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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영유아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개

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 간에 차이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관찰 레

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목적 내용 방법 활용

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의 발달을 선결정된 틀에 따라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영유아 관찰은 곧 영유아 평가로 여겨지며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작업은 열린 마음으로 영유아의 학습 과정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서 영유아의 사진 글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미지화 하고 영유아 동료 교사 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교사 

성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사건으로서 영유

아의 놀이 배움 를 포착하고 의미 짓는다 놀이 관찰과 기록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며 놀이 관찰

과 기록이 교사에게 작용하여 영유아를 이해하고 교육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행 그 자

체로 바라보고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

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놀이 관찰과 기록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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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개정 누리과정 이하 개정 누리과정 과 제 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이하 차 표

준보육과정 의 시행으로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자

율성으로 여겨지며 중요해졌다 개정 누리과정과 차 표준보육과정은 교사가 놀이 기록을 

하는 목적을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하기 위해 영유아의 말 몸짓 표

정 등에서 드러나는 놀이의 의미와 특성에 주목하여 이 중 필요한 내용을 메모나 사진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 해야 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놀이 기록의 형식은 자유롭게 변경가능하다 교사들은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의 의

미를 찾고 이를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놀이이해자료집 놀이실행자료집 누리과정 현장 지원자료 

관찰기록 안내서 관찰을 관찰하다 관찰 기록을 담다 등 놀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자료들이 제작 배포되고 있다 특히 해설서의 교육 내용은 놀이 기록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아의 놀이를 통해 교육 내용을 이해하도록 방식으로 

바꾸어 교사의 놀이 기록이 유아의 배움을 포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교육내용은 활동을 통해 유아에게 학습되도록 하는 방식이었으나 유아의 놀이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유아의 놀이를 기록하는 것이 유아의 놀이가 곧 배

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집은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에서 질문이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배움의 의미를 포착하게 됨을 보여주며

다양한 기록의 방식이 담긴 사례집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놀이실

행자료집은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으로서 놀이 기록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부 보건복지

부 누리과정 현장 지원자료인 관찰기록 안내서는 기록을 하는 교사들이 처음 겪

을 수 있는 어려움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예를 들어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 이런 것도 기록일까 등과 같은 교사들이 갖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

공하며 놀이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과 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놀이 기록 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자료를 

본 연구에서 개정 누리과정과 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말하는 놀이 기록은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이라고 축약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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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관찰 기록이라는 용어는 교사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경화 외 의 연구를 보면 교사들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내용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유아별 그룹별 놀이 모습 놀이 활동 문제 행동 및 갈등 상황 또래 갈등상황

고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으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경화 구옥선 김미진 김병만 김성숙 류주영 박지영 서보순 손유진 이진희 정

혜영 홍성희 최고은 기록의 내용은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관찰

하고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놀이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또한 교사들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며 특별한 주의 지도가 필요한 몇몇의 영유아에게 

편중된 놀이 기록을 하고 있었다 이경화 외 교사들은 기록을 하는 방식에도 어려

움을 느끼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사들은 놀이 기록을 하는 어려움으로 놀이 기록은 

객관적이고 개별 기록이어야 하며 반드시 글로 남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김은숙 한미라 박소연 이경화 외 즉 교사들은 영유아의 무엇을 관

찰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혼동하며 자신의 이해에 따라 관찰하고 기록하는 범위가 다양하

며 관찰과 기록의 의미에 대한 혼동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은 이전부터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이하 레지오 교육 의 기

록작업 에서도 같은 용어인 관찰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이

다 개정 누리과정과 차 표준보육과정이 실행되기 이전 교사들은 영유아 관찰이라는 이

름으로 영유아를 관찰하고 기록해왔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의 다른 한 축에서는 레지

오 에밀리아 교육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며 기록작업을 시도하여왔다 정선아

이 과정에서 기록작업은 북유럽 국가의 교육적 기록작업

과 동일시되며 우리나라에서 구분 없이 적용되었다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현실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도 관찰과 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관찰과 기록은 각자의 이해 수준에 

머물게 되며 혼동이 발생된 것이다

영유아 관찰은 규준에 따른 객관적인 관찰을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청으로서 관찰과 기록을 의미하여왔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영유

아의 배움을 포착하고 교육과정 실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써 관찰과 기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영유아교육에서 기록 관련 연구들은 영유아 관찰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의 차이를 밝히지 않고 이루어져왔다 영유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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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는 대부분 영유아의 발달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 영유아 관찰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김경숙 강은영 김태인 유은영 나귀옥 김경희 송연숙

신나리 오정순 정윤진 장세라 고은혜 박병기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

록작업에 대한 연구는 크게 기록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 연구 김희연 오문자

유혜령 기록작업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한 연구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기록작업을 하는 교사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김경철 김안나 김보은

김은희 노연서 임진영 박선희 정효진 배지희 로 구분할 

수 있다 기록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 연구들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을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오문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 김희연 그리고 해석

