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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및 역할기대차이 분석

 이 자 명 두 경 희†

                     명지대학교 호서대학교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이로 인

해 성역할인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

할 예비교사들이 어떠한 성역할 인식과 역할기대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범대에 소

속되어 있거나 교직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교사지망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역할 인식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가사분담비율과 진

로장벽 전체 및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 다중역할갈등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분석되었다. 반면, 맞벌이 여부, 맞벌이 태도, 성역할태도, 다중역할계획 전체, 진로장벽

중 취업고정관념에서는 남녀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성역할기

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학생이 역할기대 전체 및 하위역할기대에 있어서 모두

남학생보다 기대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중역할계획

몰입과 진로장벽의 취업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에서 개입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

자에 대한 성역할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 및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성역할인식, 성역할기대, 예비교사, 다중역할,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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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성차별을 지양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많아지면

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아직 성역

할전통주의를 고수하는 의식구조가 내재하고

있기는 하나(김영희, 2005),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 증가함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

들이 많아지고,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새로

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매스컴에서

아버지의 육아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자녀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를 위한 육아

서적이 다수 증가하는 풍경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로 인해서 기존의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파

트너로서 남녀 간의 협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미라, 

2008; 정혜숙, 2001). 특히, 여성가족부와 통계

청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지표(2015)를 살펴

보면 한국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으로 OECD 회원국의 남성평균가사노동

시간인 139분에 턱없이 부족하며, OECD 회원

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교육

에 대한 필요성이 매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듯, 학교의 교과내용

에서도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편견을 깨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교과내용이

성역할의식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교사의 의식이 그렇지 못하

다면 의미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사의 성역

할 의식과 정체감은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잠

재적 의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교사

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역할 의식은 남녀 학생

에 대한 역할기대, 남녀 학생간의 상호작용, 

언어적 표현, 교수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에

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김유정, 

윤지현, 2005). 학생들의 성역할 인식 및 태도

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일찍이

제기되었다. 허순회와 정진경(1987)은 교사는

학생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직접적, 간

접적으로 성역할의 내용을 전수하고 교사자체

가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에

서 교사들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학생들의 인

식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양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교사가

지도한 실험집단에서는 성역할태도가 비고정

관념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반면, 통제집단은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의 역할이 실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김영희(2005)는 교사가 성역할에 대한 편견

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많

은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

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사는 성별에 관계

없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이해하고, 개인

적 힘(personal power)을 강화시켜 건강한 인격

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즉, 교사는 성별의 고정관념에서 자유

로운 의식향상이 된 개인이여야 하며 이를 위

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정미라(2008) 역시 교육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것은 교사이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

심적인 요소라 하였다. 교사의 의식이나 사고

양식은 무엇보다 교육의 실제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라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역할

인식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

였다. 때문에 교사들의 성역할의식과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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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

히, 앞으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아

동과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의식과 역할기대를 확인하는 것은 추

후 성역할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

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양성평등에서 교사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유정, 윤

지현, 2005; 정미라, 2008)는 그 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예비교사들은 추후 교육현장

에 진출하게 될 집단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성

역할 교육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유정과 윤지

현(2005)은 예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

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의 교육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건강한 성역할 정

체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

세경과 김은정(2009, 재인용) 역시 충청도 소

재 교육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육적 요

구와 필요성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세경과 어성연(2015)은 예비 초등교사

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연구

를 실시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고

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양성평등

적 성역할인식이 여학생이 높아 남녀 학생간

에 성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간 연구된 예비교사

들의 성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숙한

성역할 인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다만,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

예비초등교사나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이루

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

시하는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범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고, 특히, 예비교사들의 성역할인

식과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중역할

로 인해 배우자와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

아졌다.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협력과 공

조는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정내에서의 협력과 공

조는 실제로 부부간의 인식의 변화에 기반하

기 때문에 건강한 성역할에 대한 교육의 중요

성이 커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역할

에 대한 인식은 가정 내에서 역할에 대한 기

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

은 성역할 인식에 대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

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장차 한 가

정을 구성할 아이들을 교육하게 될 예비교사

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가정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

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교

육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본 연구는 성역할의식과 역할기대를

성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의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역

할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

지 변인 중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되

었기에,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지 살펴보고, 성별이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지 확인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

비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에 대한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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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자 함이다. 이때 성역할 기대는 가정 내

에서 부부가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부모, 자녀, 가사분담자, 경제활동자로서의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드러날 수 있는 영역으

