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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교육은 학생 개인의 학업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공동체역량을 키워주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공동체역량의 대표적인 하위 요소이자, 최근 교육계에서 화두로 떠

오른 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성 함양에 집중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는 

달리, 국내 교육학에서의 공정성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보이며, 공정

성 개념이 혼용되어 연구되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친사

회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개인적 기질 위주로 탐색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 초기 청소년의 공

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을 보다 세밀하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혼용되었던 공정성 개념을 교실에서 교사가 교육자원을 나눠

주는 분배정의로 구체화하였다. 최근 해외에서는 교사의 교육자원 분배

(예: 시간, 관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때 교사는 모

든 학생에게 교육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균등 분배원칙이나, 특정 대

상(성취가 뛰어난 학생,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조금 더 분배

하는 차등 분배원칙을 적용하여 교육자원을 분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다뤄져야 할 공정성 개념으로 구체화시킨 교사의 

분배정의 원칙(균등, 차등)에 따라 학생이 인식하는 공정성이 다르게 나

타나는지, 친사회적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는 기존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교실 및 학교의 환

경적인 요소에 집중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분배정의 원칙이 친사회적 행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분배정의 원칙 중 차등 분배원칙(형평, 필요)이 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개인 내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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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탐색하고, 이 변인의 차별적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특

정한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형평 차등원칙과 필

요 차등원칙은 균등 분배원칙과 비교했을 때, 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

기 위해, 자신의 노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믿는 인지적 신념

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375명을 대상으로 분배정의 원칙

이 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영향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

여자는 1) 교사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균등 분배원칙 집단, 2) 

교사가 성취가 뛰어난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형평 차등원칙 집단, 3) 교

사가 느린학습자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필요 차등원칙 집단, 4) 교사가 

신체장애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필요 차등원칙 집단 중 하나에 반별로 

할당되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각 집단에서는 해당 원칙의 만화를 보고 

그 교실의 공정성 지각에 응답하였다. 이후, 첫 번째 만화와 동일한 교

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만화를 시청하였다. 그리고 학급 친구를 얼마나 

도울 것인지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균등 분배원

칙과 비교했을 때, 차등 분배원칙이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부정적이었

다. 이는 국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교실에서 특정한 한 학생에

게 교육자원을 더 분배하는 것은 내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차등 분배원칙끼리 비교했을 

때, 필요 차등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뛰어난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교실보

다, 학업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교실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

했다. 이는 필요 차등원칙이 적용된 교실의 분위기가 더 긍정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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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형평 차등원칙을 교실에서 적용할 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같은 필요 차등원칙이지만 신체장애 학생에게 

교사가 더 분배할 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느린학습자에게 더 분

배하는 상황보다, 신체장애 학생에게 분배하는 상황에서 그 교실을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을 더 하였다. 내 몫이 줄어드는 

차등 분배 상황일지라도, 이 세상은 노력하는 것만큼 보상받는다는 신념

이 강한 학생은, 몸이 불편한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것을 편애나 차별로 

보지 않았고, 그런 교실에서 친구를 더 도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나라 학생이 학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보는 것에서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

다. 다만, 이들도 교실에서 교육 약자로서 교사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

한 학생이므로, 모든 학생이 교실 안에서 이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인식

하는 한도 내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안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항상 똑같은 양으로 나눠 가지는 것이 공정할 뿐만 아니

라,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배분될 수 있는 상황도 공

정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관

심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적절한 분배정의 원칙이 세워

진 교실에서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더 이끈다는 점에서, 교사가 

각 교실 상황에 맞는 원칙을 구성하고, 학급 구성원과 함께 그 원칙에 

대해 미리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주요어 : 분배정의 원칙, 공정성, 친사회적 행동,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학  번 : 2019-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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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는 미래 사회를 잘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참여형 인성 교육이다(교육부, 2015a; 2021). 학업적으로만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 여러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

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그중 대표적인 인성 역량으로 공동체역량이 

있다. 이는 특히 협력 및 협동, 타인에 대한 관심 등이 많이 약화된 오

늘날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역량이기도 하다(박지혜, 홍후조, 2018). 공

동체역량은 그 정의와 구성요소가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주로 공정성, 

정의감, 나눔, 배려정신, 시민의식 등이 포함된다(예: 김선영, 2020). 그러

나, 정부와 일선 학교, 그리고 교육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

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공동체역량이 증진되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사의 노력 부족 혹은 관련한 연구적 관심 부족이라기보다

는 공동체역량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

족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사소통역량이나 지식정보처리역량처럼 그 의미가 분명한 나머지 

핵심 역량과는 달리 공동체역량은 범위도 넓을뿐더러, 그 의미도 불분명

하다(이정우, 2017). 즉, 실제 교실에서 교육적인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키

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체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역량의 여러 하위요소 중, 초

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서 길러져야 하는 공동체역량의 주요 요소에 집

중하고자 하였다. 실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육되고 있을뿐더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대표 공동체역량으로 대두되는 

공정성과 친사회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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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생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자라나고 공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공정한 생활>이라는 단원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공평한 기회, 정당한 대우, 공정한 생활의 중

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천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미시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공정함을 느끼게 

하고 가르쳐주는 공적 변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시적으로

는 교육의 출발선 평등의 관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한국교육과정평

가원, 2022)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청소년 스스로도 정당한 세상과 공정한 학교에 대

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2020)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 중 10대 청소년의 반 이상(57.3%)이 청렴과 

관련한 키워드로 공정성을 꼽을 정도로 정당한 대우에 관심이 점차 커지

고 있다. 또한, 통계청(2016)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초등

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

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즉, 학업성취와 같은 조건에 따라 자신이 

받는 대우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

과는 사회 전반이나 자신이 속한 교실에서 경험했을 법한 (불)공정과 관

련한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목격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지는 공정

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불공정성은 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정

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등 정서적인 문제(Chory et al., 2014)와 공격성과 

반항심을 유발하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Horan, Chory, & Goodboy, 2010)

로 이어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가 불공정하다고 인지할 때 그 교사

의 부정적 피드백은 수용하지 않는 등(김정아 외, 2019) 학업적으로도 부

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교실 내에서 경험하는 불공정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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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학생에게 여러 부적응적인 문제를 일으켰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

라, 초기 청소년 시기 올바른 교실공정성 인식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

고 있다(예: 양난미 외, 2021). 

한편,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교실에 대해 공정하게 인식할수록 다음

과 같이 다양한 적응적인 모습을 보임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학생들은 교사가 공정하다고 느낄 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교사를 더 신뢰한다(Chory, 2007; Molinari et al., 2013). 또한, 

공정한 교실에서의 교육적 처치가 더 효과적이고(김정아 외, 2019), 학생

들의 학업적인 성취(Donat et al., 2016; Peter et al., 2012)를 더 잘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실 내 공정성 인식이 청소년

의 적응 행동 유발과 관련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신이 공정한 대

우를 받는다는 인식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Capone et al., 2018), 학교 소속감 및 학교 흥미와도 높은 

상관을 보이며(Mameli et al., 2018; Wong et al., 2022), 교내·외 활동 

참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linari & Mameli, 2018).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정당성도 교사-학생 관계를 매개로 다양한 학

교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정은교, 안도희, 2017a). 

교실에서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소수에 

불과하다. 교실과 학교에서 인식한 공정성과 관련한 여러 해외 선행연구

(예: Chory, 2007; Dalbert & Stoeber, 2005; Horan et al., 2010; Molinari 

et al., 2013)를 통해, 공정성 인식의 중요성과 연구 시 유의할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첫 번째 중요성은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나 교사의 행동으

로부터 느낀 전반적인 교실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인지·사회적인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에 두 번째 중요성은 이런 연

구를 통해 학생의 공정성 지각이 교육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Vallade et al., 2014). 따

라서 셋째, 초기 청소년 시기 학생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맥락에 관심을 두고 연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교적 어린 나이(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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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공정성 인식이 가능하다(Hazelbaker et 

al., 2018). 그리고 아동기부터 다양한 사회정의 실천에 참여할 능력을 갖

춘 것으로 보고(Lee et al., 2022; Payne et al., 2020),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교사와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공정성 인식은 더 구체화

되기 때문에(Dalbert, 1999), 이 시기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는 교실의 

여러 상호작용에서 느낄 수 있는 공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 또한 공정성 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교실과 학교에서 실제 느끼

고 지각하는 공정성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기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역시,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 사

회과 교육과정에서 친사회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평가 시에도 주요 항목

으로 포함할 정도로(교육부, 2015b), 이 시기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중요

한 공동체역량 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들은 자발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중요히 여기는데, 그 노력의 근본에는 타인을 위

한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이 중심에 있다는 점(손선

옥, 2021)에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의 주체

인 초기 청소년에게 친사회적 행동은 강제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시기부터 친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이지연, 장형심, 2017). 

친사회적 행동이란 나눠주기, 챙겨주기, 도움주기, 기부하기를 포함

하여 다른 사람, 단체, 혹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Padilla-Walker & Carlo, 2014, p. 6). 최근, 

OECD(2021)에서 발간하는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Study에서는 학생들이 서로를 챙겨주고(caring), 나눠주고

(sharing), 도전하게(daring) 함을 강조하며, 사회정서적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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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자신들의 행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회정서적 기술에는 대표적

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있다(Spinrad & Gal, 2018). 

이처럼 친사회적 행동 함양의 중요성과 교육적·사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필두

로 한 초기 청소년 시기 친사회성 함양 교육이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7; 굿네이버스, 2022). 

특히, 초기 청소년은 교실, 학교, 또래 그룹 등 다양한 사회적 체계 안에

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공동체 의식을 비롯한 친사회적 행동을 체

득한다(박신영, 전종설, 2015; Caprara et al., 2014). 또한 이 시기의 높은 

친사회적 행동은 높은 자존감, 학업적인 성취, 그리고 성공적인 대인관

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Van der Graaff et al., 2018). 

이중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첫 사회 경험이 시작됨과 동시에 개인의 행

동과 신념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Ryan & Deci, 2000). 따라서, 

이들의 친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실제 교실 맥락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초기 청소년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연구들은 

개인 내적 변인 혹은 관계 변인 등 상대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한 경향

이 있다. 주로 연구된 변인들은 공감 능력, 정서지능, 자아개념, 자기효

능감(홍솔지, 최윤경, 2017; Spinrad & Eisenberg, 2014), 그리고 학생이 

지각한 주변의 주요 타자들과의 관계(예: 부모의 양육 태도, 또래 관계, 

교사 관계) 등이 있다(김진성, 2020; van Hoorn et al., 2016; Luengo 

Kanacri et al., 2021).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이 가진 특정한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주요 타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등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만 초점을 두었다. 친사회적 행

동의 예측 요인으로서 이 변인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는 친사회적 

행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라는 점에서(이지언, 2016; Shin, 

2017), 학생의 작은 사회인 교실 맥락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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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교실 분위기나 교사와의 관계

와 친사회적 행동을 살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선행연구들이 

교실 분위기를 협력적-경쟁적인지로 구분하고, 교사와의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인지로 구분하여 각각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면(예: Choi et al., 2011; Jennings & Greenberg, 2009, 최근의 연구적

인 관심은 교실의 공정한 분위기와 교사의 공정한 대우 및 태도로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예: 이지언 외, 2014; Low & Van Ryzin, 2014, 

Obsuth et al., 2017). 그리고 공정한 교실의 분위기, 혹은 교사의 공정한 

태도가 교실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여러 

국내·외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박주형, 정성수, 2012; 송경희, 이승

연 2018; Lenzi et al., 2014; Petrie, 2014). 특히 초등학생의 사회적인 문

제는 학교, 혹은 교실 내에서 다뤄져야 하고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권지

웅, 박종효, 2021; 손강숙, 이규미, 2015)을 고려했을 때, 기질적인 접근 

혹은 관계에 따른 영향력 확인보다, 실제 교실 맥락에서 친사회적 행동

에 익숙해지고, 학생들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실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교실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공정한 교실에서의 공정성 개념은 연구마다 

매우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교육 영역에서 공정, 

정의, 평등 등의 개념이 혼용되어 연구되어 왔다는 지적과 함께(Jurado 

de los Santos et al., 2020), 개념 이해에 대한 혼란을 가중한다는 문제점

이 제기되었다(김병욱, 이현진, 2018). 교실 내 공정성을 다루기 시작한 

초기 연구(예: Chory-Assad, 2002)에서는 교육 결과(평가 점수, 출결 점수 

등)에 대한 기준의 공정성과 모든 학생에게 좋은 결과가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공정성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학교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요

인 중 훈육 구조(disciplinary structure)를 공정성으로 보기도 하였다(예: 

송경희, 이승연, 2018). 반면, 개인의 기질로서 공정성을 접근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임승철과 박주희(2020)는 공정성 개념과 세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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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지각을 묻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

고, 홍솔지와 최윤경(2017)은 성격적 강점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 공정한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공정성이라 지칭하였다. 공정성 개념은 추상적이

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변인으로 이를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성의 개념은 자신이 놓인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Tierney, 2014), 연구 대상이 속한 환경 안에서 지각한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더 질적으로 의미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의 공정

성 인식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 그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인

식한 공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실제 초등학교 교실 맥락이 반영된 

공정성의 개념 및 정의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다뤄져야 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일까? Chory-Assad(2002)는 조직 분야에서의 공정성 개념을 교실정

의(classroom justice)로 가져오면서, 이를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정의(procedural justice), 상호작용정의(interactional justice)로 구분하

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정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공정성 중 분배정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예: 김정아 외, 

2019; Berti et al., 2010). 교실정의 관점에서 분배정의가 배제된 이유는 

주로 학생들이 받는 성적이 얼마나 잘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성적 분배

에 대한 학생들의 공정성 인식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

학교 시기 성적 산출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성적 산출이 드물다는 점에서, 교실정의를 

언급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대부분은 하나의 교실에서 교사 1명과 

20여 명의 학생이 하루의 일과를 함께 보낸다는 점, 그리고 교사가 학생

들에게 다양한 교육자원(시간, 노력, 칭찬, 관심, 돌봄 등)을 분배한다는 

점(Kazemi, 2016)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분배정의를 단순

히 성적분배에 대한 공정성으로 보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특히 교육자

원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의 산물이자(Brighouse et al., 2018), 학생들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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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기회(Rubie-Davies, 2015)이기 때문에, 최근 교사의 공정한 교육자원 

분배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분배정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교육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Cropanzano & Molina, 2015), 

개별화된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의 개념으로 개별 학생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자원 조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Frerejean et al., 2021; 

Van Vijfeijken et al., 2021), 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국외 연구에서는 이미 교육자원을 분배하는 정의 원칙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예: Mijs, 2016; Resh & Sabbagh, 2016),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

임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막중한 역할을 고려해볼 때(고현국, 권동택, 

2020), 이러한 맥락이 반영된 공정성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공정성은 교사가 교육자원을 분배할 때 적용하는 원칙에 따른 분배

정의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보고자 한다. 