학적 텍스트 유혜령 로 여기며 기록작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그러나 그 외의 연

구들은 대부분 기록작업을 하는 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의 성찰과 

반성의 도구로서 기록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이 시작된 후 놀이 기록에 

관한 연구는 영유아 평가의 대안 이진희 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관찰

레지오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서로

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용어로만 설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 누리과정과 차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된 후 교사들이 현장에서 놀이 관찰과 기록을 

교육과정으로 실행하고 있으므로 영유아교육에 혼재되어 있는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

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교육에서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

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방식 활용

의 측면에서 밝히는데 있다 이는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같은 용

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이들을 비교할 기준을 세웠다 먼저 와 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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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를 기술할 때 사용한 관찰의 목적과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한 방식을 차용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관찰과 기술의 내용과 방법 이경화 외 을 비교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관찰과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

해 논하고 있기에 활용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 논문은 

각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즉 무엇을 왜 관찰 기록하고 관찰과 기록의 방법 즉

어떻게 기록하는지 관찰과 기록의 활용 즉 기록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가지 측면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영유아교육에서 관찰과 기록에 관한 서적과 논문이다 관련 서적은 영유아 

관찰이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에 대해 설명하거나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논문은 에서 영유아 관

찰 기록작업 놀이 기록 관찰 기록 등의 키워드로 대상 논문을 찾고 각 내용에서 영

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지칭 여부를 파

악하여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서적 권 논문 편

이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위의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논문의 결과를 구성하였다

먼저 각 관찰과 기록이 시작된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여 그 시행 목적을 찾았다 또한 각 

관찰과 기록의 목적에 따라 무엇을 관찰하고 기록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각 관찰과 기록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찰과 기록

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찾았다 제시된 예시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형식은 제

시되어 있는지 작성된 것과 작성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찰과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지 제안하는 자료를 분류하여 각 관찰과 

기록의 활용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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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작업,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관찰과 기록에서 관찰과 기록의 의미 

1. 영유아 관찰: 객관적 관찰과 평가의 도구

그동안 영유아교육에서 기록은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영유아 관찰이었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을 하면서도 교사들은 영유아 관찰과 혼동하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유아 관찰의 목적과 내용 관찰 방법 활용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관찰의 목적 및 내용: 규준에 따른 영유아의 상태 설명

영유아 관찰의 목적을 논하기 전 먼저 영유아 관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영유아 교육에서 오랜 시간 행해져 오던 영유아 관찰의 시작은 세기로 거

슬러 올라간다 세기부터 시작된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은 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의 아동연구 로 이어졌다 정선아

은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 발달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

다는 관점을 세웠다 정선아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연구에서 영유아 관찰

은 영유아를 실험실과 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행동을 관찰하며 이를 객관화 사실화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유혜령 은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

이 어떻게 학습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였으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을 파악하고 그에 맞

추어 가르쳐야 한다고 봄으로서 아동에 대한 과학적 관찰이 교육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유

아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선아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정해진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며 이 정해진 발달 단계에서 벗어

나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선아 따

라서 영유아가 현재 어떠한 발달 상태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 교사들은 영유아가 

과학적 규준에 맞추어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관찰하였다 유혜령

관찰의 결과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였

다 김경숙 강은영 김태인 유은영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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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관찰은 인지 정서 사회 신체 등 선결정된 발달 규준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상

태를 파악하였다 김희진 박은혜 이지현 임부연 곽승주 권혜진 김성숙 서보순

손은실 신은미 연희정 염지숙 오채선 윤민아 이경화 이연선 이현진 장혜진 정선아

이경화 외 미국의 

유아교육협회에서는 이에 따라 발달에 적합한 실재 를 만들어 영유아를 관찰 평가

하고 교육하도록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제 차 표준보육과정의 내용과 내용 요소에 맞추어 

영유아의 발달을 관찰하고 영유아의 학습을 평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유혜령 정윤진 외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를 규준에 맞추어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영유아에 대한 이해

라고 여겼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황해익 규준에 따른 영유아의 상

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그 다음의 단계로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

유아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왔다 따라서 영유아의 현재 상태가 자신의 연령 기준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보통인지 발달이 늦진 않은지 확인하는 것을 곧 영유아에 대한 이해라고 

하였으며 관찰의 목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이해가 아닌 영유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혜령 영유아를 고정된 규칙성이나 보편적 원

리를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유혜령 이진희 또한 

영유아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모두 규준에 맞추어 단순화 시키고 통제하려고 하였다 유

혜령 관찰의 목적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발달을 학습의 내용으로 삼기 위함이었고 관찰의 내용은 발달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

었다

2) 관찰 방법: 객관적 관찰과 형식화된 기술

영유아 관찰은 아동을 선결정된 발달 단계의 틀에 맞추어 진단하고 분류한다 영유아의 

행동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찰과 기술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형식을 체

계화 하였다 영유아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 관찰

이다 김희진 외 안부금 김평호 교사 자신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

로의 영유아를 관찰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느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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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영유아의 말과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도록 훈련받아왔다

