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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problem about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is restricted by small number 

of teachers, it must be solved for normal and good schoo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blem about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n extent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seriousness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the experience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n amount of money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the time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 compensation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using a 

questionnaire to 549 parents. And a Chi-square test was used as a research tool for this 

study.

This study indicates that many parents recognize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s money 

or gift certificate. And most parents recognize different significantly about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ccording to teachers' sex, ages, level of school, and type of school.

We do not need a vast and experimental revolution in education based on unproved 

reasoning. If we want to be normal and good schooling, we have to make an effort small 

changes which solve a problem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Our educational policies 

have to move from vast approaches generated from ‘above' with political purpose to more 

particular approaches based on specific problems and generated by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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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는 사회의 외딴 섬이 아니고,학교는 사회

에 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향을 받

는 계에 있다.즉 학교를 심으로 하여 보면,

학교에서 어떤 지식과 가치 을 가지는 학생들로 

육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느냐에 따라 사회발

이 좌우되는 계에 있는 것이다.따라서 우리사

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학교 장에서 유

익한 지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 인 

노력을 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우리는 학교

가 공정하고 평등하며 바람직한 배움의 장이 되

기를 바라고 한 학교 장에서 실질 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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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모두가 바란다.

학교교육의 주체는 크게 학생,교사,학부모 집

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바람직한 학교교육이 이

루어지고 그 결과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해서는 이 세 집단들 간에 상호 신뢰, 동,배려

가 기본 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계의 구조도 

수직 이지 않고 수평 이어야 한다.특히 학부

모는 학교에서 거의 생활을 하지 않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계에 있어서 직․간 인 향을 미

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계도 상호 신

뢰, 동,배려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그

러나 교사와 학부모와의 계에서 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서 은연 에 방해하는 것이 바로 

지문제이다.

비록 에 비해 교사의 지문제가 개선되었

다고 하지만,일부 교사의 문제일지라도 아직도 

그러한 지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한 사실이

다.구체 으로 살펴보면,여인순(1998)은 질 연

구를 통해 등학교의 지문제에 해 사실 으

로 묘사하 고,부패방지 원회가 2004년 5월 6

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를 

수수한 128명의 교원(128건)을 상으로 지 실

태를 분석하여 2005년 5월 3일 발표한 자료에서

도 교원의 지 수수 실태가 확인되었으며,최근 

2008년 5월 12일자 세계신문에 의하면,‘여 히 

고가선물에 상품권 공세…되살아나는 '스승의 날'

악습’이라는 제목으로,교육 장에서 스승의 날을 

후한 지 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에서는 택배나 배달 서비스로 상품권이나 고가 

선물을 보내는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했음을 보도

하 다.

이러한 지 들은 비록 다수의 교사와 련된 

지문제가 아니고 소수의 교사와 련된 지문

제일지라도,사회 으로 미치는 부정  효과

를 감안하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학교교육과 련해서 발생하는 지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문제에 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

의 지문제와 련한 연구는 여인순(1998)의 연

구가 부라 할 정도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여인순(1998)의 연구는 등학교 교사와 학부

모에 한정해서 면담을 통해 지경험을 나타냄으

로써, 지문제에 한 실 인 내용을 소개하

고 지문제에 해 직 ․간 인 이해를 도와

다는 데 요한 의의를 갖지만 통계 인 의미를 

갖거나 지문제와 련한 세부 인 사항을 밝히

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 ․고등학교에 재학 

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첫째, 지의 개념  범 ,둘째, 지

문제의 심각성,셋째, 지 달의 경험 유무  

그 이유,넷째,연간 지로 지출된 총 액,다

섯째, 지의 달 시기,여섯째, 지의 가,일

곱째, 지문제의 해결방안에 한 인식을 분석

하여 지문제를 실증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지의 개념

국어사 에는 지(寸志)란 ‘속으로 품은 작은 

뜻’ 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기술되고 있

다.즉 사  용어로서의 지란 ‘속으로부터 우

러나온 자그마한 마음을 나타낸 작은 뜻 는 선

물’이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선물을 겸손하게 이

르는 말이고,고마움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재는 지가 그러한 미덕의 뜻으로 사

용되는 것이 아니다. 실 인 측면에서 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 없이 

가성 는 피해의식에서 은 하게 달하는 돈이

나 상품권 는 품’의 뜻으로 사용된다(김달효,

2006).