로 배우자역할영역, 부모역할영역, 자녀역할영

역, 가사분담자 역할영역, 경제활동역할영역으

로 나누어서 살펴 볼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예비교사의 성역할기대는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성역할 인식 변인 중 성역할기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성역할 인식

개인은 출생하면서부터 역할을 부여받게 되

는데, 이러한 역할 중에서 성별로 인해 한 사

회집단에서 남녀 각 구성원에게 동일시되는

행동을 성역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외선, 

2003). 즉, 성역할은 인간이 태어난 후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사

회적인 성(gender)을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성

은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으로 구분되고 생물

학적 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이러한 성역할에는 문화가 특정 성별에

적절한 것으로 규정한 행동, 태도에 대한 기

대(Anderson, 1983)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김유

정, 윤지현, 2005). 일반적으로 성역할은 개인

적 차원에서 볼 때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내재화되고 이렇게 내재화된 성역할

은 이후 개인의 심리적인 활동에서부터 교육

이나 직업선택에 이르는 사회적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grist(1969)는 성역할의

의미를 규범과 행동, 기대라는 세 가지 관점

에서 정의하였는데, 규범에서의 성역할은 가

정이나 직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각각 이렇게

해야한다는 노동 분업적인 남녀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행동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조와는 관

계없이 남녀의 인성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유

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둔다. 기

대적 관점은 개인이나 집단에서 남성이나 여

성이 어떻게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반

영하는 믿음과 기대를 말한다(양순옥, 정금희, 

2002).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역할인식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는데, 성역할 정체감은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자아개념을 말하는 것

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자기지각을 말한다

(김유정, 윤지현, 2005). 고경리(1991)는 학생과

교사들의 성역할사회화에 대한 가치관을 비교

한 연구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전통

적인 성역할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교사의

성역할 인식이과 여학생의 성역할 인식간에

상관을 나타내어 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영희(2005)는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들의

성역할정체감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양성성 정체감의 비율이 여성교사는

34.5%, 남성교사는 33.8%로 보인다고 하였다. 

같은 시기, 김유정과 윤지현(2005)의 연구를

보면, 남자 예비교사가 양성성에 많이 분포되

어 있는 것에 비해 여자 예비교사는 미분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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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많이 분포되어 전통적인 성역할과 근대

적인 성역할 사이에서 가치가 상충하고 있다

고 분석하여 김영희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

과를 보였다. 비교적 최근인 정미라(2008)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역

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이 학년에 따라 차

이가 나며 영역별로는 가정생활영역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교사나 예

비교사의 경우 비교적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을 보이고 있으며, 성역할 정체감에서는 성별

에 따른 양성성 정체감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

구에 따라 이견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성역할 인식이 논의된 맥락

을 살펴보면, 주로 성역할 태도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다중 역할에 대한 인식, 맞벌

이나 가사노동분담의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재옥(1999)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인식에서 고정관념, 성별분업, 남녀의 권위관

계의 세 가지 구인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있다. 

한인영 등(2011)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인식에

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역할 태도 등을 포함

시키고 연구 척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맞벌이로

인한 경험, 다중역할에 대한 내용, 남편의 일

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박

종서(2013)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인식을 가사

활동분담, 양육활동분담, 부부간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어, 성역할 인식이 주로

성역할 태도 및 고정관념, 다중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성역할 인

식을 사회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행동, 습관, 관습, 개념, 관념 등을 총칭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역할 인식이란 개인

이 사회적, 역사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성 역할에 대한 지각을 의미(양순옥, 정금희, 

2002)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러한 맥락하에서 성역할 인식으로 맞벌이 경

험과 맞벌이 태도, 가사노동분담비율,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진로장

벽에 대한 척도를 포함시켜 파악하고자 하였

다. 또한, 연구 대상이 아직 다중역할을 경험

하지 않은 대학생이기에 다중역할에 대한 계

획척도를 포함시켜서 다중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예비

교사들은 어떠한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인식이 역할기대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성역할기대

역할기대는 사회구조와 역할행동사이를 연

결해주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지

위를 지닌 사람이 다른 지위를 점유한 사람과

갖는 권리, 특권, 의무, 책임이라 할 수 있고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게 가지는 타인의 요구

나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미, 1995). 