또한 교사는 개인적 경험 평가 느낌 등이 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관찰할 주

제를 정하고 그에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였다 김희진 외 선결

정된 발달 단계에 따라 영유아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관찰 방식은 표본식 

기술 일화 기록 시간 표집법 사건 표집법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 등이다 김희진 

외 이처럼 영유아 관찰은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형식화 

하여 이를 그대로 따를 것을 제안한다 다음 그림 과 그림 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였던 영유아 관찰의 형식과 영유아 관찰을 설명하는 서적에서 제시한 영유아 관찰 

중 일화 기록의 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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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원장

<영유아 관찰 및 평가 기록 영유아 개별 마련하여 사용

영아는 월 회 유아는 월 회 작성

반명 이름 생년월일

월 관찰내용 및 평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이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부모 개별 면담 기록>

상반기

일시 2017. 04. 02. 대상 ○○○ 어머니 면담자 ○○○ 교사

부모의견

교사의견

면담결과

[그림 1] 영유아 관찰 형식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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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유아 관찰(일화 기록) 예시 

출처 김희진 외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관찰 에서 발췌

영유아 관찰은 그림 에서처럼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

연탐구 영역 이 선결정된 내용으로 존재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의 상태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관찰할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 에서처럼 영유아의 발달이 드러나는 상황

을 교사의 이해 즉 교사의 느낌과 사고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객관화된 관찰이 곧 기록이다 즉 객관적 시선을 가진 관찰자의 관점에서 기록

되므로 관찰이 곧 기록이 된다 따라서 영유아 관찰에서 기록이라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

고 관찰이라는 용어로만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 관찰을 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 관찰을 하는 기술 사실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적는 능력이다 교사는 영유아를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기술 영

유아를 관찰하는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관찰의 기술 방식을 선택하고 관찰을 문장화하

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다 김희진 외 안부금 김평호 이에 따라 교사

는 자신의 주관적 해석이나 의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준에 따른 제 자의 시선으로 관찰

하고 기술하는 기술의 습득이 필수였다

3) 관찰의 활용: 영유아의 발달 평가 및 교육 계획

영유아 관찰은 가장 대표적인 영유아 평가 도구였다 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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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유아 평가는 주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적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

부 영유아 관찰이 곧 영유아 평가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관찰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유아 관찰을 영유아 평가 평가 체

계 평가의 내용 방법 양식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귀옥 김경기

송연숙 신나리 오정순 즉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하는데 활용

되는 것을 넘어서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영유아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누리과정의 내용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즉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를 평가하고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관찰 결과에 

따라 처방을 내리게 된다 영유아를 목적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유아를 정상화하거나 혹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설명하기 위

하여 규준을 가지고 영유아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

로 영유아 평가와 동일시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2.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 경청, 소통, 성찰의 기록작업

(documentation)과 교육적 기록작업(pedagogical documentaion)

이탈리아 북부의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에서 에 의해 시작된 레지오 에

밀리아 교육은 실증주의 발달심리학에 대항하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실증주의와 발달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규준

에 따른 영유아 관찰이 아닌 기록작업을 교육과정 실행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뿐

만 아니라 레지오 교육에 영향을 받은 북유럽의 나라들 대표적으로 스웨덴 은 교육적 이

라는 단어를 추가한 교육적 기록작업 을 해왔다 우리나라에

서는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적 기록작업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육적 기록작업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간은 같다

고 볼 수 있으나 관찰이나 기록의 활용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레

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을 비교하며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방식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을 이하 레지오 교육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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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밝히고자 한다

1) 기록작업의 목적과 내용: 영유아의 학습 과정 이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를 설명해오던 것에서 이해로의 이행이다 기존 영

유아 관찰에서 규준에 맞추어 영유아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객관적으로 관찰하였다면 기

록작업은 영유아를 이해하고자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유혜령

이러한 차이는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를 평가하

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면 김경숙 강은영

레지오 교육은 영유아를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유능한 존재로 본다

따라서 영유아는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 인식이 변

화된 것이다

레지오 교육에서 교사는 영유아가 어떻게 놀이하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등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자 귀 기울인다

이를 레지오 교육에서는 경청이라고 한다 경청은 하나의 은유로 단지 영유아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볼 때 열린 마음으로 온 감각을 이용해 이해하고자 하

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경청은 나의 생각이나 편견 등을 내려놓고 대

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영유아의 관점에서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혜령

즉 영유아 관찰에서 하나의 규준에 따라 

영유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반적 규준뿐만 아니라 성인의 

편견과 관점으로 영유아를 바라보는 것을 모두 거부한다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오직 

영유아의 시선에서 이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교사의 실천이다

레지오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혜령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장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기록한

다 따라서 기록자가 판단하는 순간 즉 기록자의 경험 인식 의문 등이 기록에 담길 수밖

에 없다

이처럼 기록작업을 통해 영유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규준이나 성인의 편견을 

내려놓고 영유아를 바라보며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주관적 해석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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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최근 레지오의 기록작업은 북유럽의 교육적 기록작업으로 그 의미가 더해진다 북유럽

