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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남 지역의 등학교 기술 담당 교사의 

동기- 생요인 간 만족도  타 교과

교사와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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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교사의 직무 및 그에 따른 보상과 관계된 동기-위생요인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기술 담당 교사와 타 교과 담당 교사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그

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코자 했다. 광주, 전남도 내 중·고등학

교 기술 담당 및 타 교과 담당 교사 21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T 검증으로 p < 

.05 혹은 그 이상에서 분석했다.

  기술 담당 교사들의 동기요인 만족도 평균은 M = 3.85, 위생요인 만족도 평균

은 M = 3.38로 동기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개별 요인별로 보면, 책무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 자체, 성취, 인간관계, 직업안정, 성장 

가능성, 인정, 감독 기술 순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중도(그저 그렇다 = 3.00)를 상

회하고 있었다. 직무 환경과 보수, 두 위생요인에 대해서는 중도에 가까운 불만족

을 나타냈다. 이 두 요인을 개선하면 그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기술 담당 교사들은 10개의 동기 및 위생 중, 책무성(동기요인)과 인간관계(위

생요인)에서 타 교과 교사들보다 더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사로서의 책무성

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이었다. 그러나 나

머지 8개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만족 혹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위생요인에 대한 이들 두 교사집단 간의 만족도는 비슷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광주, 전라남도 내 기술 담당 교사들과 타 교과 담당 교사들만을 대상

으로 연구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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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오늘날 지식, 정보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각 분야에서 효과 으로 활용하

기 해서는 우수한 기술과 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우수한 기술 인력의 양성을 제

로 한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고등학교의 기술 

담당 교사들의 자질은 그 무엇보다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

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

으면 안 된다. 만일 기술 담당교사 교사들이 과 한 잡무에 시달리거나 정당한 우

와 사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역량을 제 로 발휘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질 높은 교육을 기 할 수 없다. 김태훈, 이규녀  박기문(2008)의 연구에 따르

면,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에 한 연구에서는 타 교사들보다 직무와 련하여 상

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신입생 모집 학과 개편  

세간의 공업, 기술에 한 부정  인식 등으로 인하여 기감과 스트 스를 받고 있

다는 것이다. 이들 교사들의 역할이 효율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제공되는 여러 보

상에 해 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는 매우 요한 문제이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는 것은 매우 요하다. 직무 만족

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직무 성과에 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Organ & 

Bateman(1991)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정신 , 신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하

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해 불만스러운 정서나 태도를 갖게 되면 직장생활

에 흥미를 잃게 된다. 교직에 해 불만이 높은 교사는 결국 학교에서 근무 의욕을 

잃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수 활동을 신명나게 할 수 없으며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이직율과 결근율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교사

들의 교직 활동과 그에 따른 보상에 한 만족 혹은 불만족은 그들의 교육 활동에 많

은 부정 인 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교육의 효과성 제고는 우연히 되

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의 기술 련 교사들이 직무와 보상 요인들에 해 정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극 으로 수행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이 직

무와 그에 따른 보상에 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고 있는지를 밝  이를 효

율 인 인사 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직무와 그에 따른 보상에 해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 연구는 산업체 근

로자들을 심으로 이루어졌고 교사들에 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기

는 했지만 그 수는 상 으로 었다(Hartzell & Winger, 1989). 더욱이 교사들의 직

무만족에 한 연구는 포 인 직무만족 정도와 인구 통계  요인에 따른 만족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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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는 데에 을 두었다. 보상 요인별 교사들의 만족도 차이에 한 연구

는 매우 희박했으며, ·고등학교 기술 담당 교사와 타 교과 담당 교사들의 직무 만족

도 차이를 요인 별로 분석한 연구도 미흡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기술 담당 교사들이 그들의 직무와 련된 보상 요인들에 

해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만족도가 타 교과 교사들의 만족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2.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 기술 담당 교사들이 그들의 직무  보상과 련된 동기- 생 요인들

에 해 어느 정도 만족 는 불만족하고 있으며, 타 교과 교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가. 동기요인  생요인 간 기술 담당 교사의 만족도 차이 

