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1 pp. 205-213,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1.20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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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전문성과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밝혀보자 하였
다.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한 유아교사를 202명을 임의 표집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전문성과 디지털 놀이지원역량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전문성과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은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이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향후 진행될 디지털 놀이지
원역량 관련 유아교사 지원 프로그램 방향성과 유아교사의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the impact of digital literacy and
the teaching expertis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ir digital play support competency. The 
research subjects included 202 early childhood teachers in D City who were randomly sampl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gital literacy, teaching expertise, and the digital play support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digital literacy and teaching expertise affected digital play support compet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impact of digital literacy and teaching expertise on digital play 
support competency, thus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of teacher support programs related to 
digital play support competency and the development of job training program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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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이 대표되는 지능정
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1,2]. 코로나 19 감염
병은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 등의 온라인 플랫
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촉발하였으며, 생활 속 디지
털 의존도를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 현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학습자들
은 학습 자체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교수자, 학부모, 
동료 및 인터페이스 등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써 디지털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활
용하게 되었다[3].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
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21년 9월 24일 공포, 22
년 3월 25일 시행)이 제정되었으며, ‘제3차 유아교육발
전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앞으로 개정될 3-5세 
교육과정에 ‘디지털 기초소양’의 반영을 예고하고 있다
[4]. 또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ICT 매체를 
교육적인 부분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UNESCO(2018)의 
제안을 시작으로[5],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과정에도 
ICT 기술을 포함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6].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2023)
는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을 교사자격 취
득을 위한 교직소양 과목을 통하여 이수하도록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였다[4]. 따라서 감각을 통한 실물교육을 
강조한 유아교육현장에서도 ICT 매체에 대한 활용방법
과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다[7].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
름은 유아교사에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유아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
점이 되었다.

리터러시란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어왔으나, 현
대사회에서의 리터러시는 단순히 언어만을 의미하는 국
한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혹은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8]. 디지털 리터러시는 
Gilster(1997)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9]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 및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정보를 
수용하는 개념에서 사회적 참여,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협업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
고 있다[10-12]. 즉,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문해력을 말하는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이다[13]. 자신에

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표
현할 줄 아는 것까지 포함하며, 현 사회를 살아가는 구
성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능력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아교사로
서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 확장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수업에 적절하게 실행할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
하면,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
하는 교육인 ‘스마트교육’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14]. 또한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
수록 유아교사의 ICT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15], 테크놀로지 자아효능감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태도
가 높아졌다고 보고된다[16].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이 실
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스마트교육 교수효능감이 스마트교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
된 연구는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향후 적극적으
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14,15].

한편, 일반적으로 전문성은 고객의 특별한 필요에 맞
는 결정을 위한 지식, 고객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추구
하고자 하는 성향, 집단적 책임감 등을 기반으로 한다
[17]. 유아교사의 전문성은 이러한 일반적인 전문성의 개
념을 기반으로 유아교육을 실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는 유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
라 할 수 있다[17].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교사
의 자율성을 포함한 전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18]. 
교사는 수업을 주도하는 중요한 핵심 주체이므로, 가르
치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 소질, 성향, 가치, 기술, 행동 
양식과 더불어 이를 교육현장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19]. 이렇듯 ‘수업 전
문성’은 교사의 교수 활동 전반에 걸쳐 양질의 수업을 계
획, 진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발휘되는 전문적인 능력
이다[20]. 학습자는 교사, 환경, 시간 등의 다양한 요인들
이 유기·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수업을 통해 그들의 행동
과 사고를 새롭게 발화시키므로, ‘좋은 수업’을 위한 교
사의 전문성 개발에의 노력은 가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21]. 특히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초·중·고교와는 다른 
교육 특성으로 인해 수업의 계획, 진행, 평가의 상당 부
분이 교수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사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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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기능
하게 된다[22]. 더욱이 유아들에게 유아교사란 그들이 알
고 있는 세계 그 자체로 정의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
사하므로[23],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그들의 수업 
효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하
종(2015)은 유아교사로서 지녀야 할 수업 전문성을 ‘수
업내용’, ‘수업전략’, ‘수업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4]. 즉, 유아교사라면 수업내용을 구조화시켜 명료하게 
전달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사용하며, 그들의 행동 및 과제를 체계적으
로 점검·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교수
방법 및 상호작용방법에 대한 전문성의 영향을 살펴보
면,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
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25], 문제행
동지도전략에도 직·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26]. 김연수, 이시자(2020) 역시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27]. 또한 전문성이 높은 유아교사일수
록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다[28]. 교육
과정이 이해되는 방식은 교사의 개인적·전문적 정체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29],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도 그 영향은 작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30]. 이렇듯 유아교사의 전문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아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부분의 교육관련 연구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기
반으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교수매체를 통해
서 이루어진다.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게 정보전달이나 개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매체
가 사용 되지만 유아교육에서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중심으로 교수매체를 활용한다. 과
학기술의 혁신에 따른 교수방법의 변화와 함께 교수 매
체의 개념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컴퓨터와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들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되면서, 인간의 삶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31]. 최근 정보과학기술의 발달
이 유아교육 현장에 급격히 유입되면서 컴퓨터,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과 관련한 디지털 매체나 인터넷을 활용

