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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실  습 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

고등  생들에게 있어 는 루 일과‧ ‧

에  가장 많  시간  보내는 생  장소이

다 생들  실에  이루어지는 (Park, 2003). 

습 동과 동료 생들과  인간 계를 통-

해 지  장 는 회를 얻 도 , 

지만 업붕  상이 심각 거나 집단 돌림, 

과 같  폭 이 생  경우에는 생들에게 

실  미 거나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는 

공간이 도 다(Lee & Joo, 2013). 

등  사에게 실  경 과 업경

이 같  실에  통합  이루어지는 

등학교 교사의 학 경 과 교실경 의 재개념화 연구

 상 철 

산 학( )

The Study 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Homeroom Manag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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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ceptualize the homeroom management and classroom management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homeroom management that 

has been usually miss-presented as ‘classroom management’ in Korea is the concept comprizing the 

elements of homeroom management and those of teaching management together. Second is the 

re-conceptualization of classroom management. As the sub-concepts of classroom management, the 

homeroom (classroom) management and the teaching (classroom) management are also suggested. The 

classroom management is defined as ‘the conduct or ability to accomplish the educational activities 

successfully’. Meanwhile, the homeroom (classroom) management is defined as ‘the homeroom teacher’s 

conduct or ability to successfully accomplish the educational activities for class students’ and the teaching 

(classroom) management as ‘the subject teacher’s conduct or ability to successfully accomplish the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class’. Therefore, the teachers are asked to have the ability for classroom 

management - that is, both the homeroom (classroom) management ability as the homeroom teachers and 

the teaching (classroom) management ability as the subject teacher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school policies such as the sharing of effective classroom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the 

change of teachers’ culture and the improving of working environment for better concentration to the 

classroo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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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등  사에게 실  경  행, 

해야 는 나  실과 업경  행해야 

는 다  실들  이루어  있다 이  같  . 

등 실 경  차이  인 여 담임 사가 , ․

행해야 는 경  범 를 규  , 

등  담임 사  경 에는 업경  포

함 지만 등  담임(Park, 2003; Park, 2008), 

사  경 에는 업경  외 는 것이 

실 이다 즉 등  사는 (Yun et al., 2007). 

담임 사  경 과 과 사  업경

 분리 여 행 고 있다 라   담임  . 

맡  생  행동에 여는 담임 사  

지도  역량이 요 고 과 업 시간에 생, 

는 생  행동  과 사  지도  역

량이 요구 다. 

등 에 는 일  특   업 

분 업 취도 행동 등  평가   평, , 

가결과가 좋든 나 든  담임 사  역량과 

연결 는 경향이 있다 면에 특  과  업 . 

분 업 취도 행동 등에 여는 , , 

과 담당 사  역량과 연결 는 경향  상

 낮다 냐 면 특  과 시간에 생 는 . 

여러 들도  해당  담임 사  

책임  가 는 직 가 있  이다

를 들어 나  에는 명 (Kwon, 2014). , 10

이상  과 사가 들어  업  진행 는데, 

들어 는 과 사마다 생들  업태도에 차

이가 있다 과시간에는 생님이 실에 들. A 

어  에 모든 생들이 자리에  과

를 펼쳐놓고 있는데 과시간에는 생님이 , B 

실에 들어  이후에 생들이 사 함에 과

를 가지러 가거나 늦게 들어 는 생이 몇 명이

나 도 며 과시간에는 자는 생이 , C 

명도 없는데 과시간에는 몇 명이 엎드  자, D 

고 있다 과목이 가지고 있는 미도에 른 . 

차이도 일부 있겠지만 과 사  개인  향, 

이나 업경  식에 라 생들이 사별  

다르게  결과라고 볼  있다. 

외국과는 달리 국  등 는  담임

도가 잘 착 어 있 며 히들 담임 사를 , ‘

직 생  이라고  도  자  느끼’

는 보람도 큰 면에 주어지는 업 량과 생 

에  책임도 막 다 지만 근 들어 . 

