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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com-

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teachers. The subjects were 257 kindergarten and child care teachers. The data were analy-

zed by Path Analysis, Multiple Regression(using SPSS 15.0 and Amos 6.0).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teachers. And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teachers.

(2) The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ocial support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teachers

(3) The self-efficacy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teachers, 

controlled by social support. That result showed the social support was more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organizational com-

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 care teachers than th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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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유아에게 문 인 보호와 수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실시하고 있는 보육기 의 평가인증제 실시

는 2005년 시범 운 에 이어 2006년부터 본격 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등 보육기  뿐 아

니라 유치원에도 실시할 정에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 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시간 외 업무 증가는 필

연 으로 보여진다. 평가인증제의 본격  도입 등을 통해 유

아교육기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가 충분히 상되는 사회

 상황에서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은 그 어느 때

보다 요하게 리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조직 몰입이란 조직에 한 개인의 감정을 반 하는 태

도로, 개인이 특정조직과 동일시하고 공헌하는 것에 한 

상 인 강도를 의미한다(Porter et al., 1974). 이러한 조직 

몰입은 직무와 연 되어 있는 유쾌한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직무 만족과 매우 한 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그러나 직무 만족보다 결근이나 이직, 근무 수행이나 근

무 태만 등과 같은 근무 행동을 더 잘 언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서은희․이미숙, 2002; Williams & Hazer, 1986). 

이러한 이유로 경  련 분야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 

행동 등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로 조직 몰입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  교사의 직

무 련 연구는 직무 만족이나 직무 스트 스 등을 심

(윤혜미․권혜경, 2003; 정혜 ․박 , 2005; 조부경 등, 

2003; 조성연, 2005, 2006)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조직 몰

입에 한 연구(서은희․이미숙, 2002; 이윤경, 1998)는 상

으로 매우 조한 편이다.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 애착 는 

조직 헌신으로 사용되어지는 개념이다. 자기 직장에 해 가

지는 애정 는 정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조직에 하

여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  애착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

한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하여 감정 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감정  몰입(Mow-

day et al., 1982)과 근무 조직에 해 자신의 소속 지 를 지

속시키거나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시키려는 유지  몰입

을 포함하는 개념(Mayer & Allen, 1991)으로 일반 정의되

고 있다. 따라서 작업 상황에 한 집 이라고 정의(박근수․

유태웅, 2007)되는 업무 몰입(work flow)과는 구분되는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심리  애정과 조직과의 계 유지를 의미하는 조직 몰입

은 조직 구성원의 근무 행동 등을 결정하는 요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 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  변인 간의 계 

규명 연구는 평가인증 등을 통해 과다한 업무증가가 상되

는  상황에서 유아교육기  교사의 근무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탐색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는 궁

극 으로 교사의 근무 환경을 높이고 근무 행동을 보다 효

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도움을  것이라 보

여진다. 높은 조직 몰입이 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서은희․

이미숙, 2002) 근무 수행률을 높이는 등 조직의 생산성과 효

과성 측면에서 정  역할(Mowday et al., 1982)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자아효능감의 개인  변인과 사회  지지의 환경  

변인을 우선 고려 할 수 있다. 자아효능감은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아효능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기와 행동의 방향을 이끄는 인지  원

천(Martocchio, 1994)이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 , 지 , 감

정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자원(박경환, 2005)이라고 평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아효능감에 한 동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는 심리  임 워먼트 역시 조직 몰입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이재훈, 1998; 장재윤․최한별, 

2007)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행동

을 조직화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한 단이다

(Bandura, 1986). 이러한 자아효능감은 조직에 한 심리  

애정을 갖게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자아효능감은 주어진 상황

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한 개인의 단인 동시에 

특정행동의 수행 가능성에 한 개인의 신념(Peterson & 

Stunkard, 1992; Wood & Bandura, 1989)이기 때문이다. 

한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도 기

꺼이 자신을 개입시키고 헌신하려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

라 도 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더 

많은 노력과 끈기를 집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Bandura, 1986). 실질 으로 조직 몰입과 높은 상 계를 

갖고 있는 직무만족이나 직무스트 스(고종욱․염 희, 2003; 

서은희․이미숙, 2002; Mathieu & Zagac, 1990)가 자아효능

감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변인으로 보고(안경모․주 식, 

2006; 조성연․구연아, 2005)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아

효능감이 조직 몰입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유의미한 심리내

 변인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조직 몰입은 개인  변인 외에 사회  지지라는 환

경  변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  지지

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 , 심리 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을 의미