지에 한 이러한 실 인 정의는 부정방지

책 원회(1998)가 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

에서도 알 수 있다.즉 부정방지 책 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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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동회,소풍,학 회 등에 목욕값으로 통하는 

‘행사 지’와 ‘회식 지’,학 임원이나 교임원 

당선 시 지를 유도하는 ‘당선 지’,각종 교내

외 회에서 입상할 경우 한턱을 내는 ‘수상

지’,교사에게 지를 주지 않은 학생을 차별 우 

하거나 학생의 문제행동에 한 상담을 빙자하여 

지를 유도하는 ‘상담 지’,성  상 그룹의 고

3 학부모들이 계모임 형식으로 담임에게 주는 

‘집단 지’,그리고 ·체능 과목의 실기시험 성

을 한 ‘내신 지’등으로 지유형을 분류하

다.

무엇을 지로 규정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

다.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가

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나 

품을 지로 볼 것인가를 규명하기 해서는 

지를 건넨 학부모의 진술이 있어야 하고 명확

한 기 도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에서는 그것이 힘든 것이 실이다.

한, 재 교사들에게 지를 달하는 학부모들 

에서 지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경우는 얼마

나 될까?아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

다.단,더 이상 그 학생을 교사가 맡고 있지 않

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달하는 선물은 진정

한 감사의 뜻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에 한 의 정의에서 시간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지란 ‘학부모가 재 자기 자녀를 맡고 있

는 교사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 없이 가성 

는 피해의식에서 은 하게 달하는 돈이나 상품

권 는 기타 품’이 된다.

2. 법 차원의 지 해석과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청

렴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즉 제

①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련하여 직 이든 

간 이든 사례ㆍ증여 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그리고 제②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 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두 개의 항에 한 

내용 ,일선 학교 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지문제와 련하여 본다면 제①항의 내용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국 ․공립 등

학교, 학교,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국

가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한 우

리나라의 행 「교원지 향상을 한 특별법」

에서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의 권한과 보수 

등을 국․공립학교 교사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직 인 교사들도 공

무원에 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국 ․공 ․사립학교의 교원들은 그 직무와 

련되든 련되지 않든 간에 학부모들로부터 사

례 ․증여 는 향응을 받으면 안된다는 을 알 

수 있다.

한 우리나라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에는 ‘채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즉 제①항에는 ‘국 ․공립학교 교원 는 사립

학교 교원으로 재직  미성년자에 한 성폭력

범죄 행 , 품수수 행 ,시험문제 유출  성

조작 등 학생성  련 비  행 ,학생에 

한 신체  폭력 행 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해

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우리나라

의 국 ․공 ․사립학교의 교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품수수 행 1)를 하는 것은 징계를 받을 수 있

는 사유에 해당된다.따라서 우리나라의 행 법

령상 국․공․사립학교의 등학교, 학교,고등학

교에 재직 인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사례․증여 ․

향응을 받거나 각종 품수수 행 를 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행 를 ‘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처벌의 상이 됨을 알 수 있다.

1)‘품’에 한 정의를 국어사 에서는 ‘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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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를 받은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몇 가지 례가 있다.즉,한 례( 구지방법원 

1999.11.10.99고합504)에 의하면, 구 Q 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구박하고 간 으로 

학부모에게 지를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 는데,

이러한 교사의 처신은 비록 그 수수 액이 고 

그동안 교사로서 사회에 사하 고 범인 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 

반에 미치는 악 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1년

의 자격정지를 선고하 다.이로 인해 이 교사는 

당연퇴직 되었다.왜냐하면,이 교사는 의 국가

공무원 결격사유 8가지  ‘법원의 결 는 다

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는 정지된 자’

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그리고  다른 례(

1997.4.25.96 17479)에 의하면, 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문제로 상담요청을 받고 수차

례에 걸쳐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원의 을 받고,술에 취한 

학부모와 새벽 3시경까지 공원에 함께 있는 등의 

행 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 유지의무를 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비  사실을 들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결하 다.

3. 선행연구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지문제와 련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교사의 지문

제와 련하여 직 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여인

순(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이 연구에서 교사

가 지를 경험할 때 크게 세 가지 반응(① 지

를 수용하는 교사,②망설이는 교사,③거부하는 

교사)으로 구분하 고,학부모가 지를 경험하게 

될 때 크게 네 가지 반응(①순수한 마음으로 하

는 학부모,② 가성으로 하는 학부모,③피해의

식(안 하면 자기자녀가 불이익 받는다는 생각)으

로 하는 학부모,④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학부모)으로 구분하 다.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

하는 다양한 면담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가 경험하는 지의 실태를 직 으로 느

끼도록 하 다.

