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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using social support as a mediating variable 

for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thers. The subjects were 630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t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s well as single and multiple regressions that used SPSS Win 1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esilie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2) The resilie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ocial support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3) The resilience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controlled by social support. The results showed the social support was more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than the resilience.

As a result, teachers have to be strengthened for support of social emotion that helps to control of their emotional condition 

and social evaluation that estimates their role positive under admin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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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6년부터 실시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이어 2010년 

유치원 평가인증제 도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리고 2012년

부터 시행되는 만 5세 리과정 사업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  교사의 업무부담은 그 어느 시기보

다 가 되고 있다. 평가인증을 한 자료 비  리교육

과정 비 등으로 과외 업무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 짧은 휴식, 낮은 임  등으로 타 직종에 비해 직무 환

경이 열악한 유아교육기  교사들에게 평가인증  리과

정 사업 등으로 인한 과외 업무의 증가는 직무 만족도를 낮

추며 직무 스트 스를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다. 

낮은 직무 만족과 높은 직무 스트 스는 직무 성과를 낮

추는 주요 요인이므로 교사의 업무 증가로 인한 직무에 한 

만족 하와 스트 스 증가는 낮은 교육성과 교육의 질 하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 을 운 하는 리자

는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일

선 교사들이 보다 효과 인 직무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

무 환경을 조성해 으로써 교육의 질 하를 방하거나 교

육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제 도입, 리과정 사업 시행 등 업무량이 증가하

는  시 에서 유아교육기  교사의 효과 인 직무행동을 

한 근무 환경 조성 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사의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 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  능력이다. 이러한 내  능

력은 사회  변화로 인해 과외 업무가 증가하는 유아교육

장에서 어려움과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내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회

복탄력성은 늘어나 있거나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튀어 오르

거나 되돌아옴을 뜻하는 단어 ‘탄력(resilience)’에서 발 한 

개념이다. 따라서 회복탄력 인 사람은 스트 스 상황에 직

면했을 때 쉽게 좌 하지 않고 경직되지 않으며 유연하게 반

응함으로써 스트 스나 어려움으로 인한 의 향으로부

터 최 한 자신을 보호한다(Block & Block, 1980; Werner & 

Smith, 1982: Garmezy, 1985; Rutter, 1987; Luther, Cicche-

tti, & Becker, 2000).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과외 업무 증가

와 같은 고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조직에 한 헌신, 조직에 

한 념 는 애착 등 조직몰입을 가능  함으로써 효과  

직무행동을 유지시켜주는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효과 인 직무행동 지원 시 교사의 조직몰입은 직무 

만족이나 직무 스트 스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다. 직

무와 련된 정  는 부정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직무 

만족이나 직무 스트 스보다 조직몰입이 결근, 이직, 태만 등 

근무 행동을 보다 더 잘 언하기 때문이다(Seo & Lee, 2002).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에 한 충성

심이나 애착심으로 표 된다(Meyer & Allen, 1991). 이러한 

조직몰입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한 강한 신뢰

와 수용, 조직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극 인 노력의

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남아있으려는 강한 욕구를 갖게 함

으로써 직무 만족처럼 높은 직무 성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몰입은 교사의 자아효

능감(Cho, Moon, & Min, 2008), 집합주의 가치(Min, 2010)

나 원장의 리더쉽(Han, 2009) 등에 의해 향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인 외에 교사 자신의 회복탄

력성에 의해서도 향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량이 증가하

는 재의 사회  상황에서 교사의 조직몰입에 한 회복탄

력성의 향은 요하다 할 수 있다.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 계에서 상 으로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교

사는 기 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트 스의 부  향력을 최

한 최소화시킴으로써 조직에 한 몰입도를 유지할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상 으로 낮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교사

는 기 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트 스의 부  향력으로 복

원할 내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보다 쉽게 조직에 한 

심리  유 감이나 애착감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

으로 이러한 측을 지지할 만한 선행연구 자료를 찾는 것

은 쉽지 않다.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몰입을 교사의 내  

특성인 회복탄력성과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육기  교사를 상으로 교사 자신의 회복탄력성이 