한다(Cobb, 1976). 이러한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상황에서 

경험되는 개인의 심리 , 생리  측면의 부정  효과를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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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에 한 사회  

지지와 자아효능감

시킴으로써 궁극 으로 환경에 한 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안도희․김지아, 2007; Armstrong et al., 2005; Cohen 

& Horberman, 1983)되고 있다. 특히 의미있는 사회  상

으로부터 제공되는 존경, 애정, 신뢰, 심, 경청 등의 정서  

지지는 환경으로부터 경험되는 스트 스를 감소시키거나 배제

하여 환경에 잘 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지지는 업무만족과 업무 생산성  심

리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Baruch-

Feldman et al.,2002; Terry et al., 1993)될 만큼 직무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사회  계망

으로부터 지각되는 사회  지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거나 존경과 존 을 받고 있다거나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정보(Cobb, 

1976)다. 이러한 정보는 업무 만족이나 생산성 뿐 아니라 조

직에 한 친 감과 사회  계 유지의 만족감을 높여 

으로서 근무자의 조직 몰입을 강화시켜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  지지는 자아효능감을 높여 으로

써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효

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인지  각성으로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여 경험의 측 을 통해 차 으로 형성(Wood & Ban-

dura, 1989)되어 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사회  

계망으로부터 지각되는 정 인 지지  정보가 자아에 한 

만족감이나 자존감을 높이고(오가실․한정석, 1990), 자기 능

력에 한 정  신념인 자아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

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사회  지지와 자아효능감간의 계를 

직 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최형성(2005)  Shapiro와 

Mangelsdorf(1994), Teti와 Gelfand(1991) 등은 Bandura

(1982, 1997)의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용시킨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이 남편이나 주 의 사회  지지에 의해 설명

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회  지지가 자아효능감을 

높이는데 정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라 기

되는 자아효능감의 선행 변인으로 사회  지지를 설정하고 

사회  지지가 조직 몰입에 직 으로 향 미칠 뿐 아니

라, 자아효능감 계발에 의미있는 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간

 측면에서도 조직 몰입의 효과를 높이는데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첫째, 유아교육기  교사의 자아효능감과 사회  지지는 

교사의 조직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유아교육기  교사의 사회  지지는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유아교육기  교사의 사회  지지는 교사의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자아효능감을 통해 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조사 상

유치원과 어리이집 등 유아교육기 에 근무하는 교사, 주

임교사, 원감 등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일

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 상자  주임교사(11.3%, 29명)와 원감(8.6%, 22명)

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담임교사는 체 80.2%

(206명)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 가 체 68.1%(175명)

으로 나타났으며 63.4%인 163명이 문 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은 1년 미만이 34명(13.2%), 1~3년 사이가 

75명(29.2%), 3~5년의 경우 60명(23.3%), 5년 이상된 경우는 

83명(34.2%)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부분이 어린이집

에 근무(174명, 67.7%)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미만의 보수

(175명, 81.3%)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조직 몰입 척도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 척도는 송지 과 서철

(2004)이 타당화 작업 이후 사용한 Mayer와 Allen(1991)의 

조직 몰입 척도를 유아교육기  교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우리원에서 남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행

복할 것이다’. ‘나는 우리 원에 하여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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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변인구분 빈도(%)

교사 지

담임교사

주임교사

원  감

206(80.2)

29(11.3)

22( 8.6)

연  령

20

30

40

175(68.1)

67(26.1)

15( 5.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문

  학

학원

6( 2.3)

163(63.4)

70(27.2)

18( 7.0)

교육경력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34(13.2)

75(29.2)

60(23.3)

88(34.2)

근무기
유치원

어린이집

83(32.3)

174(67.7)

보  수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3(81.3)

54(18.7)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내가 원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원에 많은 노력을 들여

왔기 때문이다’ 등의 9문항으로 구성하 다. 9문항으로 이루

어진 조직 몰입 척도의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

서 ‘정말 그 다(5 )’의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

항간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로 나타

났다. 응답가능 수는 9~40 으로 응답 수가 높을수록 심

리 , 유지  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사회  지지 척도

유아교육기  교사의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한 문항

은 박지원(1989)과 성 혜(1993)의 사회  지지 척도를 참조

하여 동료교사, 학부모, (원감 는 원장) 리자로부터의 정

서  지지를 심으로 사회  지지 척도를 구성하 다. 사회

 지지 척도는 ‘동료교사들(학부모, 원감 는 원장 등 

리자)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다’, 동료교사들

(학부모, 원감 는 원장 등 리자)은 함께 있으면 친 감

을 느끼게 해 다’ 등 동료교사, 학부모, (원감 는 원장)