의 교육적 기록작업은 발현적 귀 기울이기로 설명된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이 열려 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음을 기꺼이 인

정하는 것이다 즉 경청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 서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레지오 교육에서 말한 경청을 넘어서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를 는 발현적 귀 기울이기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것에 귀를 기울임으

로 인해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발현적 귀 기울이기는 거기 

함께 있다 는 것이며 함께 길을 잃는 것 이다 에

서 재인용 교사는 주체이고 영유아는 객체가 되어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하며 그 상황에 함께 하는 것이다 교사와 유아는 그 

상황에서 함께 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한 것을 즐기며 변화해 간다

더불어 교육적 기록작업은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을 교사의 윤리적 실천으로 여긴다

와 그의 동료들

은 교육적 기록작업을 만남의 윤리 로 의미 짓는다 만남의 윤리란 개별 영유아에 대한 

존중 차이를 인정하며 동일성의 원리로 영유아를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는 윤리이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를 하나의 규준 틀에 맞추어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영유아를 있는 그대

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이 영유아를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귀 기울이는 경청이라는 의미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윤리는 영유아

의 차이에 대한 인정 뿐 아니라 교사의 의미 해석의 차이도 존중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북유럽의 교육적 기록작업은 영유아를 관찰하여 이해

한다는 것은 규준에 맞추어 영유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영

유아의 시선에서 이들의 경험과 배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를 경청함으로 인해 교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유

아의 행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발현적 경청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에서 관찰과 기록은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 

즉 영유아의 배움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실천임을 목적으로 하고 관찰과 기록의 내

용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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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작업의 방법: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이미지(Image)와 작성하지 않는 교육적 실천

기록작업은 사진 녹음 동영상 영유아의 작품 글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다 김희연

유혜령 글로만 영유아의 상태를 설명하였던 영유아 관

찰과 달리 기록작업은 이미지를 통해 말한다 기

록작업은 교사가 이해한 영유아의 학습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복합적

으로 사용한다 다음 그림 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중 하나이다

[그림 3]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중 일부

출처 개미 빼고 모든 것에 그림자가 있어요오문자 역 서울 다음세대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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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놀이 모습이 담긴 사진 영유아의 말 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 그림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렇게 영유아의 학습과정을 오직 

글이 아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글만을 쓰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록작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표정 행동 등을 보다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하며 그 상황에 빠져들게 한다 즉 이미지

로서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영유아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미지로서 기록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교사들은 기록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였다 교사들은 기록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정효진 배지희

기록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기록작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으며

기록작업을 실행하지 못했다 즉 사진 글 그림 등을 이미지로 만들어 영유아의 학

습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 교사들에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이다

레지오 교육은 기록작업을 관찰 해석 기록하며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교사의 주관성을 인정한다 또한 기록작업을 통한 교사의 성찰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작업에 교사 개인의 성찰과 교육적 

실천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전술하였듯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대부분 영

유아의 말 사진 글 등을 통한 영유아의 학습 과정만이 드러나 있다 영유아가 학습 과정

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떤 지원을 했는지 등과 같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은 작성되지 않는다

다만 레지오 교육은 짧은 기록작업 는 이를 미니 스토리라고 칭함 이 매

일 축적됨으로써 드러나는 교사의 해석을 기록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책자의 앞부분에 실

을 뿐이다 그  외 교사의 교육적 실천은 영유아의 학습과정 안에 숨어져 이를 읽는 독자

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이는 레지오 교육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교육적 행위를 이론화 하

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레지오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사이기 때

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교사의 교육적 실천이 드러

나지 않음으로 인해 교사가 어떠한 교육적 실천을 했는지 의문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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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작업의 활용: 소통과 성찰(reflection)의 도구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은 그 활용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기록작업은 소통을 강조

한 반면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 성찰 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기록작업은 영유

아 놀이에서 드러나는 학습 과정을 가시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놀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세심히 살핀다 이것이 전술한 영유아에 대

한 이해이다 그런데 영유아의 놀이가 끝나면 학습의 과정 등이 흘러가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학습 과정은 그 놀이가 

이루어진 그 상황이 아니면 접할 수 없고 교사의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레지오 교

육의 교사들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글 사진 영상 영유아의 작품 그림 등 다양한 언어

로 남겨두는 것이다 김희연

기록작업은 흘러가버리는 학습 과정을 기억이 아닌 실재하는 것으로 

만든다

레지오 교사들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여 해석 가능한 자료로 만든다

교사들은 자신의 기록작업을 보며 그 당시 상황을 접하게 되고 영유아의 학습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한다 또한 레지오 교육에서 기록작업은 해석에 사용되기

도 하지만 해석 그 자체이기도 하다 레지오 교육은 기록작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해석을 존중한다 기록작업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열려 있는 자료이다 레지오 교육에서는 기록작업을 영유아교육