담임 택권이 어느 도 보장 는 등 에  

생 지도  어 움 등  인 여 담임  상

 심각 며 특히 (Kim, 2008; Kwon, 2014), 

 간  사 에  담임  맡는 이 56%

에 이를 도  매우 높다(Yeonhap News, 2014). 

 담임 사에게 주어지는 지나  역   

를  해 는 동에 집   

있는 직 구조 개편 담임 업 에  인 티  , 

부여 등과 같  다양  근 법이 있   있겠

지만 본 연구에 는 경 과 실경  개, 

 살펴보면  과 사  역  고에  

맞추어보고자 다 즉 담임 사  경. 

과 과 사  업경  균  탕  

주어진 역 에  책  강 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 는 경   개  

검토 여 리 고 이를 탕  실경  , 

 개  재구 고자 다.  

학 경  련 개념의 정의. Ⅱ

담임 사  직 를 규   일  

경  개  많이 사용 지만 실경 실, , 

리 훈 업경  등  용어들도 개  구분 , , 

없이 함께 용 고 있다 그리고 각종 논. 

이나 에 사용 는 경  도 

Classroom management, Class management, Homeroom 

등  다양 데 그 에  가장 많management , 

이 용 고 있는 것  경  Classroom 

 는 것이다 이  같  management . 

법이 일  경에는 부분  외국 헌

(Belvel, 2010; Canter, 2010; Carlson et al., 2011; 

Emmer et al., 2003; Hardin, 2012; Levin & Nolan, 



- 785 -

등 에  2007; Pedota, 2007; Weinstein, 2007 )

용어를 사용 고 있는데Classroom management , 

이에  국내 역 (Canter, 2010; Emmer et al., 

들  2003; Levin & Nolan, 2007) Classroom 

를 경  고 있다 라management . 

 경   개  리  해 는 

과  개  심  살펴볼 Classroom

요가 있다. 

 개  사  , Classroom 

이다  (Merriam-Webster, 2015) . Classroom ‘a room 

where classes are taught in a school, college, or 

 생들이  는 에  우university(

는 장소  여 생들이 우는 리  )’

공간  일  가리키고 있 며  , Homeroom

‘a classroom where students go at the beginning of 

생들이 매일 등 해  가는 each school day(

실  여 생들이 등 여 출  인)’

러 가는 특  실  미 고 는 , Class ‘a 

group of students who meet regularly to be taught 

과나 동  우  해 a subject or activity(

 만나는 생 집단  여 )’

 해 인  편  생들  집단 즉 인

 면  강조 고 있 며  , Discipline ‘control 

that is gained by requiring that rules or orders be 

규 이나 지시obeyed and punishing bad behavior(

에 를 것  요구 거나 나  행동  징계함

써 얻   있는 질  여 질 를 )’

지     태 즉 훈 과 사  

개  간주   있다 이  같  사  . 

를 탕  각 용어를  면, 

 실  실Classroom ‘ ’, Homeroom ‘ ’, 

는  는  훈  Class ‘ ’, Discipline ‘ ’

  있다 라  는 . Classroom management

실경 는 경  는 , Class management

업경 는 실경, Homeroom management , 

는 훈 리    Discipline management

있  것이다.  

다  개  인 , Classroom 

이다 는 . Vasa(1984; as cited in Hardin, 2012)

생  행동  통 다는 면에  실경 과 훈

 매우 게 연결 어 있 므  Classroom 

를 과 같  개  간주management Discipline

면 업 실에  생들이 과업에 집   , 

있도  통 는 것  규 여 생들  과  

미이행이나 행동 감소에  었고, 

면에 Freiberg & Lapointe(2006; as cited in Hardin, 

는 를 과 다2012) Classroom management Discipline

른 개  보면 사는 생들이 스스  자, 

신  통   있는 분 를 만들어 사  

생이 사회 업  상 작용  이룰  있도  ‧

만드는 능  규 여 생  자  탕

 사  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업분

 요  강조 다  . Mackenzie & 

 를 Stanzione(2010) Classroom management -

습  목  달  여 사가 생, 

재 공간 그리고 시간  조직   동  , , 

규 여 공 인 습 동  해 요구-

는  실행 조건에  도 다. 