한 정보통신 매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
듯 유아교육현장에서도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이 유아교육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
용하여 기존의 활동과 놀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유아의 경험의 구성과 재구성, 의사소통, 예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32]. 이렇게 급작스러운 교육환경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사들에게는 유아들의 디지털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유아교육에서 디지털 놀이를 재개념화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33,34]에서 유아가 디지털 
놀이를 통하여 즐거움, 자발성, 적극적인 참여, 주도적 
탐색,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컴퓨팅 사고와 창의적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
이 또는 디지털 교수매체 활용에 대해에 관한 연구
[35-37]를 통해 유아교사는 디지털 놀이를 새롭지만 시
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놀이 등으로 개념
화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의 디지털매체 이용지침에 대
한 유아교사 요구도 분석[38]에 관한 연구에서 다수의 
유아교사들은 유아의 디지털매체 활용을 위한 유아교사 
역할을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이와 관련한 연구가 시작단계이지만 디지털 놀이가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아교사들 또
한 디지털 놀이를 시대적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고 있으며, 유아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교육은 대상 연령의 특성상 유아교사의 능력에 따
라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에 커다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 성패 향방의 키는 결국 유아
교사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자로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30]. 지금의 
유아교육현장은 디지털 매체의 풍부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디지털 놀이에 대한 요구도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서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이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과 디
지털 놀이지원역량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이 디
지털 놀이지원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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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한 유아교사를 임의 

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절차는 검사의 
소요 시간 및 문항이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 연구대상이 아닌 유아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이해도 및 문항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6월 
5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구글 폼 설문지 링크를 
배부하여 최종 회수된 234개의 설문지 중 분석에 활용하
기 어려운 설문지 32부를 제외한 202개의 설문지를 이
용해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1)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안정임 외(2012)의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김경희 외(2019)에서 활용한 미디
어 리터러시 측정 항목을 참고 및 재구성한 강수영
(2021)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39]. 이 검사도구는 
접근과 활용 6문항, 사회적 소통 3문항, 비판적 이해 3문
항, 관용성 3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접근과 활
용.66, 사회적 소통.83, 비판적 이해 .85, 관용성.66, 전
체는 .76이다. 

2) 수업전문성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중등학교 교

사용 수업 전문성 측정 도구를 김하종(2015)이 유아교사
에 맞게 수정한 ‘수업 전문성’ 척도를 사용하였다[40]. 이 
검사도구는 수업내용 5문항, 수업전략 7문항, 수업관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검사 도구는 5점인 
Likert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수업 전문
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다
음과 같다. 수업내용.89, 수업전략.83, 수업관리 .85, 전
체는 .89이다.   