기관의 현관 복도 계단 교실 등에 게시하여 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 누구나 그 공간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작업을 책자로 편집하여 이를 여러 언어로 번역 출판하

고 있으며 전시회를 통해서도 레지오 교육 및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

들과 나누고 있다 기록작업은 교육과정의 실천이자 교육과정 실천

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나누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기록작업은 여러 사람에게 읽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가독성이란 기록작업을 보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혜령 그렇기 때문에 기록작업은 지

식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체크리스트와 같이 구조화된 형식을 띄지 않으며 이야기 



영유아교육에서 관찰과 기록의 차이 탐구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 개정 누리과정 놀이 관찰과 기록을 중심으로  89

형식으로 작성된다 이야기로 작성된 기록작업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

금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의문이 생겨나게도 한다

즉 기록작업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도

록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어 소통이 일어나도록 한다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 동료 교사 부모와 소통에도 활용된다 기록작업은 

영유아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한다 영유아는 기록작업에 있는 자신의 놀

이를 돌아보고 오늘의 놀이를 계획한다 기록작업에 있는 다른 어린이의 놀

이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놀이를 이어가기도 한다 더불어 영유아는 기록작업을 통해 자

신이 하는 것을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귀 기울이고 있는지 느낀다

레지오 교육은 교사의 주관적 해석인 기록작업을 다른 동

료교사와 나눔으로써 상호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김희연 유혜령

한 사람의 해석이 아닌 여러 사람의 해석으로 영유아의 놀이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를 풍

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기록작업을 제공함

으로써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주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김희연 외 이처럼 레지오 교육에서 기록작업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고 이를 표현하는 텍스트이다 또한 이를 다

른 사람들이 보고 해석하는 것을 존중하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나누고 있다

그러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에서 교사 해석의 강조와 다른 사람과 소통의 도구로 사

용된다는 의미 부여는 교사들에게 기록작업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교사들

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을 보며 영유아의 놀이에 과도한 해석을 부여하기도 하고 과도

한 해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김은숙 한미라 박소연

또한 기록작업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소통의 도구로 사

용한다는 점에서 점차 보여주기 식의 기록을 하게 되거나 기록작업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

켜 관행의 일부가 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정효진 배지희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적 기록작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이들은 기록작업이 교사 성찰 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

해 사용될 때 이를 교육적이라고 본다

기존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이들의 교육적 기록작업을 구분

하는 것은 활용에서 성찰 의 강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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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육적 실천을 반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로 여겨진다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반성하고 추후 어떤 교육적 실천

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남기고 의

미 부여하는 행위에서 넘어서서 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본인의 교육적 실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이들은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육적 실천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

육적 기록작업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 즉 전문성 발달

과 관련지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적 기록작업이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도구

로 여겨졌다 교육적 기록작업을 통한 교사들이 성찰이 전문성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적 기록작업을 하며 영

유아의 학습과 배움에 대해 알아가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적 전략 등을 배운다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이해하는 것 영유아의 놀이에 따른 적

절한 지원을 하는 것 등의 교육적 실천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기록작업은 성찰을 넘어서 교사가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자기 배려가 가

능하게 한다 신은미 자기 배려란 의 개념으로 권

력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을 돌보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방식 이다

신은미 에서 재인용 자기 배려란 스스로를 능동적이고 주체로 형

성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허영주 인간은 자기 배려의 실천을 통해 

권력에 의해 강요된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주호 조상식 교사가 

자기 배려를 한다는 것은 주체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

는 교육과정 담론 지식 제도 등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은미 최유

리 허예지 소경희 즉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이 담김으로써 교사

가 이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적 기록작업은 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함께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강조한

다 함께 교육적 실천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혼자 성찰을 하는 것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가

시화 하고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교사의 성찰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야 교육적 실천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교육적 기록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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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달리 교사의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찰을 통한 교

육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적 기록작업에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실천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반성에 그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반성 예를 들어 교사의 발문과 활동 계획에 

대한 반성만을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을 되돌아보는 등 자신에 대해 이해

하는 기록작업에 머물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배움이 무엇인지 의미 짓기보다 교사의 교육적 실천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시금 교사의 행위에만 집중 할 위험이 존재한다

3.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 교육과정 실행 그 자체로서 관찰과 기록

개정 누리과정은 이전 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던 영유아와 관찰과 다르게 교

사에게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놀이 관찰과 기록을 할 것을 제

안한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 관찰과 기록은 교육과정 실행의 총체임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놀이 배움 에 대한 이해로서 관찰과 놀이 기록 목적과 

방법 마지막으로 놀이 관찰과 기록 활용의 측면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사건(events)으로서 영유아와 놀이(배움)에 대한 ‘이해’
개정 누리과정은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사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영유아가 가장 잘하고 좋

아하는 놀이 를 최우선으로 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부연 외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영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의 실천은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하는 놀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