분배정의로 자원을 분배할 때는 균등 분배원칙(the principle of 

equality), 형평 차등원칙(the principle of equity), 필요 차등원칙(the 

principle of need) 등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Deutsch, 1985). 균등 분

배원칙은 학생들의 능력, 노력, 기여, 산출물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양을 

분배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한다(Cropanzano & Molina, 2015). 따라서 조직구성원 간의 조화와 

화합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원칙이다(박효민, 김석호, 2015). 형평 차등원

칙은 학생들의 상대적인 장점(능력, 기여, 산출물)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교실 장면에서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에게 좀 더 분배

하는 것을 의미한다(Mijs, 2016). 특히,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동질집단 그룹핑 구조나 경쟁 상황에서 

활용되는 원칙이다(Tyler, 2015). 필요 차등원칙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더 

분배할 것인가의 의미를 가진다(Wright & Boese, 2015). 이때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더 많은 자원을 받아야 비로소 동등한 시작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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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게 되고 기회에 있어 평등함을 가지는 학생으로 표현을 한다

(Kellough, 2005; Resh & Sabbagh, 2016). 이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접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연, 2019) 중 아래 두 대상으로 구체화하였다. 첫 번째로

는, 일반 인구의 약 12~14%로 추정되고, 특히 초등학교 교실에서 급속도

로 그 인구가 늘고 있어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느린학

습자이다(김동일 외, 2022a). 이들은 학습에 있어 인지적, 학업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보인다(박현숙, 최현기, 

2014). 두 번째로는,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학생이다. 이들은 가장 외현

적으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학습자이기도 하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학습자의 장애 중 하나이자(Bowe, 2000),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 놓여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하는 데에

는 무리가 없지만, 시력의 결손으로 교육적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적절

한 교육지원의 제공이 필요한 저시력학생(차향미 외, 2013)으로 표현하였

다. 

분배정의의 세 가지 원칙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이 원칙들을 토대

로 한 분배정의가 언제, 어떻게 공정함으로 지각되는지, 그 인식이 다른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Horan & Myers, 2009; 

Milner IV & Tenore, 2010; Rasegh et al., 2022; Van Vijfeijken et al., 

2021), 학생의 인식 조사(Berti et al., 2010), 세 가지 원칙이 담긴 교육 

내용 분석(Paul, 2019), 그리고 학생들이 인식한 세 가지 원칙과 학업 성

취 및 동기와의 관계(Molinari et al., 2013)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분배정

의의 세 가지 원칙 중 어떤 원칙이 더 나은가를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 

몇몇 학자들은(예: 박효민, 김석호, 2015)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기준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들이 각각의 분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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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된 교실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원칙이 

적용된 교실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한다. 

분배정의의 원칙 중 균등 분배원칙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원칙은 자

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산업·조직심리학에서는 개인별 차등

적인 분배(예: 임금, 보상 등)는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 분위기

가 악화함에 따라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됨을 확인하였다(박우성 외, 

2000). 특히, 형평 차등원칙에 따른 차등 분배는 조직 내 구성원끼리 지

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협력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김선순, 

2013). 능력에 의한 공정성 결여는 개인이 미래에 느낄 불확실성과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는 자기방어 본능만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정석환, 2012).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원이 불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

로 나타났다(Kirkland, 2021b). 

또한, 학생들은 차등 분배원칙보다 균등 분배원칙을 더 이상적이라

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한 이탈리아의 한 선행연구(Berti et al., 2010)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처럼,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양으

로 분배되는 사회가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이나 사회

에서 자원은 항상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Ehrhardt-Madapathi et al., 

2018), 차등 분배는 분배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선택일 수 있다. 물론 교실에서 주요 자원 분배자인 교사는 학생 모두에

게 최대한 동등한 양과 시간을 배분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교사를 대

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Van Vijfeijken et al., 2021), 교사 한 명이 다

수의 학생을 대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업 시간 안에 모든 학생에게 똑같

은 시간을 내어 똑같은 양의 피드백을 주거나 돌봐주는 것은 실제로 매

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는 종종 학생이 보여준 높은 

성과나 역량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자원을 

분배하기도 한다(Mijs, 2016). 교육이라는 것은 재능이 모두 다른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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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알맞은 교육자원을 얻고자 학습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Brighouse et al., 2018), 학업 능력 수준에 따른 차등 분배(형평 차등원

칙)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실에서 특정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에게 때에 따라 더 챙겨줄 수 있다. 즉 필요 차등원칙에 의해 교육

자원이 분배되었을 때,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비해 나머지 학

생은 비교적 적은 양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교사의 

돌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차등원칙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가장 적절하다(Deutsch, 1985; Ehrhardt et al., 2016).

이처럼 실제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덜 받을 수 있는 차등 분

배원칙 상황에 대해 단순히 개인적 손해로만 인식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편협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분배정의 원칙을 가지고 자유와 재

화를 분배했느냐에 따라, 사회구성원 간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각 원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은 그 사회의 주요 문화

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권희경 외, 2021). 특히, 초기 청소년 시기에 

자리 잡게 되는 분배정의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의 세

계관과 사회적인 행동을 형성하고, 학교가 특히 이러한 학생들의 사회적 

발달을 증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Ehrhardt-Madapathi et al.,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 청소년 시기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차등 

분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교실의 차등 분배원칙이 학

생의 친사회적 행동 측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특정 대상에게 교사의 시간이나 관심을 더 두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도록 또 다른 변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즉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내 몫이 줄어들 수 있는 교실 상황에서 이것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손해가 아니라, 때에 따라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작은 배려가 더

불어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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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분배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다(Donat et al., 2016). 조남

신과 김승철(2002)은 차등 분배가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차등 분배에 대한 적정성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차등 분배를 경험했더라도 그 분배가 특정인을 향한 특혜가 아

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더 분배되는 상황을 정당했고 적절했다고 인식할

수록, 공정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절성 인식은 공정성

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Dalbert, 200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속한 환경이 정당하고, 자신의 노

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믿는 인지적 신념이다(차란희, 노안

영, 2020). 이 믿음은 특정 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구

조(cognitive schemata)를 형성시킨다(Cantor, 1990). 어떤 상황을 지각하

고 해석할 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이 인지적 구조

가 더 활발히 작동함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Taylor & Brown, 1988). 예를 들어, 이 믿음이 높은 사람은 불공정한 경

험에 대해 위협보다는 도전으로 평가하여 개인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Dalbert, 1999; Furnham, 2003). 특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들은 교사에게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더 

믿으며,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았다

(Correia & Dalbert, 2007). 더불어, 이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느끼게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타인

을 신뢰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김은하, 김수용, 2017; Dalbert, 

2001). 이러한 점을 토대로 차등 분배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완화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차등 원칙 중에서도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의 완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성취가 뛰어난 학생에게 

교사가 교육자원을 더 분배하는 형평 차등원칙의 상황이 교실공정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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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완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필요 차등원칙 상황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그 상황

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기본적인 개념은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

들만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Furnham, 2003). 이는 바꿔 말하면, 느린학습

자와 신체장애 학생처럼 자신이 불행을 겪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도 불행을 겪게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면, 이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 높은 사람은 그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Lambert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가 어떠한 분배정의 원칙을 가지고 

교육자원(정서적인 돌봄, 학업적 피드백, 교실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분

배하는지에 따라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실공정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정

도가 달라지는지, 또 이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조절하는지를 확

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학 내에

서 교실정의 개념은 공정성 개념이 특정한 맥락 없이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혼란을 일으켰다. 또한, 교실에서 학생이 지각한 공정성을 확

인하는 중요한 지표는 실제 교실정의가 표현되는 것과 학생들이 실질적

으로 경험하는 공정성의 간극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 Tornblom & Vermunt, 2007). 이는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지각한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 개념을 특정 맥락 안에서 구체화하여 연구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사가 교육자원을 분배하

는 맥락에서의 정의인 분배정의로 공정성 개념을 구체화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실정의와 공정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학업적인 변인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점도 있다. 교실정의의 형태에 따라 학생 

개인의 학업적 역량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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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리적이라고 제시된 교실정의에 대해 학생들이 실제로 공정하다고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실정의

가 발현된 교실에서 학생의 행동적인 측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의 분배정의가 발

현된 교실에서 학생들은 해당 교실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어떻게 하는

지, 그런 교실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했다는 의

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배정의의 세 가지 원칙을 네 개의 원

칙(집단)으로 확장하여, 이에 따른 교실 내 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때 특정 대

상에게 조금 더 분배하는 차등 분배원칙(형평, 필요)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함께 살

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맥락에서 각 분배정의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함을 통해, 교실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차등 분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높여주는 학생 개인 내적의 힘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

히, 학교에서의 공정성 경험은 초기 청소년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

요한 요소이다(차란희, 노안영, 2020). 물론,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에게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불공정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

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들의 사회이자, 다른 학생들과 오랜 시

간을 보내는 교실 내에서, 교육자원의 주요 분배자인 교사가 주요 교육

자원(시간, 보살핌)을 분배할 때, 정의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

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

사의 교육자원 분배에 대한 정의 원칙을 학생들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지, 또한 교사의 분배정의 원칙이 학생의 친사회적인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더불어, 교사가 행하는 분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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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인해 학생이 불공정함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 친구를 덜 돕는 

등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떠한 개인 내적인 힘을 키워서 이러한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들에게 공정한 세상이 단순히 같은 양으로 나눠가지는 상황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나눠 가지는 몫이 

달라질 때에도 공정할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줄 수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사의 분배정의 원칙이 학생의 교실공정성 인식

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는 점에서, 교사 교육 관점에

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자원을 분배할 때 어떠한 정

의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교사의 독단적

인 분배정의 원칙이 아니라 학생들과 상의하고 동의된 분배정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교사 대상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는 교사의 분배정의 원칙과 학생의 공정성 인식, 친사회적 

행동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초기 청소년 시기부터 공정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주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고, 

공정한 사회를 누리는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하는 데

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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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분배정의의 세 가지 원칙이 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조건은 균등 분배원칙, 형평 차등원칙, 필요 

차등원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필요 차등원칙은 대상(느린학습자, 신체

장애)에 따라 두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분하여 총 네 개의 분배정의 집

단을 구성하였다. 각 분배정의 원칙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은 후, 교실공

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때 분배정의 원칙의 세부적인 효과는 균등 분배원칙과 차등 분배

원칙, 형평 차등원칙과 필요 차등원칙, 필요 차등원칙에 대상에 따라 세

분화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학생 개인이 가지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

음 수준에 따라 분배정의 원칙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분배정의 원칙이 초등학생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1-1. 균등 분배원칙과 비교했을 때, 차등 분배원칙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가?

연구문제 1-2. 형평 차등원칙과 비교했을 때, 필요 차등원칙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1-3. 필요(느린학습자) 원칙과 비교했을 때, 필요(신체장애) 

원칙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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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분배정의 원칙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1. 균등 분배원칙과 비교했을 때, 차등 분배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가?

연구문제 2-2. 형평 차등원칙과 비교했을 때, 필요 차등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3. 필요(느린학습자) 원칙과 비교했을 때, 필요(신체장애) 

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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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정의  

가. 공정성 인식

본 연구에서의 공정성은 교육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Chory-Assad & Paulsel, 2004)을 뜻하며, 교실공정성이

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교육자원

을 분배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공정성 인식으로 표현하였다.

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수행되는 이타

적인 도움행동, 공유행동, 협력행동을 포함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된

다(Eisenberg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다리가 다친 친구를 대신해서 

복도 청소를 해야하는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다. 분배정의 및 원칙

분배정의는 자원을 분배한 결과가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의미한다

(Deutsch, 1975).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자원 분배

에 대한 정의(Frerejean et al., 2021; Tomlinson, 2014)로 한정하였다. 각 

분배정의 원칙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균등 분배원칙

 균등 분배원칙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회를 가지

고,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 없이 똑같은 양의 자원을 받는 원칙이다

(Cropanzano & Molina,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교육자원을 모

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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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평 차등원칙

 형평 차등원칙은 차등적인 분배원칙에 해당하며, 사람들의 기여, 능

력, 결과, 노력 등의 상대적인 장점(merit)에 비례하여 자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Wright & Boese, 2015).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 상황에서의 

형평 차등원칙을 학생이 보여준 능력(abilities), 성취(achievements), 역량

(capacity)으로 본다는 선행연구(Mijs, 2016; Van Vijfeijken et al., 2021)에 

따라 교사가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생에게 교육자원을 더 분배하는 내용

으로 구성하였다.