나. 동기요인  생요인에 한 기술 담당 교사와 타 교과 교사의 만족도 차이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동기- 생 이론 (이 요인 이론 혹은 만족-불만족 이론) 

  이 이론은 Herzberg가 개발한 이론으로 성취, 일 자체, 인정 등과 같은 내 요인은 

직무 만족에만, 그리고 작업조건, 인간 계, 보수 등과 같은 외  요인은 직무 불만족

에만 향을 다는 이론이다. 이 만족 요인은 동기요인, 불만족 요인은 생요인으로 

정의한다.

  나. 동기요인

  동기요인은 성취, 일 자체. 책무성, 인정, 성장 가능성 등과 같이 직무만족과 련된 

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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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요인

  생요인은 보수, 직업안정, 직무환경, 인간 계, 감독기술 등 직무 불만족과 련된 

외 요인이다.

  라. 기술 담당 교사

 기술 담당 교사는 학교 는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기술 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교사이다.

  마. 타 교과 교사

 타 교사는 학교 는 고등학교에서 기술 담당 교사 이외의 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 정의한다.

II. 이론  선행연구 고찰

  직무만족은 동기이론의 요한 쟁 이 되어 왔으며(Organ & Bateman, 1991),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체로 성별, 연령, 학력 

수  등, 인구 통계  요인에 따라 직무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들 연구는 산업체 근로자를 심으로 이루어졌고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상

으로 었다. 특히 보상 요인 별 교사들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희박했으

며, 기술 담당 교사들과 타 교과 담당 교사들의 그 만족도 차이를 연구한 논문은 찾

아보기 어려웠다. 여기서는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과 직·간 으로 련된 이론, 

그리고 학자에 따라 주장 혹은 연구된 다양한 직무만족 요인에 해 고찰한다.

  직무만족은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그 개념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

양하다. Locke(1968)는 직무만족을 직무수행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유쾌한 감정으로 

보고 있다. Steer & Porter(1987)도 직무만족을 직무에 해 취하는 개인의 정서 상태

라고 보고 있으며, Tannenbaum (1966) 역시 직무만족 수 을 직무에 한 개인의 

정  정서 상태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Organ & Bateman(1991)은 직무만족을 믿음, 

느낌, 태도의 혼합체라고 정의하여 직무만족의 요인이 다양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김

창걸(1996)은 직무만족을 교사가 그의 직무에 해 가지고 있는 열의, 심, 선의의 감

성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Gunn(1984)도 직무만족을 근로자가 그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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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지고 있는 인식 , 정서  융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

하면,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그의 직무에 해 갖고 있는 인식 는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이 정서  요인보다는 인지  요소를 반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

만 (Organ & Near, 1985),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직무만족은 인지 인 특성보다

는 정서 인 특성을 반 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이 직무에 해 갖고 있는 정

인 정서 상태라고 한다면, 불만족은 부정 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개

인의 정 인 정서 상태 즉, 만족과 부정 인 정서 상태 즉, 불만족은 그의 필요가 직

무에서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Milkovich & Boudreau, 1991). 

  근로자들이 직무에서 충족되어야 할 개인의 필요 요인이 무엇이며 그 과정이 어떠

한지에 한 심은 높았지만 이를 체계 으로 설명한 이론들은 1950년  이후에 나

타났다. 이들  근로자들의 직무만족과 련하여 많이 활용, 연구되고 있는 이론들은 

욕구계층이론, ERG이론, 기 이론, 공정성이론, 동기- 생이론 등을 들 수 있는데 다

른 이론들은 간단히 언 하고, 직무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핵심 으로 연구한 

Herzberg의 동기- 생이론을 심으로 고찰해 본다.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리 알려진 이론으로, 행정  리 역에서 폭넓은 인

정을 받고 있다. 인간에게는 생리  욕구, 안 욕구, 사회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  

