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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계 인식과 교사

소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공감능력과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계  교사소진의 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 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충북지역에 근무하는 공·사립 유치원 교사 208명을 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 고, JAMOVI 1.6.23을 활용하여 응답자료를 분석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 모두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 유의한 정 효과를 보 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유의한 조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 때(M+1SD)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계 인식이 유의

하게 높아졌으며, 가정연계효능감이 평균 수 이거나 낮을 때(M-1SD)는 공감능력이 교

사-학부모 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 모두 교사소진에 유의한 부 효과를 나타냈으며, 공감능력과 교사소진의 

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가 인식

한 교사-학부모 계와 교사소진에 있어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고, 

특히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 수 에 따라 

조 됨을 확인함으로써 가정연계효능감의 요성을 인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공감능력, 교사-학부모 계, 교사소진, 가정연계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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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기는  생애 발달의 기 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모든 발달의 기 능력

과 평생의 잠재 능력 등 삶에서 요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결정  시기이

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의 유아가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하기 해서는 유아

에게 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Bronfenbrenner(1979)

의 생태학  체계이론에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가장 가까운 것에

서부터 가장 먼 것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체계 즉, 미시체계, 간체계, 외부체

계, 거시체계로 분류하 다. 이  유아에게 가장 가까운 미시체계는 가정, 유

아교육기 , 래집단 등으로 유아의 발달에 직 인 향을 미치는 환경이

며, 이러한 미시체계들 사이의 연결망에 해당하는 간체계에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계가 있다(황혜정 외, 2008). 교사-학부모 계는 유아를 매개로 이루

어진 계로, 매개인 유아의 연령이 어려서 자신의 의사 달이나 자기표 이 

부족하므로 학부모의 극  개입이 필수 이다(박양조, 박희숙, 1997). 따라서 

교사-학부모 계는 유아에게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만큼이나 유

아의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사-학부모 계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해 더 나은 유아교육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력 계로서, 유아의 교육기  응과 기 의 

성공  운 에도 향을 미친다(권미량, 하 의, 2014). 교사-학부모 계 인식

이 정  혹은 부정 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유아에게 미치는 향은 

다를 수 있다. 교사-학부모 계의 인식이 정 이면 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

에 해 정 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최지 , 2013). 그러나 교사-학부모 계에 한 부정  인식은 

유아교육기 의 학부모 참여를 방해하는 직 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Elicker et al., 1997), 결과 으로 기 에 한 부정  평가로 이어지고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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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학부모 계에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김보 , 김 주, 2013; 김

주, 이경화, 2015; 손환희, 정계숙, 2011; 최서 , 이 균. 2011) 유치원 교사들

이 학부모와의 계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학부모와의 

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학부모의 성향, 다양한 

개인  요구 등에 따른 어려움(김보 , 김 주, 2013), 교육기 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에 해 무리한 간섭 등의 교권침해(양다경, 이연승, 2016) 등 학부모

와 겪는 어려움과 갈등 상황에서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스트 스를 받고 있으

며, 이러한 교사-학부모 계에 한 부정  인식에서 교사는 지속 으로 스

트 스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교사로 하여  결국 소진에 이르게 한다(김은

진, 2018; 김정미, 백진아, 2018).

소진이란, 직무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심리 , 신체  탈진의 상태로

(Freudenberger, 1974) 개인 삶의 모든 측면에서 무기력함, 동기 하, 에 지 

상실 등 부정 인 경험을 하게 하여 삶의 질을 하시킨다(구은미, 2016). 소

진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는 소진을 정서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상실의 세 가지 심리  

차원으로 설명한다(Maslach et al., 1986). 이에 따르면 교사소진이란 교육기

에서 오랫동안 쌓인 스트 스로 인해 정서  자원이 고갈되어 에 지의 부족

을 느끼고, 유아를 할 때 냉담하거나 부정 으로 하며, 유아 지도와 같은 

업무 의욕이 상실되는 회의감, 무능감이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 교사가 소진상

태가 되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의

욕 하  직무수행에 향을 주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된

다(정순희 외, 2013). 이는 결국 교직에 한 소명의식을 잃게 만들고 결과

으로 개인이나 조직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하게 된다(최윤아, 김낙홍, 2015). 