작한다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하는 놀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존재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살펴보면 놀이는 유아의 일상에서 자연스

럽게 나타나며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방식 이며 유아는 온몸의 감각과 기억



92 어린이교육비평 제 권 제 호

으로 자연과 세상을 만나다 고 명시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는 영유아가 

자연 세상을 만나며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존재임을 뜻한다 특히 존재론적 관점에서 영

유아를 자연 세상과 만나며 계속해서 변이 생성하는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놀이에서 배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놀이 관찰과 기록을 한다 놀이는 유아

교실 놀이 자료 혹은 유아 교실 바깥 놀이터 등이 만나는 순간 생성된다 하지만 놀이 

시간이 끝나거나 영유아가 하원을 하면 놀이는 사라진다 이때 사라진다는 것은 영원히 없

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존속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

우 그렇기에 다음 날 아이들이 등원하면 어딘가에서 존속하던 놀이는 다시 나타나

게 된다 물론 어제의 놀이와는 다른 놀이가 반복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유아의 놀이는 

사건 의 성격을 지닌 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의 놀이 배움을 사건으로 여기는 것은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이 이

전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 관찰은 영유아

의 발달이 곧 교육 학습이라고 여기며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

울이지 않았다 유혜령 반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주체적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유아는 선결정된 과정에 따라 발달해 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

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하는 유능한 존재로 여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정 누리과정은 영유아가 마주하는 환경 물질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서의 놀이 배움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교수자 학습자 사람 물질 등의 이분법적 구분

을 지양하고 이들이 상호적 관계를 맺으며 그 사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주목하는 

존재론적 관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의 놀이는 사건이기에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놀이를 관찰

하고 기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건으로서 놀이는 우리 눈에 명확하게 그 실체가 드

러나지도 않을뿐더러 동일성을 가진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영유아의 놀이를 

기록하여 물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누리과정과 놀이이해자료집에서도 이러한 

사건으로서 놀이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영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여 이를 기록

하는 것을 제시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건으로서 영유아의 놀이가 어

떻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이하는지를 기록으로 드러냄으로써 영유아의 놀이를 보다 수

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영유아의 놀이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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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살펴보면 놀이 기록이 교사의 자율성 계획

서 작성 영유아 평가에 대한 설명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교사는 놀이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놀이 안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발견하고 이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놀이 기록을 해야 한

다고 제시하는 점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영유아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

나는 배움에 교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곧 놀이 관찰과 기록이라는 점에서 레지오 교

육의 기록작업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배움으로 의미 지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설서와 놀이이해 자료집에서는 이를 영유아의 놀이 경험 이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영유아의 놀이가 곧 배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배움은 교사가 포착하고 해석한 경험이다 이는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에서 영유아의 주체적인 지식 구성과정을 학습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존재론적 관점에서 영유아의 놀이 안에서 발현하는 배움의 순간을 포착하고 영유아의 놀

이와 배움에 대한 교사의 의미 짓기를 영유아에 대한 이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찰과 기록 방법: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불러오는 물질

개정 누리과정은 간단한 글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록할 것을 제안한다 해설

서는 메모나 사진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 할 것을 제안한다 교

육부 보건복지부 또한 기록의 한 형태인 놀이이해자료집에서도 영유아의 사

진 그림 말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는 이전

에 영유아 관찰처럼 오직 객관적으로 관찰된 것만을 글로 기록하는 것을 벗어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같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가 유아의 놀이가 담긴 글 사진 그림 등과 만나며 새로운 생각이 

생성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놀이이해자료집을 보면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경험을 

짧은 줄의 문장이나 몇 장의 사진 등을 남길 수 있다고 제시한다 교육부 보건복지

부 그리고 이 글과 사진에는 영유아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누

리과정의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놀이 기록의 예시를 살펴보며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



94 어린이교육비평 제 권 제 호

찰과 기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그림 는 임부연 외 가 제시한 놀이 기록 예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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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 예시

출처 임부연 외 유아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경기 공동체 에서 발췌

위의 예시는 놀이 기록의 하나의 예시일 뿐 그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예시에는 영유아의 놀이가 영유아의 말 사진 글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의 놀이 이해 즉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의

미 부여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에 있는 영유아의 

놀이 경험에 대한 글과 몇 장의 사진이 교사로 하여금 영유아의 배움을 알아차릴 수 있도

록 한다는 것이다 즉 사진과 글에 담긴 영유아의 경험이 교사로 하여금 유아의 배움을 이

해하고 사고를 생성하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은 최근 기록에 대한 연구들 중 사진 글 그림 등을 물질로 

여기며 이들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기록작업이 이미지

로서 그 의미가 부여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는 놀이 기록을 행위주체성을 가진 물질로 여기며 기록과 교사가 마

주하며 생성이 만들어짐을 강조한다 즉 놀이 기록의 사진 글 그림 그리고 그 기록 자체

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배움에 대해 사진을 찍고 글을 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