한,교사의 지문제와 련하여 간 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이정훈(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교사보다 학부모가 유의한 

차이로 지와 련하여 높은 갈등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손희권(2007)은 학교 지 

수수의 법  문제로서 학교 지 방법안에 제시

된 실  수단이 방보다는 근 에 을 맞추

고 있고,학교 지의 원인 규명  이에 걸맞은 

안 제시가 미흡하며,학교행정가와 교원의 배

우자의 의무에 하여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

고,학교 지의 범 를 학교 내에서 주고받는 

지로 한정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주고받는 지에 

한 제재가 이 법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

하 다.

한편,부패방지 원회가 2004년 5월 6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를 수수한 

128명의 교원(128건)을 상으로 지 실태를 분

석하여 2005년 5월 3일 발표한 교원의 지 수수 

실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첫째,교사 

지가 수수되는 시간 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

이이며,장소는 교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

었다.  지 액수는 최  10만 원이고 최고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분석

에 따르면 지 수수시간 는 오후 3시가 7건이

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18건에 이르 다.

지 수수장소는 교실이 13건으로 가장 많고,교

내,교사자택,연구실,무용실,소풍지 등에서 이

루어졌다.셋째, 지 종류는 이 15건으로 가

장 많고 상품권 11건이었다.상품 에는 팔찌,

양주,외제 화장품, 양제,와인 등이 포함되었

다.넷째,불법찬조 은 학부모단체로부터 최고 

3,000만 원까지 각출한 사례가 있었다. 한,

발된 128명에 한 사후 조치로는 징계(9명),인

사조치(3명),경고(4명),주의(59명),반환조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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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문(5명)이 내려졌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학교교

육의 지문제에 한 직․간 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다는 데 명백한 의의를 지닌다.하

지만 통계 인 방법과 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써 학교교육의 지문제에 해 종합 이고도 실

증 으로 분석하지는 못하 다는 한계 을 공통

으로 갖는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주제의 사회  민감성 특성과 쟁 의 

가능성 때문에 등 학교 장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  학교 당국에 원활한 도움을 얻기가 매

우 어려웠다.그래서 본 연구의 수행을 한 학

부모의 표집으로 부산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

섯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 에서 2007년 당시 다른 자녀가 

등학교, 학교,고등학교에 다녔던 학부모 549명

을 상으로 하 다.표집의 구체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학부모의 특성 명(%) 계

성별
남교사를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 147(26.8)

2190

여교사를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 402(73.2)

연령별

담임이 20 던 학부모 30(5.5)

담임이 30 던 학부모 69(12.7)

담임이 40 던 학부모 306(56.4)

담임이 50 이상이었던 학부모 138(25.4)

학교단

계별

자녀가 등학생이었던 학부모 387(70.5)

자녀가 학생이었던 학부모 87(15.8)

자녀가 고등학생이었던 학부모 75(13.7)

학교설

립별

자녀가 국공립학교에 다녔던 학부모 465(84.7)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녔던 학부모 84(15.3)

<표 1> 표집의 특성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한 도구로 

설문조사를 사용하 다.설문지는 연구자가 직  

제작하여 사용하 다.구체 으로,문헌연구를 바

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련한 세부 질문사항

들을 연구자가 정리한 후,학부모 3명과 교사 2

명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 고 이를 통해 설문

지 문항들에 한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그

리고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기 에 본 

연구의 목 과 필요성에 해 설명을 하 고,응

답에 한 정보는  비 로 지켜짐을 약속하

다. 한 학부모들에게 지난 해(2007년)의 1년 

동안을 기 으로 자녀가 다녔던 학교의 담임교사

를 상으로 하여 설문에 응답해달라는 당부를 

주지시켰다.그리고 학부모에 따라서는 지난 해

(2007년)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배부할 때 지

난해에 ․ 등학교에 재학 이었던 자녀수만큼 

설문지를 제공하 고,각각의 자녀의 담임교사에 

하여 응답하도록 당부하 다.질문지의 구체

인 내용 구성은 <표 2>와 같다.