욕구 등, 5 단계의 기본욕구가 있는데 이들 욕구들은 낮은 단계의 요구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요구로 차례차례 만족된다는 것이다. 즉, 생리  욕구가 만족된 다음에는 안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 단계의 사회  욕구가 생기고 ,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순서 로 만족된다는 것이다. 한 단계의 욕구가 만족되면 더 이상 행

동을 진시키는 힘이 없고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 만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다. Alderfer의 ERG이론은 생존- 계-성장이론(Existence-Relatedness-Growth)으로 

인간의 욕구를 크게 3단계로 분류하 다(Alderfer, 1969). 생존욕구는 생리  욕구와 

안 욕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물질  욕구가 이에 해당된다. 계욕구는 타인과 계, 

애정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한다.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이다. 성

장욕구는 가장 높은 욕구로서 존경욕구와 자아실  욕구를 포함하고 있는 내재  욕

구이다. Alderfer는 Malsow와 달리 유연한 욕구 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욕

구충족의 좌 -퇴행 상을 주장했다. 즉,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좌

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이 욕구보다 한 단계 낮은 욕구를 더 많이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장래찬, 2009).

  Porter & Lawler(1968)는 유인가, 성과기 , 보상기  행 자의 능력과 성격특성, 역

할지각  만족개념을 가지고 기 이론을 발 시켰다. 그들은 직무만족과 과업수행과

의 계를 다루었다. 직무에 한 노력은 보상 받을 가능성과 보상에 한 가치에 달

려있다는 것이다. 노력은  능력, 특성  역할지각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무리 노

력해도 능력과 자기 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과업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에서 보상에 한 지각도 요하지만 자기가 담당해야할 역할에 한 확고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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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특성이 있어야 노력다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본

다. Adams는 만족은 개인의 투입-산출의 비(比)를 상 으로 지각하는 데서 생긴다

고 보고 공정성이론을 발 시켰다. 그는 자신과 비교 거인(주 으로 인지된 비교

인)의 투입-산출의 비(比)를 비교하여 동일하다고 느끼면 만족하고, 높거나 낮다고 느

끼면 인지와 행동 간의 부조화가 생겨 불쾌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Organ & Bateman, 1991). 

  Herzberg는 미국 Pittsburgh에 있는 기업체 기술자와 회계사 200여명을 상으로 

직무만족과 불만족에 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는 인간에게

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욕구가 있다고 제하고 동기- 생이론을 발 시켰다. 하나는 

생물학 인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  성장, 발달을 추구하려

는 욕구이다. 이러한 생명유지 욕구 요인은 물질 , 환경 인 것으로 생요인이고 성

장, 발달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은 동기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들 두 욕구 그룹은 그 

역할이 이하다는 것이다. 즉 동기요인은 성취, 일 자체, 성장 가능성, 인정, 책무성 

등으로 직무만족에만, 그리고 생요인은 보수, 직업안정, 인간 계, 근무환경, 감독기

술 등으로 직무 불만족에만 향을 다는 것이다. 직무만족의 반 가 불만족이 아니

라는 것이다 (Herzberg, Mausner, & Synderman, 1959). 따라서 직무만족 요인으로 불

만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직무 불만족 요인으로 만족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Herzberg의 동기- 생이론과 부합되는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Gurin, Veroff, & Feld 

(1960)에 의하면, 직무만족을 느끼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만족을 직무만족 요인 즉, 동

기요인에서 찾고, 반 로 불만족을 느끼는 근로자들은 불만족을 생요인에서 찾는다

는 것이다. Hackman & Lawler(1971)  Glickman(1991)도 교사들의 직무만족은 생

요인보다 책임성, 자율성, 업무자체, 업무의 다양성 등 동기요인과 깊은 계가 있다

고 주장했다. Lotie(1975)도 학생지도 자체가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가장 향을 

다고 강조함으로써 직무만족에 동기요인의 하나인 일 자체의 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Goodlad(1984)는 생요인의 하나인 보수가 이직 요인이 되지만, 교직을 선택하

는 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생요인보다 동기요인이 직업을 선택하

는 데 더 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Glisson & Durick(1989)  Frase(1989)의 

