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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방 경 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 성과 간의 관계의 계를 알

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3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도구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혜린(2005) 및 김지연(2001)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

용하였고,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이완정

(2003)의 설문지 문항을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설문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

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교사가 고학력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관 설립유형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보다 유치원교사가, 연령에

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 학급규모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지만, 연구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문성 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

고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교육의 장에서 많은 경험과 사명감을 갖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 노력하며 솔선수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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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담당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마련하여 교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성과는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교사가,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거나 

기관 학급규모가 클수록,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관 설립유형과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연령이 높을

수록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볼 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잘 파악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주어, 유아들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지식과 기술, 신념과 윤리, 봉사성, 자율성과 유아교육기관 교

사의 직무성과 하위요인인 수업준비성, 수업활동, 담당사무관리, 인간관계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인식차이 하위 요인 중에 신념과 

윤리, 봉사성이 가장 높았고 자율성이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교육기관교사 스스로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따라 적절한 교육목표나 

교육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소속된 구성원들이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자율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극대화시키고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전문성 인식, 직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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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는 산업화된 현대사회가 되면서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양육 및 교육적 기능 등이 일반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부모의 보호가 절대

적으로 필요한 아동에게는 부모의 부재나 가정의 기능적 결손을 대신 할 사회적 

서비스나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오늘날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여성 대부분이 사회생활

을 하는 사회구조가 됨으로서 ‘보호가 보장된 질 높은 유아교육’이 아니면 차라리 

출산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질 높은 보호

와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대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전문성을 가진 교

사들이 있어야 한다(이숙희, 2008).

  그러므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

는데 특히 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의 변화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보호적 노력

이나 교육적 시도가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유아교사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효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아교사직인 전문적이고, 유아교사

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지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아교사의 자격기준에서 전문

성이 부족하고 유아교사의 양성과정이 다양하나 전문화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확

실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인데, 유치원교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양성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양

성하여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두 부처에 따라 학력 기준, 자격 기준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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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 교육에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잠재적 능

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오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교사는 전문적 지식과 실천능력 없이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성은 교사 자신의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 체계적이어야 하며, 포괄적인 지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야한다. 그래야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의 활용 정도에 관하여, 교사의 

만족이 클수록 그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에 전문성 인식정도에 따라 직무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조직에 있어 일과 관련된 직무성과는 조직의 목표달성과 인간관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교육은 교사 자신을 매개체로 하여 교육이 전달된다는 본

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교사의 직무성과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교육대상자 아이들과도 직결된다.

  직무성과에 따라서 교사의 직무수행에 중심적인 원동력이고 교육의 질적인 측

면은 물론 유아교육 기관 내에서 효과적인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하다. 조직 구성원이 그 조직의 환경 등에 만족하면 그 성과 역시 높아지게 되며 

반대로 불만족하게 될 경우 직무성과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즉 직무에 대한 만

족의 수준은 직무수행의 결과와 직결되며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몫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교사가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교육효과

는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김미영, 2004). 즉 유아교육의 서비스 질적 향상은 

곧 교사의 전문화, 교사 자신이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 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들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더 많은 노력으로 나

타날 것이다(양옥승, 1993). 

  이상과 같이, 유아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향

상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게 되어 교육의 질을 구성

하게 되고 그 영향은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발달적으로 결정

적 시기를 지니는 유아의 교육은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비용 및 정성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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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므로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를 높이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양성하는 부처에 따라 학력 기준, 자격 

기준, 양성교육과정이 서로 다르지만 어린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전문성 인식이 유

아교육기관 교사들의 직무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효과적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교

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교사들

의 전문성 인식에 대한 관리, 직무성과에 대한 관리, 인사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

며, 또한 이에 맞는 동기부여 등 개인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높일 수 있는 

직무관리, 인사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의 전문

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행되었던 유아교육기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의 전

반적인 운영실태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사의 직무만

족도, 어린이집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무자들의 역할 인식, 처우 

개선 등이 주제로 다루어 졌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른 개인교

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유아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

존 자료에 보충하여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

에 기존 구 자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과 더불어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구명하

여 바람직한 유아교육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

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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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배경변인(학력, 

경력, 기관설립유형, 연령, 기관 학급규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성과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배경변인(학력, 경

력, 기관설립유형, 연령, 기관 학급규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인지한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간의 어떠한 상관관

계가 있는가?

제 3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문헌연

구와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의 정도는 교사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성과는 교사의 인구학적 배경변인 에 따라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 조사의 실시방법, 측정도구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서울지역의 일부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일반화에는 제한이 따른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사의 직무성과 간의 관계는 교사

들의 지각에 의한 반응만을 취한 것으로 교사들의 주관적 선입관에 의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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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성

실성과 모든 변인들을 통제할 수 없어 객관성과 신뢰성 측정하는데 한계가 따르

며, 면담과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이 병행된다면 연구 자료로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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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1. 유아교사의 전문성 개념

  전문성의 개념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이 가지게 되는 고유한 전문적 지식이

나 기능을 가리킨다. 따라서 어떤 적업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성을 지니

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은화, 2011). 또한 전문성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직업이나 개인을 전문직이나 전문가로 인정하는 데에

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인식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

면에서 전문직이나 전문가의 개념은 합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김상래, 2003; 김유진, 2003; 김지연, 1997). 

  따라서 전문성과 전문직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직이란 하나의 직업으로서 과학이나 학습에 의하여 지식을 소유 하며, 그

것에 기초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일을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한다(백혜리, 

2004). 따라서 전문가란,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였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김지연, 1997; 백혜리, 2004). 

  이러한 기준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유아교사직이 전문직이며 유아교사

가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관점을 달리 하고 있

다.

  Ade(1982)는 유아교육 교직이란 일반화된 체계적 지식의 기초가 부족하고, 전

문직의 권위와 특권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낮으며, 봉사의 기능이 적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유아교사직을 전문직으로 보기에는 특히 

지식과 기술, 전문성, 봉사성, 자율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견해도 있

다(오욱환, 2005).

  Feeny(1983)은 교사의 역할이나 권위, 윤리, 도덕 문제와 교사의 인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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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통하여 유아 교사직이 전문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아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이 자신에 대

해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유아교

사들은 그 역할 수행에 있어서 다른 영역의 교육들과는 다른 전통적이며 특별한 

지식의 조직체, 즉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유아교사들은 이론을 현장에 매일매일 적용하고 있으며, 넷째, 유아

교사들은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

으로 보충하고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라는 직업이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오욱환, 2005 ; 16 재인용).

  유아 교사직은 그 직업의 특성상 전문직이고 유아교사는 전문가 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유아 교사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전문

화 정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러나 유아교사를 전문가로 주장하는 또 다른 입장은 교사의 역할이나 권위, 윤리 

문제와 교사의 인성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유아교사는 유아들에게 광범위한 지

식을 전달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교육하며, 유아교사들은 그 역

할 수행에 있어서 다른 영역의 교육과는 다른 전통적이며 특별한 지식의 조직체 

유아발달과 학습에 대한 지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교사들은 이론을 현

장에 적용하고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은 전문가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

부심을 가져야 한다. 

 2. 유아교사의 전문성의 구성요소

 

  Sarscho와 Spodeck(1993)의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다. 보육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수

준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필

요하다. 나아가 지속적인 정보습득 능력, 부모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기술 등이 



- 8 -

포함된다.