즉, 성역할기대는 남성과 여성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권리, 특권, 의무, 책임이라 할 수 있

다. 성역할 인식이 의식적인 차원이라면 성역

할기대는 좀 더 행동적인 측면과 연결된 개념

이므로 실제 적인 역할기대도 인식과 일치하

는 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

다. Secord(1964)는 역할기대를 규범적인 측면

과 예측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

데, 규범적 역할기대가 보다 강제성을 띠는

것이라면 예측적 역할기대는 강제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역할수행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라고 하였다. 역할기대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

은 갈등 상황에서 규범적인 측면이 보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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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쳐서 해야 할 역할이 이루어졌는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호

간의 역할기대가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이윤

미, 1995). Bahr 등(1983)도 역할기대에서 고려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명확성과 일치정도라고

하여 상호간의 역할기대가 일치하는 것이 중

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순둘 등(2012)은 성역할

인식을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신념으로

성역할 사회화의 소산’이라고 하면서, 여성들

의 역할 기대는 평등한 것으로 빨리 변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들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속한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더

보수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남녀

간의 역할기대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

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기대를 부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기반하여 배우자 역할영역, 부

모역할영역, 자녀역할영역, 가사분담자역할 영

역, 경제활동역할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역할기대의 한 측면으로, 가사노동분담의식

을 다룬 연구를 보면 차성란(199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전통과 근대의 중간수준에 속하는

성역할 태도를 보였고,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

생들보다 유의미하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냈다. 가사노동분담의식에서는 여학생들

이 남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나타났고, 남학생들은 상대

적으로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의식이 낮았다. 

이윤미(1995)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배우자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점을 주목하면서 부부보

다는 자녀중심의 결혼생활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기혼자가

아니기에 실제 생활에 기반하기보다는 결혼생

활에 대한 기대와 개념화수준이 반영될 것으

로 생각되며 어떠한 인식수준을 지니고 있는

지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덧붙여, 남편이 아내에게 역할기대와 역할수

행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부분은 경제활

동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와 수행에 대한 차이

가 큰 부분이기에 남녀간에 인식차이가 존재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순둘(2012)은 세대별로 성역할인식과

부양의식을 살펴본 결과 성역할 인식은 세대

별로 평등형의 성역할인식이 나타났으나 부양

의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자는 나이가 들

어도 자녀가 부모의 보호아래 있기 때문에 부

양에 관한 생각이 약해지면서 세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예비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며 자식역할에 대해서

는 서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배우

자에게 가지는 역할기대의 정도 및 일치정도

를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와 어떤 차이가 발생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인식과

역할기대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

재의 4년제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

며, 사범대에 재학하거나 교직이수를 위해 교

직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교사지망 대학생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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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한 295명이 실제 연구에 참

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2014년 1학기 중

교직과목 수강생 중 자발적 참여들만이 받아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의 연구자로부터 연구 및 응답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연구 응답자는 1

회 설문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예비교사들의 성역할인식과 역할기대를 측

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에

는 인구학적변인,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 부모

님의 맞벌이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분담비율, 

성역할태도, 다중역할계획척도, 역할기대척도, 

진로장벽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진로장벽 척도(손은령, 2001) 중, 성역할

인식 및 역할기대와 관련한 진로장벽 하위 척

도를 선별한 후 이를 진로장벽이라 조작적으

로 정의하였다.

성역할 인식

성별 전체

명( )%남 여

학년

1
15

(5.1)

43

(14.6)

58

(19.7)

2
64

(21.7)

85

(28.8)

149

(50.5)

3
20

(6.8)

14

(4.7)

34

(11.5)

4
23

(7.8)

20

(6.8)

43

(14.6)

초과학기
1

(0.3)

10

(3.4)

11

(3.7)

연령

19세 이하
3

(1.0)

6

(2.0)

9

(3.1)

20-25세
104

(35.2)

157

(53.2)

261

(88.4)

26세 이상
16

(5.5)

9

(3.1)

25

(8.5)

전체
123

(41.7)

172

(58.3)

295

(100)

표 1. 연구참여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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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 태도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는 부모님이 맞벌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부모님의 맞벌

이에 대한 태도는 부모님의 맞벌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지 5점 리커트 상에서 응답하도

록 하였다. 부모의 맞벌이에 대한 태도는 점

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1점-

매우 부정적이다, 5점-매우 긍정적이다).