조직에 한 몰입에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유아교육기  교사의 회

복탄력성이 조직몰입에 직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Cho et al., 2008)에 향

을 미침(Song, Kim, & Hwang, 2011)으로써 조직몰입에 간

으로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다. 사회  지지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 , 심리 인 도

움을 의미하는 것이다(Sarason & Sarason, 1985). 존경이나 

애정, 신뢰, 심 등의 행 를 통한 정서  지지, 개인의 문제 

처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지지, 일

을 신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직 으로 돕는 

행 를 포함하는 물질  지지, 자신의 행 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의 자기 평가와 련된 정보를 달하는 평가  

지지 등 사회  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친

사회  행동이나 태도를 사회  지지라 한다(Cobb, 1976; Kahn 

& Antonucci, 1980; Nolton, 1994). 이러한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

으로 기능함으로써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 등 조직행동에 

정  효과를 미치는 것(Billingsley & Cross, 1992; G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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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ing, 2001; Baruch-Feldman et al., 2002; Ko & Yom, 

2003; Cho et al., 2008; Huang & Waxman, 2009)으로 보

고되고 있다. 사회  지지가 조직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요 변인으로 규명되고 있지만 사회  지지에 향을 미

치는 변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 으로 사

회  지지는 사회  계망의 크기, 도,  빈도 등 객  

측면의 사회  지지에 을 둔 구조  측면과 인 계의 

질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 등 주  측면의 사회  지

지에 을 둔 기능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Schaefer, 

Coyne & Lazarus, 1981). 객  측면에서 동일한 사회  

지지가 제공되었다 해도 제공 되어지는 사회  지지를 지각

하지 못하면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  지

지 연구에서는 인식이나 지각, 평가 등 주  측면에서의 

사회  지지에 보다 을 둔다(Wethington & Kessler, 

1986). 이 듯 사회  지지에서 인식이나 지각 등 주  측

면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지의 주  지

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서는 연구자들이 크게 심

을 두지 않았다. 객  측면에서 동일한 사회  지지가 주

어짐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지각하는 사회  지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해 성별이나 성격, 집단 가치 등 사회 인구

학  변인이나 환경  변인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해 자아개념과 사회  지지가 상호작용 효

과를 나타내듯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교사나 친구 지지의 

향은 청소년 자신의 자아개념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Lee, 

2000). 이는 환경 응에 미치는 사회  지지의 향이 개인 

내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아개

념 뿐 아니라 자아개념을 기반으로 한 자아탄력성이나 회복

탄력성 역시 사회  지지의 지각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등학교 4, 6학년 학령기 아동의 

학교 응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향 받음(Song et al., 2011)을 고려해 보면 그

리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타인과의 사회  상호작용

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보다 높다는 

(Cowen et al., 1990)을 고려해 보면 회복탄력성과 같은 개

인 내  요인은 사회  지지의 지각 차이를 유발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사회  지지의 지각 차에 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 로 교사의 회복탄력

성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나 이러한 향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에 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는 

간  향일 수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그리고 조직

몰입 간의 계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차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Baron and Kenny(1986)

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그리고 종속변인 간 계가 다음과 

같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지 하 다. 첫째, 

독립변인(회복탄력성)은 종속변인(조직몰입)과 유의미하게 

련되어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회복탄력성)은 매개변인(사회

 지지)과 유의미하게 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독립

변인(회복탄력성)과 매개변인(사회  지지)이 종속변인(조직

몰입)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인

은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효

과를 각각 통제했을 때 매개변인(사회  지지)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련이 있어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셋째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

인이 각각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련이 나타나는 가운데, 종

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향력이 첫째 단계보다 감소했

다면, 이러한 경우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이 사회  지지에 의한 완  매개효과의 결과인지 는 부분 

매개효과의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해 Baron과 Kenny(1986)

의 매개효과 검증단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 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의 향은 사회  지지

에 의해 매개되는가?