문항 유형 문항 수

지의 개념 범 1

지의 심각성 1

지 달 경험의 유무와 그 이유 2

지의 액 1

지의 달 시기 1

지의 가 1

지문제의 해결 방안 1

계 8

<표 2> 질문지의 내용 구성

3. 자료처리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해 단

순빈도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증(Chi-squareTest)

을 실시하 고,모든 자료처리는 SPSSWIN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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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기문항(명,%)

계 x
2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27(18.4)45(30.6)45(30.3)21(14.3) 9(6.1) 147(100)30.91
*

**

여 33(8.2)72(17.9)141(35.1)126(31.3)30(7.5)402(100)

연

령

별

20 9(30.0)15(50.0) 3(10.0) 3(10.0) 0 30(100)

66.01*

**

30 9(13.0)12(17.4)33(47.8)12(17.4) 3(4.3) 69(100)

40 27(8.8)63(20.6)111(36.3)84(27.5)21(6.9)306(100)

50

이상
15(10.9)27(19.6)39(28.3)45(32.6)12(8.7)138(100)

학

교

별

등

학교
30(7.8)60(15.5)135(34.9)135(34.9)27(7.0)387(100)

86.84
*

**

학

교
9(10.3)39(44.8)30(34.5) 3(3.4) 6(6.9) 87(100)

고등

학교
21(28.0)18(24.0)21(28.0) 9(12.0) 6(8.0) 75(100)

학

교

설

립

별

국공

립
51(11.0)93(20.0)150(32.3)138(29.7)33(7.1)465(100)

14.37*

*
사립

학교
9(10.7)24(28.6)36(42.9) 9(10.7) 6(7.1) 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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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① 심각하지 않다.② 별로 심각하지 않

은 편이다.③ 보통인 것 같다.④ 조 심각한 편

이다.⑤ 매우 심각하다.

<표 4> 지문제의 심각성에 한 인식

을 사용하여 처리하 다.

Ⅳ. 연구 결과

1. 지의 개념 범 에 한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지의 개념  범 에 

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학부모

들은 등 교원들의 학교 별에 따라 지의 

개념  범 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지의 범 에 

해 가장 높게 인식한 것은 등학생과 학생 그

리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 ‘ 이

나 상품권까지’(각 51.9%,41.4%,40.0%)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게 인식한 것은 등학생과 학

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 ,상품권,물건까

지’(각 31.8%,27.6%)이었으며,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교사에게 주는 모든 것’(24.0%)이었

다.

구분
보기문항(명,%)

계 x
2

① ② ③ ④

학교

별

등

학교
33(8.5)201(51.9)123(31.8)30(7.8)387(100)

34.22
***학

교
12(13.8)36(41.4)24(27.6)15(17.2)87(100)

고등

학교
15(20.0)30(40.0)12(16.0)18(24.0)75(100)

***p<.001

비고:① 만,② 이나 상품권까지,③

,상품권,물건까지,④ 교사에게 주는 모든 것

<표 3> 지의 개념 범 에 한 인식

2. 지문제의 심각성에 한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지문제의 심각성을 알

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부모들은 등 교원들의 성별,연령별,학

교 별,학교설립별에 따라 지문제의 심각성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첫째,성별로 볼 때,남교사를 자녀의 담임으

로 했던 학부모는 지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

다’(30.6%),‘보통인 것 같다’(30.3%)순으로 높게 

인식하 고,여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

부모는 지문제가 ‘보통인 것 같다’(35.1%),‘조

 심각한 편인 것 같다’(31.3%)순으로 높게 인

식하 다.둘째,연령별로 볼 때,20  교사를 자

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지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50.0%)를 가장 높게 인식

하고,30 와 40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보통인 것 같다’(각 47.8%,36.3%)를 가

장 높게 인식하며,50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조  심각한 편이

다’(32.6%)를 가장 높게 인식하 다.셋째,학교

별로 볼 때, 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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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기문항(명,%)

계 x
2

① ②

교사의

성별

남 39(26.5) 108(73.5) 147(100)
11.67

***

여 171(42.5) 231(57.5) 402(100)

교사의

연령별

20 6(20.0) 24(80.0) 30(100)

30.69
***

30 18(26.1) 51(73.9) 69(100)

40 108(35.3) 198(64.7) 306(100)

50

이상
72(52.2) 66(47.8) 138(100)

학교

별

등학교 183(47.3) 204(52.7) 387(100)

52.92
***학교 6(6.9) 81(93.1) 87(100)

고등학교 21(28.0) 54(72.0) (100)

학교설

립별

국공립 177(38.1) 288(61.9) (100)
.04

사립 33(39.3) 51(60.7) (100)

***p<.001
비고:① 경험이있다.② 경험이없다.

<표 5> 지를 경험의 여부

지문제가 ‘조  심각한 편이다’(34.9%),‘보통인 

것 같다’(34.9%)를 가장 높게 인식하 고, 학생

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

이다’(44.8%)를 가장 높게 인식하 으며,고등학

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  심각하지 않

다’(28.0%)를 가장 높게 인식하 다.넷째,학교설

립별로 볼 때,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 지문제가 ‘보통인 것 

같다’(각 32.3%,42.9%)를 가장 높게 인식하 다.