3) 디지털 놀이지원역량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조운주(2020)가 개발한 놀이지원역량 측정도구와 강유

나, 이영신(2020)이 디지털 매체 이용 지도지침의 영역
을 도출하여 이은영(2021)이 수정한 디지털 놀이지원역
량 도구를 사용하였다[46]. 이 도구는 디지털 놀이이해 5
문항, 디지털 놀이관찰 3문항, 디지털 놀이운영 6문항, 
디지털 놀이 반응·소통 6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합산 점수
가 높을수록 교사의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이 우수함을 의
미한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놀이 이해.91, 디지털놀이 관찰.90, 디지털놀이 운영 
.85, 디지털놀이 반응·소통 .93, 전체는 .94이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으며,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
문성,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의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
전문성,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 
    디지털 놀이지원역량과의 관계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
터러시와 디지털 놀이지원역량(r=.75, p<.01)은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놀
이지원역량과의 하위영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놀이이해(r=.67, p<.01), 디지털 놀
이관찰(r=.71, p<.01), 디지털 놀이 운영(r=.66, p<.01), 
디지털 놀이 반응·소통(r=.63, p<.01)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리시가 높을수록 디지털 놀이지
원역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과 디지털 놀이 지원
역량(r=.86, p<.01)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와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의 하위영역별로 자세
하게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놀이이해
(r=.78, p<.01), 디지털 놀이관찰(r=.82, p<.01), 디지털 
놀이운영(r=.71, p<.01), 디지털 놀이 반응·소통(r=.76, 
p<.01)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이 높을
수록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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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β t R2 adj R2 F

U
(constant) -20.59 -7.03

.46 .45 170.30***

D·L .61 .67 13.05

Ob
(constant) -13.31 -7.84

.50 .50 207.69***

D·L .39 .71 14.41

O
(constant) -13.09 -4.71

.44 .43 154.69***

D·L .56 .66 12.55

R·C
(constant) -6.36 -2.59

.40 .39 134.45***

D·L .45 .63 11.59

C
(constant) -53.37 -6.92

.57 .57 267.11***

D·L 2.03 .75 16.34

U
(constant) -5.04 -3.96

.61 .61 326.07***

T·P .38 .78 18.05

Ob
(constant) -3.25 -4.53

.67 .67 414.49***

T·P .24 .82 20.31

O
(constant) 2.57 1.91

.50 .50 208.01***

T·P .32 .71 14.42

R·C
(constant) 4.47 4.25

.58 .58 288.19***

T·P .29 .76 16.97

C
(constant) -1.24 -.40

.75 .74 603.26***

T·P 1.24 .86 24.56
***p<.001
D·L : Digital Literacy, T·P : Teaching Professionality
U: Understanding, Ob: Observation, O: Operation, R ·C :Reaction 
·Communication, C : Capabilities

Table 2. The Effect of Digital Literacy and Teaching 
Professiona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Digital Play Support Competency

Digital Play Support Competency 

U Ob O R·C C
Access and 
Utilization .48** .49** .47** .46** .53**

Social 
Communication .29** .33** .29** .29** .34**

Critical 
Understanding .67** .76** .64** .62** .75**

Tolerance .17* .18 .19** .15* .18**

Digital Literacy .67** .71** .66** .63** .75**

Contents of 
class .78** .73** .69** .76** .81**

Instructional 
Strategies .70** .67** .54** .62** .71**

Class 
management .67** .76** .64** .63** .76**

Teaching 
Professionality .78** .82** .71** .76** .86**

**p<.01
U: Understanding, Ob: Observation, O: Operation, R ·C 
:Reaction ·Communication, C : Capabilities

Table 1.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Teaching Professionality and Digital 
Play Support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3.2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이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미치는 영향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
터러시와 수업전문성이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을 57%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67.11, p<.0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놀이관찰을 50% 설명하고(F=207.69, 
p<.001),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이이해를 46% 설명하고 
있다(F=170.30, p<.001). 다음으로 디지털 놀이운영을 
44% 설명하고(F=154.69, p<.001), 디지털 놀이 반응·소
통을 40%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F=134.45, p<.001). 즉, 디지털 리터러시 변인은 디
지털 놀이관찰, 디지털 놀이이해, 디지털 놀이운영, 디지
털놀이 반응·소통 순으로 유아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이 직무만족을 75%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03.26, 
p<.0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놀이관찰을 
67% 설명(F=414.49, p<.001), 디지털 놀이이해를 61% 
설명(F=326.07, p<.001), 디지털 놀이 반응·소통을 58% 
설명(F=288.196 p<.001), 디지털 놀이운영을 50% 설명