가사노동분담비율

가사노동분담비율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

이 결혼한다면 어느 정도로 가사노동을 분담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가장 가까운 분담 비율

에 응답하는 것이다. 응답은 1-5점으로 구성되

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가사분담이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1점은 부인이 100% 전

담하고 남편이 0%이며, 2점은 부인 75%와 남

편 25%, 3점은 남녀의 분담비율이 50%로 동

등한 것을 뜻한다. 4점의 경우 부인은 75%인

반면 남편 25%로, 5점은 남편이 100% 전담하

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지금수(1992)와 정진희(1990)의

연구를 기초로 이윤미(1995)가 재구성한 10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

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다중역할계획척도

다중역할계획척도는 Weitzman(1996)과 최윤

정(2010)의 연구를 기초로 김현숙(2012)이 재구

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30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지식/확신성(10문항), 몰입(10문항), 

개입(10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지식/

확신성은 다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계

획과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다중 역할을 병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준비, 계획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말

하며, 몰입은 진로와 가정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내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

로 개입은 다중역할계획에 대해 지금 현재 생

각하고 고려하는 정도,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안진아, 2008)

를 반영한다.

원 척도에서 Cronbach' α는 지식/확신성 .83, 

몰입 .79, 개입 .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계수는 지식/확신성 차원은 .71, 몰

입은 .54, 그리고 개입은 .58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진로장벽 척도는 손은령(2001)이 제작한 진

로장벽검사(여자대학생용)을 남녀 대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소지 상담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원 검사(손은령, 2001)의 7가지 하위 척도

중, 연구 목적에 맞는 것으로 평정된 두 가지

척도(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여성 취업에 대

한 고정관념)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자들은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과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성역할 인식 및 역할

기대와 관련한 진로장벽 하위 척도로 판단하

였으며, 이상의 두 개념을 종합하여 진로장벽

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중 역할로 인

한 갈등 9문항,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5문항으로 총 14 문항이었다. 5점 리커트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자명․두경희 / 성별에 따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및 역할기대차이 분석

- 599 -

원 척도에서 Cronbach' α는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87,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67로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82,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

관념 .57로 나타났다.

성역할 기대

역할기대척도

역할기대척도는 김정자(1989), 서광희, 조병

은(1993)의 연구를 토대로 이윤미(1995)가 작성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배우자

역할영역, 부모역할영역, 자녀역할영역, 가사

분담자역할영역, 경제활동역할영역으로 구성

되며, 남남편용은 1-23번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내용은 1-26번으로 구성되었다. 남편용은 남

학생용으로 아내용은 여학생용으로 측정하였

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기대하지

않는다부터 매우기대한다로 구성된다.

역할기대 척도에서 남녀별 신뢰도(Cronbach' 

α)의 경우, 여성은 배우자 역할영역에서 .77, 

부모역할은 .74, 자녀역할은 .81, 가사분담자역

할에서는 .75,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영역은 .67

로 나타났다. 남성용 척도의 경우, 배우자 역

할 .86, 부모역할 .77, 자녀역할 .84, 가사분담

자 역할 .54, 경제활동역할영역은 .71이었다.

절 차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성역할인식 및 역

할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를 바

탕으로 설문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상담전공

박사학위소지자 3인의 검토를 거쳤다. 이후

서울 및 경기도에서 사범대에 소속되어 있거

나, 교직이수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사를 희망

하는 299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4부를 제외하고

29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우선 예비교사의 성역할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성역할기대와 관련하

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코딩한

후,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코딩 완료된

295명의 자료에 대해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그리고 중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맞벌

이 여부 및 성별 변수에 대해서는 더미 변수

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부모가 맞벌

이인 경우=1, 아닌 경우=0 / 남성=1, 여성

=0). 또한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해 Crom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과 남녀 차이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망 대학생의 성역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 후 본인이 맞벌

이를 하고자 하는지 여부, 맞벌이에 대한 태

도, 맞벌이 시 예상되는 가사분담 비율, 성역

할 태도와 성역할태도 하위 요인들, 다중역할

계획과 다중역할계획 하위 척도들, 진로장벽

과 하위 척도 각각에 대해 전체 집단 및 성별

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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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전체 1.39 0.49