리자로 각각 구분해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정말 그 다(5 )’의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동료교사, 학부모, 리자

로부터의 사회  지지 척도의 문항간 내  일치도에 의한 신

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84, .93, .88로 나타났다. 척도

수는 각각 9~40 으로 응답 수가 높을수록 높은 정서  

지지를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자아효능감 척도

유아교육기  교사가 지각한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김아 (1997)이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후 사용한 일반  자아

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이용하 다. ‘나

는 험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잘 처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 ‘나는 문제해결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는 스트 스를 필요이상으로 받는다’, ‘나는 부담스러운 상

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등의 17문항으로 구성하 다. 

17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아효능감 척도의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정말 그 다(5 )’의 5  리커트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문항간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

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수는 17~85 으로 

응답 수가 높을수록 일반  자아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 차

구경북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 에 근

무하는 교사 257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

시하 다. 유아교육기 을 방문하여 교사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28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 으며 배포된 질문지

는 3일 후 수거하 다. 수거한 질문지  부실 기재된 자료

는 분석에서 제외하 기 때문에 257명의 자료만을 분석자료

로 사용하 다.

4. 자료 분석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에 한 자아효능감과 사

회  지지의 향<연구문제 1>  자아효능감에 한 사회

 지지의 향<연구문제 2> 그리고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과 사회  지지 계에 한 자아효능감의 간

향<연구문제 3>을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의 목 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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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χ2
df p NC GFI NFI CFI RMSEA

수정모델

기모델

.066

0.00

1

0

.797

-

.066

0.00

1.00

1.00

1.00

1.00

.999

1.00

0.00~0.05

0.00

<표 3>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에 한 사회  지지와 자아효능감 경로모형 모델의 부합도 지수

사회  지지 자아효능감 조직 몰입

사회  지지

자아효능감

조직 몰입

1.00

.322

.587

*

*

 

1.00

.202

 

*

 

 

1.00

n 257 257 257

평  균 95.60 50.83 30.66

표 편차 13.70 7.69 5.86

*p<.01

<표 2> 사회  지지, 자아효능감, 그리고 조직 몰입 변인들간 상호상 행렬표

<그림 2> 유아교육 기  교사의 조직 몰입 련 변인들간의 

경로모형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다. 구조방

정식 모델은 여러 개의 종속변인을 가지는 여러 개의 회귀

모형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양병화, 

2002). 이를 해 SPSS Win 15.0 로그램의 Amos 6.0을 이

용하여 상 계  경로분석을 실시한 다음 유의수  .01에

서 각 경로계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그리고 Boots-

traping 차를 이용하여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

하 다. 

Ⅲ. 연구결과

1. 사회  지지, 자아효능감, 그리고 조직 몰입간 상호

상 계수, 평균  표 편차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모형 분석을 해 실시한 사회  

지지, 자아효능감, 그리고 조직 몰입 변인들 사이의 상호상

계수, 평균  표 편차 값은 <표 2>와 같다.

2. 사회  지지, 자아효능감, 그리고 조직 몰인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

사회  지지, 자아효능감, 그리고 조직 몰인 변인들간의 상호

상 계를 변인들간의 인과  효과로 설명하기 해 경로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  지지

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직 효과계수가(β =.58, p<.01)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효능감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직 효과(β =.01, p>.01)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에서 자아효능감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직 효과

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효능감에서 조직 몰

입에 이르는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델을 개발하 다. 그리고 

수정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 다(<표 3> 참조).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정모델의 모든 부합

도 지수( GFI>.90, NFI>.90, CFI>.90), 0.00<RMSEA<.05)가 

모델부합도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효

능감 변인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직 효과 경로를 제거한 수

정모델이 모델 부합도지수의 통계  기 을 모두 충족시키

면 동시에 변수들간의 상 계를 통계 으로 유의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간명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델을 기반으로 자아효능감, 사회  지지, 조직 몰입 

변수들간 상 계를 인과  효과로 설명하기 해 상 계

수를 토 로 변수들간의 직 효과, 간 효과, 그리고 허 효

과를 분석하 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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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계수 체효과 직 효과 간 효과 허 효과

사회  지지 → 자아효능감

사회  지지 → 조직 몰입

자아효능감 → 조직 몰입

.322*

.587*

.202*

 .322*

 .587*

.014

  .322**

 .583*

.014

-

.004

-

.198*

*p<.01

<표 4>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에 한 사회  지지와 자아효능감 경로모형 체효과 분할표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회  지지 변인은 조직 