[1-1] 유아교육기  교사의 회복탄력성(독립)은 

조직몰입(종속)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1-2] 유아교육기  교사의 회복탄력성(독립)은 사

회  지지(매개)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1-3]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몰입(종속)에 한 

회복탄력성(독립)의 향은 사회  지지(매

개) 통제 시에도 유의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

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 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630

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 상

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의 연령

은 26~30세가 234명(3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직 는 

교사가 503명(79.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육경력은 3~5

년이 225명(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문 학

이 400명(63.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 연령은 만 2세

미만이 155명(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보수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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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Age

(teacher)

20~25 

26~30

31~35

> 36

213(33.8)

234(37.1)

 72(11.4)

111(17.6)

Education

High school

2 years College

University

Graduated School

 11( 1.7)

400(63.5)

193(30.6)

 26( 4.1)

Teacher Positions

Head Teacher

Teacher

Assistant Teacher

 72(11.4)

503(79.8)

 55( 8.7)

Age class

< 2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Mixed-age

155(24.6)

129(20.5)

143(22.7)

129(20.5)

 74(11.7)

Career

Education(year)

< 1

1~2 

3~5

6~7

> 8

120(19.0)

108(17.1)

225(35.7)

 72(11.4)

105(16.7)

Income

(Million won)

< 100

100~140

140~180

> 180

 51(8.1)

295(46.8)

212(33.7)

 72(1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n=630)

140만원이 295명(46.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조직몰입 척도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몰입 척도는 Meyer and Allen

(1991)의 조직몰입 척도를 유아교육기  교사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 다. 체 24문항으로 19개의 정 문항과 

5개의 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 다. 조직몰입 척도의 각 문항

은 ‘  그 지 않다(1 )’, ‘그 지 않다(2 )’, ‘보통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구성되어 있다. 응

답 가능 총 의 범 는 24~120 으로 응답 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정서 , 지속 , 규범  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나는 원에 한 애착심을 느끼지 못한다’ 등의 부

문항과 ‘나는 우리 원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 등의 정

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 인 문항 5개는 역산하

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 간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2) 사회  지지 척도

유아교육기  교사의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는 박지원

(1989)의 사회  지지 척도를 유아교육기  교사에 맞게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체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 다. 사회  

지지 척도의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 ‘그 지 않

다(2 )’, ‘보통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총 의 범 는 24~120 으로 응답

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원장과 동료들로부터 정보 , 정서

, 물질 , 평가  지지를 높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원장님과 동료들은 내가 사랑과 돌 을 받고 있

다고 느끼게 해 다.’ ‘원장님과 동료들은 내가 결단을 내리

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리게끔 자극과 용기를 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3) 회복탄력성 척도

유아교육기  교사의 회복탄력성 척도는 Reivich와 Shatté

(2003)의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 문항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 다. 체 56문항  신

뢰도가 낮은 14문항을 삭제하여 총 42문항을 사용하 다. 측

정방법은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 으며, 회복

탄력성 척도의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 ‘그 지 

않다(2 )’, ‘보통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가능 총 의 범 는 42~210 으

로 응답 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각 문항은 ‘나는 일이 생각 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

기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도 이 싫다.’ 등의 20개의 부

인 문항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나는 다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등의 22개의 정 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 인 문항 20개는 역산하여 분석에 사용하 으며 문항 간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3. 연구 차

구․경북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 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700명을 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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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Questions) Min-Max Mean(Std. Deviation)

Resilience(42 questions) 133~238 183.03(14.23)

Social Support(24 questions)  80~240 176.06(23.84)

Organizational Commitment(24 questions)  50~108  76.17( 8.5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ilience by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Soci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n=630)

step Variable B
Std.