 3) 필요 차등원칙

 필요 차등원칙도 차등적인 분배원칙에 해당하며, 개인의 필요에 따

라 다르게 분배함을 뜻한다. 주로 사회 복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사람, 집단)에게 추가적인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Wright & 

Boese, 2015). 본 연구에서는 필요 차등원칙을 두 개의 다른 대상으로 세

분화하였다. 학업에 큰 어려움을 보여 위축되어 있는 느린학습자와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학습자에게 교사가 교육자원을 더 분배하는 상황으

로 하였다.

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Just World)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믿는 개인적 신념으로(Lerner, 1977), 사람들은 각

자 노력한 만큼 보상과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한다(Dalbert, 

1997). 이는 다시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으로 나뉜다. 개인적 믿음은 

자신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개념이고, 일반적 믿음은 

모든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개념이다. 본 연

구에서는 개인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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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분배정의의 세부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에 따라 교실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다. 특히 분배정의 원칙을 균등 분배원칙, 형평 차등원칙, 필요 차등원

칙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교사의 분배정의 원칙에 대한 교실공정성 인식

과 친사회적 행동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요 변

인인 공정성, 친사회적 행동, 분배정의 원칙,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였다.

우선 사회심리학이나 산업·조직심리학에서 자주 다뤄지던 공정성이

라는 개념을 교육 현장 안에서 다루면서 달라지는 의미와 맥락에 대해 

정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지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러 자료(설문조사 및 신문 기사)에 대해서도 개관하였으며, 공정성과 

혼용되는 용어와 구별하여 개념 정리를 하였다. 이어서 교실 장면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실공정성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였다. 

특히 이런 교실공정성의 인식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적, 학업적인 영역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초기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대표적인 공동체역량으로 친사

회적 행동에 주목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함양의 중요성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여러 변인에 대해 확인하였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

와 공정한 교실 분위기가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

리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혼용되어 온 공정성 개념을 Deutsch(1975)가 정

리한 분배정의 원칙(균등, 형평, 필요)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때 분배정의 

원칙을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교육자원에 대한 분배정의 원칙(Van 

Vijfeijken et al., 2021)으로 초점을 두고 관련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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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하여 교실 장면에 적합한 분배정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가지는 분배정의 원칙과 교실공정성 인식,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분배정의 원칙과 교실공정

성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역할하는지를 확인하

고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

인하고자 하는 차등 분배원칙(형평, 필요)이 교실공정성과 친사회적 행동

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있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어

떤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낼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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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성 인식 

가. 공정성의 정의

현재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대

한 공정성 인식에 대해 응답자의 반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로 응답하

였다(국가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20). 최근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로 

우리 사회 전반에는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기성세대와 비교해, 청년세대에서의 불공정 인식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불공정 인식은 또한 우울감이

나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짐이 확인되었다(김은하, 김수용, 

2017). 

더불어, 교육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와 교

실 안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공정한 절차와 올바른 공정성 개념 정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에서는 교육의 출발

선 평등을 주장하며, 학교가 공적 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또한, 최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에서, 미래 교육 설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교육의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서혜정, 2021). 이러한 결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민, 2019)에 따르면, 

학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거나 공정한 경험을 

함에 따라 절차나 상호작용에 있어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게 되고, 이는 

높은 시민성 인식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인식하

는 공정한 세상 자체가 이들에게는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이런 인식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확대되어 시민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aurin, Fitzsimons, & Kay, 2011; Lerner, 1980).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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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나는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이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옳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공정성 지각

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

바름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주로 fairness로 쓰인다(곽영신, 류웅재, 

2021). 공정은 정의(justice), 형평성(equity)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연구되

어 왔다(이지민, 2019). 또한, 최근 들어 한국 교육학에서 평등, 정의, 균

등, 공정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사용됐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기도 했다(예: 김병욱, 이현진, 2018). 그러나 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공

정 혹은 불공정에 대한 개인이나 조직의 반응와 행동을 사회심리학적 측

면으로 접근하는 개념으로써, 가장 많이 혼동되는 정의(규범적이며 객관

적인 의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최복수, 이상경, 2008). 또한, 공정

성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 내

에서 다른 지위의 구성원들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본다(곽영신, 류웅

재, 2021). 즉, 실천적인 맥락에서 규정되는 공정성 개념은 다양하고, 사

회적 맥락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직관적으로(선험적으로) 지각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이혜정, 2019).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성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긍정 정서 및 협력 유발, 집단의 

안녕감 및 지속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박효민, 김석

호, 2015).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과업을 위해 노력, 시간, 자원 

등을 투입하고 이에 따른 결과(평가)를 받는다. 이때 이 과정에서 개인에

게 주어지는 자원이 동등하게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산출되는 모

든 과정이 공정하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하게 된다(Turner, 2007). 

이처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정성 지각은 그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집단에 대한 관심(애착)으로 이어지고, 집단 내에

서 헌신하려는 태도와 협력 등 해당 집단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Tyl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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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교실로 가져온다면, 한 교실에서 학생 개개인

은 자신의 과업인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 노력, 역량 등을 

투입한다. 그리고 주요 평가자인 교사가 자신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공정하였는지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 앞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밝힌 

공정성 지각과 그룹 내 협력 간의 긍정적인 관계(Tyler, 2010)와 같이, 학

생들이 자신의 교실을 공정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학급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와 학급을 위한 여러 긍정적 행동(예: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급 내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교

실이라는 집단에서의 공정성을 그 구성원인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

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관점에서(Baker et al., 2009) 교육에

서의 공정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말하는 교육에서의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김병욱과 이현진(2018)은 교육 기회, 

교육적 조건과 과정, 결과, 그리고 교육적 자원에서의 공정함을 언급하

였다. 첫째, 교육 기회의 공정은 말 그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무

관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기

회 부여는 공정한 사회의 최소 조건이기도 하며(이혜정, 2019), 학생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공정한 규칙과 절차이므로

(Sachs, 2012)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둘째, 교육적 조건

과 과정(過程)에서의 공정은 교육의 시작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어떠한 의사결

정을 내리거나,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지

켜야 할 학생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Lynch, 2000). 셋째, 결

과의 공정은 교육의 종착점에서 학생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과 성과(경

제적, 물질적 재화)의 균등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결과의 공정은 정

확히 어떠한 결과를 어떻게 평등하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

다는 이슈가 있다(Phillips, 2004). 마지막으로, 교육적 자원의 공정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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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교육받고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자원 혹은 교육재

(educational goods)의 분배를 의미한다. 이때 자원의 분배에 있어, 학교

급 및 학교 간의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교사 개개인의 효과성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의 공정

성 중에서도 이 교육적 자원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교실 내 공정성 지각

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학생들에게 공정함을 가르치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의 핵

심이자,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김달효, 

2014). 또한, 청소년 시기 학생들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학교, 가정, 사

회,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형성된다(이지민, 2019).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학업

적인 결과, 교사와의 관계, 자신의 역할(교실 내 지위) 등에 따라 공정성 

지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실처럼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환경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특

히 학생들의 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정은교, 안도희, 

2017a; Clemente, 2018; Dalbert,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들이 교실 내에서 느낄 수 있는 공정성을 교사가 교육적 자

원 분배를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나. 교실공정성 인식의 영향력

Dalbert와 Stoeber(2006)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각한 공정성

은 그들이 개별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한 교사의 행동에서부터 느끼는 

것이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특수적인 관계가 형성된 교실이라는 곳에서 

학생이 느끼는 공정성은 집단 가치 이론(Group Value Theory; Lind & 

Tyler, 1988)에서 주장하는 교실공정성 인식과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관

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원리는 집단 정체성이 그 집

단 구성원의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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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매우 중요시 생각한다(Tyler, 

1989). 따라서, 집단 가치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받는 공정한 대우가 그 학생이 그 교실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사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실공정성 인식은 학생들이 학급 공동체의 존경받는 일

원이 되고 사회적으로 포함됨을 느끼게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집단 가치 이론을 통해, 공정한 교실은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과 긍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져 왔다(예: Donat et al., 2014). 더 나아

가, 교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학급 규칙과 규범을 받아들이고 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

한 수용은 학교 밖 기관(법, 경찰, 사법부)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Gouveia-Pereira et al. 2003; Sanches et al., 2012). 즉, 교사의 사소

한 행동일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에게는 교실, 학교, 더 나아가서

는 사회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교실에 대해 공정함

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그러한 규칙과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으

며 학교에서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Emler & Reicher, 1987).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가치 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이 교

사의 어떠한 행동으로부터 느끼는 교실공정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학생에게 교실은 하나의 작은 사회이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끊임없

는 자원과 결과(성적, 상, 벌 등)를 준다. 이러한 교실이 내포하는 의미는 

학생에게 있어 공정성 지각, 학교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학교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교실공정성은 교육

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성 지각

(Chory-Assad & Paulsel, 2004)을 뜻한다. 학생들의 교실공정성 지각은 

실제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정성 지각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

(Resh & Sabbagh, 2014). 

Hazelbaker와 동료들(2018)은 5~8세의 아동부터 학교에서 적절한 과

제를 제시받을 때, 사회 계층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평가할 줄 알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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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기반 추론(equity-based reasoning)을 바탕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시기 아동들은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사회정의 실천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도 한다(Lee et al., 

2022; Payne et al., 2020).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신체·정서적 발달 측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정에서의 부모

에 대한 정당성 경험이 공정성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Kamble & Dalbert, 2012). 사회 및 가정뿐만 아니라, Debnam과 동

료들(2014)은 청소년기 지각하는 교실공정성은 학교와의 연결됨을 더 느

끼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긍정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로 이어

졌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빠르게는 아동기에서부터 자신이 속

한 사회와 교실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학생의 사회인 교실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

는 그들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Resh(2009)는 교실에서의 

공정성을 느끼고 지각하는 경험 자체가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중요

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교실공정성 경험은 학생들의 세계관과 그들

의 생각 속에서 구성하는 사회적 지도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중요성은 학교에서의 공정성 지각을 하나의 숨겨진 교육과정으로

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Dreeben, 1968). 특히 교사의 행동

은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느끼는 공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onat et al., 2014; Peter et al., 2013). 그러나 이때 단순히 

교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보다도, 학생들이 교사의 특정 

행동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학생들의 공

정성 지각이 청소년기 인지적·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왔다(Molinari et al., 2013). 

이스라엘 중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Resh & Sabbagh, 

2014)에서는, 교사와의 공정한 관계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믿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분배공정성과 관련한 

교실 내 경험들이 정부, 경찰, 군, 법원, 교육체계 등 국가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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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이때 분배정의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와

의 상호작용 자원(예: 칭찬, 관심, 도움)과 교사로부터 받는 존중을 의미

한다. 즉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교실공정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전반

적인 국가 제도에 대한 믿음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

년기 교실공정성 인식은 가정이나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이렇게 학교 교육 테두리 안에서 공정성을 경험하고 지각함으로

써, 학생들에게 민주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소속감과는 반대로, 교실공정성의 인식과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있다. Donat과 동료들(2014)은, 교사가 학생 개

인에게 보이는 행동에 대한 개인적이면서 주관적으로 경험으로 정의

(Dalbert & Stoeber, 2006)되는 교사 정의(teacher justice)의 관점에서 연

구하였다. 교사 정의는 소속감과 규칙 및 규범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므로,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잘못된 행동(예: 시험 시 답안 베끼기)

과 비행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과 인도 고등학생들이 교사 정의를 높게 지각할수록 이 두 가지의 부정

적인 행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교사 정의

가 학생들의 사회적 포용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논의

하였다. 즉, 교사 정의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생 자신도 공정한 

행동을 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에 대한 공정성이 자신이 속

한 교실에 대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Jiang et al., 2018). 

중국의 중학생 1,73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

부터 공정하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지각이 높고, 다른 학생들도 동일하게 

교사로부터 공정한 대우받는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교사-학생 관계

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교실에 대한 가치(교실에 대한 자

부심)와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학생들의 첫 

사회화 공간인 교실에서, 학생들은 여러 권한을 가진 지휘권자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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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규칙, 집단 규범 등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때 지휘권

자인 교사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준다고 느끼면, 학생들의 교실(사

회)에 대한 정당성과 소속감에도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중국의 교사 중심의 교실 환경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주

장한다. 교사의 행동이 그 교실의 분위기를 형성하므로, 중국의 교실처

럼 교사가 교실 내 모든 결정권자이고,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진 곳에서

는, 특히나 교사의 (불)공정한 태도가 학생의 사회적인 영역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비슷한 문화권인 우리나라 교실에서의 교실공정성 지각은 다음의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아와 동료들(2019)은 교실 정의라는 개념을 사

용하여 국내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실 정의 유형과 부정적 피드

백 수용의 관계를 살폈다. 이때 교실 정의 유형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특

성들(교사-학생 관계가 학습에 미치는 중요성, 결과적인 평가보다 과정

적인 평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관계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만 나누

어 연구하였다. 교실 정의 유형과 공정성 조건(공정 vs 불공정)을 함께 

고려하여, 부정적 피드백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가 관계적 정의 상황에서 공정함을 보여줄 때(예: 인사를 잘 하자는 

교칙을 교사와 학생 모두 지키는 상황), 학생들은 교사가 준 피드백이 

부정적일지라도 이를 더 높게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적 

정의나 절차적 정의 상황에서 교사가 불공정한 태도를 보인 경우, 부정

적 피드백 수용의 차이가 없었다. 즉 교사의 불공정한 태도는, 교실 정

의 유형과 관계없이, 부정적 피드백을 낮게 수용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이 자신의 학업 발전에 중요한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 피드백의 

내용적 측면(긍정적, 부정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제공자인 교

사와 수용자인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정성 지각

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초등학교 교실의 공정한 분위기가 개인의 도덕 추론과 방어행

동의 관계를 조절한 연구도 있다. 송경희와 이승연(2018)은 학급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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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는 요인인 구조와 지지 중 공정성으로 대표되는 훈육 구조

(disciplinary structure)를 가지고 학급의 공정한 분위기를 측정하였다. 