연구에서도 동기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과업의 다양성과 요성, 인정, 역할 등이 직

무만족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불만족 요인을 제시한 연구를 보면, Berns(1990)의 연구에서는 직무불만이 내

요인 즉, 동기요인보다는 생요인인 외 요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acharch(1986)의 연구에서는 낮은 보수, 비능률 인 연수, 상 의 불분명한 기 , 기

자재 부족, 잡무, 의사결정에의 소외 등, 생요인이 교사들의 직무 불만족의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Deci(1975)는  보상은 내  동기유발에 역작용 한다

고까지 했다. McLaughlin(1993)도 교사들에 한 추가 보상이 오히려 그들이 학생의 

성취도에 덜 기여했다는 연구결과 제시함으로써  보상 즉, 생요인의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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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 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종합하면, 동기요인은 직무만족 혹은 동기유발에 정

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생요인은 직무만족 혹은 동기유발에 향이 없

거나 오히려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무 불만족에 향을 다는 것이다.   

  Herzberg의 동기- 생이론과 립되는 연구결과도 다양하다. 많은 연구들에서 동기

요인은 교사의 직무만족 혹은 동기유발에, 생요인은 직무불만족에 작용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그 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지 않다. Hall(1986)의 연구에서는 내

요인 즉, 동기요인이 교사들의 직무동기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 요인 

즉, 생요인도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 Watson 등(1991)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직무만족이 인정, 인간 계, 정책 등, 동기요인과 생요인에 모두 

계가 있다는 것이다. Young 역시 생요인인 교사-학생간의 인간 계  휴가가 교사

의 직무만족에 큰 향을 다고 했다(Organ & Bateman, 1991). Voydanoff (1978)와 

Zeitz(1984)의 연구에서는 동기요인보다 오히려 생요인이 교사 직무 동기유발에 더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특히, 보수가 교사들의 기본욕구 충족에 미달될 

때 이런 상이 더 뚜렷하다고 했다. 이들의 연구는 생요인이 직무만족에도 향을 

다는 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본 교사들을 상으로 연구한 Ninomiya와 Okato(1990)도 의사결정 참여, 상호지

도, 물리  환경, 보수, 인간 계 등과 같은 동기  생요인 모두 직무만족에 향

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Medved(1982)는 Ohio주의 등학교 교사들

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기요인인 인정, 자아실  등이 직무만족과 불만에 모두 

작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Mitchell, Ortiz, & Mitchell(1987)의 연구에서도 학생 성취와 

학생  학부형과의 인간 계 등이 교사의 직무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Watson 등

(1991)에 따르면, 52%의 교사들이 인간 계가 그들의 직무만족에 필요한 요인으로 지

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가들은 Herzberg의 동기- 생 이론의 과일반화를 

경계하는 동시에 동기- 생요인을 모두 히 제공하면 직무만족을, 그 지 않으면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을 시사해주고 있다. 

  Vroom(1964)은 감독, 조직 리, 재정  보상, 직무 내용, 임 , 승진 기회, 작업 시

간 등을 직무만족 요인으로 보고 있다. Gaulup, Klein, & Jiang(2008)은 정규직 등과 

같은 고용 형태를, Castiglia(2006)는 조직 환경과 문화를, Florit & Lladosa(2004)는 학

력을, Al-Ajmi(2006)는 성별을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문성애와 

이 민(2009)의 연구에서는 직 , 성별, 혼인 상태, 연령, 업종, 업무경력, 최종학력 변

인들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계홍(1999)은 그의 실증연

구를 통해 학습조직이 직무만족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직무만족과 련된 국내의 연구를 보면, 이무근(1993)은 직무만족 요인을 개

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환경 요인에는 보수, 근무환경  조건, 복지 시

설  제도, 직업안정, 인간 계, 정책  리 감독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최인순

(1995)은 교사의 직무만족 요인을 직무 자체, 보수, 인간 계, 업무량, 인정, 지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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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보았다. 이상락(1990)은 교육경력과 지 가 높을수록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높