  둘째, 봉사성이다. 이는 유아의 복지에 대한 사명감과 의식 그리고 유아의 건전

한 성장과 발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의미한다.

  셋째, 자율성 기준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목표나 교육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책임감

을 갖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됨을 의미한다.

  넷째, 직업윤리 기준은 교육자로서 실천 사항을 잘 인식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역할에 충실함을 의미하며, 특히 유아의 존엄성 인정, 모든 유아의 다양한 입장의 

이해, 수용 및 긍정적 지도를 포함한다.

  Howsam(1976)등 여러 학자들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그 기준을 열 한가

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는 개인과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의미에서 기관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사회의 욕구와 기능에 관계

하여야 하고, 셋째, 개인의 전문화와 함께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의 범주, 지

식이 필요하고 넷째, 아동과 가정,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유효한 이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론과 원리와 배경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조건과 이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성 있는 보

육교사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응용하고 자신의 통찰력을 보강할 수 있어야 하

며, 여섯째, 사회적인 책임과 함께 전문성과 관련된 것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환경 조건과 업무상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일곱째, 업무 수행과 승인을 위한 

수행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여덟째,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양성은 대학이나 전

문기관에서 장기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실증적 능력이 기

본이 되어야 하고, 아홉째, 봉사적인 동기가 기본신념으로 있어야 하며, 열 번째,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유아

교사로서의 명칭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의 역할은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한 인간의 일생

에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유아들의 다양성 

및 개인차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

인 훈련을 거쳐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 향

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향, 1996). 이상과 같이 유아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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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교사의 전문성은 아동에게 매우 종요한 영향

을 끼치며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성과 개념

  

  1. 직무성과의 개념

  사람은 사회 속에서 유기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목적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

하여 생활하므로 조직 내의 개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존하게 된다. 조직 구성

원이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을 느끼는 가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

을 측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조직의 성패 그리고 구성원 자신에게

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직무에 대한 만족은 개인에게 경제적, 물질적 의

미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직무성과는 직무를 수향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정서적, 감정적 반응을 통해 인

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직무성과의 개념은 경영학 분야에서 과학적 관리론이나 고전적 조직이론을 바

탕으로 한 관리방법에서 탈피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성과를 증대시키고 그들

의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인간 관계론적 연구에서 시작되

었으며, 직무성과는 종사자들의 호의적인 태도가 일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

리라는 생각과 함께 종사자 스스로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김선정, 2002). 

  또한 집단의 능력이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직무성과(job  

performance)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직무성과’ 라는 개념은 모호해서 다른 개념

과 혼동 될 때가 많다. 교사의 직무성과 개념을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 평가를 중

심으로 살펴보면, Page와 Thomas(1974)는 직무성과를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 성

숙도 혹은 달성도라고 정의하였고, Donald(1971)는 직무성과를 직무수행 표준으

로 표현된 특정 목표의 성취이며 직무성과 평가란 얼마만큼 그 기준이 달성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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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사정하여 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Ripple(1980)은 개인적 과업의 성취도를 

사정하고 개인과 조직 양편에 유익을 도모하도록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한 관

찰과정이 직무성과라 하였다.

  McCormic과 Tiffin(1980)은 직무성과란 “생산량, 실수발생률, 정확도를 의미한

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직무성과는 크게 양과 질의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효율성 또는 상사의 평가, 목표성취 등과 밀접하다.” 라

고 하였으며, Proter(1976)는 “직무성과는 노력, 능력, 역할지각에 의해 결정된다

고.”고 하였으며, Price(1968)는 “조직의 효과성 내지 구성원의 성과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박형규(2001)는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취라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직무성과란 개

인 또는 집단이 담당한 과업의 성취도라 말할 수 있으며, 노력, 능력, 역할 지각 

등에 의하여 조직의 직무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조

직행동의 일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직무성과 구성요소

  

  교사의 직무성과 측정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밝히고 이에 준하여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직무수행의 성취결과는 교사 개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교육설계, 직무설계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측정이 매우 어려워 연구자마다 다르다. 

  Weigand(1971)는 교직의 직무성과 하위요인으로 ① 직무성과 목표 달성 ② 

질문응답기술 ③ 학습순서, ④ 평가기술, ⑤ 창의력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Hickoox와 Rooney(1973)는 ① 수업분위기, ② 수업기술, ③ 인간관계, ④ 학

생관리, ⑤ 전반적 효과성을 선정하였다.   

  Hall(1974)은 교사의 직무성과 하위요인으로 ① 수업능력, ② 학급관리, ③ 교

사의전 프로그램에 대한 공헌도, ④ 전문적 자질을 제시한다.

  Manatt(1975)는 ① 생산적 수업기술, ② 적극적 상호 인간관계, ③ 조직화,④ 

구조화된 학급관리, ⑤ 지적 자극, ⑥ 실외에서의 바람직한 사교행위 등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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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lanchald과 Hersey는 ① 학습 진행 절차, ② 학습 관리 기능, ③ 의사 전달 기

능, ④ 인간관계, ⑤ 직원관계, ⑥ 연수, ⑦ 기타책임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개정된 후 수정을 가하여 쓰여지고  있는바 

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1년 10월 22일 각령 제 234호에 의하여 시행

된 기준은(1)근무성적; ①학급운영, 담당 업무, ② 학습지도, ③ 생활지도 (2)직

무수행능력: ①기본실력, ② 지도력, ③ 창의력 (3)직무수행태도; ① 책임감, ② 

협동성, ③ 준법성 등으로 되어 있다. 1975년 8월 20일 개정된 교사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1)자질과 태도; ① 교육관, ② 교직관 교육자로서 품격, ③ 책임감, 

④ 봉사성, ⑤ 창의성 (2) 근무실적; ① 학습지도, ② 생활지도, ③ 학급경영 ④ 

담당업무, ⑤ 교육 연구 등으로 되어 있다. 

  2000년 9월 22일 개정된 우리나라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1) 자질 및 태

도; 교육자로서 품성, 사명의식 (2) 근무실적; ① 학습지도, ② 생활지도, ③ 학

급 경영 및 교육연구 및 ④ 담당 업무 등으로 되어있다.

  이완정(2003)은 직무성과 측정 요인으로 ① 수업준비성, ② 수업활동, ③ 담당 

업무 관리, ④ 인간관계, ⑤ 전문성신장 등을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창걸

(1983)은 ① 수업준비, ② 수업활동, ③ 생활지도, ④ 학급경영, ⑤ 근무 관계를 

박형규(2001)는 ①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지적 능력의 성장 정도, ② 학생들의 정

의적 측면의 성장 정도, ③ 학교. 학급경영 및 학교 사무 관리면에서 성장 정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직무성과 측정기준을 사용 하고 있다. 교사의 직무성과 측정기준이 좀 

더 타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 분석을 통하여 활동 분야에 대한 중

요도를 산출하고 그에 대하여 측정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할과 활동 

분야를 분석하고 그들의 직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하

여 교사의 직무성과 측정요인을 분석한 이완정(2003)의 연구를 받아들여 교사의 

직무성과 측정요인을 수업준비성, 수업활동, 담당 업무관리, 인간관계. 전문성 신

장, 등의 5개 요인으로 설정 하였다. 이들 구성요소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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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1> 직무성과의 구성요소 