남 1.43 0.50

여 1.37 0.48

맞벌이 태도

전체 3.24 0.99

남 3.27 0.96

여 3.22 1.01

예상되는 가사분담 비율

전체 2.95 0.67

남 3.06 0.69

여 2.87 0.65

성역할태도

전체 2.81 0.37

남 2.81 0.41

여 2.80 0.34

다중역할계획

전체

전체 3.41 0.40

남 3.43 0.45

여 3.40 0.49

지식확신

전체 3.14 0.53

남 3.15 0.60

여 3.14 0.49

몰입

전체 3.92 0.56

남 3.90 0.60

여 3.93 0.53

개입

전체 3.18 0.51

남 3.24 0.54

여 3.14 0.49

진로장벽

전체

전체 3.29 0.47

남 3.20 0.49

여 3.35 0.45

다중역할갈등

전체 3.61 0.57

남 3.42 0.59

여 3.73 0.53

취업고정관념

전체 2.71 0.63

남 2.80 0.66

여 2.66 0.60

표 2.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평균



이자명․두경희 / 성별에 따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및 역할기대차이 분석

- 601 -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대상

이 된 전체 응답자 수는 295명이며, 그 중 척

도별로 누락된 응답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

용하였다.

교사지망 대학생들이 남녀에 따라 지각하는

성역할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따르면, 예상되는 가사분

담비율과 진로장벽 전체 및 진로장벽 하위요

인 중 다중역할갈등에서는 남녀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의 예상되는 맞벌이시

가사분담 비율은 남학생 평균 3.06(표준편차

0.69), 여학생 2.87(표준편차 0.65)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남학생이 예상하는

가사분담비율에 비해 여학생들은 결혼 후 맞

벌이 상황에서 부인의 가사분담 비율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한편 진로장벽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지

망 남학생의 경우 평균 3.20(표준편차 0.49), 

여학생은 평균 3.35(표준편차 0.45)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여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진로장벽에 대해 높게 지각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장벽 요인에

서 여학생은 평균 3.73(표준편차 0.53)으로 남

학생(평균 3.42, 표준편차 0.59)에 비해 다중역

할갈등을 유의미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기대 척도를 활용하여

성역할 기대 전체와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가사분담 역할 및 경제활동 역할

에 대해 전체 집단 및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

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t값 df 유의확률

맞벌이 여부 1.113 258 0.267

맞벌이 태도 0.34 184 0.734

예상되는 가사분담비율 2.352* 293 0.019

성역할태도 0.189 290 0.850

다중역할계획

전체 0.639 222 0.523

지식확신 0.215 224 0.830

몰입 -0.363 291 0.717

개입 1.718 291 0.087

진로장벽

전체 -2.648** 283 0.009

다중역할갈등 -4.662*** 284 0.000

취업고정관념 1.922 284 0.056

* p<.05, ** p<.01, ***p<.001

표 3.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남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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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성역할기대

전체

전체 3.90 0.52

남 3.53 0.44

여 4.16 0.40

배우자

전체 4.23 0.23

남 4.06 0.58

여 4.36 0.44

부모

전체 4.27 0.61

남 4.01 0.68

여 4.39 0.52

자녀

전체 3.63 0.84

남 3.16 0.80

여 3.96 0.70

가사분담

전체 3.72 0.92

남 2.92 0.72

여 4.29 0.55

경제활동

전체 3.39 0.76

남 2.99 0.71

여 3.67 0.67

표 4.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평균

t값 df 유의확률

성역할기대

전체 -12.694*** 288 0.000

배우자 -5.035*** 291 0.000

부모 -4.258*** 291 0.000

자녀 -9.157*** 289 0.000

가사분담 -17.433*** 213 0.000

경제활동 -8.431*** 289 0.000

* p<.05, ** p<.01, ***p<.001

표 5.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남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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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지망 대학생들이 남녀에 따라 지각하는

성역할 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은 성역할 기

대 하위척도를 포함한 모든 요인에서 남녀 간

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성역할

기대와 관련한 6가지 측면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남학

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기대

를 나타낸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예비교사 남․여학생이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인 성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인으로는 성역할기

대를, 독립변인으로는 성역할 인식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부모의 맞벌

이 여부, 맞벌이 태도, 예상되는 가사분담비율, 

성역할태도, 다중역할계획, 진로장벽 및 각각

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와 성역할 인식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예비교사의 성역할기대와 성역할 인식 관련

변인들(성별, 맞벌이 여부, 맞벌이 태도, 예상

되는 가사분담비율, 성역할태도, 다중역할계획, 

진로장벽 및 각각의 하위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Pearson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성역할기대 총점과 다중역할계획 및 지각된