유아교육기 에서 근무하는 교사소진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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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소진상태가 높아지면 직무에 한 만족감이 낮아지고(노은호, 2012; 유

미나, 신나리, 2013), 교사의 이직 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양연숙, 

2011; 유 숙, 2013; 윤혜미, 노필순, 2013), 사회  지지와 정서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소진을 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숙, 오 경, 2013; 정

순희 외, 2013).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기 과 련된 환경 즉, 유아, 리자, 

동료 교사, 학부모 등과 한 인간 계가 심이 되는 근무환경은 소진을 

경험하기 쉽다(박 신, 2017). 특히 학부모와 련된 스트 스는 · ·고등교

사보다 교육 상의 특성상 학부모와 직  마주할 기회가 많은 유치원 교사들

이 더 크게 경험하는 측면이다(신혜 , 2004). 유아교사의 소진은 근무여건, 사

회 지지 등의 사회  특성과 공감능력 등 개인  특성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성민, 2011; 박상희, 문수경, 이무 , 2006; 우수경, 서윤희, 2016) 

이  공감능력은 교사의 사기 하  소진에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정진옥, 손혜경, 2019), 스트 스 상황인 갈등상태에서 상 방을 존

하고 수용하며, 상 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므로(Guerney, 

1977) 소진을 완화시켜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상 와 소통하는 능력을 뜻한다(최 석, 2011). 공감능력은 집

단 내 갈등의 근본 인 원인에 한 이해를 도와 갈등 해결을 돕고, 인 계

에서 정 인 력을 이끌어내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김명화, 

2008). 유치원 교사는 유아, 학부모, 리자, 동료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계를 형성하는 직업  특성으로 많은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 를 형성하여 부정 인 

정서 상태와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이선

미, 2014). 

지 까지 이루어진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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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동  조직문화에 있어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 리자 등과의 계를 

통한 성장이 요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의 역할이 요한 것으로 보인다(이미

나 외,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부모의 입장에 

해 이해하고 지지할 때, 부모가 교육기 에 더욱 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최자 , 2018),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에 정

인 향을 미치며(손은정, 2016), 공감능력이 의사소통의 핵심요소로 보고된다

(이민 , 2017).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는 상 방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잘 읽

어낼 수 있으며, 비 하기보다는 수용  태도를 가지고 상 방을 도와주려는 

성향을 지니게 되는데(권수 , 2011), 이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계

에서 겪는 어려움  갈등 상황이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원만하

게 해결하고 계를 효과 으로 형성하도록 해 다(황인호, 장성화, 2012). 이

와같이 선행연구들을 토 로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계에 한 인식과 교사소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이 된다. 

그러나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계  교사소진의 계가 항상 일

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사의 공감능력이 높아도 어떤 교사들은 

쉽게 소진되어 자신과 유아  주변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어떤 교

사는 공감능력이 높지 않아도 잘 응하여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도 

한다. 한 유치원 교사의 직무 특성상 학부모와 정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요한데 이를 해서는 공감능력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계에 있어서 좋은 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책임에 한 정

 인식과(서재경, 2014) 교사가 가정과 연계된 수행에 있어 가정의 주체인 학

부모에게 향을 미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념 등이 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황해익 외, 2013). 

이와 련된 교사의 신념과 연 된 개념으로 교사효능감을 들 수 있다(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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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06; 정순희, 2013). 교사효능감은 교사 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

인으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소진 수 이 낮고(정순희, 2013), 학습자에

게 정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 간의 계  학부모와의 계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세루 외, 2009). 그러나 이러한 선

행연구에서 다룬 교사효능감은 의사결정 참여, 교재교구사용, 교수, 훈육, 가정

연계, 지역연계, 정  학습 환경 조성 등과 같이 폭넓은 역을 다루고 있어

서(김연하, 김양은, 2008),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의 계에 한 인식과 

한 련이 있고, 소진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언 된 교사효능감을 구성

하는 요인  하나인 가정연계효능감(efficacy to enlist parental involvement)

에 주목하 다.