하위변인 직무성과의 개념적 정의

수업 준비성
교육과정의 이해 및 참여 ,교과목에 대한지식, 수업준비성, 학습지

도 방법연구, 근무시간 준수

수업활동
수업의 질, 수업진행 기술, 수업분위기조성, 학생의 학업성취도, 창

의성 발휘
담당업무

관리
평가 기능, 학급관리, 사무관리, 특별업무

인간관계 상위자와의 관계, 교사 간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와의관계

전문성신장 학문연구, 연수활동, 성취 의욕, 발전성, 교사로서의 품위

 지금까지 알려진 직무성과 평정방법은 대단히 많으며, 또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

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구성원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며 잘 수행

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직무성과 평정은 구성원에 대한 처우, 구성원과 행정의 

발전, 인사기술의 타당성 검증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

는 활동이다

제 3 절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선행연구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

구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폭넓은 연구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를 더 

넓혀 학교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까지 

포함하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5, 6, 7세 국가 수준의 유치원 어린

이집의 통합누리과정을 시작으로 유아교육이 점차적으로 공교육화 되어가는 만큼 

학교에서의 기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의 성격에 맞게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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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혜(2005)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과 개인연수”에서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전문성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직기관 유형, 경력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게 지각

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경력이 10년 이상 그 다음으로는 7∼9년 이상  일수록 유

치원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대해 지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현(2005)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과 조직 효과성과의 관

계”에서 어린이집교사의 전문성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과 봉사성에서 어

린이집교사가 유치원교사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직경력

이 높고, 경력이 높은 교사가 전문성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김문희(2011)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수행과의 관계”에서 시설

유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지각하는 것이 높게 나타

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규모보다 대규모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전문성 

인식의 차이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변인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인식 차이에 있어서는 기관유형별, 연령, 학력, 교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기관학급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명(2007)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유아교육기관의 질적인 교육과 교육 활동을 주도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지식과 기술, 자율성’은 경력이 높을수록, 학급규모가 클수록 그

리고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 수 록 교사가 교사 자신이 유능하다는 인식과 유

아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잘 수

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됨으로써 교사들은 자신만의 전문성

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한 가장 필요

한 요인으로 본다. 

  김재순(2003)은 “영유아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배경변인별 

직무성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직위와 교직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박만옥(2010)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교

사의 직무만족도는 어떤가? 하위 요인별 직무만족도는 어떤가? 그 결과 직무성과

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성 인식이 높고 유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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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수업준비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고학력을 

소지한 유아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직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조성연(2005)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서 교사 직무성과는 기관별, 연령, 학력, 교육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어린이집 교사 보다는 유치원 교사가, 연령, 학력, 경력이 높을수록 직무성과

가 높았다. 그 외 기관학급 규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래(2003)는 “교직 전문성 인식변화와 직무성과도 인식과 역할 수행과의 관

계” 에서 교사들은 전문성 인식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

으며,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교사 직무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의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연(1996)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연

구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준비성, 담당사무관리, 전문적 신

장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직무성과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

무성과 간의 관계는 하위변인별로 상이한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인식의 차이 하위변인 중 수업준비성, 담당사무관리, 전문적 신장의 요인

이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외부환경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업무를 통

한 직무성과는 수업 준비성은 교육과정의 이해 및 참여, 교과목에 대한 지식, 학

습지도 방법연구, 근무시간 준수와 담당 사무 관리로 평가 기능, 학급관리, 사무

관리, 특별업무와 유아교사의 전문적 신장을 위한 학문연구, 연수활동, 성취 의욕, 

발전성, 유아교사로서의 품위,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이끌

어내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교사의 직무성과와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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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경변인 빈도 백분율

기관설립
유    형

유치원
어린이집

161
149

51.9
48.1

연 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100
145
58
7

32.3
46.8
18.7
2.3

학 력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상

34
150
81
45

11.0
48.4
26.1
14.5

경 력

1년 미만
1 ∼ 3년
4 ∼ 6년
7 ∼ 9년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4.5
26.8
32.9
20.6
15.2

기관학급 
규    모

1∼3학급
4∼6학급
7학급 이상

43
140
127

13.9
45.2
40.9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이며 설문지

를 연구도구로 한 조사연구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인 교사의 배경변인별 분포는<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 대상 교사의 배경 변인별 분포

합계 3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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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하위변인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간 
신뢰도

지식과
 

기술성

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식, 교
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 습득, 학급
운영, 기술습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유아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의사소통

4 1, 2, 3, 4 .742

신념과

윤리성

교사의 신념체계, 교사의 윤리성. 교사
가 교직생활에서 지켜야할 실천규범, 
교사가 지켜야할 가치 있는 집단의 과
정

4 5, 6, 7, 8 .652

봉사성
교사의 봉사성과 인간관계, 인간사회
발전의 공헌, 사회복지문제, 교사로서
의 신념 

4 9, 10, 11, 12 .796

자율성
전문직교사로서 창의성과 자율성, 능
률적 학급운영,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
성 확보, 학급운영에 참여

4 13, 14, 15,16  .817

전체 신뢰도 .821

제 2 절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교사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의 신상정보를 묻

는 부분, 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묻는 부분, 교사의 인식을 자기가 평정할 수 있는 

도구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신상정보를 묻는 부분은 경력, 학력, 

근무기관, 연령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선행연구의 전문성 인식 척도를 수정 보안한 김유진(2003), 강란혜(2006)를 참고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지식과 기술성, 신념, 윤리성, 자율성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범주의 16문항으로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

문성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 문항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5단계를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최저 1점에

서 최고 5점으로 처리한다.

<표 3-2>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의 하위변인과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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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하위변인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 간
신뢰도

수업준비성
교과목에 대한지식, 학습지도 방법
연구, 교육자료 준비도

3 1, 2, 3 .819

수업활동
창의성발휘, 수업분위기조성,
학업성취도

3 4, 5, 6 .779

담당

사무관리

엄무에 대한 평가기준, 반 관리, 사
무 관리에 대한 책임성

3 7, 8, 9 .885

인간관계
유아들과의 관계형성, 동료교사와의 
관계, 관계 증진을 통한 관계형성

3 10, 11, 12 .447

전문성

신장

학문연구 세미나 토론회, 학문연구
를 통한 성취 의욕, 타인과의 의사
소통

3 13, 14, 15 .883

직무성과에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직무성과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사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의 신상정보를 묻는 부분, 교사

의 전문성 인식을 묻는 부분, 교사의 직무성과간의  관계 인식을 자기가 평정할 

수 있는 도구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신상정보를 묻는 부분은 기

관 설립유형, 연령, 학력, 교육경력, 기관 학급 규모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김혜

린(2005) 및 김지연(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되었

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성과를 설문지 내용은 수업준비성, 수업활동, 담당 사

무관리, 인간관계, 전문성 신장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범주의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각 문항 당 최저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화 하였

다.

  교사의 직무성과에 대한 하위요인별 각 하위 영역의 측정 문항과 구성의 세부

내용은 <표 3-3>와 같다. 

<표 3-3> 교사 직무성과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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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절차

  본 설문조사는 2013년 2월 0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사전에 각 유아교육기관 원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전체적인 설

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유아교육기관에 설문지와 감사의 글과 함께 반송용 봉투

를 동봉하여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400부였으며, 이 중에서 회수한 설

문지는 340부이고 무응답의 항목이 있는 30부를 제외시키고 310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제 4 절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통계 처리의 유의 수준은 각각 p<.05, p<.01, p<.001 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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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제 1 절 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인식 정도

  1. 교사의 지식과 기술성 인식의 차이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라 지식과 기술성 인식 차이는 <표 4-1>과 

같다. 