하고 있으며(F=208.01,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즉, 수업전문성 변인은 디지털 놀이관찰, 디지
털 놀이이해, 디지털 놀이반응·소통, 디지털 놀이운영 순
으로 유아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
전문성,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의 관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와 수업전문성이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 및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정적 상
관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놀이지원역
량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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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 놀이 지원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
정에서 유사한 맥락의 선행연구들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인 ‘스마트교육’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결과는 디지
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놀이를 지원하는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14,48]. 또한 놀이 및 디지털 관련 수강
경험이 디지털놀이 지원역량에 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
향 요인으로 밝혀진 이은영(2021)의 연구결과와 간접적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15].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이 높은 교사는 디지털 매체를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넘어서 유아교육과정에 배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아
의 놀이와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자연
스럽게 녹여서 융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교
육적 고민이 가능함을 주지하며 볼 때[41], 디지털 리터
러시와 디지털 놀이 지원 역량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본 연구
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
해 유아교사가 디지털 놀이 지원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과 디지털 놀이지원
역량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
는 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지원환경
은 디지털놀이 지원역량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이은영(202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는 결과이다[40]. 또한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유아교사-
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7], 유아교사
의 전문성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42].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의 하위역량 
중 디지털 놀이반응·소통에서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업전문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최소한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유아의 실
제 놀이와 유아교사의 지원계획을 개선해갈 수 있는 역
량이 있다[43]. 그리고 디지털놀이반응⋅소통 역량은 유
아가 원하는 놀이의 제공을 위하여 유아교사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아들의 경험과 발달을 고려하여 
디지털놀이를 발현시키도록 지원하며, 안내하여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다[44]. 즉 놀이중심 
교육인 유아교육의 특성 상 수업전문성은 놀이지원능력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이 수업전문성과 디

지털 놀이지원역량의 정적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유아교사의 전문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아교육현장과 유아교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필수적인 요인
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수업전문성은 디
지털 놀이지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디지털 리터리시가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의 하위
요인을 디지털 놀이관찰, 디지털 놀이이해, 디지털 놀이
운영, 디지털 놀이 반응·소통 순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기술과 놀이의 통합
은 유아교사가 준비해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내용을 학
습’하는 것을 넘어 유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놀이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맥락’이라고 밝힌 
Lankshear & Knobel(2006)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45]. 또한 유아교사가 디지털 기기에 대해 잘 인식
하고, 디지털 정보를 잘 이해하며,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여 유아의 학습을 촉진하는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 것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본적인 유아교사 준
비도임을 주장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46-48]. NAEYC(2012)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가 유아교육에 이점을 제공한다고 인정하며[49], 
디지털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유아의 발달 잠재력을 최적
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디지털 시대의 유아
교사는 유아의 디지털 놀이와 배움을 확장하기 위하여 
유아들의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감각과 움직
임,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를 제공하며, 
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유아교사가 유아의 관심을 민감하게 읽고 놀
이환경 조성자 그리고 협력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아교사가 준비한 ‘내용
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유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사용
하여 놀이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맥락’으로 만들
어가는 방향에서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이 지원 역량 함
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50].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이 디지털 놀이지원
역량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이 디지털 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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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다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을 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의 하위영역을 살펴
보면 디지털 놀이관찰, 디지털 놀이이해, 디지털 놀이 반
응·소통, 디지털 놀이운영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업전문성은 놀이교수효능감과 정적 예측관
계로 나타난 박정미(2021)의 연구결과와 간접적으로 일
치하는 결과이다[43].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지원
환경의 수준이 높으면 유아교사의 디지털 놀이지원역량
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밝힌 이은영(202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40]. 

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의 실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많은 문제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다[51]. 유아교사는 유아가 가지는 특별한 
경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업방법과 주어진 
실제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
러한 유아교사의 능력에 따라 수업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다[52]. 즉, 유아교사의 능력에 따라 수업전문성이 달
라지고 유아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전문성이 따라 유아
교육의 질이 달라지질 수 있으므로, 유아교사 디지털 놀
이지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마련이나 프로그램 계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유아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관심
이 시작단계이므로 유아교육단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경력별, 연령에 따
른 디지털 리터리시, 수업전문성과 디지털 놀이지원역량
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사의 개인별 
디지털 놀이지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디지털 관련 교
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놀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밝힌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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