가정연계효능감은 교사가 유아의 학습에 학부모를 얼마만큼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와 련된 교사의 믿음으로(김연하, 김양은, 2008) ‘유치원 활동에 학부

모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 ‘유아가 유치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

에서 지도하는 방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려  수 있는가?’, ‘유치원을 학부모들

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와 같이 

가정과 연계된 역에서 교사가 학부모와 정  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정도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 인 평

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 자신이 학부모와의 계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서

로 신뢰하며,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간의 계를 

정 으로 인식하고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김유정 외, 2012). 이러한 가정연

계효능감은 학부모와 보다 나은 계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되며, 이를 통해 

유아에 해 많은 배경지식을 갖게 되고, 교사가 행하는 교육에 자신감을 갖

게 하여 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을  수 있다. 한 학부모와 력 계

를 형성하여 학부모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학부모의 호응

으로 인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 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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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 1993). 

그러나 지 까지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에 한 국내연구로는 유아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이 부모와의 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학부모와의 

계를 형성하고 력을 진하는데 기여한다는(김유정 외, 2012) 연구가 이루

어졌을 뿐, 유치원 교사가 가지고 있는 내 인 특성과의 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계  교사소진 간의 계가 가정연계효능감의 수 에 따라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연계효능감이 높거나 

낮을 때 공감능력이 교사가 인식하는 학부모와의 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유치원 교사의 직무  학부모와 련된 된 스

트 스로 이어질 수 있는 교사소진에서도 가정연계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계의 인식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에 따라 유의하게 조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계와 교

사소진과 련된 유치원 교사의 특성을 확인하고, 유치원 교사들이 교사-학부

모 계를 정 으로 인식하고, 교사소진을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계에서 가정연계효능

감의 조 효과가 유의한가? 

연구문제 2.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소진과의 계에서 가정연계효

능감의 조 효과가 유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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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충북지역의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공·사립 유치원 교

사로,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다. 유치원 교사가 근무하는 곳에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인쇄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합하고, 온라인상(충북 소통 메신 )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 인쇄된 설문지 95부와 온라인 설문지 125부 총 220

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에 합하지 않은 설문지 12부를 제

외한 후, 총 208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

구에 참여한 교사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상자 특성 (N=208)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기 유형
공립유치원 135 64.9 %

사립유치원 73 35.1 %

소속지역
도시지역 151 72.6 %

읍면지역 57 27.4 %

담당연령

만3세 62 29.8 %

만4세 54 26.0 %

만5세 64 30.8 %

혼합연령 14 6.7 %

기타 14 6.7 %

나이

20 81 38.9 %

30 55 26.4 %

40 59 28.4 %

50  이상 13 6.3 %

경력

3년 미만 34 16.3 %

3-6년 미만 68 32.7 %

6-9년 미만 34 16.3 %

9-12년 미만 20 9.6 %

12년 이상 52 25.0 %

최종 학력

학(3년제 이하) 57 27.4 %

학교 졸업 106 51.0 %

석사 수료 9 4.3 %

석사 졸업 36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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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공 감 능 력  척 도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해 Mehrabin, Epstein(1972), 

Davis(1994)이 제작한 IRI(Interpersonal Reaction Index) 검사를 박성희(1994)

가 수정. 보완하고 병성(2003)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인지  요소 

15문항, 정서  요소 15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요소 문항의 는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일어난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듣는 편이다’이며, 정서  요소 문항의 는 ‘다

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즐거워진다’ 이다. 각 문항에 하여 ‘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5 )’ 까지의 Likert 5  척도로 응답하게 하

고, 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문항  6개 문항

은 역채 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 요인별 내 합치도는 인지공감 .73, 정서공감 .81이 으며 체 신

뢰도는 Cronbach's α가 .84로 나타났다.

 2)  교사 - 학 부 모  계  척 도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부모 계를 측정하기 해 강혜 (1995)이 번

안한 Horvarth와 Greenberg(1989)의 Woking Alliance Inventory: WAI(작업동

맹척도) 문항의 일부를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계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사

용하 다. WAI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목표 합의, 과제동의, 유 감의 하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이다.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유

감에 해당하는 문항 12문항 에서( : 나는 내담자와 계가 좋다. 나는 내담

자와 서로 신뢰하고 있다 등)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계에 입할 수 있는 

‘나는 학부모와 계가 좋다.’, ‘학부모와 나는 서로 신뢰하고 있다.’, ‘학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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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서로 소통하고 있다.’의 3개 문항으로 유치원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학부

모 계를 측정하 다.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 까지의 Likert 5  척도를 이용해서 응답하게 하 다. 수가 높을

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학부모 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

된 교사-학부모 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92로 나타났다.