 <표 4-1> 교사의 지식과 기술성 인식차이

구분 변인 N M SD t/F p  Schef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61
149

4.00
4.03

.354

.370 0.437 .663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3.98
4.01
4.08
3.96

.497

.556

.578

.393

.501 .682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3.88
4.00
4.09
4.02

.527

.510

.545

.616

1.212 .306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70
4.00
4.04
4.02
4.05

.637

.519

.569

.510

.497

1.352 .251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이상

43
140
127

3.84
4.07
4.00

.605

.515

.530
2.980 .052

합계 310

                                                                        

  <표 4-1>에 의하면, 교사의 지식과 기술성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차이

는 기관설립 유형, 연령, 학력, 경력, 기관학급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설립 유형에서

는 어린이집(4.03), 유치원(4.00)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40∼49세(4.08),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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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변인 N M SD t/F p Schef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49
161

4.26
4.31

.444

.447 1.063 .289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4.22
4.32
4.28
4.43

.429

.538

.416

.404

1.294 .277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4.26
4.25
4.30
4.39

.468

.409

.467

.501

1.342 .261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4.07
4.26
4.25
4.30
4.45

.317

.425

.418

.537

.404

2.653* .033 ①<⑤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 이상

43
140
127

4.24
4.29
4.30

.410

.416

.490
.227 .797

합계 310

세(4.01), 20∼29세(3.98), 50세 이상(3.9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은 학

사(4.09), 석사이상(4.02), 전문학사(4.00), 고졸(3.88) 순이었고, 교직 경력별로는 

10년 이상((4.05), 4년∼6년(4.04), 7∼9년(4.02), 1∼3년(4.00), 1년 미만(3.70)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규모에 따라 4∼6학급(4.07), 7학급 이상(4.00), 1∼3학급

(3.84) 순으로 나타났다.

2. 교사의 신념과 윤리성 인식의 차이

  교사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라 신념과 윤리성 인식의 차이는 <표 4-2>와 

같다. 

<표 4-2> 교사의 신념과 윤리성 인식의 차이

                                                               *p< . 05

  

  <표 4-2>에 의하면, 교직 경력에서 교사의 신념과 윤리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교직 경력에 따라 

10년 이상(4.45), 7∼9년(4.30), 1∼3년(4.26), 4년∼6년(4.25,) 1년 미만(4.0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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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N M SD t/F p Schef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49
161

4.29
4.23

.475

.522
.924 .356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4.23
4.27
4.32
4.11

.467

.506

.523

.593

.650 .584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4.28
4.21
4.28
4.38

.553

.501

.453

.516

1.458 .226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4.16
4.24
4.24
4.28
4.36

.375

.515

.495

.492

.521

.666 .616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 이상

43
140
127

4.31
4.24
4.27

.494

.526

.470
.379 .713

합계 310

으로 나타났다(p<.05). Scheffé 검증에서도 10년 이상인 경력 교사들이 1년 미만

인 경력교사보다 교사의 신념과 윤리성 인식을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관설립 유형, 연령, 학력, 기관학급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설립 유형에

서는 어린이집(4.31) 유치원(4.26),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4.43), 30

세∼39세(4.32), 20세∼29세(4.22), 40∼49세(4.28) 순 이었고, 학력별로는 석

사이상(4.39), 학사(4.30), 고졸(4.26), 전문학사(4.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학급 규모에 따라 7학급이상(4.30), 4∼6학급(4.29) 1 ∼3학급(4.24) 순으

로 나타났다.

3. 교사의 봉사성 인식의 차이

  교사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라 교사의 봉사성 인식의 차이는 <표 4-3>과 

같다. 

<표 4-3> 교사의 봉사성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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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에 의하면, 교사의 봉사성 인식은 기관설립 유형, 연령, 학력, 

교직 경력, 기관학급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 설립유형은 유치원(4.29), 

어린이집(4.23) 순이었고, 연령에서는 40∼49세(4.32), 30∼39세(4.27), 

20∼29세(4.23), 50세 이상(4.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에 따라 석사 

이상(4.38), 학사(4.28), 고졸(4.28), 전문학사(4.21) 순이었고, 교직 

경력별로는 10년 이상(4.36), 4년∼6년(4.28), 7∼9년(4.24) 1∼3년(4.24), 1년 

미만(4.16)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 규모는 1∼3학급(4.31), 7학급 이상(4.27), 

4∼6학급(4.24), 1∼3학급(4.31) 순으로 나타났다.

4. 교사의 자율성 인식의 차이

 

   교사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라 자율성 인식의 차이는 <표 4-4>과 같다.

 <표 4-4> 교사의 자율성 인식의 차이

구분 변인 N M SD t/F p Schef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49
161

3.51
3.73

.672

.695 2.851** .005 ②>①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3.47
3.67
3.72
4.00

.720

.670

.661

.645

3.048* .029 ①<④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3.35
3.51
3.58
4.28

.578

.636

.742

.428

19.980** .001

①<⑤
②<⑤
③<⑤
④<⑤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18
3.54
3.59
3.74
3.81

.631

.653

.721

.677

.631

3.304* .011 ①<⑤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 이상

43
140
127

3.69
3.58
3.64

.678

.663

.728
.478 .620

합계 310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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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에 의하면,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기관 설립 유

형, 연령 ,학력, 교직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력에 따라 석사 이상(4.28), 학사(3.58), 전문학

사(3.51),고졸(3.35), 순으로 나타났다(   ).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석

사 이상이 학사, 전문학사, 고졸 순으로 교사들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교직 경력에서는 10년 이상(3.81), 7∼9년(3.74), 4∼'6년

(3.59), 1∼3년(3.54), 1년 미만(3.18) 순으로 나타났다.   . Scheffé 사

후 검증에서도 10년 이상이 1년 미만 보다 교사들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연령에서는 50세 이상(4.00) 40∼49세(3.72), 30∼39

세(3.67), 20∼29세(3.47) 순으로 나타났다   . 50세 이상 교사들의 자

율성에 대한 인식은 20∼29세보다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교직 경력에서는 10년 이상(3.81), 7∼9년(3.74), 4∼6년(3.59), 1∼3년

(3.54), 1년 미만(3.18) 순으로 나타났다   .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10년 이상이 1년 미만 보다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반응 하고 있다. 기관 

설립 유형에서는 어린이집(3.73), 유치원(3.51) 순으로 나타났다   . 

Scheffé 검증에서도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교사들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

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급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 학급규모에 따라 1∼3학급(3.69), 7학급 이상

(3.64), 4∼6학급(3.5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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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의 전문성 인식차이

  교사의 개인 배경 변인에 따라 전문성 인식의 차이는 <표 4-5>과 같다. 