던 것을 발견하게 하며 이해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언어로 영유아의 배움이 가시화된 놀이 기록은 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교육적 실천을 행하

게 하기도 한다 이경화 그림 를 보면 교사의 교육적 지원이 적혀있다 즉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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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사진 글 그림 등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표현하고 이를 교사의 언어로 배

움을 의미 짓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실천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이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레지오 기록작업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게 된

다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이 그 상황에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개정 누리과정의 관찰

과 기록은 더 나아가 기록을 구성하는 사진 글 그림 등의 물질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교사

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 행위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차이가 있다 뿐

만 아니라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기록하지 않고 영유아의 

학습과정만을 드러낸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과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의 활용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3) 관찰과 기록 활용: 이해와 실천을 반복하는 교육적 실천 그 자체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을 동료 교사 부모와 나누며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레지오 교육이 영유아의 학습에 대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기록작업을 사용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개정 누리과정은 영유아의 놀이 배움 에 대한 소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사의 교육적 실천 그 자체로 기록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을 통한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자율성으로서 교육적 

실천을 강조한다 놀이 기록의 목적을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지

원을 자유롭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해설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 가 있다 이 부분에서 개정 누

리과정에서 놀이 관찰과 기록을 어떠한 의미로 바라보는지 유추할 수 있다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가 계획안을 사전에 작성하는 방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사전 계획을 최소화함으로써 유아가 실제 놀이하는 내

용과 교사의 지원 계획을 자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개선해 갈 수 있다 교육부 보건복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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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을 영유아의 놀이 내용 즉 배움과 교사의 지원 계획

을 적는 계획안의 개선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임부연 외 하지만 여기에 숨은 의미

는 놀이 관찰과 기록을 통한 교사의 교육적 실천 의 강조라고 볼 수 있다 기존 계

획안은 영유아의 놀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교사의 일방적인 활동 계획들이 작성되어 있

었다 그렇기에 교사들의 교수 행위는 계획안을 통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계획안에 영유아의 놀이 내용 다시 말하면 교사가 포착한 영유아의 

배움을 작성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 계획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재개념화함으로써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놀이 관찰과 기록을 계획안 특히 일일교육계획안과 통합하게 되면 교사는 영유아의 이

해를 바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육적 실천을 하게 된다 임부연 외 교육적 실

천이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하는 것 그리고 다시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다시 행위하는 것이다 이경화 즉 이해와 실천이 반복되

는 지속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일일교육계획안은 교사들이 그동안 매일 작성하며 교수

행위를 계획해 왔던 문서이다 이를 놀이 기록으로 통합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를 매일 기

록하여 배움을 의미 지으며 그에 따른 지원 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다음의 교육적 실천을 선택하게 한다 즉 교육적 

실천은 이해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유혜령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기

록해 두면 교사는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며 하나의 정답이 아닌 여러 의문이 생성되는 것

을 경험한다 유혜령 그리고 영유아의 배움을 놀이 기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의미 

지음으로써 그 후의 실천이 생성된다 따라서 놀이 관찰과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이 영유아 놀이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의미부여로 오인되지 않고 사건으

로서의 영유아의 놀이를 사진 글 영유아의 말 그림 등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여 영유아

의 배움을 의미 짓는 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임부연 외

. 나가며

본 연구는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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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찰과 기록의 의미 차이를 탐구하였다 영유아 교육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영유

아 관찰과 이에 대항하는 한 축으로 존재하였던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그리고 개정 누

리과정과 차 표준보육과정의 시행으로 새롭게 등장한 놀이 관찰과 기록까지 영유아를 관

찰하고 기록한다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

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관찰과 기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

록의 차이를 관찰과 기록의 목적과 내용 즉 무엇을 왜 관찰하는지 방법 즉 어떻게 기록하

는지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관찰의 목적과 내용 측

면에서 차이를 살펴보았다 영유아 관찰의 목적은 선결정된 발달 단계에 따른 영유아의 상

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희진 외 임부연 외

이경화 외 따라서 관찰의 

내용은 영유아의 상태를 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 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과 내용 요소에 맞추어 져 있다 반면 레지오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학습 과정을 이

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찰하고 그 내용을 남긴다 영유아가 놀이를 하며 무엇을 배우는

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과정에 귀 기울인다 유혜령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규준에 맞추어 영유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영

유아의 시선에서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적 기록작업은 기록작업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와 함께 하며 함께 길

을 잃는 발현적 귀 기울이기로서 관찰을 행하여 교사의 실천을 목적에 두고 기록하고 있

다 이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며 서

로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유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영유아에 대한 발현적 귀 기울이기와 함께 영유

아의 놀이 배움을 사건으로 봄으로써 이를 포착하고 의미 짓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듯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기록에서 영유아를 관찰한다는 것은 규준에 따른 객관적 

관찰이 아닌 영유아의 배움을 영유아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사건으로서 놀이 배움을 이해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교실에서 이루어

지는 놀이에 귀 기울이고 사건으로서 영유아의 놀이를 배움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경화 는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교사가 영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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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귀 기울이고 영유아와 만나며 회절하는 역량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회절