Error
β

F

(df)
R

2 Constant

(Std. Error)

1 step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Resilien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08 .02 .15*
13.66

(1,628)
.02

60.17

(4.34)

2 step
Independent Variable

→ Mediator Variable

Resilience

→ Social Support
.51 .06 .30*

65.48

(1,628)
.09

81.86

(11.67)

3 step

Independent, Mediator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Resilience, 

Social Support

→ Organizational 

Commitment

.01 .02 .01
110.56

(2,627)
.26

45.13

(3.92)
.18 .01 .51*

*p < .05

Table 3.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the Influence of 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하 다. 연구자가 조사 상 유아교육기 에 화를 하여 질

문지 작성에 동의를 구한 후 직  방문하여 달하거나 우편 

발송하 다.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에 해 조해  것을 부탁하는 안내문과 

질문지, 반송용 투와 우표를 동 하 으며 방문조사의 경

우에는 최고 간 리자의 조 하에 미리 약속된 날짜에 방

문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질문지는 총 700부가 배부되었

으나, 이  665(95%)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를 최소화하

기 해 무응답 질문지와 질문에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

지 않은 질문지 35(5%)부를 제외한 총 630(90%)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로그램의 단순  회

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  .05미만

에서 연구문제의 결과를 검증하 다.

Ⅲ.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련 변인에 한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Table 2>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평균(표 편차)은 183.03(14.23)

로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의 평균(표 편차)은 176.06(23.84), 

그리고 조직몰입의 평균(표 편차)은 76.17(8.52)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 모델을 기 로 <연구문제 1-1, 1-2, 1-3>

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 다. 1단계 

<연구문제 1-1>에서는 독립변인(회복탄력성)이 종속변인(조

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2단계 <연구문제 1-2>에서는 독

립변인(회복탄력성)이 매개변인(사회  지지)에 미치는 향

을 단순회귀분석으로 각각 분석하 다. 그리고 마지막 3단

계 <연구문제 1-3>에서는 독립변인(회복탄력성)과 매개변인

(사회  지지)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종속

변인(조직몰입)에 미치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향을 분

석하 다. <연구문제 1-3>의 경우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회귀모델의 기본 가정인 독립변인 간의 다 공선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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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ediated Effect of Resilience Perceived by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Social Support

Figure 1. The Effect of 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Variable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Resilience → Social Support .30* .30* -

Resilien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15* .01 .16

Social Support → Organizational Commitment .51* .51* -

*p < .05

Table 4. A Table of Path Model for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문제를 확인하기 해 공선성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

계 값이 .91, VIF값이 1.10으로 나타나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 다 공선성의 문제를 나타내지 않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충족하 다.

<Table 3>의 1단계에서 나타나듯 독립변인인 회복탄력성

은 종속변인인 교사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유의하게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 p<.05). 이는 Baron and Kenny

(1986)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교사의 회복탄력

성 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조직몰입은 높게 이루어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 2단계에서도 독립변인인 교사의 회복탄력

성이 매개변인인 사회  지지에 정 인 향을 유의하게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 p<.05). 이러한 연구 결과도 Baron 

and Kenny(1986)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교사

의 회복탄력성 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3단계에서 나타나듯 교사의 

조직몰입에 한 회복탄력성의 향(β=.-.01, ns)은 매개변

인인 사회  지지(β=.51, p<.05)를 통제했을 때 유의성이 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조직몰입에 

한 회복탄력성의 향이 사회  지지에 의해 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  효과를 

<Table 3>의 1단계 결과를 토 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으며,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사회  지지를 

매개로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간  효과를 <Table 3>

의 2, 3단계를 토 로 하여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한편 교사의 회복탄력성, 사회  지지 그리고 교

사의 조직몰입 간 매개 계의 경로모형을 분할표로 정리하

면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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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평가인증제와 리 사업 시행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업

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유아교육기  교사를 상으로 교

사의 개인 내  특성인 회복탄력성이 근무 환경 요소라 할 

수 있는 동료교사와 원장의 사회  지지를 매개로 조직몰입

에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구․

경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630

명을 상으로,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그리고 조

직몰입 간 계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 로 다음과 같

은 논의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유아교육기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

육기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기 에 한 

교사의 조직몰입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

교육기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구성원간의 직무만족이나 헌

신과 정 인 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Park, 2010; 