구분

성역할기대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가사

분담

경제

활동
전체

성별 .283** .242** .474** .732** .444** .599**

맞벌이 여부 -.113 -.075 -.127* -.072 -.001 -.100

맞벌이 태도 .165** .088 -.043 .048 -.050 .066

예상가사 분담비율 -.086 -.097 -.146* -.111 -.094 -.139*

성역할 태도 -.055 -.144* -.065 -.011 -.094 -.092

다중역할계획

지식확신 .020 .014 -.008 -.065 -.030 -.023

몰입 .299** .206** .060 .072 .074 .193**

개입 .009 .003 -.151* -.117* -.127 -.108*

전체 .153** .104* -.040 -.045 -.033 .135*

진로장벽

다중역할갈등 .278** .185** .173** .237** .085 .258**

취업고정관념 .003 -.109* .269* .029 .279* .050*

전체 .219** .141* .169** .199** .104 .226**

* p<.05, ** p<.01, ***p<.001

표 6.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와 성역할 인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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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장벽의 상관은 각각 r=.135, r=.226으로

p<.05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가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 및 지각된 진

로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기대에

대한 성역할 인식을 설명하는 요인들의 상대

적 공헌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상관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변인은 독립

변인에서 제외시켰다.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인들이 성역할기대

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인

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과

허용도(Tolerance)를 검토하였다. 분산팽창요인

(VIF)은 회귀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산성에

기인한 추정된 회귀계수들의 분산 값들의 팽

창 정도를 측정하는데, Slinker와 Glantz(1985)는

분산 팽창요인 값을 4 미만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VIF 값이 모두 4 미만인 것으

로 미루어 보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

다고 하겠다. 또한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

(Tolerance) 값이 일반적으로 1에 접근하면 변

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양병

화, 19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허용

도 값이 0.80 이상으로 이 또한 변인 간 다중

공산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술한 독립변인들이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

대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

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2.3%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성별(표준

화 계수 -.568), 다중역할계획의 몰입(표준화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605 -.568 -11.939*** .970 1.03

다중역할 계획-몰입 .197 .214 4.433*** .939 1.07

진로장벽-전체 .166 .149 3.139*** .972 1.03

다중역할 계획-개입 -.113 -.112 -2.286* .920 1.09

상수 = 3.183

F = 48.259***

R2 = .423

* p<.05, ** p<.01, ***p<.001

표 7.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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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216), 전반적인 진로장벽(표준화 계수

.149), 다중역할계획의 개입(표준화 계수 -.112)

이 나타났으며, 네 변수 모두 p<.05 또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여성), 다중역할계획 몰입과 지각

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에서

개입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성역할 기대

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배우자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중

배우자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배우자 역할 기

대를 성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0.5%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다

중역할계획의 몰입(표준화 계수 .291), 성별(표

준화 계수 -.232),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 취업

고정관념의 지각(표준화 계수 .195)이었으며, 

세 변수 모두 p<.01 또는 p<.001 수준에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예비교사의 다중역할계획 몰입에

따라, 성별(여성)과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

념 지각이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에 대한 기대

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부모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중 부모 역할 기대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9

에 제시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부모 역할 기

대를 성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0.2%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성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산성

Tolerance VIF

다중역할 계획-몰입 .275 .291 5.335*** .998 1.00

성별 -.252 -.232 -4.123*** .937 1.07

진로장벽-취업고정관념 .182 .195 3.462** .936 1.07

상수 = 2.603

F = 22.962***

R2 = .205

* p<.05, ** p<.01, ***p<.001

표 8. 예비교사의 배우자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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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준화 계수 -.219), 다중역할계획의 몰입

(표준화 계수 .210), 성역할태도(표준화 계수

-.159)이었으며, 세 변수 모두 p<.01 또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의 성별(여성)과

다중역할계획 몰입에 따라, 성역할태도가 전

근대적일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음

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자녀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중 자녀 역할 기대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0

에 제시하였다.

예비교사의 자녀 역할 기대를 성명하기 위

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4.5%로 p<.0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는, 성별(표준화계수 -.497)과 진로장벽 중

취업고정관념(표준화계수 .119)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각각 p<.001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의 성별과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272 -.219 -3.801** 1.000 1.00

다중역할 계획-몰입 .226 .210 3.636*** .995 1.01

성역할태도 -.266 -.159 -2.759** .985 1.01

상수 = 4.247

F = 11.269***

R2 = .102

* p<.05, ** p<.01, ***p<.001

표 9. 예비교사의 부모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852 -.497 -9.242*** .981 1.02

진로장벽-취업고정관념 .162 .119 2.210* .979 1.02

상수 = 2.336 

F = 43.203

R2 = .245 

* p<.05, ** p<.01, ***p<.001

표 10. 예비교사의 자녀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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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녀 관련 성역할 기대가 달라짐을 의미

한다.