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 등학교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연구한 배진수(1991)는 

미혼 교사가 기혼 교사보다 직무만족의 하  요인인 담당 직무, 보상제도  지 인

정 등에서 더 만족하고 있으며, 공립학교보다 오히려 사립학교 교사들이 근무환경에 

더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과 같이 직무만족 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동기 요인뿐만 아니라 생 요인도 교사의 직무

만족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학자에 따라 상이한 직무만족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그 요인이 불변 인 것이 아니고 연구 당시의 시  상

황, 장소  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III. 자료수집  분석 방법

1. 표집

  본 연구는 주, 남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동기- 생요인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타 교과 교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데에 목 을 두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

집하기 해 주, 남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표집은 할당표집법, 다단계표집법  무선표집법으로 이루어졌다. 기술 담당교

사와 타 교과 담당교사의 표집 단 가 각각 200명이 되도록 할당했다. 

  기술 담당교사의 표집은 모집단의 크기가 상 으로 작으므로(756명) 무선으로 표

집 했다. 이 경우 한 학교 당 2명을 과하는 경우는 그 과 인원(3명 발생)을 무선

으로 제외하고 그 수만큼 다시 무선으로 뽑았다. 타 교과 담당교사의 표집은 모집단

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먼  총 학교 수 544개교( 주 143교; 남 401교)  50

개교를 무선으로 먼  뽑고, 다음 단계로 학교의 크기에 계없이 한 학교당 4명을 

무선으로 뽑았다. 표집 결과 총 400명(기술 담당교사 200 명, 타 교과 담당교사 200명)

이 본 연구의 표집단 가 되었다. 

2. 측정 도구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질문문항은 응답자의 인구 통계

요인 6개 문항과 동기- 생 요인에 한 만족도를 질문하는 30개 문항, 그리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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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종합 인 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 등, 총 3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인구 통

계  문항은 성별(gender), 연령, 교직경력, 학교 별, 학교 치, 담당교과 등을 조사

하는 6개 문항이었다. 그리고 동기요인-성취, 일 자체, 책무성, 인정, 성장 가능성 등 5

개 요인이 각각 3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생요인-직업안정, 직무환경, 보수, 감

독기술, 인간 계 등 5개 요인도 각각 3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질문에 한 응답은 익명으로 하도록 했으며, 응답 반응은 통합 평정 척도로서 

리 활용되고 있는 Likert의 5 단계 측정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즉,  아님 = 1, 

체로 아님 = 2, 그  그 다( 도) = 3, 체로 그 다 = 4, 매우 그 다 = 5 , 하나

 <표 1> 요인별 문항내  신뢰도 (Cronbach Alpha)

 요인 구분    요인  문항    Alpha (내  신뢰도)

 동기요인

   성취: 문항 1, 2, 3  

   일 자체: 문항, 1, 2, 3  

   책무성: 문항 1, 2, 3  

   인정: 문항 1, 2, 3  

   성장 가능성: 문항 1, 2, 3 

.836

.740

.788

.785

.820

 생요인

  직업 안정: 문항 1, 2, 3  

  직무환경: 문항 1, 2, 3   

  보수: 문항 1, 2, 3  

  감독기술: 문항 1, 2, 3   

  인간 계: 문항 1, 2, 3   

.685

.540

.934

.831

.740

  평 균 .770

에 표시하도록 했다. 동기- 생 요인에 한 질문 문항은 Herzberg의 동기- 생이론에

서 제시되고 있는 동기- 생 요인들을 기 으로 Minnesota 학에서 개발된 직업만족

질문지(Wisher, 1984)를 우리 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작성했다. 질문문항들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해 문항 내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동기- 생 요인들에 한 

문항 내  신뢰도 평균은 Cronbach Alpha = .770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각 요

인별 문항 신뢰도 수 도 <표 1>과 같이 양호한 편이었다.