 <표 4-5> 교사의 전문성 인식의 차이

구분 변인 N M SD t/F p Schef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6
14

4.08
4.01

.354

.370 1.826 .069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3.97
4.07
4.10
4.13

.305

.369

.429

.322

2.159 .093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3.95
3.99
4.06
4.27

.356

.331

.362

.387

8.375** .001
①<④
②<④
③<④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78
4.10
4.03
4.08
4.17

.243

.349

.356

.374

.371

3.815** .005 ①<⑤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 이상

43
140
127

4.02
4.05
4.05

.383

.345

.377
.114 .893

합계 310

                                                                          

                                                                   *p <.05 **p <.01

 

  <표 4-5>에 의하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력, 교직경

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학력에서는 석사 이상(4.27), 학사(4.06), 전문학사(3.99), 고졸

(3.95), 순으로 나타났다   . Scheffe' 사후 검증에서도 석사 이상이 학

사, 전문학사, 고졸 보다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교직경

력에서는 10년 이상(4.17) 7∼9년(4.08) 4∼6년(4.03) 1∼3년(4.10) 1년 미만

(3.78) 순으로 나타났다   .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10년 이상이 1년 

미만 보다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관 설립유형, 연령, 학급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먼저 50세 이상(4.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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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N M SD t/F p Schef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61
149

4.04
4.01

.552

.560
.779 .437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3.95
4.07
4.07
4.38

.491

.607

.525

.445

1.921
1.505

.126

.213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4.01
3.98
4.03
4.17

.565

.538

.612

.490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93
3.95
4.03
3.98
4.31

.526

.590

.556

.569

.396

3.823** .005 ②④< ⑤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 이상

43
140
127

3.98
4.01
4.08

.600

.538

.562
.663 .526

합계 310

∼49세(4.10), 30∼39세(4.07), 20∼29세(3.97) 순이었고, 기관 설립유형에서

는 유치원(4,08), 어린이집(4.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급 규모에서는 

7학급 이상(4.05), 4∼6학급(4.05), 1∼3학급(4.02) 순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교사 배경 요인에 따른 직무성과 인식의 차이

 1. 교사의 수업 준비성 인식의 차이

  교사의 개인 배경 변인에 따라 교사의 수업 준비성 인식의 차이는 <표 4-6>과 같

다.

<표 4-6> 교사의 수업 준비성 인식의 차이

                                                                                                                                 

                                                                           *p <.05 **p <.01  

  <표 4-6>에 의하면, 교사의 수업 준비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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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N M SD t/F p Schef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61
149

3.89
3.90

.563

.552 .183 .855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3.86
3.89
3.94
4.19

.448

.614

.543

.263

.867 .458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이상

34
150
81
45

3.94
3.84
3.89
4.07

.522

.548

.628

.442

2.020 .111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86
3.82
3.87
3.82
4.21

.502

.552

.572

.551

.453

4.781** .001
②<⑤
③<⑤
④<⑤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7학급이상

43
140
127

3.82
3.87
3.95

.551

.555

.561
1.096 .336

합계 310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직 경력은 10년 이상(4.31) 7∼9년(3.98), 4∼6년(4.03), 1∼3년

(3.95), 1년 미만(3.93)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검증에서도 10년 이상이1∼3

년, 4∼6년 경력교사 보다 교사의 수업 준비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관설립 유형, 연령, 학력, 기관학급 규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기관설립 유형에서는 유치

원(4,04), 어린이집(4.01) 순이었고, 연령에서는 50세 이상(4.38), 40∼49세

(4.07), 30∼39세(4.07), 20∼29세(3.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은 석사

이상(4.17), 학사(4.03), 고등학교 졸(4.01), 전문학사(3.98) 순이었고, 학급 규모

에서는 7학급 이상(4.05)과 4∼6학급(4.05) 평균값이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2. 교사의 수업활동 인식의 차이

  교사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라 수업활동 인식의 차이는 <표 4-7>과 같다.

<표 4-7> 수업활동 인식의 차이   

                                                                                                                                                                                                               **p <.01

  <표 4-7>에 의하면, 교사의 수업활동 인식의 차이는 교직경력에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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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N M SD t/F p Sche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49
161

4.06
4.07

.672

.584 .082 .935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3.88
4.10
4.26
4.48

.604

.625

.606

.423

6.174** .001 ①<④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4.18
3.97
4.06
4.31

.643

.574

.720

.534

3.909** .009 ②<④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72
3.94
4.04
3.98
4.57

.905

.553

.577

.592

.551

10.989** .001

①<⑤
②<⑤
③<⑤
④<⑤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이상

43
140
127

3.88
4.04
4.16

.595

.577

.676
3.349* .036 ①<③

합계 310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교직경력에 따라 10

년 이상(4.19), 4년∼6년(3.87) 7∼9년(3.94), 1∼3년(3.82), 1년 미만(3.86), 

순으로 나타났다(P,<0.1). Scheffé 검증에서도 10년 이상 교직 경력의 교사들

이 4년∼6년 7∼9년과 1∼3년 경력교사보다 교사의 수업활동 인식을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관설립 유형, 연령, 학력, 기관학급 규모에 따라 교사의 수업

활동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관설립 유형에서는 어린이집(3.90), 유치원(3.89) 순이었고, 연령은 50세 이상

(4,00), 40∼49세(3.72), 30∼39세(3.67), 20∼29세(3.4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은 석사 이상(4.07), 고졸(3.94), 학사(3.89) 전문학사(3.84) 순이

었고, 학급 규모에서는 7학급 이상(3.95), 4∼6학사(3.89) 1∼3학급(3.82) 순

으로 나타났다

3. 교사의 담당 사무관리 인식의 차이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담당 사무관리 인식의 차이는 <표 4-8>과 같다.

<표 4-8> 교사의 담당 사무관리 인식의 차이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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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에 의하면, 교사의 담당 사무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연령, 

학력, 교직 경력, 기관학급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값을 통

해 살펴보면, 먼저 교직 경력에 따라 10년 이상((4.57), 4년∼6년(4.04) 7∼9

년(3.98), 1∼3년(3.94), 1년 미만(3.72),순으로 나타났다(P<.01).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10년 이상 교직경력이 7∼9년, 4∼6년, 1∼3년, 1년 미만 보다 

교사의 담당사무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의 차이가 높게 반응을 하고 있

다. 학력은 석사 이상(4.31), 고졸(4.18), 학사(4.06), 전문학사(3.97) 순으로 

나타났다(P<.01).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석사 이상이 전문학사보다 교사들

의 담당사무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4,48), 40∼49세(4.26), 30∼39세(4.10), 20∼29세(3.88)로 나타났

다(P<.01).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50세 이상이 20∼29세 보다 교사의 담당

사무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의 차이가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학급 규모

에 따라 7학급 이상(4.16), 4∼6학급(4.04), 1∼3학급(3.88) 순으로 나타났다

(p<.05).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학급 규모에 따라 7학급 이상이 1∼3학급

보다 교사의 담당사무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관설립 유형에서는 교사의 담당사무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

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설립 

유형 에 따라 어린이집(4.07), 유치원(4.0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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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의 인간관계 인식의 차이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인간관계 인식의 차이는 <표 4-9>과 같다.