3. 지 달의 경험 유무 그 이유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지 달의 경험 유무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학부모들은 

등 교원들의 성별,연령별,학교 별에 따라 지

달의 경험 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첫째,성별로 볼 때,남교사와 여교사

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지를  

경험이 없다’(각 73.5%,57.5%)에 높은 반응을 보

다.둘째,연령별로 볼 때,20 와 30  그리고 

40 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지를  경험이 없다’(각 80.0%,73.9%,64.7%)

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에,50  이상의 교사

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지를  

경험이 있다’(52.2%)에 높은 반응을 보 다.셋째,

학교 별로 볼 때, 등학생, 학생,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가 ‘지를  경험이 없

다’(각 52.7%,93.1%,72.0%)에 높은 반응을 보

지만,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6.9%)  고등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28.0%)보다 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47.30%)가 ‘지를  경험이 

있다’에 높게 인식하 다.넷째,학교설립별로 볼 

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등 교원들에게 지를 

 경험 유무의 이유는 <표 6>과 같다.

지를 이유 명(%)
지를 주지 않은/못한

이유
명(%)

① 우리아이를 잘 달

라는 목 으로
75(35.7)

① 지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은일이기때문에
180(53.1)

②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63(30.0)

② 지를 형편이

되지 않아서
57(16.8)

③ 교사가직․간 으로

요구하 기때문에
36(17.1)③ 바빴기 때문에 51(15.0)

④ 지를 주지하지 않

으면 불이익 받을까 27(12.9)
④ 지를 건넸지만 교

사가 받지 않아서
42(12.4)

⑤ 남들이 하니까 9(4.3)⑤ 기타 6(1.8)

⑥ 기타 0
⑥아이가 지주는것을

싫어하기때문에
3(.9)

계 210(100) 계 339(100)

<표 6> 지를 경험 유무의 이유

먼 , 지를  이유로는 ‘우리아이를 잘 달

라는 목 으로’(35.7%),‘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

에’(30.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를 주지 

않은/못한 이유로는 ‘지를 주는 것이 옳지 않

은 일기기 때문에’(53.1%),‘지를  형편이 되

지 않아서’(16.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연간 지로 지출된 총 액

지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만을 

상으로 하여 지난 2007년 1년 동안 지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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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기문항(명,%)

계 x2

① ② ③ ④ ⑤ ⑥

교사

의

성별

남 9(23.1)15(38.5) 0 0 3(7.7)12(30.8)39(100)

14.72
*

여 15(8.9)57(33.9)12(7.1)3(1.8)3(1.8)78(46.4)168(100)

교사

의

연령

별

20 0 6(100) 0 0 0 0 6(100)

41.99
*

**

30 0 6(33.3)3(16.7) 0 0 9(50.0)18(100)

40 15(13.9)24(22.2)9(8.3)3(2.8)6(5.6)51(47.2)108(100)

50

이상
9(13.0)36(52.2) 0 0 0 24(34.8)69(100)

학교

별

등

학교
21(11.7)60(33.3)12(6.7)3(1.7)6(3.3)78(43.3)

180(10

0)

4.94
학

교
0 3(50.0) 0 0 0 3(50.0)6(100)

고등

학교
3(14.3)9(42.9) 0 0 0 9(42.9)21(100)

학교

설립

별

국공

립
21(12.1)57(32.8)12(6.9)3(1.7)6(3.4)75(43.1)174(100)

5.51

사립 3(9.1)15(45.5) 0 0 0 15(45.5)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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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① 학기 ,② 스승의 날,③ 추석이나 설,

④ 소풍이나 학교행사 때,⑤ 학기말 는 연말,

⑥ 수시로

<표 8> 연간 지를 건넨 시기

넨 액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분
보기문항(명,%)

계 x
2

① ② ③ ④ ⑤ ⑥

교사

의

성별

남 18(46.2)6(15.4)6(15.4) 0 0 9(23.1)39(100)
22.37

***

여 33(19.6)48(28.6)18(10.7)33(19.6)9(5.4)27(16.1)168(100)

교사

의

연령

별

20 6(100) 0 0 0 0 0 6(100)

56.78
***

30 6(33.3) 0 3(16.7)3(16.7)3(16.7)3(16.7)18(100)