3. 자료수집  분석

  표집된 주, 남의 ·고등학교 기술 담당 교사 200명, 기타 교과 담당교사 200명, 

총 400명에게 설문지를 2009년 3월에 우송과 E-mail로 보냈다. 설문지 회수율은 

54%(216부)로 기술 담당 교사 112명, 기타 교과 담당교사 10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

게 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 응답이 락되거나 불분명한 8부를 제외한 208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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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부, 기타 교과 102부)를 SPSS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했다. 자료는 동

기요인  생요인 간 기술 담당 교사의 만족도 차이, 그리고 이들 교사와 기타 교

과 담당 교사 간의 요인별 만족도 차이를 유의도 수  p <.05 혹은 그 이상에서 T 검

증했다.  

IV. 연구결과  해석

1. 동기요인  생요인 간 기술 담당 교사의 만족도 차이

  기술 담당 교사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기요인  생요인 간 만

족도 평균과 차이는 <표 2>, 그리고 동기요인의 만족도 평균과 생요인의 만족도 평

균의 차이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이들의 차이는 유의도 수  p<.001에서 모두 

의미가 있었다.

<표 2> 기술 담당 교사의 동기요인  생요인 간 만족도 차이

요 인  사례수(N)  평균(M: 순 )  표 편차(SD)  T-값   Sig.(p)

동기요인

성취

일 자체

책무성

인정

성장가능성

생요인

직업 안정

직무 환경

보수

감독 기술

인간 계

105   3.83 (3)      .64   57.78 

104   4.01 (2)      .57   68.41 

106   4.07 (1)      .62   62.35 

105   3.63 (7)      .60   57.37 

105   3.69 (6)      .65   55.25 

  .000***

103   3.75 (5)      .64   56.62 

105   2.85 (10)     .69   39.76 

104   2.98 (9)      .68   41.11 

106   3.51 (8)      .72   46.27 

106   3.82 (4)      .55   67.78 

*p<.05; **p<.01; ***p<.001

  <표 2>에서 보듯이 동기요인과 생요인을 T 검증한 결과, 요인별 교사들의 만족도 

차이는 유의했다. 교사들은 체로 생요인보다 동기요인에 상 으로 더 만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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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들은 책무성, 일 자체, 성취 등과 같은 동기요인에 상 으로 높은 만족도

를 보 으며 직무환경, 보수 등, 생요인에는 약간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들의 만족도 순 는 책무성(M = 4.07)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일 자체 (M = 

4.01), 그 다음이 성취(M = 3.83), 인간 계(M = 3.82), 직업안정 (M = 3.75), 성장 가

능성(M = 3.69), 인정 (M = 3.63), 감독기술 (M = 3.51) 순이었다. 직무환경(M = 2.85)

과 보수(M = 2.98)에 한 그들의 만족도는 도(M = 3.00)에 가깝고 다소 불만수  

(M = 2.00)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그들의 과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  보상보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과 같은 교사의 본질  업무와 계가 깊은 

요인에 해 상 으로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 으로 보면, 10개 요인 , 직무환경과 보수를 제외한 8개 요인에 해 교사들

의 만족도가 모두 M = 3.00 (그  그 다)수 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육과

업 수행과 련된 요인에 해 체로 정  시각을 갖고 있다고 풀이된다. <표 3>을 

보면 동기요인 조합과 생요인 조합에 한 기술 담당 교사들의 만족도 평균이 도 

수 을 상회하는 M = 3.85, M = 3.38로 각각 나타났다. 동기요인 그룹과 생요인 그

룹 간의 만족도 차이 .47 (3.85 - 3.38 = .47)은 p < .001 수 에서 유의미했다. 이들 

평균값은 도 (M = 3.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 남 지역의 기술 담당 교사

들의 직무만족 는 불만족 요인 즉, 동기  생요인에 한 그들의 의식이 매우 

정 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불만족스런 수 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특히 동기요인

에 한 만족도 평균(M = 3.85)은 Likert의 5단계 측정 단 를 고려해 볼 때 다소 양

호한 편이다. , 동기요인 조합 평균과 생요인 조합 평균의 차이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요인보다는 동기요인 즉, 직무환경 요인보다는 직무