이란 영유아의 배움에 귀 기울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

해 나가는 것으로 발현적 귀 기울이기와 다르지 않다 즉 교사는 영유아의 배움을 포착하

고 귀 기울이는 놀이 기록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록 방법의 측면에서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

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차이가 드러났다 영유아 관찰 기록은 객관적인 

관찰과 형식화 되어 있는 기술 방식을 강조하였다 영유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

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희진 외 또한 영유아 관찰 방법을 형

식화하고 형식대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은 관찰 문장으로만 이루어

진다 이에 반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의 놀이 모습을 사진 글 그림 등 다양

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기록작업을 보는 사람이 해

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가독성 있는 기록을 중요시한다 레지

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기록하지 않는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

과 기록은 기록작업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놀이 배움 를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언어

를 사용하여 남긴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며 사진 글 그림 등을 통해 교사

가 영유아의 놀이 배움 를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뿐만 아

니라 영유아의 놀이 배움 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생성하게 되

고 이를 놀이 기록에 적어 둘 것을 제안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임부연 외

교사의 교육적 실천을 작성함으로써 교사의 지원과 영유아가 만나 놀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교사가 교실에서 마주하는 영유아의 놀이 배움 의 

순간을 포착하고 다양한 물질 사진 글 그림 등 로 남기게 하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또한 교사의 관찰과 기록은 물질로서 교사에게 

작용하는 것을 감각하게 된다 영유아의 모습이 담긴 사진 글 그림 등은 교사에게 힘을 

발휘하여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놀이 할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영유아의 배움을 포착

하게 하거나 교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지원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 자체도 행위주체성을 가

진 물질로 교사간에도 작용함을 인정한다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교사 주관성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기록작업을 공유하는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는데 김희연 유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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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있으나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다른 사람의 놀이 기록 그 자

체가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며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찰과 기록 활용의 측면에서도 영유아 관찰 기록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 관찰 기록은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유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기록을 활용

하였다 이진희 그에 반해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은 영유아 동료 교사 부모들과 

영유아의 학습을 나누고 소통하는데 기록작업을 사용하였다 김희연 외 뿐만 아니

라 교육적 기록작업은 이를 통한 교사의 성찰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신은미 그러나 

기록작업을 통한 소통과 교사의 성찰 강조는 교사의 업무 부담과 과도한 해석을 불러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의 자율적 교육과정 실행으로 놀이 관

찰과 기록을 의미 짓는다 다시 말하면 교사는 놀이 관찰과 기록을 하며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놀이 기록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놀이 기록이 교

사로 하여금 영유아의 놀이 배움 을 이해하고 교육적 지원을 하며 다시금 실천에 따른 

영유아 놀이 배움 의 변화를 포착하게 한다 즉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은 교

사의 실천 행위와 비판적 사유가 반복되며 교육과정 실행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교육에 혼재되고 있었던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 개정 누리

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관찰과 기록의 

행위주체성을 인식하고 놀이 기록이 교사에게 작용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게 하는 교육

과정 실행의 총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임부연 외 따라서 영유아교육에서 놀이 기록

은 더 이상 영유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평가하거나 영유아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해석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교사는 놀이 기록을 짧게라도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놀이 사진 글 그림 등이 축적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도 하고 매일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에 따른 지원을 하고 다시 지원에 따라 영유아의 놀이가 어떠

한 사건으로 나타나는지 귀 기울이고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교사는 영유아와 함

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임부연 손연주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기록을 영유아 관찰 레지오 교육의 기록작업과 교육적 기록작업 개정 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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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교사들이 놀이 기록을 수

행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관찰과 기록이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교육

과정 실행의 총체로서 놀이 기록을 바라보며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 기록이 교사가 교

육과정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개정 누리과정 놀이 기록 관련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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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Differences in Observation and Docu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Observation of children, Reggio Emilia Documentation 

and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in the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Boyoung Park & Shunah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difference between observation of children, Reggio 
Emilia documentation and the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spoken in the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Accordingly, three aspects were compared: 1) the purpose and contents 2) the method 
and 3) the utilization. As a result, observation of children was made to explain child development 
status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framework, which was described objectively and formally. In 
addition, observation of children is considered to be an evaluation of child and was used as a 
means of developing educational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The Reggio Emilia 
documentation is to listen to the learning process of children with an open mind. The 
documentation was imaged using various languages such as photography, writing, and painting of 
children. The documentation was used as a tool for communication with children, fellow teachers, 
and parents, or as a tool for reflection by teachers. Finally, the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s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captures and means the play of children as an event. It 
recognized the agency of the play document and believed that the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would act on teacher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children and carry out educational prax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larified the meaning of observation and document by comparing 
differences in observation of children, Reggio Emilia documentation and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aly in the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Keyword: Observation and Document of Play, 2019 National Nuri Curriculum, Reggio Emilia 
Documentation, Observation of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