예비교사의 가사분담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중 가사분담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가사분담 기

대를 성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56.2%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성

별(표준화 계수 -.753), 진로장벽의 취업고정관

념(표준화 계수 .105)이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각각 p<.001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비교사

의 성별에 따라(여성), 취업고정관념이 높을수

록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가사분담 기대가 높음

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경제활동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술한 독립변인들이 예비교사의 경제활동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설명력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795 -.486 -7.509*** .983 1.018

진로장벽-취업고정관념 .288 .213 3.290** .983 1.018

상수 = 1.335

F = 31.416

R2 = .261

** p<.01, ***p<.001

표 12. 예비교사의 경제활동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1.421 -.753 -15.064*** .982 1.018

진로장벽-취업고정관념 .164 .105 2.108* .982 1.018

상수 = 1.026

F = 113.617

R2 = .562

* p<.05, ***p<.001

표 11. 예비교사의 가사분담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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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2

에 제시하였다.

표 12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경제활동 기

대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6.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

수의 영향력 순으로 성별(표준화 계수 -.486), 

진로장벽의 취업고정관념(표준화 계수 .213)이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각각 p<.001와 p<.01 수

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여성), 취업고정관념

이 높을수록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활동 기

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사범대에서 교

직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남․여 대학생 295명

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예비교사들

의 성역할 인식과 성역할 기대 차이 및 성역

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여 교사지망 대학생의 성

역할 인식과 성역할 기대에 대해 평균차이를

검증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성역할

기대를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을 분석한 결

과, 맞벌이 시 예상되는 가사분담 비율, 전반

적인 진로장벽 지각, 진로장벽 하위 요인 중

다중역할갈등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결혼 후 맞벌이 시 부인의 가사분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

는 실제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맞

벌이 가정의 가사분담과 관련하여 더 큰 부담

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사에 대

한 부담과 함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진로장벽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으

며, 그 중에 특히, 다중역할갈등이 높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 대학

생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이에 대한 태

도 및 성역할 태도와 같은 성역할 인식에서

남녀 차이가 보이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여

성이 맞벌이 생활을 할 때 어려움에 대한 지

각은 남녀가 다름을 의미한다. 즉, 남성이 여

성에 비해 맞벌이 시 여성이 경험할 장벽 관

련 지각에서 상당히 덜 민감한 모습을 보였으

며, 이러한 지각 차이는 이후 실제 여성의 경

제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rogan & Kutner, 1976).

둘째,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기대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성역할에

대한 뚜렷한 기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성역할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Block, 1973; 

Deaux & Major, 1977; 박유정, 2000; 양순옥과

정금희, 2002).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성역할 기대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역할에 대한 기대와 가사분담 및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까지 모든 측면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배우자 역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

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배우자

가 맞벌이 상황 등에서 더 많이 기여해 줄 것

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

는 여성의 인식 변화에 남성의 변화가 쫒아가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

석되겠다. 한인영과 홍선희(2011)는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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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역할 가치가 변화되고 있기는 하지

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유교사상으

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분리는 일상

생활에 강하게 남아 있으며, 가정에서 기대되

는 성역할은 확연히 성별로 분리되어 여성이

가사일과 양육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

적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아동

의 양육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도 여성이 독점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역할에 대한 분담

이 이루어질 때 여성이 통제적인 책임과 부담

을 느끼지 않게 되며, 자녀도 과도하게 분리

된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동일시에서 벗어나

서 자신이 추구하는 특성을 자유롭게 표출하

게 될 것이다(Tong, 1998, 재인용). 이러한 경

향은 박종서(2013)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

는데, 분담 실태를 보면 가사활동과 양육에

있어 여성 집중현상이 70-80%정도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주요 할 일이 가정과 가족을 돌

보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46.7%만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남자들이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혼

남성의 65.4%, 기혼여성의 68.4%가 찬성을 나

타내어서 의식과 분담실태 상에 괴리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예

비교사들의 경우에도 인식상에서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지만 맞벌이시 가사분담에서 부인

의 가사분담이 클 거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현

실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지각한 것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정에서의 유연한 성역할이 가족

생활만족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

한 것은 성역할에 대해 남녀 상호간의 기대가

일치하는 것(Bahr 등, 1983)이므로, 서로의 인

식차이와 기대를 확인하면서 거리를 점차 좁

혀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맞벌

이 상황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또한 교사

의 역할 수행과 학생의 역할수행 기대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녀 상호간

의 역할기대가 일치하는 것이 적절한 역할 수

행과 만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Bahr 등, 1983) 