4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도덕 추론 중 개인

적 영역(친구를 도와야만 하는 이유: 내가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 개인의 선호이기 때문 등)이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급의 공정한 분위기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개인적 영

역에 근거하여 도움행동을 판단하는 경우, 교실의 분위기가 공정하다고 

인지할수록 방어 행동을 더 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도덕 추론을 개인적 

영역에 두고, 교실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한 학생들의 방어 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이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보고 그를 도와야겠다는 판단을 내 선택이나 선호에 둘 때, 학급의 공정

한 분위기가 꼭 뒷받침되어야 함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공정한 분위기

가 확보되지 않은 교실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선택이나 선호에 따라 방어 

행동을 한다는 것이 효과도 없고, 가치 있지도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방어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교실의 규칙이 공정하고(fair), 일관되게 적용

되고, 엄격할수록 놀림이나 괴롭힘 등 가해행동 뿐만 아니라 피해 행동

도 감소시킴을 확인한 Cornell과 동료들(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교실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학생의 다양한 학업적·정의적인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실이라는 상황적 맥락은 

단순히 여러 학생(개인)이 보이는 특성의 합이 아니라, 한 학급을 구성하

는 여러 학생과 교사 간 시너지를 통해 개별 학급 고유의 특성을 만든다

(송경희, 이승연, 2018). 따라서 교실 내 공정한 분위기, 혹은 공정성 인

식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필요하다. 더 중요히 다뤄져야 할 점은, 교육

의 주안점은 더 이상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떠

한 교육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학업적·정의적인 잠재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실에서 초

기 청소년들의 교실공정성 지각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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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사회적 행동  

가. 청소년기 친사회성

교실공정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부(2015a)에서 구성한 공동체역량

의 주요 하위요소 중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친사회성이다. 일반

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

을 뜻한다(Eisenberg et al., 2015). 청소년 시기의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수행되는 이타적인 도움행동, 공유행동, 협력

행동을 포함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Eisenberg et al., 2006, p. 

646). 이 특정 시기의 친사회성 함양은 청소년기 긍정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지표이자(Damon, 2004; Lam, 2012), 이 시기 학생

들의 학교적응과 심리적 안정의 주요한 예측 요인이며 동시에 성과임이 

확인되어 왔다(Tian, 2008). 

청소년 시기는 종종 친사회성 발달의 중심기라고 불린다(Eisenberg, 

Spinrad, & Valiente, 2016).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

를 경험하는데, 이때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사회문화 발달

(sociocultural development)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이다(Blakemore & 

Mills, 2014). 그러나 청소년들의 이러한 높아진 민감성은 오히려 사회적 

행동이 복잡해지는 이 시기에(Lerner & Steinberg, 2004) 친사회적 행동

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Espelage, Holt, & Henkel, 2003). 

동시에, 청소년기는 친사회적 행동이 더 고양되어야 하는 시기로 보

기도 한다. 이 시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점수용 능력(perspective 

taking)을 기르는데 필수적이며(Van der Graaff et al., 2014), 도덕적 추

리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Malti et al., 2014), 친사회적으로 사고

하게 하는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arlo et al., 

2011). 이를 종합하면, 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적 도움을 통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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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친사회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길러줘야 한다.

여러 연구를 통해 청소년 시기에 친사회적으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친사회적 행동 자체는 종종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언급된다(권지웅, 

박종효, 2021; Carlo et al., 2014). 특히,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예: 하영희, 2004; Card et 

al., 2008). 구체적으로는 약물 남용을 하거나(Carlo, Mestre, et al., 2011), 

집단 일탈 행동을 포함한 심각한 비행을 하거나(Padilla-Walker et al., 

2015), 왕따 등의 학교 폭력을 행하는(Wang et al., 2015) 고위험 청소년

들의 문제행동을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도 친사회적 행동이 연구되어 왔

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종단적으로도 확인이 되었다. Padilla-Walker와 

동료들(2015)은 친사회적이었던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공격적인 행

동을 덜 한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청소년기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역량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Eisenberg et al., 2016).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와 가족과

의 사회적 관계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 동안 친사회성의 발달은 

또래 애착과 수용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하는 데에 필

수적이다(Dirks, Dunfield, & Recchia, 2018). 더욱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더 넓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

년 시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시민적 지식(civic knowledge)과 

시민으로서의 효능감(civic efficacy)을 포함한 긍정적인 시민 참여를 보

여주었다(곽민정, 2010; Schmidt, Shumow, & Kackar, 2007). 더불어, 청소

년기 친사회적 행동은 학생들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

회에 대한 그들의 책무감을 증가시키며, 미래 사회에 기여할 점에 대해 

고민을 하는 기회로서 역할을 한다(김위정, 2012; 신지은 외, 2013; Yates 

& Youniss, 1998).

사회·정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학업과 관련한 수행 및 성취 또한 

친사회적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높게 관찰되었다(김옥주, 안찬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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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1995). 이는 외국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Wentzel(1993)

은 중학생들의 친사회성이 교사의 학생 선호뿐만 아니라 교과 점수

(GPA)나 표준화된 시험 점수에도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

다. Caprara와 동료들(2000)도 종단 연구를 통해 학업적인 성취를 위한 

예측 변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이 

행한 친사회적인 행동은 5년 후, 학업 성취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역으로, 사회·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학업적인 

성취를 보인 청소년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더 참여할 수 있다는 점(Fabes 

et al., 1999)에서 이 시기의 친사회성 함양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

시 교육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친사회적 행동은 청소년기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 시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 학교 적

응 능력 등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기로서(이영주, 김덕진, 2021), 친사회성 함양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다. 

친사회적 행동의 기본적인 개념이 남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학생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더 긍정적인 행동으

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나.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더 참여하는 것인가? 우선 

대표적으로, 학생 개인 변인으로는 공감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

다. 공감 능력(empathy)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구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인 변인 중 하나이며,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다(손선옥, 2021; 

Eisenberg & Fabes, 1990, Spinrad & Eisenberg, 2014). 공감은 타인의 감

정을 이해하고 그 정서 상태에 반응하여 상상해보기 위한 전체적인 인지

적, 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박성희, 2004; Batson & Ahamd, 2009).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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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친사회성 발달 경로에서 학교 변인, 가족 및 또래와의 관계 변

인 등이 공감 능력과 같은 학생 심리 내적 특성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

으로 이어짐이 보고되었다(Carlo & de Guzman, 2009; Knight et al., 

2015). 공감 능력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며 특히 청소

년시기 중요시 되는 사회적 기술이므로(박동화, 2012), 사회적인 관계로

부터 유발되는 긍정, 부정적인 결과는 공감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Marini 

et al. 2006). 공감은 특히 초등학생 이상으로 갈수록 친사회적 행동과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예: 정은진, 홍혜영, 2014; Hoffman, 

2011).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인지 과정, 동기 부여, 학업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인지적, 학업적 영향력만이 아

니라, 대략 10년 전부터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 심리사회적 기능, 친사

회적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예: 홍솔지, 최윤경, 

2017; Caprara, Alessandri, & Eisenberg, 2012; Lee, 2016). 개인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친사회성 변동성의 상당한 부분을 설

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Alessandri et al., 2009; Cparara et al., 2010).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해 개인 자신이 인식된 믿음으로 정의되며, 종종 사람

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하기도 한다(Bandura 

et al., 1996). 최근에는 자기효능감도 학업적, 사회적, 공감적 자기효능감

으로 세분화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추세이다(강한아, 김아영, 2013; 

Lee, 2016; Eklund et al., 2012). 국내에서는 특히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를 확

인하였다(이승연, 2014; 홍솔지, 최윤경, 2017). 이 연구들은 특히 옆에 친

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적절한 사회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도움행동

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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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해 다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다. 몇몇 연구자들(예: 

손선옥, 2021; Eisenberg & Spinrad, 2014)은 이를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

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 시기 다

면적 친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영향력, 특히 또래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탐색 및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은 

학교이다. 학교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과 친사회성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이지언, 2016; Shin, 2017). 그러나 이때 말하는 학교 영향요

인은 또래 관계(Choukas-Bradley et al., 2015)와 교사와의 관계(Obsuth 

et al., 2017)로 좁혀진다. 또래는 청소년 시기 친사회적 행동의 가장 중

요한 근원(신희영, 2020; Wentzel, Filisetti, & Looney, 2007)이고, 개인의 

행동 변화에 있어 중요한 참조 집단으로 기능한다(Harris, 1995). 최근에

는, 학급 친구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그 반의 친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

하여 개별 학생들의 친사회성을 높이는 친사회적 모델링(prosocial 

modeling)의 효과(Busching & Krahe, 2020; Mertens et al., 2021), 또래 

동조 효과(김명섭, 2019)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anonymous), 또래의 기부 행동이 다른 학생의 기부 행동으로 이어지는 

등(Park & Shin, 2017), 주변 친구의 말, 행동 등이 친사회적 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최근 들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ouse 

& Tomasello, 2018; Laninga-Wijnen et al., 2018; Shank et al., 2019).

특히, 최근 여러 친사회적 행동 중에서도 또래괴롭힘의 방어 행동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모두 늘고 있다. 이는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교육부(2019)의 조사 결과

를 고려해볼 때, 중요히 다뤄져야 할 친사회적 행동 중 하나이다. 이때 

초등학생의 또래 관계 및 또래 지위가 방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

인으로 확인되고 있다(예: 권지웅, 박종효, 2021). 특히 발달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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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은 또래의 선호도와 인기도를 구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선호와 인기를 통합한 상위 개념인 또래 지위와 친사회적 행동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Schwartz et al., 2006 Zhang et al., 2018).

또래 관계와 더불어 학급 내의 공동체의식과 방어 행동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있다. 학급 공동체의식은 학급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인 학급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됨을 느끼고 일치된 공동체적 욕구를 

의미하는데(McMillan & Chavis, 1986),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환경 요인이다(조은영, 2020).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급 변

인이 또래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에서(오승화, 오인수, 

2018), 학급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유발되는 상호 친밀성이 그 

학급의 결속력으로 이어져 방어 행동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또래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 빈도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웅, 박종효, 2021). 

교사 또한 학생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다. 교사는 학업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희영, 장유진, 박채림, 2021; Obsuth et al., 

2017). Farmer와 동료들(2011)은 교사를 교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비

유하며,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교사를 학생의 사회적 생태학적 관점(social ecology)에서 학생 한 

명을 오롯이 지켜보고 그들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이자, 학생

의 집단행동을 관리하며 미래에 생산적으로 사회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촉진하는 리더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사가 교실에서 보이는 일상

적인 활동은 학생들이 서로 잘 지내고 발전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학생 관계는 교우 

관계와는 다른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정서적 행복(emotional well-being)에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이며, 종종 가족적인 지지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기도 

한다(Oberle et al., 2014). 특히 교사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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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학생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승미, 

2007), 초등학생이 인식하기에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친

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다(이진화, 2019; Kiuru et al., 2016). 또한, 교사

와의 유대감이 강한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적인 모습을 나타내었고(이연

숙, 박종효, 2021), 이는 다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졌다(황민우, 2014; 

Roorda et al., 2014).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하루의 절반을 함께 보내

는 교실에서 교사가 형성하는 학급 분위기 또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교사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천승현 

외, 2017; Ntoumanis, 2012). 또한, 국내 인성교육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

면, 주로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권위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은 대화를 토대로 

참여했다는 공통된 특징이 보였다(김민성, 2014).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한 연구(이지언 외, 2014)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

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 또한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중 하나였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결과는, 교사지지

는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모두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교사의 어떠한 언어 및 태도는 학생들을 친

사회적 행동으로 이끄는 학급 분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렇지 않은 교사는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의 어떠한 언행이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로 이어져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까? 미국의 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33개

의 모든 교사와 3,1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Low & Van 

Ryzin, 2014), 교사와 학생이 같은 가치를 공유한 정도와 서로 연결된 정

도를 학교의 심리적 분위기로 보았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인지한 심

리적 분위기가 친사회적 행동의 일환인 방관자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인 

괴롭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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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두 집단 모두에서, 학교의 분위기가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상조

적(synergetic)일수록 따돌림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왔다. 특히 학교의 긍정적 분위기를 예측한 학생일수록 공격성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방어 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분위기는 교사-학생 관계, 연결감 및 소속감, 안정성과 공정성 

등으로 보기도 한다(Welsh, 2000). 외국에서 진행된 한 메타연구에 따르

면(Cook et al., 2010), 학교의 긍정적 분위기가 또래괴롭힘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학교의 긍정적 분위기를 이루는 교사

의 요소에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교사에 의해 

공정하게 대우받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Petrie(2014)는 

호주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교실의 분위기와 또래괴롭힘 예방 

행동 간의 관계를 학급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학급 수준에서, 교실 분위기의 안정성과 공정성 차원 그리고 연결감 및 

소속감 차원이 또래괴롭힘 예방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안정성과 공정성 차원만이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예방 행동을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실의 안정되고 공정한 분위기가 중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Lenzi와 동료들은(2014) 생

태학적 관점에서 교사의 공정한 분위기 조성과 또래괴롭힘 행동을 연구

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사가 교실에서 불공정한 분위기를 조

성하면, 학생 자신들의 불공정한 태도가 다른 환경에서도 허용된다고 인

식하게 하고, 이는 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힘의 불균형(지배 성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연구에서 

실제로 교사의 불공정한 대우가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

에서 교실의 공정한 분위기 및 교사의 공정한 태도는 이 시기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경희, 이승연, 2018)에서도 훈

육 공정성이 높은 학급에서는 또래괴롭힘 방어 행동이 증가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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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학급이 공정할수록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을 뺏는 학교 폭력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박주형, 정성수, 

2012), 초등학교 시기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교사의 공정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교사가 주축이 되어 조성되는 학급 

분위기는 그 반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이 강조됨과 동시에, 교사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배가 된다(김진성, 

2020; 이진화, 2019).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교사의 공정한 

태도 및 대우는 다소 여러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교실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연구에서 인식한 교사의 공정한 대우, 공정한 교실에서의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학생

들이 교실에서 인식하는 공정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이며 실질적인 공정성 개념 중 하나인 분배정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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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배정의

가. 분배정의의 세 원칙     

정의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justice)은 사회심리학의 하나의 주

요 분야로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Berti et al., 2010). 특히 정의와 관

련한 초기 이론은 주로 분배정의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분배정의는 자원

을 분배한 결과가 얼마나 공정했는지(fair)를 의미한다(Deutsch, 1975). 분

배정의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이후, Walzer(1983)는 자신의 책에서 교육

은 정의가 발현되는 뚜렷한 영역임을 주장하며, 교육학 안에서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후, 분배정의를 교실 

맥락 안으로 적용하여 정의의 심리학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예: Chory-Assad, 2002; Chory, 2007; Horan & Myers, 2009).