자체와 련된 요인에 해 교사들은 더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

은 학생을 지도하는 일 ‘교육활동’과 직결된 요인은 그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고, 더 

나아가 사기를 높여  수 있으나 교육활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재의 외 인 보상

과 직무환경 요인은 그 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동기요인 조합과 생요인 조합 간 만족도 차이

요인구분 사례수(N) 평균(M)     표 편차(SD)     T-값 Sig.(p)

동기요인

생요인

  107      3.85    .45  82.13

  106      3.38    .46  68.05  
.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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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교사 구분 사례수(N) 평균(M)   표 편차(SD)  T-값    Sig.(p)

동기요인

성취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6    3.83   .64      1.34   1.181

 102    3.69   .60 

일 자체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5    4.01   .57    .018      .985 

 101    4.01   .64   

책무성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4    4.07   .62      3.58    .000***

 101    3.70   .59 

인정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5    3.63   .60      1.02    .311 

 100    3.53   .62

성장성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5    3.69   .65    .71    .478

 102    3.61   .69

생요인

2. 동기요인  생요인에 한 기술 담당 교사와 타 교과

교사 간 만족도 차이

  동기요인  생요인에 한 기술 담당 교사들과 타 교과 교사들과의 만족도 차이

를 T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즉, 성취, 일 자체 등 5개의 동기요인과 

직업안정, 직무환경 등 5개의 생요인, 총 10개 요인에 한 이들 두 교사 집단 간의 

만족도 차이를 유의도 수  p < .05 혹은 그 이상에서 검증했다. 검증 결과 10개 요인 

 책무성(동기요인)과 인간 계( 생요인) 두 요인에서 기술 담당 교사들과 타 교과 

교사들 간에는 유의미한 만족도 차이가 있었다. 이 두 요인을 제외한 성취, 일 자체, 

인정, 성장가능성, 직업안정, 직무환경, 보수, 감독기술 등 8개 요인에 한 이들 두 

교사 집단 간의 유의한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성에서 기술 담당 교사들의 만족도는 M = 4.07, 타 교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M = 3.70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 .37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의 교사들은 교

사로서의 책임감에 해 체로 만족(M = 4.00)하고 있다는 것이고, 후자의 교사들은 

이에 해 도(M = 3.00) 수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체로 만족하는 

수 은 아니다. 인간 계 요인에서는 자의 만족도는 M = 3.82, 후자의 만족도는 M 

= 3.49인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 .33도 유의미한 것으로 밝 졌다. 이 두 집단의 만족

도는 모두 도보다는 높고, 체로 만족에는 미치지 못하나, 자가 후자보다 M 

=4.00에 더 근 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술 담당 교사들은 직무수행과 

련하여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해 타 교사들보다 더 정 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직장 내 인간 계에 해서도 타 교사들보다 더 정 인 시각과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동기요인  생요인에 한 기술 담당 교사와 타 교과 교사의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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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4    3.75   .64    .71    .477

 101    3.67   .62

직무환경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5    2.85   .69      -.72    .470 

 101    2.93   .61

보수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4    2.98   .68      -.55    .584 

 100    3.05   .74

감독기술 
기술 교사

기타 교사

 102    3.51   .72    .24    .812

 101    3.48   .76  

인간 계
기술 교사

기타 교사

`   105    3.82    .55   3.36 .001***

 102    3.49   .63  

*p<.05; **p<.01; ***p<.001

  체 으로 많은 동기- 생요인에 한 기술 담당 교사들과 타 교사들 간의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책무성, 즉 학생교육에 한 책임감, 학교 구성원 간의 인간

계에 있어서 기술담당 교사들이 상 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교육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분야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기술 교육의 주체도 기

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임에 틀림없다. 기술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 , 기

술  성장 발달에 더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 구성원 간의 인간 계에 있어서도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장차 기술 교육의 발 에 향 인 것으로 

보이며 동 인 학교 분 기 조성에 유익한 으로 생각된다.