에   개  실Classroom management

업   고 있다는 에  공통  가지

고 있 며  헌도 를 , Classroom management

과  일부  고 있다(Levin & Nolan, 

이  같  에  2007). Classroom management

 개  종합 면 는 Classroom management

실경  는 업 실경  개  근 는 

것이 다.  

그리고 다   역과 Classroom management

내용이다  내용   . Classroom management Levin 

 습지도  업 계 실공& Nolan(2007) , 

간 구 실 규  행동 처  등, , 

 시 고 는 업규  만들, Pedota(2007) , 

업 실행 사  모범 보이 습동  부, , 

여 생 존 실공동체 만들 부, , , 

모  보  등  언 며, Emmer 

 실 경 구 규 과 & Evertson(2009) , 

차 만들 생  습 리 업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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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람직  생 행동 지 업  , , 

행동  특별 생 리  등  , 

시 고  생  , Savage & Savage(2010)

습동  부여 습 경 조 업진행, , 

행동   갈등해결  등, , 

 들고 있고 는 통 훈, Del Guercio(2011) , 

래포 행동  원인 , , 

 등  시 고 있다 그리고 . Carlson et 

는 사 실 리 그램  개al.(2011) (TCM)

는데 이 그램  주요 내용 는 사, 

 심과 격  그리고 칭찬  요 보상  , 

통  생 동  부여 생  행동  , 

 사   업 생  행동 이, 

생과  인 계  등  시, 

며 이러   향상  해 는 일 , 4~7

동  연 가 요 다고 강조 다. Classroom 

 내용  종합해보면 업계획과 실management , 

행 실규  습 경 조, , , 

습동  부여 행동   처, , 

부모  보  등  리   있다. 

이  같   내용   Classroom management

는 개 에 도 살펴본  Classroom management

같이 실 업  공  행  해 요구

는  요소들에  내용  이루어  있

다 이는 미국 는 외국  등 사들  직 가 . 

국과는 달리 업 주  이루어  있  

에 업과 게 어 있는 Classroom 

에  연구가  이 이 도 management

다. 

면에 국내 헌에 시  경  역과 

내용  집단조직  지도, Park(2003)

과 습 지도 특별 동 지도 생, , , 

지도 경  시 리 가   지역사회 , , 

계 경 계획 립  등  시 고, , 

 생  리 실  Yun et al.(2007) , ․

리 집단  조직  지도 습 자료  , , -

리 특별 동  지도 업 취  평가 과외, , , 

동  지도 부모  지역사회  계 리, , 

각종 회 사  리 등  언 고 있, 

며  습 역 특별 동 , Joo et al.(2009) - , 

역 생 지도 역 실 경 역 사  , , , 

역 외 계 역 등  시 고, , Yang et 

  행연구를 종합 여 과지도 al.(2012)

역 과 외 지도 역 생 지도 역 사, , , 

 역 계  역 등  구 다 국, . 

내 연구를 종합해보면 경  역과 내용, 

 집단조직  지도 과 지도, , 

과 외 지도 생  지도 실 경 리, , 

사  리 외 계 리  등, , 

 리   있 며 특히 과지도 역에 , 

업 동  포함 고 있다 이  같이 국내 경. 

에  이  를 Classroom management

에  외국 헌  참고함 써 미국 등, 

 과 사  실경 에  내용들  국 

등  담임 사  경 에 폭 게 용

고 있다 이  인 여 담임 사  과 사라는 . 

이  역  행 는 국  등  사들

 경 에  연구는 어느 도 게 

이루어지고 있는 면에 과 사  실경  , 

는 업 실경 에  연구는 상  부

족 다 이러  경향  국 등 에   . 