40 21(19.4)33(30.6)3(2.8)21(19.4)3(2.8)27(25.0)108(100)

50
이상 18(26.1)21(30.4)15(21.7)6(8.7)3(4.3)6(8.7)69(100)

학교

별

등
학교

42(23.3)45(25.0)24(13.3)30(16.7)9(5.0)30(16.7)180(100)

26.80
**

학교 0 6(100) 0 0 0 0 6(100)

고등
학교

9(42.9)3(14.3) 0 3(14.3) 0 6(28.6)21(100)

학교

설립

별

국공
립 42(24.1)45(25.9)18(10.3)30(17.2)9(5.2)30(17.2)174(100)

4.47
사립
학교

9(27.3)9(27.3)6(18.2)3(9.1) 0 6(18.2)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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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① 10만원 이하,② 11～20만원,③ 21～30만

원,④ 31～40만원,⑤ 41～50만원,⑥ 50만원 이상

<표 7> 연간 지로 지출된 총 액

학부모들은 등 교원들의 성별,연령별,학

교 별에 따라 지를 건넨 액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첫째,성별로 볼 때,

남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10만

원 이하’(46.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고,여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11～20

만원’(28.6%)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다.둘째,

연령별로 볼 때,20 와 30 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10만원 이하’(각 100%,

33.3%)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에,40 와 

50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

모는 ‘11～20만원’(각 30.6%,30.4%)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다.셋째,학교 별로 볼 때, 등학생

과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11∼20만원’(각 

25.0%,100%)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고,고등학

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10만원 이하’(42.9%)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다.넷째,학교설립별로 볼 

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지의 달 시기

지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만을 

상으로 하여 지난 2007년 1년 동안 지를 건

넨 시기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학부모

들은 등 교원들의 성별,연령별에 따라 지

를 건넨 시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첫째,성별로 볼 때,남교사를 자녀의 담임

으로 했던 학부모는 ‘스승의 날’(38.5%)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고,여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수시로’(46.4%)에 가장 높은 반응

을 보 다.둘째,연령별로 볼 때,20 와 50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스승의 날’(각 100%,52.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고,30 와 40 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수시로’(각 50%,47.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다.그리고 학교 별  학교설

립별로 볼 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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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기문항(명,%)

계 x
2

① ② ③ ④ ⑤

교사

의

성별

남 12(8.3)6(4.2)81(56.3)24(16.7)21(14.6)144(100)
4.50

여 24(6.1)27(6.8)240(60.6)66(16.7)39(9.8)396(100)

교사

의

연령

별

20 3(10.0) 0 21(70.0)6(20.0) 0 30(100)

39.30
***

30 9(13.6)3(4.5)27(40.9)12(18.2)15(22.7)66(100)

40 18(6.0)15(5.0)180(60.0)60(20.0)27(9.0)300(100)

50

이상
6(4.3)15(10.9)87(63.0)12(8.7)18(13.0)138(100)

학교

별

등학

교
30(7.8)30(7.8)225(58.6)57(14.8)42(10.9)384(100)

24.83
**

학교 3(3.6)3(3.6)54(64.3)21(25.0)3(3.6)84(100)

고등학

교
3(4.2) 0 42(58.3)12(16.7)15(20.8)72(100)

학교

설립

별

국공립 27(5.9)33(7.2)282(61.4)75(16.3)42(9.2)459(100)

21.47
***

사립 9(11.1) 0 39(48.1)15(18.5)18(22.2)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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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① 칭찬을 받는다,② 상장을 탄다,③ 심

을 받는다,④ 자신감을 얻는다,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표 9> 지의 가에 한 인식

6. 지의 가에 한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지의 가에 해 알아

본 결과는 <표 9>와 같다.학부모들은 등 교

원들의 연령별,학교 별,학교설립별에 따라 

지의 가에 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첫째,연령별로 볼 때,20 ,30

,40 ,그리고 50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

임으로 했던 학부모 모두가 지의 가로 ‘자녀

가 심을 받는다’(각 70.0%, 40.9%, 60.0%,

63.0%)를 가장 높게 인식하 다.둘째,학교 별

로 볼 때, 등학생, 학생,그리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가 지의 가로 ‘자녀가 

심을 받는다’(각 58.6%,64.3%,58.3%)를 가장 

높게 인식하 다.셋째,학교설립별로 볼 때,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가 지의 가로 ‘자녀가 심을 받는다’(각 

61.4%,48.1%)를 가장 높게 인식하 다.