V. 논의  결론

  과학기술 교육의 요성이 날로 증 되고 있는 이 시 에 기술 련 교사들의 역할

은 매우 요하다. 그런데 그들의 효과 인 역할 수행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신들의 직무와 그 보상에 정 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의식 제고는 직무수행과 그에 따른 보상 요인들에 해 그들이 어떻게 지각하

고 있느냐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과 련된 동기- 생요인들에 

한 ·고등학교 기술 담당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그들의 직무동기 유발

에 필요한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자료 수집을 한 조사도구는 Herzberg의 동기- 생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동기 

 생 요인들을 질문 내용으로 하고, 문항 형식은 Minnesota 학에서 개발한 질문 

문항을 우리 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주, 남도 내 고등학교 

기술 담당  기타 교과 교사 216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p < .05 

혹은 그 이상에서 T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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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기술 담당 교사들의 동기요인 조합과 생요인 조합 간의 만족도 차이가 있

었다(M: 3.85-3.38 = .47). 교사들은 생요인보다 동기요인 즉, 직무환경 요인보다는 

직무자체와 련된 요인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 

직무 조건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단된다. 

  둘째, 동기- 생요인을 개별 요인별로 보면, 기술 담당 교사들은 책무성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다. 그 뒤를 이어 일 자체, 성취, 인간 계, 직업안정, 성장 가능성, 

인정, 감독기술 순이었다. 이들의 만족도는 도(그  그 다)를 상회하는 수 이었다. 

그러나 직무환경과 보수에 해서는 도에 가까운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

은 직무와 그에 따른 보상 련 동기- 생 요인들에 해서 체로 정 인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도에 가까운 불만족을 보이는 직무환경과 보수체제를 개선하면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셋째, 10개의 동기  생  기술 담당 교사들은 책무성(동기요인)과 인간 계(

생요인)에서 타 교과 교사들보다 더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사로서의 책임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인간 계에 해서 타 교과 교사들보다 더 정 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

문에 그들은 자신의 역할수행과 학교 내 인간 계 조성에 더 기여할 것이다. 

  넷째, 기술 담당 교사들은 책무성과 인간 계에 해서 타 교과 교사들보다 더 만

족하고 있을 뿐 나머지 8개 요인에 있어서는 만족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직무만족 

혹은 불만족에 향을 미치는 동기- 생요인에 한 이들 두 교사집단 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주, 남도 내 기술 담당 교사와 타 교과 담당 교사들만을 모

집단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국 으로 일반화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과학기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교사의 직무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 무엇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어느 정도의 향력이 있는지에 한 심층 인 후

속 연구가 요구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09년도 불 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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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Study on Satisfaction with Motivation- 

Hygiene Factors between Technology and Other Teachers in 

Gwangju City and Chon-nam Province

Nae-Chan Jang*․Seong-Il Kim**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echnology teachers' and 

other subject teachers' satisfactions with motivation-hygiene factor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s for their job motivation at secondary schoo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6 technology teachers and other subject teachers in Gwangju City 

and Chon-nam Province and analyzed and tested at p<.05 or more by employing 

t-test through SPSS program.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s of the teachers were M = 3.85 with compounded 

motivation factors and M = 3.38 with compounded hygiene factors. The former is 

higher the latter. In the satisfaction levels of individual factors responsibility was 

first, work itself second, achievement third, and human relation, job safety, growth 

opportunity, recognition, supervision skill subsequently went down. The satisfaction 

levels of these factors were higher than neutral(M = 3.00). On the other hand, the 

satisfaction levels of work environment and payment were a little lower than 

neutral. 

 Technology teachers were more satisfied than other subject teachers with 

responsibility and human relation factors among 10 motivation and hygiene factors. 

They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than the others with these two. Generally, 

these teachers groups presented almost the equal satisfaction level with motivation 

and hygiene facto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echnology teachers and other 

subject teachers in Gwangju City and Chon-nam Province and thus these might 

not be applicable to teachers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Key words: Motivation-hygiene factors, motivation factors, hygiene factors,  

 satisfaction level

* Professor Education,  Daebul University

** Correspondence : Professor Technology Education Dept. of Daebu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