정의의 4 요인은 분배정의를 포함하여, 절차정의(procedural justice), 

상호작용정의(interactional justice), 정보정의(informational justice)로 구성

된다(Colquitt et al., 2001). Berti와 동료들(2010)에 따르면, 교육학에서의 

절차정의는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상호작

용정의는 상호작용의 질이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뜻하는데, 주로 교사와

의 의사 전달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대우를 말한다. 정보정의는 나머지 

세 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언급되었다. 정보정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과 그 정보가 교사로부터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

한 공정함 인식이다(Kazemi, 2016). 마지막으로 분배정의는 주로 성적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했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해왔다(Chory-Assad & 

Paulsel, 2004).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자신이 기대했던 점수 혹은 자신

의 친구가 받은 점수와 비교하여 공정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하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실 정의와 분배정의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되어 오면서,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분



- 41 -

배하는) 관심, 칭찬, 돌봄, 시간 투자 등 넓은 범위의 교육적 자원의 분

배에 대한 정의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Kazemi, 2016). 

본 연구에서는 정의 유형 중 분배정의에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교실은 담임교사 1명과 다수의 학생이 1년의 

시간을 한 교실에서 머무르고, 주로 교사가 교육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육자원은 가르침의 산물이자(Brighouse et al., 2018), 학

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로서 작용하므로(Rubie-Davies, 2015), 교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배정의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이 받은 성적이 그 학생의 기대나 다른 학생들

과 비교하여 공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예: Chory-Assad, 

2002; Jasso & Resh, 2002). 특히 교사가 한정된 교육자원을 어떻게 분배

할지에 관한 결정은 특히나 도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Van Vijfeijken et al., 2021)에서 교사의 공정한 교육자원 분배는 논쟁이 

되어 왔다(Mijs, 2016; Resh & Sabbagh, 2016). 이러한 논쟁을 토대로, 앞

으로는 확장된 의미의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분배정의는 사회정의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여진다(Cropanzano & Molina, 2015; Wright & 

Broese, 2015). 과거, 분배정의가 성적(학업의 결과)에 대한 정의에 국한

된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차이를 두는 교육의 개념으로, 학생들의 차이

를 고려한 교육자원 분배에 대한 관점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Frerejean et al., 2021; Tomlinson, 2014). 특히 이러한 관점은 교실에 다

양한 학습자가 존재하고, 개별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

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지연, 2019)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분배정의를 이루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연구도 다양해

지고 있다.

우선 분배정의의 세 가지 원칙(<표 Ⅱ-1> 참고)에는 균등 분배원칙, 

형평 차등원칙, 필요 차등원칙이 있다(Van Vijfeijken et al., 2021). 균등 

분배원칙은 차이가 없는(non-differentiating) 원칙으로, 모든 학생은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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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 없이 똑같은 

양의 자원을 받는다(Cropanzano & Molina, 2015). 균등 분배원칙은 정해

진 자원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나눠 가진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의 질

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Yuki, 2003). 다시 말하면, 균등 분

배원칙은 집단 구성원의 개별적인 기여,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이 없이 

같은 양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구성원 사이의 연대, 협동, 존중을 유지

시키고, 친밀감과 협력을 느낀다(박효민, 김석호, 2015; Steil & 

Makowski, 1989). 

Van Vijfeijken과 동료들(2021)에 따르면, 균등 분배원칙을 가지고 자

원을 분배하는 교사는 교육의 목표가 모든 학생들이 기초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또한, 균등 분배원칙이 우선인 교사는 모

든 학생은 스스로의 학습 페이스에 맞춰 공부하는데, 만약 학생들 사이

의 교육 출발선이 다를 경우, 그리고 이 다름이 무시되면 교육적인 결과

는 더 심하게 갈라질 것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균등 분배원칙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균등 분배원칙은 주로 목표가 그룹의 화합일 때 가장 지지

되는 원칙이면서, 다른 두 원칙에 비해 다소 힘이 덜 드는 원칙이기도 

하다. 

<표Ⅱ-1> 교육 영역에서의 분배정의 세 원칙과 내용
분배정의 원칙 내용

균등 분배원칙
교육 자원, 기회, 과정 등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제공

차등 분배원칙

형평 차등원칙
교육 자원, 기회, 과정을 능력에 따라 다르

게 제공

필요 차등원칙
교육 자원, 기회, 과정을 학생의 필요(취약

집단)에 따라 다르게 제공

반면, 나머지 세 가지 원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르게 분배한다는 점(Espinoza, 2007)에서 차등 원칙에 해당한다. 즉 형

평 차등원칙과 필요 차등원칙은 차이가 있는(differentiating)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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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형평 차등원칙은 사람들의 기여, 능력, 결과, 노력 등의 상대적인 

장점(merit)에 비례하여 자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Wright & Boese, 

2015). 이 원칙은 사람마다 가지는 다른 능력 수준에 따라 자원이 불평

등하게 분배할 수 있음을 뜻한다. 형평 차등원칙은 정의 이론의 초기부

터 보상을 개인의 기여와 연결 지음으로써, 한 개인의 재능, 우수성 및 

장점, 기여도에 초점을 두었다(박효민, 2022). 좋은 성과를 보인 사람에게 

더 보상하는 이 원칙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직장에서는 전체적인 성과 

수준을 올림으로써 효율적인 원칙으로 등장했지만(Leventhal, Karuza, & 

Fry, 1980), 구성원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상호존중을 약화시키는 문제점

도 존재한다(박효민, 김석호, 2015; Deutsch, 1985; Steil & Makowski, 

1989). 

교육학 관점에서의 형평 차등원칙은 학생들이 보여준 성취나 그 성

취를 활용하는 역량에 따라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생의 뛰어난 능력, 높은 성취 및 역량을 보인 학생에게 더 분

배함을 의미한다(Mijs, 2016). 교육이라는 것은 재능이 모두 다른 학생들

이 자신에게 알맞은 교육자원을 얻고자 학습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Brighouse et al., 2018), 형평 차등원칙을 가지고 자원을 분배하는 교사

는 능력에 맞는 수행목표가 학생마다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속도에 맞게 학습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들은 학

생들의 학업 능력 수준에 따라 동질집단 그룹핑을 지지한다(Van 

Vijfeijken et al.,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형평 차등원칙의 대상

을 학업적 성취가 뛰어난 학생으로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현직 교

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대표로 발명대회에 참여하여 상을 받고, 수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학생으로 묘사하였

다.

마지막으로 필요 차등원칙 역시 자원의 차등적인 분배를 의미하는

데, 말 그대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분배함을 뜻한다. 주로 도움

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사회 복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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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추가적인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Wright & Boese, 

2015). 필요 차등원칙은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과 집단 구성원 모두

의 복지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박효민, 김석호, 2015)에서 형평 

차등원칙과는 다르다. 필요 차등원칙이 강조된 집단은 구성원 간 배려심

이 중요하고, 구성원들은 서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느낀다고 한

다(Steil & Makowski, 1989). 

교육학 관점에서, 필요 차등원칙은 교육의 출발점이 다른 학생들에

게 실제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상할 필요성

을 강조한다(Resh & Sabbagh, 2016). Van Vijfeijken과 동료들(2021)에 따

르면, 필요 차등원칙을 가지고 자원을 분배하는 교사는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차별화의 목적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

력에 따라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교사들은 특권을 

가진(privileged) 학생들보다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disadvantaged)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필요 차등원칙의 대상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교실에서 교육의 출발선 평등이라는 관점에서(Kellough, 

2005; Resh & Sabbagh, 2016) 교사의 관심이 더 필요한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장면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동시에, 여러 관점에서 교실 내에서 사회

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구체화하고자 관련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선정하고자 하였다. 교실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학력부진 학

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교육 정책을 

제공한다(이지연, 2019). 이 중 기초학력부진 학생과 장애 학생은 교육부

(2017)에서 추진하는 통합교육 지원체계 안에 속하는 학생으로서, 본 연

구가 일반 교실에서 교사가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상황에 



- 45 -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은, 여러 교육 약자 관련한 자료 및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해당 학생이 필요 차등원칙 대상으로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박남기(2020)

에 따르면, 교육 약자를 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 자녀, 학습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 흥미도 및 동기가 낮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

운 학생 등으로 보았다. 또한, OECD의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김동일, 고혜정, 2018).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신체장애와 같이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 학습 곤란이 있지만 기질

적 문제인지 사회적 불이익에서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학생, 그

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로 사회적 불이익에 기인한 학생으

로 나뉜다. 상기의 선행연구 검토 후, 추가적으로 대상의 현실감을 높이

기 위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 2인과의 면담(여성, 교사 경력 9.5년)을 추

가하였다. 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가정형편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습과 돌봄 등에 공백이 있는 학생, 기초학습 

부진 학생, 오랜 기간 같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으로 

응답하였다. 여러 관련 자료 및 현직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교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었다(기초학습 부진이

나 학습 곤란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 다만, 가정형편이나 경제적인 어

려움과 관련한 문제는 다루기 민감하고, 무엇보다도 이 분류 기준에 속

하는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고 본 연구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적인 근거와 학문적인 근거를 모두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필요 차등원칙 대상에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신체

에 불편함이 있는 학생을 포함시켰다. 

이어서, 두 대상을 현실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를 통

해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학습곤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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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느린학습자라 부르기도 한다(김동일, 고혜정, 2018). 이러한 학생은 

기초적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낮은 학업 성취 및 학습 동기로 

교실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학급 친구들로부터 고립된 모습을 보인

다(김동일 외, 2022a). 또한, 이 학생들은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지만, 인

지적 한계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 학습자로 불

리기도 할 정도로(최수미 외, 2018), 교실에서 교사의 관심이 절실하다. 

한편, 신체가 불편한 학생은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유형 및 정도의 어려

움이 있는 학생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 중 하나로 저시력 혹은 눈이 

먼 경우는 두 눈의 시력 중 한쪽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정의되며, 시야

가 몹시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자료를 읽거나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다(이지연, 2019; Bowe, 2000). 이러한 학생들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 놓여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만, 시력의 결손으로 교육적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적절한 교육지원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차향미 외, 2013), 본 연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어려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구성한 학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주의력 

및 이해 결핍, 자신감 결여,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학생으로 묘사하였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없는 학생으로 

묘사하였다(<표Ⅱ-2> 참고). 