교사의 성인지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무의식

중에 학습되는 교육의 일부인 만큼(임은주와

이성숙, 2004; 황은자, 1987), 교육현장에서 교

사들의 역할기대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두 결과에

서 나타나듯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예비교사의 전반적인 성역할 기

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별, 다중역할계획 중 몰입, 지각된 진로장벽, 

다중역할계획 중 개입 부분이 선정되었다. 전

반적인 성역할 기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

는 요인은 성별로, 성별 차이에 따라 성역할

기대가 다름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배우자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기대 하위요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만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다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일-가정

을 양립하려는 의지(몰입)와 진로장벽 지각 높

을수록,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고려

하는 정도와 계획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

도(개입)가 낮을수록 상대 성(性)의 역할에 대

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역할 기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배우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다중역할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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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성별,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순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일-가정 양립

의지(몰입)에 따라 배우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르며,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보다 잘 기여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

째로 예비교사의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로는

성별과 다중역할계획 중 몰입, 성역할 태도가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즉, 이는 맞벌이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보

다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남성과 성역

할태도가 전근대적일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대학생 응답자들도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

진 경우에는 부모역할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자녀 역

할 기대에는 성별과 진로 장벽 중 취업고정관

념이 설명력을 가졌으며, 이는 배우자의 자녀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남녀에 따라 영향이

다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성역할

인식의 차이와도 일맥상통한다. 넷째, 가사분

담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마찬가지로 성별과

진로장벽 중 취업고정관념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가사

분담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특히 일-가정 양

립이 여성의 경력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장벽지각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가사를 분담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큼을 의미한다. 가사

분담에 대해 성별이 갖는 영향력은 앞서 남녀

의 성역할 인식 차이 중 가사분담 비율에 대

한 남녀의 차이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마지

막으로 예비교사의 경제활동 역할 기대에는

성별과 진로장벽 중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

념 순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배우자

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가 성별에 영향을 받

으며 동시에 여성취업 관련 고정관념이 높을

수록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요약하자면, 남․여 교사지망 대학생들은

성역할 인식 일부와 성역할 기대 전반에서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이들

이 보이는 성역할 기대는 예비교사의 성별과

다중역할계획 중 몰입과 개입, 진로장벽 중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맞벌이에 대한 인식이

나 일반적인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실제 다중역할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계획이나 태도에서는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역할 태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후에 이들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보일 성역할 기대로 연결될 것임을 감안할 때,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은 수업지도

뿐 아니라 진로지도, 진로상담, 학과 선택 등

다양한 범위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때문에,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개인의 정도를 점검해보고 수업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

한 교육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인식과 현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식 및 성역할 기대 차이를 확인하고

성역할 기대와 관련한 영향요인의 특징에 대

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향후 예비교사의 성인

지 특징과 성별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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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현장에서 개입의 지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지망 대학생은 향후 국내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로 이들의 성인지는 교육

현장에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마련

이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및 기

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후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미칠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역할

기대와 관련하여 남녀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

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의 차이에 대

해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성역할과 관련

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더불어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예비교사의

양성평등한 성인식과 성역할 기대를 위한 체

계적이고 교육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예비교사 자

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성인지 또한

키울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예비교사의 성인식과 성역할 기

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향후 교사양성과

청소년 지도를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의미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

국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 성역할 기

대에서 성별이 갖는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

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는 제한적이다. 특히

성인지에서 성별의 작용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향후 이러한 부분

을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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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bout Gender Role Perception

and Gender Role Expectation of the Prelimina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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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omen's social activities and multiple roles increas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bout gender role 

perception are growing. It is worth identifying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teachers because the influence 

of teachers is very large in education and they will teach the youth who also make a family in the 

futur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95 students who belong to college of education or completing 

a course of teach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preliminary teachers in the gender role perception, specially in ‘expected lyrics 

contribution ratio’, ‘career barriers’ and ‘multiple role conflict’.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dual 

income status of parents’, ‘attitude about dual income status of parents’, ‘multiple role planning’ and 

‘employment stereotypes of career barriers’. Second, women showed higher expectations of gender role 

including every lower measure. Third, the researchers tested the influence factors of gender role 

expectations. Finally, conclusion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role perception, gender role expectation, preliminary teacher, multiple roles, gen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