7. 지문제의 해결방안에 한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지문제의 해결방안에 

해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구분
보기문항(명,%)

계 x
2

① ② ③ ④ ⑤ ⑥

교사

의

성별

남 33(22.4)48(32.7)15(10.2)15(10.2)30(20.4)6(4.1)147(100)
9.59

여 105(26.1)99(24.6)57(14.2)66(16.4)66(16.4)9(2.2)402(100)

교사

의

연령

별

20 9(30.0)12(40.0) 0 0 9(30.0) 0 30(100)

45.77
***

30 18(26.1)12(17.4)15(21.7)9(13.0)12(17.4)3(4.3)69(100)

40 75(24.5)87(28.4)33(10.8)63(20.6)42(13.7)6(2.0)306(100)

50

이상
30(21.7)36(26.1)24(17.4)9(6.5)33(23.9)6(4.3)138(100)

학교

별

등

학교
96(24.8)90(23.3)48(12.4)57(14.7)87(22.5)9(2.3)387(100)

46.66***
학

교
27(31.0)39(44.8)6(6.9)9(10.3)3(3.4)3(3.4)87(100)

고등

학교
15(20.0)18(24.0)18(24.0)15(20.0)6(8.0)3(4.0)75(100)

학교

설립

별

국공

립
126(27.1)126(27.1)57(12.3)72(15.5)81(17.4)3(.6)465(100)

56.01
***

사립 12(14.3)21(25.0)15(17.9)9(10.7)15(17.9)12(14.3)84(100)

***p<.001

비고:① 강력한 단속과 처벌,② 학부모들의 각성,

③ 교사의 각성,④ 어떤 방안도 효과 이지 못함,

⑤ 학부모와 교사의 각성,⑥ 기타

<표 10> 지문제의 해결방안에 한 인식

학부모들은 등 교원들의 연령별,학교 별,

학교설립별에 따라 지의 해결방안에 한 인식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첫째,

연령별로 볼 때,20 ,40 ,그리고 50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지문제

의 해결방안으로 ‘부모들의 각성’(각 40.0%,

28.4%,26.1%)을 가장 높게 인식하 고,30 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26.1%)을 가장 높게 인식하 다.둘

째,학교 별로 볼 때, 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

부모는 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24.8%)을 가장 높게 인식하 고, 학생과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학부모들의 각



김 달 효

- 256 -

성’(각 31.0%,24.0%)을 가장 높게 인식하 다.셋

째,학교설립별로 볼 때,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가 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학부모들의 각성’(각 27.1%,25.0%)

을 가장 높게 인식하 다.

Ⅴ.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 밝 진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첫째, 지의 개념  범 에 있어서는 

등학생과 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 ‘ 이나 상품권까지’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을 통해,학부모

가 교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상품권을 

달하더라도,교사는 그것을 진심어린 감사로 

수용하면 안되고 학부모들은 지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거 해야 한다는 을 

알 수 있다.둘째, 지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인식하고, 한 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등학교에서 지문제가 더욱 심

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이

유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에

서 등학생들이 아직 신체 ․정신 으로 미성숙

하여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

에 없는 상황  등학교 학년에서 반 으

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의 식  청소 도우미 

참여의 부작용(김달효,2005)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따라서 교사들  학부모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학교 장에서 문제가 있는 행사들이 

발생하는 것에 해서는 극 이고도 실질 인 

조사와 행정 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셋

째, 지 달의 경험에 있어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가 ‘지를  

경험이 없다’(각 52.7%,93.1%,72.0%)에 높은 반

응을 보여, 지문제가 특히 학교에서는 매우 

양호하지만 등학교에서는 좀 더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지문제는 비록 그 문제에 

해당하는 교사의 수가 극소수라 할지라도 사회

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학교교육의 정상화

를 해서라도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에 발

생하는 지문제는 부끄럽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만 하는 한 사안이다. 지문제에 한 사안

은 윤리와 련되고,윤리(ethics)란 일반 으로 

‘인간행동의 옳고 그름에 한 표 규범’을 말하

는 것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

을 어떤 기 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한 원리의 

체계화  거를 의미(정진환,2003)하기 때문에 

반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특히 실의 다양성

과 역동성 속에서 ‘좋음’(good)과 ‘옳음’(right)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만약 좋음

과 옳음이 병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좋음보다는 

옳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문제를 극복하기 해 요구되는 교

사의 윤리 사고는 윤리문제와 련해서 어떠한 

외도 인정하지 않고 일 성 있게 처하는 원

칙주의  윤리 사고이다.학부모로부터 받는 

지는 그것이 진심어린 성의인지 아니면 가성 

는 피해의식의 산물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그

러나 실 으로 볼 때 진심어린 성의라고 보기

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학부

모로부터는 어떠한 행태의 지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사고가 필요하다.‘스승의 날이 

