개 영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5점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몰입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변화몰입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78
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강점활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Govindji
와 Linley(2007)가 개발한 강점활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14]. 강점활용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도구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14개 문항, 단일요인
으로 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유아교사의 강점활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강
점활용에 대한 신뢰도는 .86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사의 놀이지원방법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1]의 5개 영역의 ‘내용’ 59개
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한 천윤주, 장상
옥(2022)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30]. 이 척도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12문항, 의사소통 
12문항, 사회관계 12문항, 예술 경험 10문항, 자연탐구 
13문항의 5개 영역, 총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지원방법 
이해도가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교사의 놀이지원방법 
이해도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72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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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교사의 변화
몰입, 강점활용, 놀이지원 방법 이해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이 놀이지원 방법 이해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의 관계

Play Support Methods
P&H C S A N P

Affective .60** .78** .67** .75** .64** .74**

Continuance .65** .75** .73** .75** .69** .77**

Normative .69** .78** .77** .75** .74** .81**

Commitment 
To Change .70** .84** .79** .82** .75** .84**

Strength Use .66** .75** .69** .75** .63** .75**

**p<.01
P&H: Physical Exercise And Health, C: Communication, S: Social 
Relations, A: Artistic Experience, N: Nature Exploration, P: Play
Support Methods

Table 1.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 to 
change , Strength Use, and Play Support 
Method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놀
이지원방법 이해도(r=.86, p<.01)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
다. 하위영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서적 변화몰입과 
신체운동·건강(r=.60, p<.01), 의사소통(r=.78, p<.01), 
사회관계(r=.67, p<.01), 예술 경험(r=.75, p<.01), 자연
탐구(r=.64, p<.01)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
속적 변화몰입과 신체운동·건강(r=.65, p<.01), 의사소통
(r=.75, p<.01), 사회관계(r=.73, p<.01), 예술 경험(r=.75, 
p<.01), 자연탐구(r=.69, p<.01)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규범적 변화몰입과 신체운동·건강(r=.69, p<.01), 
의사소통(r=.78, p<.01), 사회관계(r=.77, p<.01), 예술 
경험(r=.75, p<.01), 자연탐구(r=.74, p<.01) 모두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강점활용과 놀이지원방법 이해도(r=.75, p<.01)는 정
적인 관계를 보였다. 강점활용과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의 
관계를 하위영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신체운동·건강
(r=.66, p<.01), 의사소통(r=.75, p<.01), 사회관계
(r=.69, p<.01), 예술 경험(r=.75, p<.01), 자연탐구
(r=.63, p<.01)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3.2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이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Β β t R2 adj R2 F

P.
S.
M

(constant) 50.01  5.34
.55 .55 237.05***

Affective  9.34 .74 15.39

(constant) 61.71  7.70
.59 .59 280.72***

Continuance 10.40 .77 16.75

(constant) 55.99  7.66
.66 .66 370.98***

Normative 10.53 .81 19.26

(constant) 32.62  4.33
.71 .71 468.41***

All  3.96 .84 21.64

(constant) 47.61  5.14
.57 .56 250.75***

Strength
 Use  3.32 .21   .75

***p<.001
P.S.M : Play Support Methods

Table 2. The Relative Effect of commitment to change 
and Strength Us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Understanding Play Support 
Methods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변화몰입이 놀
이지원방법 이해도를 71%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68.41, p<.001).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하
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규범적 변화몰입이 66%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70.98, p<.001). 
지속적 변화몰입이 59%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F=280.72, p<.001). 정서적 변화몰
입이 55%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F=237.05, p<.001). 

유아교사의 강점활용이 놀이지원방법 이해도를 57%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50.7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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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의 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선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
다. 먼저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놀이지원방법 이해도는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
면 정서적 변화몰입이 의사소통과 가장 높은 관계를 보
였으며, 지속적 변화몰입과 규범적 변화몰입은 자연탐구
와 높은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손향신, 유태
용(2011)의 개방성, 외향성, 핵심자기평가가 변화몰입과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변화에 더 몰입하며, 조직변화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변화에 몰입하는 구성
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더 빨리 학습한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
구와 맥을 같이 한다[31]. 

유아교사의 강정활용과 놀이지원방법 이해도는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가 본인의 강점활용을 
2019 개정누리과정 영역 중 의사소통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인의 강점
과 특정업무의 특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강점과 업무의 성
과는 배가 된다는 연구(Donaldson et al.,2011; 
Harzer & Ruch, 2013)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
다.[32,33] 다만 유아교사의 강점활용과 누리과정 영역
별 놀이지원방법 이해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Haslip과 Donaldson(2021)이 밝힌 것처럼, 유아교사
는 직무분야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성격강점을 활용하
며, 강점활용을 통하여 교수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17]. 뿐만 아니라 
Linley와 Harrington(2006) 및 Seligman, Ernst, 
Gillham, Reivich와 Linkins(2009)의 연구에서 본인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 보다 잘 활용할 때 자신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더 잘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34,35]. 대표강점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36]의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대표강점을 선정하여 활용한 경험을 지
속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유아교사 자신만의 강점을 더 많이 

활용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유아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이 놀이지원방
법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
교사의 변화몰입이 놀이지원방법 이해도를 71%, 강점활
용이 놀이지원방법 이해도를 57% 설명하고 있다. 조직
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므로 한 
개인이 그 조직에 어떠한 감정을 갖고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 정도
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변인과 빠르게 변화하는 근무환경에서 교사
가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또한 유아교사 개인이 지닌 성격강점이 직업적 특성과 
어우러질 때 개인의 성격강점의 활용 및 직무수행이 원
활히 이루어진다[37]. 따라서 자신의 성격강점을 개발하
고 활용하면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오는 
혼돈을 줄이고 놀이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교사 차원에서는 교사 본
인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교육내
용에 대한 놀이지원방법 이해도를 교사 스스로 점검하여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교육기관 차원에서는 놀이
지원방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
는 교사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유아에게 양질의 
놀이중심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현장을 
주도해야하는 교사의 변화몰입과 강점활용이 놀이중심 
교육과정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향후 진
행될  교사지원 프로그램 방향성과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연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근무 기관 유형
별, 영유아 연령별 등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밝히고 있지
는 않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비
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 변화
몰입과 강점활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놀이지원방법 이해
도를 점검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심층 면
접, 관찰을 통한 질적 방법의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
다. 셋째, 유아교사의 강점인식과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
해 누리과정의 5개영역에 대한 놀이이해도와 놀이지원에 
관한 관찰 연구와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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