Kim & Kim, 2011)와 유사한 것이다.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변화된 여건, 스트 스 상황, 도  환경 등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성공 으로 응하려는 성향이 

큼을 의미한다. 이는 삶에 한 정  태도나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성은 조직에 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기 의 목

표나 기 의 가치를 수용하고 기 을 해 최선을 다하려는 

정  태도 한 상 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교사의 사회  

지지 지각에 정 인 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사회  지지에 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Chung and Lee(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제공 되어

지는 사회  지지에 해 보다 민감하고 반응 으로 지각하

는 능력이 큼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  지지에 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  지지의 지각이 환경 응에 향을 미침을 

강조했을 뿐 사회  지지 지각이 사람마다 왜 차이가 나타나

는지에 해서는 많은 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지지는 교사 자신의 개인 내  특성인 회복탄력성에 의해 

향(Chung & Lee, 2011)받는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지지는 

구조  사회  지지와 기능  사회  지지가 있다(Cohen & 

Will, 1985). 이 연구에서는 사회  계망의 크기, , 빈

도 등 구조  사회  지지가 아닌 지각하고 인지된 기능  

사회  지지를 토 로 회복탄력성과의 계를 보았다. 일부 

연구(Kang, 2006; Ju & Lee, 2008)에서는 사회  지지가 회

복탄력성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사회  계에서 제공되는 구조  측면에서의 사회

 지지는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기능  측면에서의 사회  지지는 지각된 사회  지지

로 사회  지지의 지각 주체의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에 향을 주기보다 회복탄력성에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  지지를 

심으로 회복탄력성과의 계를 보았기 때문에 교사의 회

복탄력성은 사회  지지의 결과변수이기 보다 선행변수로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인과  선후 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회복탄력성에 의해 

보다 많은 사회  지지를 인식한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회  

지지 인식은 문제 해결의 자원 확보로 인식됨으로써 회복탄

력성에  다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복탄력성

과 사회  지지 간 인과 계의 명확성은 추후 연구에서 더 

논의되겠지만 이 연구에서 요한 것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직장 내 사회  계에서 보다 많은 사회  지지를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낮은 교사의 경우 원

장이나 동료교사의 객  사회  지지 제공도 요하지만 

사회  지지가 제공되고 있음을 교사에게 인식시켜 으로

써 사회  지지를 교사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몰입에 한 교사의 회복

탄력성 향은 사회  지지를 통제하 을 경우 설명력이 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회

복탄력성의 향이 지각된 사회  지지에 의해 완  매개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유아교육기  교사의 회복

탄력성이 지각된 사회  지지를 통해 교사의 조직몰입에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Lee(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것이다. 조직몰입에 한 유아교육기  교사의 회복탄력

성의 향이 지각된 사회  지지에 의해 완  매개된다는 것

은 교사의 조직몰입이 교사의 내  특성인 회복탄력성보다 

교사의 환경 특성인 사회  지지에 의해 보다 많이 향 받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다하더라

도 사회  지지에 한 지각이 충분치 않으면 조직몰입은 높

아질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조직몰입을 

해 교사의 내  특성인 회복탄력성을 계발하는데 을 

두기보다 교사의 근무 환경요인인 동료 교사  원장의 사회

 지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평가인증제  리 사업 등으로 인해 직무에 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유아교육 장에서 교사의 낮아질 수 있는 조

직몰입을 유지하거나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은 함께 고생하고 

있는 동료교사로부터의 사회  지지와 리자인 원장으로부

터 제공되는 사회  지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유아교육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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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교사의 개

인 내  특성과 직무 환경 요인을 통해 인과  계 측면에

서 통합 으로 살펴보았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구․경북지역 유아교육기  교사만을 상으로 함으로써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 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면서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해 심을 가졌으면 한다. 

유아교육기  교사의 조직유효성을 살펴본다면 교사의 조직

몰입 외에 직무만족, 직무성과를 통합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잇 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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