 3 )  교사 소 진  척 도

유치원 교사의 교사소진을 측정하기 해 사람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상으로 소진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최 의 소진 척도인 MBI  

교육자용 버 으로 개발된 MBI-ES의 22개 문항  정송, 노언경(2020)이 내용

타당도 검증과 통계분석을 종합하여 10개의 문항으로 최종 선정한 한국형 교사

소진 척도를 사용하 다. 문항 는 ‘나는 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이다.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 까지의 

Likert 5  척도를 이용해서 응답하 다. 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10문항  개인  성취감 하 요인 문항인 3, 4, 9번 문

항은 역채 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본 연구에

서 산출된 하 요인별 내 합치도는 정서  고갈 .80, 개인  성취감 .69, 비인간

화 .70이었으며, 척도의 체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84로 나타났다.

4)  가 정 연 계 효 능 감  척 도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Bandura(2006)의 Teacher 

Self-efficacy Scale(TSES)을 김연하와 김양은(2008)이 국내의 실정에 맞게 우

리말로 수정하고 번안한 척도에서 가정연계효능감과 련된 하  척도 문항들

을 사용하 다. ‘유치원 활동에 학부모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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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치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는 방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려  수 있습니까?’,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습니까?’의 3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각 문항에 하여 

교사는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 까지의 5  척도를 이

용해서 응답하 다. 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는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 측정도구의 

체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75로 나타났다.

3 .  자 료분 석

본 연구의 자료는 JAMOVI 1.6.23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먼  주요 변인들에 한 기술통계치(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와 변인 

간 상 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계

를 가정연계효능감이 조 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유치원 교사의 배경 변인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기  유형(더미변수의 형태로 투입)과 교사의 학력수 (연속변수로 사

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력을 나타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고,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변수(공감

능력)와 조 변수(가정연계효능감)를 평균 심화한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분석하 다.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구체 인 양상을 검토하기 해 

Aiken과 West(1991)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기울기(simple slope) 검증을 실시

하 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교사소진의 계를 가정연계효

능감이 조 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마찬가지

로 유치원 교사 배경 변인  교사소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기  유형과 교

사의 학력수 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독립변수(공감능력)와 조 변수(가정

연계효능감)를 평균 심화한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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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변수들의 왜도의 값은 최소 0.04부터 최  0.33까지, 첨도의 

값은 최소 0.03부터 최  0.48까지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0과 7.0 이하의 기 을 충족하 으므로, 변인들의 분포가 정상분포라는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et al., 1996).

상 분석 결과,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 교사-학부모 계, 교사소진, 가정

연계효능감 간에 p < .001 수 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은 가정연계효능감(r = .251, p < .001), 교사-학부모 계(r = 

.232, p < .001)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으며, 교사소진(r  = -.321, p < 

.001)과는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가정연계효능감은 교사-학부모 계(r 

= .579, p < .001)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교사소진(r = -.341, p < 

.001)과는 유의한 부  상 을 보 으며, 교사-학부모 계 인식도 교사소진(r 

= -.327, p < .001)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상 분석 결과

변인 1 2 3 4

1. 공감능력 – 　 　 　

2. 가정연계효능감 .251*** – 　 　

3. 교사-학부모 계 .232*** .579*** – 　

4. 교사 소진 -.321*** -.341*** -.327*** – 

평균 3.95 3.70 3.91 2.38 

표 편차 0.36 0.69 0.59 0.60

왜도 -0.33 -0.04 0.16 0.26 

첨도 0.37 –0.03 -0.35 –0.48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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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계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 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통제변수인 기  유형과 학력을 투입한 1단계에서 

4%,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을 투입한 2단계에서 35.7%, 공감능력과 가정

연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 37.1%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상호작용항까지 투입하 을 때 통제변수  

기  유형(β = -.154, p < .05)이 교사-학부모 계를 부(-) 으로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연계효능감(β = .510, p < .001)은 교사-학부