담임 사는 담당  생  습과 생 지도 

에 높  책임  지는 면에 담임  포함  , 

과 사는 상  낮  부담  가지는 직

경에도 어느 도 향  미 다 라  담임. 

사  책  과 사  책  균

 강조 는 것이 요 며 나 가 특   , 

생에  지도는 담임 사  그 에 업

 담당 는 과 사가 상 간에 는 향

 직  변 가 요 다. 

교실경  련 개념의 재구성. Ⅲ

실경  개  업경  뿐 니라 경

과도 게 어 있다 이는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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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경 이 업  심  해

 면에 국 등 에 는  심  

운 어  향이 크다 근 들어 국에 도 . 

과 실 가 면 존  과 사가 , 

 찾 가  업  진행 는  심  

업 식에 생들이 과 실  찾  이동 는 , 

과 실 심  업 식  변 고 있다. 

이러  경향  등  사들에게 경  역

량뿐 니라 업경  는 업 실  경 는 

역량에  요구가 높 지는 계 가 도 

다 그 동  경 에 해 상  소. 

게 다루어  업경  요  재 인 다

는 미에  에  살펴본 실경   , 

개  재구 해보는 것  상당  가 있  

것이다.

지 지 살펴본 실경   개  계는 

과 같이 리해 볼  있다 실경  [Fig. 1] . 

상 개  보고 그 개  실, ( )

경 과 업 실 경  생각   있다 그리고 ( ) . 

이  개 간에는 공통 과 차이 이 있  것이

다 실경   개  조작  이. , 

다 실경  동이 공  이루어질 . ‘

 있도  만드는 행  는 능 이라고  ’

 있 며 동에는 담임 사  역 에 해, 

당 는 경  동과 과 사  역 에 해당

는 업경  동이 모  해당 다 그리고 . 

실경     Classroom management

 있다 경  생에  동. ‘

이 공  이루어질  있도  만드는 담임

사  행  는 능  여 담임’

사  역  규   있 며 는 , 

는  Homeroom management Class management

  있  것이다 업경  업에  . ‘

동이 공  이루어질  있도  만드는 

과 사  행  는 능  여 ’

과 사  역  규   있 며, 

는 는 Teaching room management Class 

   있다management . 

[Fig. 1] Relationship Between Classroom 

Management-related Concepts

다 실경   개  역과 내용, 

이다 실경  역과 내용  경 과 . 

업경  역과 내용  모  포함   있다. 

경  내용 는 국내 행연구(Joo et al., 

2009; Park, 2003; Yang et al., 2012; Yun et al., 

를 탕 집단조직  지도2007) , , 

과 지도 과 외 지도 생  지도, , , 

실 경 리 사  리 외 계 , , 

리  등  구   있다 업경  내. 

용 는 존  행연구(Emmer & Evertson, 

2009; Levin & Nolan, 2007; Savage & Savage, 

를 탕  습지도  업 계 습동2010) , 

 부여 습 경 조 업진행, , , 

행동    등  구   있

다 경 과 업경  공통 는 습동. 

 부여 습 경 조 생 지도 실, , , 

경 리 외 계 리 행동 , , 

   등  포함    있 며 차이, 

는 경 에는 과 외 지도 사, 

 리  등이 해당   있는 면에 업경

에는 업 계  업 진행 가 해당   

있다 이  같이 경 과 업경  업  . 

실행이라는 면에  본질 인 차이가 있지만, 

공통 인 부분이 훨  많 므   개  상  

 연 어 있다고 간주 는 것이 람

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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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언. Ⅳ

국  사는 업 담임 그리고 행 업 라, , 

는  가지 직 를 행 다 행 업 는 소속  . 

부  부장 사  동료 사들  조를 가

며 이루어질  있는 면에 업과 담임 동 즉 

실경  동료 사  도움   어 운 직

상  특  인 여 담당 사가 독자  

행해야 다 특히 신임 사  경우에는 실. 