 <표 4-9> 교사의 인간관계 인식의 차이

구분 변인 N M SD t/F p Sche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61
149

4.20
4.13

.960

.604 .756 .450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4.10
4.16
4.29
4.19

1.146
.586
.594
.423

.666 .574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4.27
4.00
4.34
4.32

.638

.548
1.250
.488

4.258** .006 ②<④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95
3.98
4.19
4.06
4.63

.846

.551
1.119
.520
.457

5.839** .001
②<⑤
③<⑤
④<⑤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 이상

43
140
127

3.97
4.10
4.30

.509

.565
1.061

3.741* .025 ①<③

합계 310

 

                                                                          *p< .05 **p< .01 

 

  <표 4-9>에 의하면, 교사의 인간관계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직 

경력, 학력, 기관학급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평균값을 통

해 살펴보면, 교직 경력에 따라 10년 이상((4.63), 7년∼9년(4.06), 4∼6년

(4.19), 1∼3년(3.98), 1년 미만(3.95) 순으로 나타났다(P<0.1).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10년 이상 교직경력이 7∼9년, 4∼6년, 1∼3년 보다 교사의 인간

관계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학력은 석사 이상

(4.32), 학사(4.34), 고졸(4.27), 전문학사(3.97) 순으로 나타났다(P<0.1).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석사 이상이 전문학사보다 교사의 인간관계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학급 규모



- 30 -

구분 하위변인 N M SD t/F p Scheffé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
14

3.87
3.93

.722

.629
.847 .397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3.82
3.88
4.09
3.71

.652

.729

.578

.524

2.151 .094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3.91
3.79
4.01
4.01

.748

.617

.751

.648

2.661* .048

교 직 
경 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81
3.79
3.92
4.09

.664

.591

.767

.708

.554

1.491 .202

기관학급
규    모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 이상

43
140
127

3.78
3.83
4.02

.619

.671

.693
3.448* .033 ①<③

합계 310

에 따라 7학급 이상(4.30), 4∼6학급(4.10) 순으로 나타났다. 1∼3학급(3.97) 

교사들이 교사의 인간관계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에 반해, 기관 설립 유형, 연령에서는 교사의 인간관계 인식

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기관설립 유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순이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40

∼49세, 50세 이상, 30∼39세, 20∼29세로 순으로 나타났다.

5. 교사의 전문적 신장 인식차이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전문적 신장 인식의 차이는<표 4-10>과 같다.

 

<표 4-10> 교사의 전문적 신장 인식 차이

                                                                                                    

                                                                                      *p <.05 

 

  <표 4-10>에 의하면, 교사의 전문적 신장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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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변인 N M SD t/F p Scheffe

기관설립
유    형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161
149

4.02
4.01

.495

.489
.163 .870

연 령

① 20 ~ 29세
② 30 ~ 39세
③ 40 ~ 49세
④ 50세 이상

100
145
58
7

3.92
4.02
4.13
4.19

.436

.538

.459

.165

2.545 .056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학사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34
150
81
45

4.07
3.92
4.08
4.18

.502

.450

.570

.397

4.378*

* .005 ②<④

교직 경력

① 1년 미만
② 1 ∼ 3년
③ 4 ∼ 6년
④ 7 ∼ 9년
⑤ 10년 이상

14
83
102
64
47

3.85
3.89
4.01
3.95
4.36

.485

.468

.512

.481

.326

8.591*

* .001

①<⑤
②<⑤
③<⑤
④<⑤

기관학급
규    모

① 1 ∼ 3학급
② 4 ∼ 6학급
③ 7학급 이상

43
140
127

3.89
3.97
4.10

.475

.471

.506
4.112* .017 ①<③

합계 310

학력, 기관 학급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력은 학사(4.01), 석사이상(4.01), 전문학사(4.00), 

고졸(3.88) 순이었고, 학급 규모에 따라 7학급 이상(4.02), 4∼6학급(3.83), 1

∼3학급(3.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관설립 유형에서는 어린이집(3.93), 유치원(3.87) 순이었고, 연

령별로는 40∼49세(4.09), 30∼39세(3.88), 20∼29세(3.82), 50세 이상이

(3.71)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못했다.

6. 교사의 직무성과 간의 인식의 차이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직무성과 간의 인식 차이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직무성과 간의 인식 차이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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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성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교직경력, 학

력, 기관 학급규모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교직경력에 따라 10년 이상(4.36), 4∼6년(4.01), 7∼9년(3.89,) 1∼

3년(3.89). 1년 미만(3.85) 순으로 나타났다(p<.01).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10년 이상 교직 경력이 7∼9년 4∼6년, 1∼3년 1년 미만 보다 직무성과 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학력은 석사 이상(4.18), 학사

(4.08), 고졸(4.07), 전문학사(3.92) 순으로 나타났다(P<0.1).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석사 이상이 전문학사보다 교사의 직무성과 인식에 대한 교사들

의 인식이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학급규모에 따라 7학급 이상

(4.10), 4∼6학급(3.97), 1∼3학급(3.89) 순으로 나타났다(p<05). Scheffé 사후 

검증에서도 7학급 이상이 1∼3학급보다 교사의 직무성과 간의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높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관설립 유형, 연령에서는 교사들의 직무성과 간의 인식에 대

한 교사들의 인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설립 유형에서는 유치원(4.02), 어린이집(4.01) 순이었고 연령은 50

세 이상(4.19), 40∼49세(4.13), 30∼39세(4.02), 20∼29(3.92) 순으로 나타났

다.



- 33 -

구 분　
지식과 

기술성

신념과 

윤리성

봉
사
성

자
율
성

수 업

준비성

수업

활동

담당
사무
관리

인관

관계

전문적  
 
  신장

전문성
 
 인식

직
무
성
과

지식과 

기술성
1

신념과 

윤리성
.263** 1

봉사성 .253** .395** 1

자율성 .106* .144** .109* 1

수 업

준비성 
.214** .297** .314** .127** 1

수 업

활 동
.192** .291** .256** .098* .578** 1

담당
사무
관리

.191** .222** .212** .105* .531** .578** 1

인 관

관 계
.164** .281** .203** ..056 .436** .478** .575** 1

전문적

신장
.235** .289** .260** 1.107* .380** .404** .396** .393** 1

전문성 

인식
.485** .549** .549** .479** .329** .292** .256** .239** .287** 1

직 무

성 과
.247** .321** .294** .106** .654** .714** .692** .661** .585** .331** 1

제 3 절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의 분석은 

<표 4-12>와 같다.

<표4-12> 교사의 전문성인식과 직무성과 간 하위요인 과의 상관관계

                                                                             
                                                                                               

                                                                                     **p<.01

  <표 4-12>에서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 인식 4가지 하위요인과 교사의 직무성

과의 5가지,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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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간의 상관관계는 r=.331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의 전문성 인식 하위변인 중에서 지식과 

기술성 변인과 직무성과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r=.164∼.235이며, 간의 상관

관계는 r=.164∼.235이며, 직무성과 변인과는 r=.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인간관계 변인이 r=.164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신념과 윤리성과 

직무성과 간 하위요인과 간의 상관관계는 지식과 기술성간의 변인관계가 r=235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관계 변인이 r=.164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 봉사성과 직무성과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r=.203∼.314이며, 직

무성과 변인과는 r=.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낮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율성과 직무성과 간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는 r=.107

∼.056이며, 직무성과 간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수업준비성 r=.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인간관계가 r=.0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아교

육기관의 교사간의 팀워크와 협동을 강조하는 인간관계 형성과 집단문화의 필요

성이 요구되고 교사들에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무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 근무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받고 지식과 기술성, 신념과 윤리성, 봉

사성, 윤리성,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교사의 질적 향상이 이

루어 질 것이다.