몰입(β=.583, p<.01)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연구문제 1). 그러나 자아효능감을 통한 간 효과(β =

.004, p>.01)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

구문제 3>. 한편 사회  지지 변인은 자아효능감(β=.322, p<.01)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자아효능감과 조직 몰입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r=.202,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효능감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직 효과는(β=.014, p>.01)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과 조직 몰입간의 유

의한 상 이 나타난 것은 사회  지지 변인에 의한 허 효

과(β =.198, p<.01)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Ⅳ. 논의  결론

평가인증제로 인해 유아교육기  교사의 시간 외 업무 증

가가 상되는  사회  상황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 에 근무하는 교사의 조직 몰입은 그 어느 때보

다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조직 몰

입은 직무 만족과 이직을 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Ma-

thieu & Zagac, 1990; Porter et al., 1974)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 향상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자 구경북지역 소재 유치원  어린이집

에 근무하는 257명의 교사를 상으로 교사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자아효능감과 동료교사, 학부모, 원감  원장으로부

터의 사회  지지 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

의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은 자아효능감과 동

료 교사, 학부모, 리자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지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이는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은 자아효능감이 높거나 사회  계망으로부터 높은 심

리  지지를 지각할 때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  타인으로부터의 사회  지지는 환경 응

력을 높이는 변인(안도희․김지아, 2007; Luthar et al., 2000)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해 볼 때 직장에 한 

정서  몰입과 유지  몰입은 동료 교사나 학부모의 사회  

지지와 더불어 원감이나 원장 등 리자로부터의 인정과 존

 그리고 정서 인 친 감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둘째, 동료 교사, 학부모, 리자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

지는 교사의 자아효능감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몰입과 높은 상 계를 갖

고 있는 직무만족이나 직무스트 스가 자아효능감에 의해 유

의하게 설명되는 변인으로 보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고종

욱․염 희, 2003; 안경모․주 식, 2006; 조성연․구연아, 2005; 

Mathieu & Zagac, 1990)와 유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사

의 자아효능감 증진이 동료 교사나 학부모 는 리자로부터

의 심리  지지를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에 한 교사 자신

의 자아효능감 효과는 동료 교사, 학부모, 리자로부터 지

각된 사회  지지가 통제될 때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는 유

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에 한 자아효능감의 효과는 

사회  지지에 의한 간  효과인 것으로, 교사 자신의 효능

감보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  지지가 보다 

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

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도가 업무수행에 한 교사의 자신

감이나 책임감과 같은 심리  요인보다 시설장의 업무 스타

일이나 교사들간의 조직 문화 등으로 표 되는 조직  요인

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된다고 보고한 이진화와 이승연(2006)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아효능감은 사회  지지 변인 통제 시 조직 몰입에 미

치는 향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는 사회  지지가 뒷받

침되지 않는다면 자아효능감만으로는 조직 몰입 할 수 없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자아에 한 역량이 높다하더라도 

동료교사나 원감이나 원장 등 리자로부터 는 학부모로

부터 심리  지지를 지각하지 못할 경우 조직에 몰입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 자신의 자아에 한 단

보다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심리  지지가 조직의 근무 수행

률을 높이는데 더 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교사의 직무 련 변인에 한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

과 같은 개인  변인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

인이 특정 조직과 동일시하고 공헌하는 것에 한 상  강

도(Moody et al., 1982)인 조직 몰입의 경우 조직과의 심리  

애착을 느끼면서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지속하려는 의지이

기 때문에 개인  요인보다 사회  계라는 환경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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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보다 많이 향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의 부정  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보

호 요인(Luthar, 1991)이라 한다. 사회  지지가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몰입에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요인으로 규

명된 것은 사회  계망에서 제공되는 사회  지지가 과다 

업무와 임  등 불리한 근무 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환

경에 응하도록 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유아교육기  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최

근 실시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로 인해 더욱 열악해질 수 있

음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육기  교사의 심리  근무 환경 

개선 측면에서 원감이나 원장 등 리자 뿐 아니라 동료 교

사  학부모로부터의 사회  지지가 폭 넓게 이루어지기를 

기 해 본다. 

이 연구는 유아교육기  교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  상황에서 교사의 근무 환경을 높이고 근무 행

동을 보다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구경북지역의 유아교육기 에 종사하는 교사

만을 심으로 자료 조사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추후 연구에서는 심리  계약

반(Rousseau, 1990)이나 직무도 (Walsh et al., 1980) 등 

유아교육기  교사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층 인 변인 탐색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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