직교사의 날’ 는 ‘가르치는 사람(교사)은 있어

도 스승은 없다’는 등의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

지 않도록,교사가 먼  윤리에 해 반성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김달효,2006).그 이

유는 본 연구에서 학부모들을 상으로 학교 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해 조사한 다음의 의견에

서도 잘 알 수 있다.2)

2)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선택형 질문지에 한 선택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지문제의 해결방안

에 해서는 선택형 반응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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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지를 주더라도 명

한 교사가 받지 않으면 학부모들도 지를 주지

않을 것이다.선생님께서 지를 받으시면 엄마

들이 학교에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불안함

을 가집니다.특히 지를 주지 않아 우리 아이

를 미워하실까 걱정이 됩니다(학부모 A).

-학부모의 각성은 아이를 염두 해 두므로 한계가

있습니다.한계의 가장 큰 부분은 교사의 직간

인 요구에 의해 무 집니다.“돌려주는 교사”

에게는 다시 주지 않습니다.아이로 인해 교사

앞에서 학부모는 어느 부분으로도 약자입니다(학

부모 B).

-당당하게 요구하는 선생님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를 주지 않는 학생은 부당하게 불이익

을 주는 선생님도 처벌해야 한다.학생을 가르치

는 것을 제일 요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로운 새로운 선생님을 많이 임용해야 한다

(학부모 C).

-학교의 학부모,임원 등의 모임이나 학부모회

운 원회 등을 없어야 하고 학교 소풍이나 축

제도 청소 등,학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들과 선

생님들의 자발 인 행사로 이루어 져야하겠고 학

교에 특별한일,지극히 개인 인 상담 외에는 학

교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학부모 D).

-학교 자체 으로 지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시

키고 공식화시켜서 학부모들에게 인식시키고 공

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학부모 E).양산의 어떤

등학교에선 스승의 날에는 담임선생님의 추신

메모( 지를 일체 사양한다는)를 학부모에게 계

획표에 추가하여 보냈다고 한다.학부모에게 계

획표에 추가하여 공식 인 선생님의 입장을 밝

주시면 부모들의 마음이 한결 편안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한 학부모는 지문제 해결방안에 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는데,이를 통해 학

교 지문제 해결을 해 교육청의 행정 인 처

도 좀 더 극 이고도 실 으로 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청 인터넷 사용 시 학생의 이름,학년 반이

모두 기재 됩니다.그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교육청에 지 받는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요?만약 익명으로 처리된다면 많은 불만이 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학부모 F).

그리고 지문제의 해결방안에 해 좀 더 넓

게 고려해본다면,학교 장의 교사들에게만 학부

모들로부터 지를 받지 말 것을 강요할 것이 아

니라 교사들에게 자연스러운 귀감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더욱 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를 들면, 학원에 재학 인 교사들이 담당 

교수들에게 행의 명목으로 스승의 날,설이나 

추석 등의 명 ,그리고 논문지도와 련하여 제

공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먼  배려

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

지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다른 부분에서도 모범

이 되는 훌륭한 교사들을 찾고 리 알리는 노력

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함으로써 학교

내부에서도 변화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본 논문의 한계 과 그에 따른 제

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표집에 있어서 부산지역의 등학교에 

재학 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 기 때문에 지역 으로 제한 이라는 

한계를 가졌다.연구의 성격상 표집의 지역 인 

제한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의 연구결과가 

나름의 의의와 시사 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시와 소도시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좀 

더 폭넓은 표집을 통해 지역 간의 비교를 다루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본 연구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연구수

행에 있어 등학교의 조를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  

등학교에 재학 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는 한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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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격이 부정 인 측면을 들추어내는 것이

고 한 사회 으로 민감하다는 특성상 많은 학

부모  특히 교사들을 상으로 한 공개 인 조

사(특히 설문조사)는 매우 어렵다는 실 인 이

유가 있지만,이러한 연구방법상의 어려움을 좀 

더 극복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 지문제와 련

하여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본 연구는 내외 인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교 장에서 학생들을 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수의 교원들을 모함하거나 

문제 을 과장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지문제가 비록 소수의 교사에게 한정되

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부정  효과는 

단한 것이기 때문에,학교 장에서의 지문제에 

해 생각해 으로써 우리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한 반성과 실천의 

다각 인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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