 

제 4 절 논  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교사가 지각하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

무성과의 하위변인과 본 연구의 하위변인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나 맥락상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짚어보며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배경변인 즉 기관 설립유형, 연령, 학력, 학급규모, 

교육 경력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은 학력과 교육경력 배경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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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선혜(2005)와 김재

순(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전문성 인식 정도는 학력으로는 석사 이

상이 유아 교육기관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고졸이 가장 낮았

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 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이 높았으며, 1년 미만 교사가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기관설립 유형, 연령, 기관학급 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연령, 기관설립 유형, 기관학급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장지현(2005), 김문희(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여기에서 유

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 차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학력이 높은 

교사들에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문적 역할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

하였고 이러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체적, 정서적 건강 유지, 훈련 및 교육

이 형성되고 전문성 인식이 처우나 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전문

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전문성 인식과 하위변인 지식과 기

술성, 신념과 윤리성, 봉사성, 자율성  전문성 인식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성에서 점수가 다른 하위변인 점수보다 높았다. 이는 교사가 전문성인식의 

구성요소 중 다른 요소들 보다 자율성에 대해 반응을 더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와 같이 유아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전문성인식과 직무성과에 따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유도하고 이

끌어야 됨을 시사 하고 있다. 결과는 이종명(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배경 변인 즉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정

도 측정결과에서 학력,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교

육기관 직무성과를 측정한 결과 교직 경력, 학력, 기관 규모 순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교직경력에서 전문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성인식의 

차이는 학력, 교직 경력, 학급규모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기관설립 유형,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직무성과에서는 교사가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배경변인 즉 기관설립 유형, 연령, 학력, 학급 규모, 

교육 경력에 따른 교사직무성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의한 차이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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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력은 4∼6년, 1년 미만인 1∼3년 순으로  10년 이상인 교사보다 직무성

과를 높게 인식했다. 학급규모는 7학급 이상 학급이 클수록, 학력은 석사 이상의 

교사가, 기관 유형은 유치원일수록 교사 직무성과를 높게 인식했다. 이러한 결과

는 장지현(2005), 김문희(2011)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유아교사가 

경력보다는 근무환경과 효율적 직무수행에 전문성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가 경력을 쌓으면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쌓아감으로써 직무성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학력 일수록 자신의 일을 수행할 자신감과 능

력에 대한 확신이 증대되어 교사의 직무성과가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관설립 유형과 기관 학급규모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직무성과

간의 관계는 조성현(2005)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김문희(2011)는 

유치원 교사 보다는 어린이집교사가,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7학급 이상일 경우 직

무성과가 높게 인식 되고 있다고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수가 

많을수록 교사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지

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하위변인의 관

계를 연구 분석한 결과 교사 전문성 인식은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과 p<.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지현(2006), 

김문희(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문성 인식의 하위변인 중 신념과 윤

리성 인식차가 교사 직무성과의 간의 관계의 하위변인인 수업준비성, 수업활동, 

담당사무관리, 인간관계, 전문적 신장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교육기관의 소속

된 구성원들이 서로가 존중해주고 교육의 자발적 참여와 교사들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물리적 환경개선이 직무성과 간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의 차이가 교사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주었다. 또한 교사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의 차이 하위변인과 교사 직무성과 간의 관계의 하

위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과 기술성, 전문성신장(r=.235), 

신념과 윤리성과 수업준비성(r=.294), 봉사성과 수업준비성(r=.314), 자율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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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준비성(r=.127)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연

(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 차이의 하위변인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의 하위변인 중 수업준비성, 봉사성 

인식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가 직무성과 중에서도 교사의 신념과 윤리, 봉사성의 인식 차

이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

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의 차

이를 하의요인별로 살펴보면, 신념과 윤리성, 봉사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 때 

직무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연(1996)과 박만옥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를 볼 때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사회적

으로 존중받고, 다른 전문직과 동등한 전문직으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

록 교사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일정수준의 의사결정권과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적 신장을 위해 국가수준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교사는 보다 긍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

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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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 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 알아보고, 유

아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전체적으로는 유아교

육기관 교사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직무수행을 통하여 교

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

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방법은 교사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

성인식과 직무성과 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관련된 문헌과 연구논문을 통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후 서울지

역 일부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 31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하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김혜린

(2005) 및 김지연(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되었다.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직무성과 간의 관계 인식을 평정할 수 있는 도구 설문지 

내용은 수업준비성, 수업활동, 담당사무관리, 인간관계, 전문성 신장 5가지 영역으

로 나누어져 있고, 범주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각 문항 당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교사 직무

성과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이완구(2003)의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전문성 인식은 

지식과 기술성, 봉사성, 신념과 윤리성, 1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직무성과는, 

교사의 전문성인식, 수업준비성, 수업활동, 담당사무관리, 전문적 신장의 인식차이

의 하위변인을 포함한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처리의 유의 

수준은 각각 p< .05, p< .01, p< .001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9 -

  첫째, 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 전문성 인식은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

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지식과 기술성 인식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린이집 교사가 연령으로는 40∼49세 이상의 교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

을 가진 교사와 4∼6학급 이상 학급 규모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10년 이상 경력

의 교사들이 지식과 기술성 인식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신념과 윤

리성 인식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유치원 교사가 연령으로는 30∼39세 

이상의 연령의 교사들이 석사 이상의 학력의 교사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

들이 높게 인식하였다. 봉사성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린이집 40∼49

세 이상의 교사가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 1∼3학급 이상 학급 규모 유아

교육기관의 교사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들이 봉사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50세 이상의 연령의 어린이집 교

사가 석사 이상을 졸업하고, 4∼6학급 이상의 대 규모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

는 교사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기관설립 

유형에 따라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관 규모가 클수록, 교육 경력

이 많을수록 높게 인식하였다. 하위 영역별 평균은 신념과 윤리성, 봉사성 인식은 

같았고 그리고 지식과 기술성, 자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규

모가 클수록, 교사들의 인식이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교육

의 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성 인식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이 많

을수록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의 차이를 인식

하는데서 나타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였는데 규칙과 규율을 엄격하게 강조하게 될 경우 교사의 직무성과를 

저해 시키는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문직으로서 교사는 자율적 선택과 

집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교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교

육적, 환경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 직무성과를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전문성 인식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50세 이상의 유치원 교사가 

석사 이상의 학력과 7학급 이상, 4∼6학급 규모에서 1∼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전문성 인식을 높게 인식하였다. 수업 준비성 인식 차이에 대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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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은 50세 이상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석사 이상의 학력과 7학급 이상의 대

규모의 원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업활동 인식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50세 이상의 어린이집 교사

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7학급 이상 학급의 대규모의 유아교육기관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사무

관리 인식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50세 이상의 어린이집교사가 석사 이

상의 학력을 가지고 7학급 이상 유아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들이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인식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40세 이상의 유치원 교사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7학급 이상의 유

아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문적신장의 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20∼29세의 어린이집 교사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7학급 이상 학급의대 규모의 원에서 4∼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높은 인식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직무성과에 대한 교사들

의 인식은 7학급이상 학급의 규모로 10년 이상의 경력의 교사들과 학력이 석사 

이상의 교사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평균은 수업활동, 담당사무관

리, 인간관계, 수업준비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사 직무성과 하위 요인 

중에서 수업활동 인식에 대한 높은 인식을 나타낸 것은 유아교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개개인의 신념과 의욕에서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창의적 동기가 이어져 연구