<표 Ⅱ-2> 본 연구의 분배정의 원칙 구성
원칙 내용¹ 대상

분배
정의

균등 분배원칙

정서적지지
학업적지지
교실 운영

모든 학생

형평 차등원칙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

필요 차등원칙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

신체장애 학생

느린학습자

¹Teaching Through Interaction 이론적 틀 사용(Piant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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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원칙이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될 때, 각 원칙은 다음

과 같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곽영신, 류웅재, 2021). 균등 분배원

칙은 화합이 목표인 교실이나, 학생들끼리의 협력과 연대 의식이 강한 

곳에서 중시될 수 있다. 형평 차등원칙은 학생 개개인의 성과가 중요하

고 이를 통해 그 학급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때, 중요시될 수 있다. 즉 

형평 차등원칙이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성과를 높일 수는 있지만, 반대

로 학생들 사이의 상호 존중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필요 차등원칙은 학

생 개개인의 행복이 목표인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의 친밀성과 상호의존

성이 높을 때 중요시된다. 그러나 박효민과 김석호(2015)는 이러한 원칙

들은 상호 배타적으로 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성

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각 원칙에 따른 공정성을 누가 판단하고, 어떤 환경적 맥락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각 원칙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는 교실에서 교사가 각각의 원칙을 가지고 교육자원을 분배할 

때, 각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공정성 지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자 하였다. 분배정의의 각 원칙을 절대적인 가치로서 학생들에게 주입시

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박효민, 김석호 2015), 각 분배정의 

원칙에 대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드리는지, 특히 이에 따른 

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분배정의 원칙과 공정성 인식    

몇몇 연구자들은(예: Tornblom & Vermunt, 2007) 한 교실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실제 교실에서 드러나는 정의와 학

생이 직접적으로 인식한 교실공정성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간

극이 커질수록 불공정 인식이 커진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어떠

한 분배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교육자원을 분배했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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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공정성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의 원칙은 공정성 지각 및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다(Cropanzano, Fortin, & Kirk, 2015). 우선, 정의 원칙과 공정성 지각의 

관계는 둘의 개념적 차이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정의는 어느 한 맥락에

서 적절성을 반영하는 원칙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반면, 공정성은 그 

적절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의미한다(Colquitt & Rodell, 2011). 또한, 

정의 원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여겨지

고(Rupp et al., 2014),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 대한 공정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Cropanzano et al., 2015). 즉, 공정성

은 어떤 상황에서 발현된 정의 원칙(혹은 사건)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Goldman 

& Cropanzano, 2015). 그리고 교사가 분배정의 원칙에 따라 교육자원을 

나눠줄 때, 학생들이 지각하는 각 원칙에 대한 공정함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확하게 분배정의 원칙에 따른 공정성 지각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

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linari와 동료들(2013)은 이탈리아

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인식한 교사와의 관계가 분배정의 

원칙을 매개로 여러 학교 관련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

았다. 이때 학생-교사 관계를 리더십, 친절함/도움이 됨, 이해심, 자율성, 

불확실성, 불만족, 꾸짖음, 엄격함으로 구분하였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 

특성(학업적인 학교(일반 학교)와 직업 학교)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사가 잘 도와주고 이해심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분배정의 원칙 중에서도 필요 차등원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는 다시 학생들의 학업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

으로 이어졌다. 즉, 직업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교사-학생의 관계가 가

깝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교사의 보상이 학생 개인의 필요나 노력(필요 

차등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하게 되고, 이는 다시 그 학생의 더 좋

은 성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서는 다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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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우선, 일반 학교 학생은 직업 학교 학생에게서 발견된 매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사와 가깝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교

사의 보상 분배를 균등 분배원칙이나 필요 차등원칙으로 인식하였으나, 

두 원칙 모두 학업적인 성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학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는 교사의 보상이 학생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잘한 

학생에게 더 보상한다)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가 낮아진다는 것

이었다. 즉 형평 차등원칙을 가지고 학생에게 보상하는 교사에 대해 학

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이어서 학업 성취를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Berti와 동료들(2010)은 이탈리아의 400명의 중, 고

등학생과 그들의 79명 교사를 대상으로, 교실에서 교사가 교육자원을 나

눌 때, 각 분배정의 원칙 대한 공정성 지각을 교사와 학생을 비교하고 

학생의 학교급별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균등 분배원칙과 필요 차

등원칙만이 비교되었다. 이때 균등 분배원칙은 교사가 평가 기준을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지, 시험 시간을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주

는지 등으로 측정하였다. 필요 차등원칙은 교사가 학생의 노력에 따라 

평가를 다르게 하는지, 한 학생이 특정 과목에 어려움을 보이면 평가 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는지 등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각 분배정의 원칙에 따른 공정성 지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균등 분배원칙을 교사보다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였고, 교사는 필

요 차등원칙을 학생보다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학생의 학교급

에 따라도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두 원칙 

모두에서 더 공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ti와 동료들의 이 

연구는 교사와 학생 간의 분배정의 원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

을 보여준 첫 연구이다. 교사는 자신이 가진 한정적인 자원(예: 시간)을 

다수의 학생에게 분배해야 하는 경우에 자주 놓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등적으로 학생을 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점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서 개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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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nari와 동료들(2013)의 연구 결과와 함께 보면, 이 시기 학생에게는 

교사의 균등분배 원칙을, 차등분배(형평, 필요) 원칙보다,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원을 분배하는 원칙에 따라 나타나는 공정성 지각은 아니지만, 최

근 몇 년간 아동학에서는 자원 분배에 있어 아동이 지각한 균등과 불균

등,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발

달단계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난 상황에서 아동이 도덕적 추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해서 변하고, 특정 시기에는 불평등을 해소

하고자 그 상황을 고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한 예로, Rizzo와 

Killen(2016)은 5, 6세 아동과 7,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이 불평등하게 

나눠진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

자는 허구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지역 출신인데, 한 지역은 역사적으로 많은 자원이 있고 다른 지역은 자

원이 매우 부족하다. 이 두 그룹의 아동에게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많

은 자원을 줘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5, 6세 아동은 자원이 부족한 지

역에서 온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인식한 동시에 두 지역 사람 

모두 동등한 양의 자원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 8세 아동은 두 사람이 동등한 양을 배분받는 것이 불평등을 영

구화시키기 때문에 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izzo와 Killen(2020)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개별적인 이유

였는지, 구조적인 이유였는지에 따라 아동의 공정성 지각이 다른지를 연

구하였다. 3~8세 아동에게 가상의 할당자가 노력을 많이 한 사람(개별적 

불평등)에게 더 분배하는 상황과 성별에 따라 분배가 다른 상황(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연구 결과, 이 시기 아동의 

대부분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분배를 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였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을 포함하여 자원을 분

배하는 상황에 놓이자, 대부분의 연구 참여 아동은 동등한 양을 분배하

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어린 나이여도 성(性) 차별에 따른 동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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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배와 개인의 노력에 따른 동등하지 않은 분배를 인지적으로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구별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여 

불평등을 개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Killen et al., 2022)에서는 아동이 나이가 들수

록(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 동등한 분배를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8~14세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의 리더 역할에 대한 배분을 학생의 인종에 따라 다르게 했을 때와 

동등하게 했을 때를 비교하여, 그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대해 확인하였

다. 연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사가 유러피안 미국인과 라틴계 미

국인 학생에게 동등하게 리더십 역할을 줄 때 더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어린 아동에 비해 초기 청소년은 불평등한 리더십 배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가 종종 무심코 교실에서 내비치는 분배정의 원칙 혹은 

편견이 학생들의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더 강조되는 듯하다. Kaufman과 Killen(2022)은 학생

의 공정성 지각은 사회적 위계 체계가 가득한 교실과 같은 환경에서 발

전한다고 주장하며, 그 안에서 교사와 같은 지휘권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경험을 학생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바꿔 말하면, 교사의 교육자원 분배를 포함한 

여러 행동에 대해 학생들은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교사나 학급 친구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편견을 줄일 수 있고 교실을 더 공정한 장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이 교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불공정한 대우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면, 학생의 사회관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Crystal과 동료들(2010)은 교사의 불공정

한 대우가 지속되는 경우,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학급 친구가 받는 편견

적 대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교사의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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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가 학생의 공정성 인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도덕적 관심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학급 친구가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회

적 인지가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자원을 

분배할 때 차등 원칙이 중심이 되면,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공정함을 느

낄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차등 분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에 대해 논의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분배정의 원칙과 친사회적 행동     

교실에서 교사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한정된 교육자원을 나눌 때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더 증진될까? 각 분배정의 원칙을 비교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을 살핀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분배정의 원칙의 특징을 살핀 연구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를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 차등원칙과 필요 차등원칙보다 균등 분배원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erer & Taler, 1995). 또한, 비슷한 맥락에

서 균등과 불균등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도움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한 예로, Cote와 동료들(2015)은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 계층이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들은 연구참여자가 사는 주(洲)의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준 후, 

상금에 지원할 수 있는 티켓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티켓을 더 줄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연구 결과, 자신이 사는 주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

하다가 알고 있는 집단의 연구참여자 중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고소득층

일수록) 티켓을 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경

제적 불평등이 적다고 인지한 집단의 고소득층은 티켓을 더 주었다. 즉,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내가 속한 집단(예: 주, 도시)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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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

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신이 사는 주의 경제적 불평등

이 커진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위치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매우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 계층이 자신의 

특권도 언젠간 잃을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이 커져 친사회적 행동을 덜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Kirkland와 동료들(2020)은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이 균

등하게 분배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여, 아동의 기부 행동과 자

원 배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참여 

아동들은 같이 게임에 참여하는 6개의 인형과 비슷한 양의 토큰을 받는 

집단(수행 결과별로 자신과 인형이 받는 토큰의 양은 다르지만 큰 차이

가 없는 낮은 불평등 집단)과 인형들이 더 많이 받는 집단(수행 결과별

로 다르게 분배되고, 토큰 개수의 간극이 매우 큰 높은 불평등 집단)으

로 나뉘었다. 게임이 끝난 후, 아동의 기부 행동과 자원 배분 행동을 측

정하였다. 기부 행동은 다른 나라 아이(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아

이이며 그 국가에는 스티커가 없다는 내용이 담김)에게 자신의 스티커를 

몇 개 줄 것인지로 쟀고, 자원 배분 행동은 남은 토큰(아동은 항상 중간 

정도의 양을 얻도록 설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을 다른 인형

(인형은 게임 수행 결과에 따라 토큰이 다르게 수여됨)에게 줄 것인지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낮은 불평등 집단의 아동보다, 높은 불평등 집단에 있던 

아동이 기부 행동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

들은 아동이 덜 받게 된 상황 자체를 경쟁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에 대

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상황은 타인을 돕는 행동을 덜 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또한, 인형보다 덜 받은 집단의 아

동은 인형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

했을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반면, 토큰 배분 행동에서는 두 집단 간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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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나이와 관련한 발달적인 측면을 지적하였다. 4, 5세 아동은 특히나, 

특정 대상이 상황에 따라 더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못하

고, 똑같이 나눠가는 것이 하나의 옵션일 때 특히 균등 분배를 더 선호

한다는 것이다(Baumard et al., 2012; Rizzo & Killen, 2016). 토큰 배분 

행동은 게임에 같이 참여한 인형들(수행 결과별 받은 토큰 개수가 다름) 

중 어떤 인형에게 몇 개를 더 줄 것인가로 측정하였는데, 게임 수행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덜 받은 인형에게 자신의 토큰을 더 주는 행동은 나

타나지 않았다. 즉, 이 시기의 아동에게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분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앞서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균등하지 못한 분배는 아동과 성

인 모두에게 모두 부정적이고, 이를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ehr et al., 2008; Shaw et al., 2016). 그러나 이는 주로 해외

에서 진행된 연구로,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 시기 학생의 차등적인 분배

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 또한 균등 분배상황에 비해, 특정 대상에게 더 분배된 차등 분배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넓게는 

사회에서의 부(富)의 분배, 좁게는 교실에서의 교육 기회의 분배는 때에 

따라 차등적일 수 있다. 특히, 교사의 교육자원(예: 시간)은 제한된 양으

로 분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Ehrhardt-Madapathi et al., 

2018), 형평 차등원칙과 필요 차등원칙 모두 자원의 차등적인 분배는 필

연적이다(Donat et al., 2016).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친구가 동등한 양의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느낄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편협

될 수 있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져야 할 친사회적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개인 내적인 힘을 키워줘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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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기능

차등 분배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

록 분배정의를 높였다(조남신, 김승철, 2002). 다시 말하면, 차등 분배를 

경험하더라도 그 분배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정당

했고 적절했다고 인식할수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일은 순

리에 따라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짐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여 그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할 수 있다(Lerner,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교육자

원을 분배할 때, 특정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게 되는 형평 차등

원칙과 필요 차등원칙이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칠 수 있

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Just World)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믿는 개인적 신념으로(Lerner, 1977), 사람들은 각

자 노력한 만큼 보상과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한다(Dalbert, 

1997). 부당함과 불평등 지각과 관련한 인지적 개념으로, 해외에서는 오

랫동안 연구되어 왔다(예: Hafer & Correy, 1999; Furnham, 2003).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다. 초기 연구

들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Lerner와 Simmons(1966)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이 불

행한(부당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의 정당한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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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믿음이 위협받는다고 느낀다고 하였다(유다겸, 2021에서 재인용). 

그리고 그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리화

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지켜낸다고 하였다. 즉, 나

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손상될 상황이라고 느끼면, 타인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마땅한 일로 인식하고, 특히 사회적 소외 계층이

나 약자 등의 처지를 비난하고 폄하한다는 것이다(Lipkus, 1991). 

그러나 1990년대부터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개인적 기질로서 

역할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후 많은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

음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Dalbert(2009)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다양한 적응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발생하는 데에는 그에 합

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를 안정된 곳으로 지각한다. 그리

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불행한 일들을 대체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 보상이나 벌을 받는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자

신의 불행한 상황에 대해 사회를 탓하지 않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둘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노력에 따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자신도 노력하며 높

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셋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도 자신의 집단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

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의의 행동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성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적응적인 것으

로 보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형성을 발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Dalbert(2009)는 Piaget(1932)의 내재적 정의 추론(immanent 

justice reasoning)을 인용하며,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아동기인 7, 8

세 무렵부터 형성된다고 보았다. ‘나쁜 일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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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재적 정의를 토대로, 이 시기의 아동은 어린 시절 여러 경험을 통

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세상을 정당하고 정의롭게 인

지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은하 외, 2017; Dzuka & Dalbert, 2002). 그리고 

아동은 성장하면서, 정당성과 관련한 여러 경험을 통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발달 및 강화시키는데,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인지적인 성숙과 함께 발달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알려져 있고, 

아동기에 나타나 청소년기를 거쳐 세분화되고 발달한다(Dalbert, 2001). 