모 계를 정 으로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에서 근

무하는 교사에 비해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

수록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계가 정 으로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공감능력은 교사-학부모 계 인식을 

유의하게 측하 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한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β= .130, p < .05)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의 수 에 

따라 달라지는 조 효과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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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계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913 97.36*** 3.914 118.339*** 3.894 114.491***

기 유형 -.281 -.228 -2.76** -.177 -.144 -2.04* -.189 -.154 -2.19***

학력 .114 .194 2.35* .031 .053 .77 .038 .065 .93

공감능력 .204 .124 2.06* .169 .103 1.70

가정연계효능감 .455 .531 8.86*** .437 .510 8.47***

공감능력

*가정연계효능감
.311 .130 2.11

*

F 4.29* 28.137*** 23.783***

R² .040* .357*** .371***

ΔR² .040 .317*** .014*

Note. 기 유형: 0=사립유치원, 1=공립유치원,  *p < .05, **p < .01, ***p < .001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평균±1표 편차를 기 으로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은집단과 낮은집단으로 구분

하고, 각 집단의 공감능력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계에 미

치는 단순 기울기를 검증하 다.

 

[그림1] 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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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과 교사-학부모 계 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조 효과를 그래 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가정연계효능감이 평균수   평균보다 1표

편차 낮은 경우(M-1SD)에는 공감능력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계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평균보다 1표 편차 높은 경우(M+1SD)

에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계에 미치는 

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 때에만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계가 높아지는 효과

가 나타났다.

3.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 효능감이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통제변수인 기  유형과 학력을 투입한 1단계에서 1.7%,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을 투입한 2단계에서 17.8%로 나타났으며, 공감능력과 가정연

계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18.5%로 나타났다. 

<표 4>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375 57.473*** 2.375 62.553*** 2.361 60.062***

기 유형 -.033 -.026 -.32 -.045 -.036 -.45 -.053 -.043 -.53

학력 -.068 -.114 -1.36 -.016 -.026 -.34 -.011 -.018 -.23

공감능력 -.374 -.236 -3.46*** -.419 -.251 -3.63***

가정연계효능감 -.245 -.281 -4.15*** -.257 -.296 -4.32***

공감능력
*가정연계효능감

.223 .092 1.31

F 1.767 11.007*** 9.179***

R² .017 .178 .185

ΔR² .017 .161 .007

Note. 기 유형: 0=사립유치원, 1=공립유치원,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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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기 유형과 학력은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β = -.251, p < .001)과 가

정연계효능감(β = -.296, p < .001)은 모두 교사소진을 부(-) 으로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높

을수록 교사소진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

감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

하는 교사-학부모 계와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공감능

력과 교사-학부모 계 인식  교사소진의 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의 유의

한 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와 그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은 각각 교사-학부모 계

에 한 인식을 정 으로 유의하게 측하 다. 즉,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치원 교사는 교사-학부모 계를 정 으로 지

각함을 알 수 있었다.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는 학부모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고, 학부모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를 비 하기보다는 

수용  태도를 가지고 상 방을 도와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권수 , 2011)와 유사하고,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어 원만하게 해결하고 계를 효과 으로 형성한다고 보고한 결과(황인

호, 장성화, 2012)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교육 장에서 

가정과의 소통이 시되고 있고, 학부모와의 계에서 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상황들에 잘 처하기 해 공감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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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진 가정연계효능감에 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지만, 교사효능감과 

련지어 부모-교사 력 계가 교사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류경희, 강상(2015)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류경희, 강상(2015)은 부모와 교

사가 서로 신뢰하고 력 일 때 교사효능감이 증진된다고 하 다. 반면 본 

연구에서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계를 정 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난 은 가정연계효능감이 학부모와 동반자  력 계를 형

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을 시사한다. 