노력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연령이 높아지고, 경력을 쌓으면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쌓아 감으로써 직무성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전문성 인식차이 하

위변인 중 봉사성이 교사의 직무성과의 하위변인인 수업준비성, 수업활동, 담당사

무관리, 인간관계, 전문적 신장 인식차이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전문성 인식의 변인 중 봉사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들이 개별적 상황에 대해 아동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아

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존중하며 인간사회를 발전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봉

사적 동기가 신념으로 이어질 때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향상됨을 인식해야 할 것



- 41 -

이다. 또한 소속된 구성원들이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교사들의 자부심은 극대화 되고 직무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주고 있

으며, 교사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

는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자기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과 더불어 교사 직무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제 2 절 결 론

 

  본 연구는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는 학급규모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성 인식 차이 정도는 연령으로는 50세 이상세의 교사가 유아교육기관 전문

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20∼29세가 가장 낮았다. 학력은 석사 이상 

고학력 일수록 높았으며, 소규모보다 대규모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린이집 교사

가 전문성 인식차이가 높았다. 또한 경력이10년 이상인 교사의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조건이나, 자격기준, 연수기회참여확대, 자율성 문제 등 외적

문제가 개선된다면 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사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그를 통하

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줌으로

써 효율적 직무수행과 업무 분장, 교사들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자율권을 통하여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가 인식한 직무성과는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교사가, 학력이 높거나 교육 경력이 높을수록 교사

들이 직무성과를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교육목표나 과업을 달성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볼 때, 유아교육기관에

서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잘 파악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주어, 

유아들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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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는 비교적 높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인식은 교사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유아교육기관의 소속된 구성원들이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교사들의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극대화시키고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제언

  위의 결론을 토대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교사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설문지법을 적용한 조사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설문지법 이외에 참여관찰이나 면접과 같이 직접 조

사방식에 의한 방법과 병행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시설장, 학부모가 생각하는 유

아교육기관만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잇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유아교사로

서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원

내의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인간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전략들이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워크샵 

등을 통해 기관 내 유아교사들 간의 협동심, 조화, 수용, 공감 등의 기술을 향상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해 유

아교육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유아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확고한 

교육철학과 소신 있는 기관장의 운영의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노력하는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구비해야 할 것 이다.



- 43 -

  넷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행정가와 교육전문가들의 노력과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하겠다.

  다섯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위하여 교

사에게 자율성과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부담, 부모, 시설

장, 동료 간의 관계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교사들에게 

전문성신장 의욕고취를 위한 과감한 정부의 시책과 업무 부담에 따른 질적 향상

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전문성 인식에 따른 업무 수행과 교사의 전문성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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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주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평소 느끼시고 생각하는 바대로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상이나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

게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

립니다. 

 유아들을 지도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신재흡

연구자: 방경선 

◎ 선생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무기명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1.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설립 유형은?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 ~ 29세            ② 30 ~ 39세          ③ 40 ~ 49        ④ 50세 이상

3.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학사(2~3년제 졸업)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4. 선생님의 교육 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10년 이상

5.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학급규모는?

          ① 1~3학급          ② 4~6학급            ③ 7학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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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사항

 ◎ 선생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 하나만 골라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나는 ～ ”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저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지식과 기술성
1 아동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안전관리에도 항상 관심

을 가지고 있다.

2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보육프로그램을 혼자서도 수행이 가능
하다.

3 학부모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기법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4
아동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서적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

신념과 윤리성

5 교사는 사회적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 교사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해당된다.

7
아동 개인별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며 잠재능력을 키우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있다.

8
원아 간, 학부모 간 의견 마찰시 교사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
고 올바르게 처리하였다.

봉사 성

9 봉사정신이 없다면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0
교사라는 직업은 인간사회를 발전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생
각 한다.

11
영유아에 관한 빈곤아동, 저 소득층 자녀 등 사회복지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12
교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생활수단을 위한 직업만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

자율 성

13
교사를 택한 이유는 개성이 있고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14 학급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담임인 내가 하고 있다.

15
나의 업무는 선배교사, 주임, 원감, 원장등 상사로부터 간섭이 없이 
이루어진다.

16
내가 담당하는 학급의 일일, 주간, 월간 계획은 나의 책임 하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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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사의 직무성과에 관한 문항

 ◎ 선생님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 하나만 골라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나는 ～ ”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저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수업 준비성

1
교사는 담당교과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수업준비
도 충실한 편이다.

2
교사는 선배나 동료교사의 모범적인 수업법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학습지도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3 교사는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사전검토를 충실히 한다.

수업활동

4
교사는 학습지도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매일 매일의 수업이 새
로운 느낌을 준다.

5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활동에 적절한 동기 조성을 
한다.

6 교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열성을 보이는 교사이다.

담당사무관리

7 교사는 평가업무를 확실하고 공정하게 행한다.

8 교사는 능률적으로 학급을 관리한다. 

9
교사는 자기 부서에서 부여하는 담당사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
한다.

인간관계

10 교사는 학생들과 공평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11
교사는 동료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12 교사는 상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전문성 신장

13 교사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학문연구 기회를 확대 하려고 한다.

14
교사는 교직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세미나, 토
론회, 연수회 등에 적극 참여한다.

15
교사는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사람과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는 
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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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ob Performance Among Teachers of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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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performance amo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ose who work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ctors in Seoul, 310 teachers in kindergartens and nurseries, as a 

tool for this study, to measure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of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a questionnaire which was edited and 

supplemented by Kim, Hae-Lin(2005) and Kim, Ji-Yeon(2001) was used, 

and for the questionnaire to measure job performance amo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Lee, Wan-Jung's questionnaire(2003) was 

used as a study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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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s for collected survey data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 ANOVA (One-Way ANOVA) is conducted as a method for 

specific data  processing, and Scheff'e method was used for a post hoc 

purpose.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performance amo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was 

correlated.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 perceived by the teacher, amo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 on the academic background  and teaching experience. With more 

highly educated and experienced early childhood teachers,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s a result, this mean is that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in educational grounds should study and strive 

for improving professionalism with many experiences and the mission, and 

should try to buil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working with 

professionalism as a teach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o remind them about the 

importance of teaching profession, by making various training program for 

teachers.     

     Secondly, job performance amo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 on the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tly different was proportional to 

their education level, teaching experience, and class size and the older 

teachers work in preschool rather than in nursery were found to be more 

cognizant of professionalism. Such results indicates that the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tend to improve their job performanc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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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ing confidence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s a resul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should help preschool children get a chance to 

receive a high quality education by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as a 

teacher through understanding the facts affecting job performance. 

     Thirdly,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performance amo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For the aspect of sub-factors, there found to b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skills, belief and ethics, service 

and autonomy, which is a sub-factor of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mo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and preparing for class, 

class activity, office management, human relations, which are sub-factors of 

job performance among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and 

among the sup-factors of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belief and ethics, 

service was the highest and showed somewhat lower correlation with 

autonomy. These results can be understood as that when the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make the educational context to fulfill 

proper educational objectives or teaching method depending on their own 

philosophy and belief, and when making the atmosphere which is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each other, change in the perception of 

autonomy is need. These results mean that we should try to find ways to get 

the credit for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and maximize a sense of duty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job performance of teachers. 

【Key-words】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