경 에 상당  시행착 를 겪  에 

는 이라는 생존  Lortie(1975) ‘sink or swim’

 보 며  신임 사가 , Levin & Nolan(2007)

실 는 가장 큰 요인  실경 에  스트

스라고 강조 다 이런 에 본 연구에. , 

는 담임 사  경  동에 우쳐 이해

고 있는 실경  개  재검토 고 이를 , 

탕  실경 과 업 실경 이라는  

개  함 써 등 사  실경  동

 요  살펴보고자 며 연구결과는 , 

다 과 같다. 

경   개  살펴보 다 국, . 

에 는 일  경  Classroom management

고 있는 것  지 면 , Classroom 

 개  사    를 탕

 는 실경Classroom management , Class 

는 경  는 업경management , Homeroom 

는 실 경management ( ) , Teaching room 

는 업 실 경management ( ) , Discipline management

는 훈 리   것  다 그리고  . 

행연구 검토를 통해 실경  내용  경

 요소  업경  요소를 함께 포함 고 

있    있었다. 

다 실경   개  재구 다, . 

 살펴본 내용  탕 실경   , 

개  실 경 과 업 실 경  ( ) ( )

다 실경  개  동이 공. ‘

 이루어질  있도  만드는 행  는 능

 며 실 경  ’ , ( ) ‘

생에  동이 공  이루어질  

있도  만드는 담임 사  행  는 능 ’

업 실 경  업에  동이 , ( ) ‘

공  이루어질  있도  만드는 과 사

 행  는 능  다 라  ’ . 

사는 실경  능  즉 담임 사  , 

실 경  능 과 과 사  업 실 경( ) ( )

 능 이 함께 요구 다.

국  등  과 업 실  모습  매

우 다양 다 를 들어 도시에 있는 어느 . , 

  보통 개 내외   구 어 8

있는데  작  편   분, 

는 시간이 러감에 라 마다 다양 게 나

타난다  업  포함 여  모든 . A

동에 극  참여 여 과도 좋 며  

구 원간에 결집 도 높다  에  이. B

루어지는 모든 동에 소극 이며  모습

 보이며 구 원간에 결집 도 낮다 그리고 . C

  권이지만 체 회 등 각종 

행사에  강  결집  보인다 이  같이 차별. 

  분  에는  구 고 

있는 생들  개인  향도 요  요인  

작용 지만 울러  담당 고 있는 담임, 

사  경  역량도 상당  향  미 다. 

즉 해당  생들과 담임 사  상 작용  

결과가  분  나타난다고 볼  있다. 

마찬가지 업  담당 는 과 사  역량에 , 

라 같   생임에도 불구 고 과 사

마다 다르게 므 과 사  역량  , 

생들  업태도  취도에 상당  향  미

다 이처럼 국  등 사에게는 실경  역. , 

량 구체 는 담임 사  경  역량, 

과 과 사  업경  역량이 균  

요구 다 이  같  내용  탕  국  . 

등  사들  공 인 실경   과

를 살펴보면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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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  변 를 통해 효과 인 실, 

경  법에  공 가 요 다 사들  . 

직에  첫날부  독립  경 과 

업경  행 다 이  같  직 상  특. 

 인 여 타인  역에 여 지 고 자신

 역에 간 지 는 불간 주  직

가 나타나며 이는 공 인 실경  경험, 

에  공 를 어 게 다 라  경 과 . 

업경  역  경계를 게 지 면 , 

사들이 공 인 경험과 실  경험  공

면   역량  신장시킬  있는 직

를 만들어갈 요가 있다. 

째 사들이 실경 에 집   있는 근, 

경  조  요가 있다 라는 . 

 목  공 인 동이며 사  주, 

요 직 는 동이다 지만 국  등. 

사는 업과 담임이라는 동 외에 행 업

라는  직 를 행 는데  직 인 행3 , 3

업  인 여 동  행에 상당  지장

 고 있다 라  행(Jung & Jun, 2014). 

심  조직  동 심  조직  

재구조 는 노 이 요 며 이는 사들이 , 

경 과 업경 에 집   있는 근 경

 만들어  고  연결   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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