특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초기 청소년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거치며 구체화되므로(Dalbert, 1999), 이 시기의 아동은 이미 자신이 세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

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

은 이러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적응 기능이 일시적으로 혹은 부

정적인 상황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일상적으로 일

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

는 개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Dalbert 1999; Dzuka & 

Dalbert, 2002; Furnham, 2003; Lipkus et al., 199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주로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연

구된다. Dalbert(1999)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타인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분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개인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과 일반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믿음은 자신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개념이고, 일반적 

믿음은 모든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독립적이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보

고된다(Sutton et al., 2017). 

우선, 개인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안녕감, 우울, 스트레스 등)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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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이 밝혀졌다(예: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Khera, Harvey, & 

Callan, 2014). 개인적 믿음이 강한 사람은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되고, 

불공정함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인지적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불

공정한 상황이 일으키는 분노를 줄인다(Bartholomaeus & Strelan, 2019; 

Begue & Muller, 2006). 또한, 개인적 믿음은 신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개인적 믿음이 높은 사람은 실험에서 보상을 약속한 연구

자의 말을 더 믿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uckermann & Gerbasi, 1977; 차란희, 노안영, 2020에서 재인용). 반대

로, 개인적 믿음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

고 믿는 경향성 때문에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소속감과 친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urnham, 2003).

더불어, 개인적 믿음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egue(2014)는 프랑스의 성인 805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돈 기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개인적 믿음이 

강할수록 폭력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돈을 더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우울

감보다도 더 강한 예측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

구자는 개인적 믿음이 높은 사람은 세상을 의미 있고, 안정되고, 질서정

연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

고(Strelan, 2007), 자신의 노력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친

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자신이 부당한 상

황을 경험할지라도 개인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부당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송경희 외, 2018; Jiang et al., 2017).

반면, 일반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주로 불행한 일을 겪은 사

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나 행동 의도 등 타인이 처한 상황 판단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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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egue & Muller, 2006). 일반적 믿음 또한 개인적 믿음과 마찬가지

로 삶의 만족이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측력

은 개인적 믿음보다 떨어졌고(Dalbert, 1999), 주로 타인의 삶의 만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관련이 있었다(Lipkus et al., 1996). 특히 일반적 믿

음은 피해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혼재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일

반적 믿음이 강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동정과 지지가 높아짐을 밝힌 연구

(Fox et al., 2010)가 있는 반면, 일반적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

자를 비난하거나 덜 돕는 것으로 보여준 연구도 있다(예: Begue & 

Bastounis, 2003; Furnham, 2003; Sutton & Winnard, 2007). 후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불행한 상황에 놓인 결

과 자체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합리화하여 피

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은 한 개인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으로 이어진다(김은하, 전주원, 2019). 무엇보다도 개인적 믿음은 친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 믿음은 반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egue & Muller, 2006). 특히, 교육 장면에서는 개

인적 믿음만이 학생의 삶의 만족, 긍정 정서,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을 보

인다(Dzuka & Dalbert, 2002).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청소년

기에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으로 구분되어 발달한다는 시기이고, 이 

시기의 개인적 믿음이 일반적 믿음보다 더 강하게 발현된다(Dalbert, 

2009). 그리고 개인적 믿음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도전적으

로 대응하게끔 하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Dalbert & Sallay, 2004). 이에 

따라, 최근 교육학 영역의 관련 연구들도 주로 개인적 믿음에 초점을 두

어 연구되고 있다(정은교, 안도희, 2017b; Donat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

여, 개인적 믿음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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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역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인지적 구조를 형성시키기도 

하는데, 이 인지적 구조는 특정 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Cantor, 1990).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으면, 이러한 인지적 구조가 작동함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Taylor & Brown, 1988). 

따라서 교사가 차등 원칙을 가지고 분배하여 학생이 직면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이를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이타적인 행동도 보일 수 있다. 앞서 개관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기능적 특징을 토대로, 불공정한 상황이 여

러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조절변수로서 역할 하였음을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부적응적 

심리적 증상(예: 우울, 불안)이나 부정 정서(예: 화) 등에 완충 작용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Zsila와 동료들(2018)은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에 대해 헝가리의 청소년과 성인 1,500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지난 1년간 사

이버 괴롭힘을 받은 경험을 묻고, 이들의 대인민감성과 우울감, 그리고 

불안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지난 1년 중 사이버 괴롭힘을 받은 사람

들은 더 많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은 사람은 이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 즉,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이처럼 부당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켜 심리적 건강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ipkus와 Siegler(1993)는 개인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공정성 

지각에 대해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한 지역

의 남녀 성인 22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불공정

한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종교적인 차별과 나이 차별에서 오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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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황을 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자신을 향

한 개인적인 차별 행위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낮았다.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나이 차별에서 오는 불공

정한 상황의 희생자라고 덜 느꼈다. 즉 강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차별을 느끼는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자

신의 것으로 인식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다. 

불공정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그룹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Dalbert, 1996; Dalbert, 2002에서 재

인용). 이 그룹에 속한 연구참여자는 해고당한 블루칼라 노동자와 장애

가 있는 아이의 엄마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불공정한 상황에 놓

인 사람일지라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으면, 자신들의 운명이 

덜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세상을 더 정의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분노를 유발할 정도의 불공정한 상황을 덜 부정적으로 느끼

게 하고, 이 상황에 대해 더 좋게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특징을 Correia와 

Dalbert(2007)는 학교 맥락에서 확인하였다. 포르투갈의 중·고등학생 

1,270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교사와 친구의 행동에 

대한 공정성 판단의 관계를 살폈다. 연구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

음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나 친구가 자신을 향해 보여준 여러 행동을 

평가할 때 더 공정한 행동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학생들 또한 자신의 학교에서의 생활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차등 분배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금전적 

재원과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는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의 이타적인 행동

을 감소시키고(Cote et al., 2015; Cronin et al., 2015; Nish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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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s, 2017), 오히려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chez-Rodriguez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등 분배(형평, 

필요) 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정당한 세상

에 대한 믿음이 조절하는지, 각 원칙에 따라 조절하는 양상이 다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때 차등 분배원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은 다음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

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타인을 향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김은하 외, 2017). 둘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

록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그 집단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며(김은하, 김수용, 2017), 공동체 의

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uig et al., 2015). 셋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

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김지경, 2002), 서로를 지지해주

는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관계적 만족도가 높다(정은교, 안도희; 2017b). 

넷째, 강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

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게 하고, 집단에 더 헌신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

끈다(Otto & Schmidt, 2007). 다섯째, 이 믿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게 한다

(Hafer, 2000). 즉, 세상은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이 집단에서 나도 

언젠가는 나의 노력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김은하 

외, 2017; Dzuka & Dalbert, 2002). 따라서 높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

음은 사람들이 차등 분배로 인해 몫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좌절시키기보

다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향한 도움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

단에 대한 자긍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이타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Jiang et al., 2017).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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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다(De 

Caroli & Sagone, 2014; 송경희 외, 2018). 

정리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를 안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부당한 상황이라도 유연하게 대처한다.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한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

게 함으로써 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으로 이끈다(Dalbert, 2009). 특히 

개인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더

라도 그 원인을 해석하려 하고, 그 불공정성이 의미하는 가치를 낮게 평

가하고(송경희 외, 2018; Bartholomaeus & Strelan, 2019; Begue & Miller, 

2006),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Begue, 2014; Jiang et al., 2017). 이

에 따라, 교사의 차등 분배원칙이 학생의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개인 내적인 힘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하며, 특히 차등 분배

원칙 간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확인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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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관계

가. 형평 차등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차등 분배원칙 중에서도 형평 차등원칙으로 교육자원을 분배할 때, 

즉 성취가 뛰어난 학생에게 조금 더 분배하는 상황은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 수준과 관계없이,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일 

것이다. 과거 형평 차등원칙은 경제적인 창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

단 구성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Deutsch, 1975). 

특히 형평 차등원칙은 상대적인 장점에 비례하여 자원을 더 분배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는데, 기여, 능력, 결과, 노력 등이 장점에 포함된다

(Wright & Boese, 2015). 즉, 한 조직 내에서 특출난 결과를 보인 사람에

게 더 자원과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그 조직의 이익 창출 면에서 조직원

의 전체적인 성과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박효민, 김석호, 2015). 그러

나, 형평 차등원칙은 사람들의 능력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형태라는 부분

이 단편적으로 부각되면서 능력주의로 일컬어지게 되었다(김윤태, 2018; 

Sandel, 2020). 이로 인해 형평 차등원칙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누

군가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기회가 몰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능력

을 보여줄 기회가 동등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과 함께, 능력이 의미하

는 추상성, 즉 능력의 정확한 정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형평 차등원칙은 

오히려 불공정함과 더 관련이 있다(우명숙, 남은영, 20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타인의 성공을 해석할 때 형평 

차등원칙을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다(Lerner, 1977). 그러나 형평 차등원

칙을 교실 현장에 대입시키면, 교사가 능력이 뛰어난 학생, 즉 학업적 

수행 및 성취가 높은 학생에게 교육자원을 더 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자원의 차등적 분배는 결국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식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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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최성수, 이수빈,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형평 차등원칙이 가져오는 영향력은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내가 

소속한 교실에서 한 학생이 성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교사가 그 학생에

게 자원을 더 분배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

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 학생이 어떤 면에서 더 나은 

능력을 보였다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즉, 형평 차

등원칙은 집단 구성원 사이의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곽영신, 류

웅재, 2021). 이에 따라, 형평 차등원칙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이 차등 분배에 대한 불공정한 지각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형평 차등원칙은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부정적일 것이다. 형평 차등원칙에 

따른 분배는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분배를 의미한다

(남미자 외, 2019). 초기 공정성 이론(Homans, 1974; Adams, 1965)의 주요 

골자는 바로 이 형평 차등원칙에 따른 분배에 대한 공정성이었다

(Deutsch, 1975). 즉 개인이 집단 내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 투입한 비

율에 비례하여 분배되었을 때를 공정한 상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

간이 흐름에 따라, 형평 차등원칙은 다소 변질되었다. 더 이상 순수하게 

능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없고, 능력의 세습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

생하고, 엘리트에게만 기회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형평 차등원칙의 본질

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박명림 외, 2021). 

특히, 교실에서의 형평 차등원칙 대상자가 학급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 학생이라는 점에서, 상향 사회비교 상황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상향 사회비교 상황 자체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

게 한다(손선경, 조한익, 2013; Wehrens et al., 2010). 그리고 이처럼 경

쟁적인 교실의 분위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발 벗고 나서는 행동으

로 이어지기는 어렵다(Ye et al., 2019; Yip & Kelly, 2013). 상향 비교상

황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살핀 한 연구에서(Be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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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이 믿음이 높은 대학생들은 상향 비교상황이더라도 자존감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에만 

나타난 결과였다. 특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높지만 자기효능감

이 낮은 학생들에게서는 상향 비교상황에서 가장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

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결

과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일반 회사에서의 형평 차등원칙은 조직원들의 경쟁을 통해 집단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알려졌지만(박효민, 김석호, 2015), 교실에서 나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에게 교사가 교육자원을 더 분배했다는 것은 

원치 않는 상향 비교상황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형평 차등원칙에 따른 차등 분배 상황이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

동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없다. 그러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주로 비주류 집단이 겪을 수 있는 차별적인 문제에 대한 불공정성 지각 

및 그들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

에서(예: 송민경, 이은설, 2020; Dalbert, 2009), 뛰어난 성취를 보인 학생

에게 더 분배하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나. 필요 차등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형평 차등원칙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교사

가 기회나 자원을 더 분배하는 필요 차등원칙 상황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기본적

인 개념은 응당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Furnham, 2003).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을 만한 행동

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행을 겪게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면, 이때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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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Lambert et al., 199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나도 내가 속한 집단(학급)

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신뢰가 높고, 세상의 모든 일은 순리

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보상받을 것이

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게 된다(Lerner, 1977). 이에 따라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교육자원을 더 배분하여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부당한 상황(불

확실한 미래)이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이 유지되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그 차등 분배 대상이, 학업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일 때에는 특히 그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합

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

은 학생일수록 그 대상자 또한 이 집단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Dalbert, 2009). 이에 따라, 그 대상자가 더 받는 차등적

인 분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통합교육(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함께 가르치

는 교육)에 대한 비장애학생을 둔 어머니의 태도 연구(송민경, 이은설, 

2020)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통합교육에 지지하였다. 이는 높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정적이지 않고, 자신의 비

장애 자녀와 장애 아동이 함께 교육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즉, 높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합교육이 정당

하다는 지각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소수자와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Dalbert(2009)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특정 대상이나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이타주의와 같이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지지하는 태도 등 그들에 대한 

태도가 자애로울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더불어, De Caroli와 

Sagone(2014)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부당한 상황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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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가지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태도나 지각을 방어하기 위해 적응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작용하는데, 이 사회적 기능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깊다(Carlo et al., 2018; Streit et al., 2021).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

음이 높은 학생은 교실 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분배되는 행위 자체에 대

해 동의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타적인 행동 동기가 생긴다

(Jiang et al., 2017). 즉, 전술한 형평 차등원칙과는 달리, 학업적인 어려

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특정 대상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필

요 차등원칙 상황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실공정성 지각과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가

정하였다. 