둘째,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계에 한 교사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에 의해 유의하게 조 되었다. 구체 으로, 가정연계효능감이 

낮거나(M-1SD) 평균수 인 경우에는 공감능력이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

-학부모 계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높은 경우(M+1SD)에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교사-학부모 계에 한 인식이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사가 학부모와의 계에 있어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믿

음과 신념인 가정연계효능감을 높게 지각할 때, 교사가 가진 공감능력이 높을

수록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 더욱 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부모와의 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 

부모와의 계 형성과 부모의 력을 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와 같

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김유정 외, 2012.).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교사의 공감

능력과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 있어 가정연계효능감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교육 장에서 학부모의 참여  력 등의 다양한 성취 

경험을 가짐으로써 학부모와의 계에서 교사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과 신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교육

장에서 유치원 교사의 가정연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

된다면 더욱 정 인 교사-학부모 계 형성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은 각각 교사소진을 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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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측하 으며, 공감능력과 교사소진의 계에서 가정연계효능감

의 조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

감이 높을수록 교사소진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고 반 로, 공감능력과 가정

연계효능감이 낮을수록 교사소진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

이 교사소진에 미치는 부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박은숙, 2018), 직무소진이 다차원  공감능력과 유

의미한 부  상 계를 보인 것과(정진옥, 손혜경, 2019)도 맥을 같이 한다. 

공감능력은 유치원 교사가 장에서 유아, 동료 교사, 리자  학부모들과의 

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에 효과 으로 처하게 해주고, 원만한 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움을  수 있는 요인이므로(박지 , 2019),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정연계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부  효과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심리  소진 간에 유의

미한 부 상 계가 나타난 연구(오선진, 2016)와 교사효능감과 소진의 상

계에서 개인  교사효능감이 신체 . 정신  고갈, 무능감, 소진 총 과 부

상 계를 보인 연구(이병임, 2014), 소진과 련된 유아교사의 심리  변

인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결과(권나연, 이희 , 

2012)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계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 자신의 신념인 가정연계효능감이 학부모와의 갈등, 어려움 등에 있

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

는 스트 스에 효과 으로 처하도록 도와주어 소진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이 가정연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부모 계와 교사소진에 있어 공

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고, 특히 공감능력이 교사-학부모 

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정연계효능감 수 에 따라 조 됨을 확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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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가정연계효능감의 요성을 인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교

사-학부모 계가 시되고 있는 유아교육 장에서 가정연계효능감에 심을 

갖고 학부모와의 정 인 계형성을 해 비  경력 교사들의 가정연계

효능감을 높여주기 한 구체 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만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자가 임의로 

유치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지역의 유치원 교사들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부모 계

를 종속변수로 다루었는데 다소 은 수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는 한계가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학부모 계를 보다 세 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척도

를 사용하여 공감능력과 가정연계효능감이 교사-학부모 계의 다양한 측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지각한 교사-학부모 계에 을 두어, 이러한 계

에 한 인식이 실제 교사-학부모 계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교사-학부모 계에 한 설문을 실시하여 

보다 풍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유치원 교사의 교사-학부모 계에 한 더

욱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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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 i n d e r g a r t e n  T e a c h e r s '  E m p a t h y ,  P a r e n t - t e a c h e r  

R e l a t i o n s h i p s ,  a n d  T e a c h e r  B u r n o u t :  T h e  M o d e r a t i n g  R o l e  

o f  T e a c h e r  E f f i c a c y  i n  E n l i s t i n g  P a r e n t a l  I n v o l v e m e n t

               G e o - b u  A n                     Y u j i n  C h a n g                   .

  Dongnam ki ndergerten,  Teacher Chungbuk National  Uni versity, Assi stant Professor

 This study examines how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nd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predict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and teacher burnout. It also 

investigates whether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and teacher burnout. A total of 208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employed in the 

Chungbuk area participated in a survey,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JAMOVI (version 

1.6.23). There were three major findings. First, both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nd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positively predicted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eacher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on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Specifically, when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was high (M+1SD), 

teacher empathy significantly positively predict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By contrast, 

when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was average or low (M-1SD), the 

effect of teacher empathy on the perceive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was not significant. 

Third, both kindergarten teachers’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negatively predicted teacher burnou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eacher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on 

teacher burnout. This study identified the role of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within the context of kindergarten teacher-parent relationships and teacher 

burnout. It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teacher empathy on parent-teacher relationships is 

moderated by the level of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Key words: empathy, parent-teacher relationship, teacher burnout, 

             teacher efficacy in enlisting parental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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