그러나 필요 차등원칙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누어보면,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개인이 가지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Furnham(1995)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외현

적으로 드러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어, 그들을 동정하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럴만한 행동을 해서 

장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 미상이나 

유전적인 이유로 불행함을 겪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불

행한 상황에 놓인 이유가 그 개인의 책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필요 차등원칙의 첫 번째 대상자는,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표현되었다. 두 번째는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가진 학생으로, 기초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위축되어 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으로 묘사되었다. 한 학생이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애초에 다른 학생보다 선천적으로 학업 능력이 매우 부

족할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다른 이유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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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학습자의 특성을 보이는 학생 대부분은 인지적, 학업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보이지만 지적장애까지는 포함되지 않아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섞여 교육받고 있으며, 그만큼 외현적으로 그 어려움이 드

러나지 않는 학생이다(박현숙, 최현기, 2014).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

서는 같은 필요 차등원칙의 대상이지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이들에 

대한 차등 분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귀인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Weiner(1980)의 귀인-

정서-행동 모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의 원인 소재를 내적으

로 두는지, 외적으로 두는지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가 달라지고, 이에 따

라 그 사람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는 특히 장애 

및 질병과 관련하여서도, 특정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유에 따라 정서가 

결정되고, 이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정해짐이 밝혀지는 연구로 

이어졌다(예: 박근우, 서미경, 2012; Watson, 2001).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질병이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개인적으로 통제 불가능할 경우(예: 선천적 이유, 환경적 방

해), 동정심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지각이 덜 부정적이며, 이타적인 행동

으로도 이어진다. 반면, 사회적 불이익에 놓이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예: 노력 및 의지 부족)이라 인식할 경우, 분노 등의 부

정 정서를 느껴 무시하거나 벌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공정성 지각과 관련하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이유(귀인) 유형과 상호작용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Nudelman과 Shiloh(2011)는 이스라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아픈 이유를 환경적(공기 오염, 박테리아), 행동적(흡연, 심한 다이어트), 

그리고 미상(유전적, 생물학적, 스트레스)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병의 원

인이 병에 걸린 정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두 관계를 조절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병의 이유가 통제 불가능할 때, 즉, 환경적인 이유거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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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일 때에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병의 원인과 병에 걸린 정

당성 사이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공기 오염이나 유전적인 이유로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정당

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은 사람일수록 개인적으로 통제 가능한(행동적) 원인과 더 높

은 상관을 보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귀인 신념과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

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살핀 연구(Ebneter et 

al., 2011)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그리고 원인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둘수록, 비만, 폭식증, 거식증 등과 같

은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낙인을 더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통제 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그 일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더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선천적으로 신체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린 

원인이 유전적(혹은 생물학적)인 경우처럼 통제 불가능한 원인일 때,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사람들

에 대한 태도나 그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

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같은 필요 차등원칙이더라도 

그 대상자가 처한 어려움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에

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장애 학생

의 경우, 그 학생의 부당한 상황에 대해 통제불가능한 원인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느린학습자로 표현되는 학생의 경우, 그 힘듦

의 정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학생에게 교사가 교

육자원을 더 분배하였을 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는 신

체장애 학생 상황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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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23명을 모집하였고 총 375

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

준을 가지고 최종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우선, 불성실한 

응답자는 모두 제외하였다(예: 응답을 다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하나의 번

호로 모두 선택한 경우 등). 또한, 통제변인에 모두 응답을 하지 않은 경

우, 주요 변인(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공정성 인식, 친사회적 행동) 중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각각의 

분배정의 원칙이 담긴 만화를 보고, 교실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조작 확인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분배정의 원칙 내용의 

만화와 친사회적 행동 유도 만화를 본 후, 응답한 조작 확인 질문에서 

틀렸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모두 제외되었다. 

위와 같은 데이터 선별 기준을 통해 48명 연구참여자(전체 모집 인

원의 11.3%)의 데이터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분배정의 원칙

별 최종 분석에 활용한 연구참여자는 균등 분배원칙 88명, 형평 차등원

칙 94명, 필요 차등원칙(느린학습자) 원칙 106명, 필요 차등원칙(신체장애) 

원칙 87명이다. 학년에 따른 연구참여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5학년이 184

명(49.1%)이었고 6학년은 191명(50.9%)이었으며, 선택유형별 학년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다(  = .28, p = .963). 연구참여자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학생이 181명(48.3%), 여학생이 194명(51.7%)으로 나타났다(<표 Ⅳ-1> 

참고). 또한 연구참여자의 성별 분포도 선택유형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 .80, p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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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 원칙

균등 형평
필요

(느린학습자)

필요

(신체장애)
계(%) 

성

별

남 43 42 54 42 181(48.3%)

여 45 52 52 45 194(51.7%)

학

년

5 45 46 52 41 184(49.1%)

6 43 48 54 46 191(50.9%)

<표 Ⅳ-1> 분배정의 원칙별 성별 및 학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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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실험연구 실시 3주 전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 연구는 경

기도에 소재한 두 곳의 초등학교 5학년 두 개 학급, 6학년 두 개 학급 

총 1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예비 연구는 본 실험연구와 동일한 형

태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분배원칙 정의를 학급마다 무선배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교실 앞의 모니터를 통해 만화 영상을 시청한 후, 개별 활

동지에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비 연구에서는 다음의 보완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연구를 진행한 담임교사를 통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한 문항(보상이나 처벌 등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이 다소 어렵게 기술되어 있어, 문장의 의

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문항

을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내가 선생님으로부

터 상을 받거나 혼이 나는 것은 내 행동이 그럴 만했기 때문이다). 수정 

과정에서는 현직 초등학교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이

해도를 고려하고, 문항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교

실의 모니터 크기에 따라, 만화 영상에 탑재된 삽화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실험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의 모니터 크기를 미리 확인하여, 각 학교 상황에 맞춰 만화 영상에 들

어가는 삽화 해상도를 수정하였다. 위의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 본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본 실험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총 4개 초등학교에 연구 

허가를 얻은 후,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동의한 학생만 연구에 참여하였

다. 본 실험연구를 허가한 4개의 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으로 인해, 연구자(외부인)가 학생을 대면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원

치 않았다. 다만 실험 시행 일주일 전, 연구에 참여하는 학급의 담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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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만나 연구에 대한 설명은 허가하였다. 담임교사에게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절차를 소개하였고, 모든 학생이 집중하여 응답할 수 있

도록 안내를 요청하였다. 또한, 반별로 시청해야 할 영상의 종류(분배정

의 원칙 중 하나)를 미리 무선 배정하여 반마다 고지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균등 분배원칙, 형평 차등원칙, 필요(느린학습자) 원칙, 필요(신체장

애) 원칙 중 하나의 원칙에 학급 단위로 무선 배정되었다. 학급 단위의 

무선 배정은 한 반의 학생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분배정의 원칙에 배정

되는 것이다. 각 반에 어떠한 원칙이 배정될지는 무선으로 결정되었다.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표 Ⅳ-2> 참고). 가장 먼저, 담

임교사는 연구참여자에게 활동지를 배부하였다. 활동지에는 연구참여자

가 응답해야 할 통제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한 설문 문항과 교실공정성과 

친사회적 행동 측정 문항, 간단한 서술형 질문(교실공정성 인식 이유)을 

작성하는 빈칸 등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지 배부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첫 장에 성별과 학년, 반을 기입하도록 안내하였고, 본 연구에 대

해 평상시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초등학생이 가지는 생각에 대해 알아보

는 시간이라고 설명하였다. 간단한 안내 후, 연구참여자는 다음 장으로 

넘겨 조절변인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통제변수(공감, 사회적 바

람직성, 교우 관계,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친사회적 동기)을 측정하는 

사전설문에 응답하였다. 모든 학생이 응답함을 확인한 후, 교사는 연구

참여자가 시청하게 될 만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연구의 본 목적

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사가 공정성, 분배정의 등에 대한 단어는 사용하

지 않았으며, 다른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만화 내용에 최대한 집

중할 수 있도록 민수의 교실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읽으라고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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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에 대한 안내를 마친 후, 연구참여자는 교실 앞에 놓인 모니터

를 통해서 학급별로 무선 할당받은 분배정의 원칙이 담긴 만화를 시청하

였다(각 집단의 연구참여자가 시청한 분배정의 원칙 영상의 내용 구성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기술함). 만화는 11컷의 삽화와 각 삽화에 대한 내

용을 초등학생의 목소리(네이버 클로바의 AI 보이스 활용)가 더빙된 2분 

길이의 영상이다. 만화 내용은 연구참여자와 동갑인 민수가 자신의 교실

에서 있었던 일을(분배정의 원칙에 따른 교사의 교육자원 분배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구성하였다. 분배정의 원칙 만화에 등장하는 주

절차 주요 수행 내용  

[1단계] 

사전설문

Ÿ 인구통계학적 정보(학년, 성별) 수집

Ÿ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측정

Ÿ 통제변수(공감, 사회적 바람직성 등) 측정 

[2단계]

분배정의 원칙 

처치

(만화 시청)

Ÿ 만화 내용 간단히 소개

Ÿ 균등, 형평, 필요(느린학습자), 필요(신체장애) 중 

학급 단위로 무선배정된 실험조건에 따라 

분배정의 원칙 만화 시청

[3단계]

교실공정성 

인식 측정

Ÿ 만화에서 본 내용에 대해 얼마나 공정했는지 측정

Ÿ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 작성

Ÿ 분배정의 원칙 처치 조작 확인

[4단계]

친사회적 행동 

상황 유발

Ÿ 도움 요청하는 만화 시청

[5단계]

친사회적 행동 

측정

Ÿ “나라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돕고 싶은지 측정

Ÿ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 작성

Ÿ 친사회적 행동 유도 조작 확인

<표 Ⅳ-2> 전반적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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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차등 분배 대상과 교사)의 성별을 중립적으로 설정하였지만 스토리

텔러인 민수의 성별은 남성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네이버 클로바의 주어

진 초등학생 목소리가 남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분배정의 원칙 만화를 시청한 후, 연구참여자는 민수의 교실이 얼마

나 공정한 교실인가에 대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교실공정

성 정도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적었고, 분배정의 원칙 처치에 대한 조작 

확인을 하는 질문에도 응답하였다(예: 민수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민수의 교실은 어떤 교실인가요? 내가 민수의 교실에 있다고 상상하며 

들었나요?). 교사는 반 전체 학생이 활동지에 응답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한번 민수가 등장하여 자신의 교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

에 대해 들려줄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이후 친사회적 행동 만화를 재생

했다.

친사회적 행동 만화는 약 1분 30초 길이의 영상으로, 분배정의 원칙 

만화와 동일한 형식(삽화와 AI 보이스 더빙이 입혀진 형태)이다. 이때 분

배정의 원칙 만화에서 언급되었던 교실 내 1인 1역이라는 내용이 친사회

적 행동 만화에도 언급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렇게 내용을 구성함

으로써, 연구참여자가 두 영상 내용이 한 교실에서 벌어진 일로 인식하

게끔 하고, 두 만화 이야기의 배경(교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만화의 내용은 민수의 반에 복도 청소 1인 1역을 

맡은 학생이 다쳐서 학교에 못 나오게 되자, 그 학생을 대신해서 자신의 

1인 1역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복도 청소를 도맡아 줄 학생을 찾는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도움 요청에 대해 고민하는 민수의 이야기를 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한 내용에 대해 조작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조작 확인 질문의 내

용은 누구를 돕는 것인지로 물어보았으며, 다친 학생 이름(정민)을 적으

면 조작 확인이 되었다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어떤 도움 요청이었는지에

도 응답하게 하였다. 분배정의 원칙 만화와 마찬가지로 친사회적 행동 

영상을 본 후에도, 민수의 교실에 있다고 상상하며 들었는지를 물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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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적으로, 오늘 본 두 개의 이야기 속 선생님이 모두 같은 사람인

지를 물어봄으로써, 두 개의 이야기를 연결 지어 인식하였는지도 함께 

확인하였다. 즉, 앞서 시청한 분배정의 원칙에서 유발된 교실공정성 지

각을 토대로 친사회적 행동에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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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배정의 원칙 만화 구성

본 연구는 각각의 분배정의 원칙 내용이 담긴 만화를 보고 교실공정

성을 지각하고, 이후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만화를 보

고 얼마나 도울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분배정의 원칙별 처치와 함께 만화 제작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선, 만화로 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글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연구참여자가 많은 양의 글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읽

어야 하는 피로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으로 글보다는 만화 형태로 주어졌을 때, 내용에 대한 이

해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른 학생의 교실에

서 일어나는 이야기(분배정의 원칙)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교실

공정성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야기의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는 것이 중

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연구참여자에게 시나리오 글을 읽히

는 방법보다 만화(지면, 영상 형식)를 읽거나 시청하게 하여 조작하는 연

구가 많아지고 있다(예: Baten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집중도 및 조작을 강화하기 위해 만화로 제작하여 시청

하게 하였다. 

가. 만화 내용 구성

 만화 내용은 크게 분배정의 원칙 만화와 친사회적 행동 만화로 나

뉜다. 두 만화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제작하였다(<표 Ⅳ-3> 참고). 학생

은 매일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고, 교사-학생 관계는 교실공정성 지각에 

매우 중요하다(Ucar & Dalbert, 2018). 교사가 학생에게 분배하는 교육자

원을 생산물(product)의 관점에서 지식, 기술, 태도로 보기도 하지만(예: 

Brighous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원을 과정(process)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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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것이 학생이 받아야 할 교육 기회와 관련이 깊다는 점

(Rubie-Davies, 2015)에서,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과제 및 추가 시간, 정서적인 지지(Sabbagh et al., 2006; Tomlinson, 

2014)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그중 Pianta와 동료들(2012)은 Teaching Through Interactions(TTI)라

는 이론적 틀을 제안하였다. TTI 틀은 교실에서 교사-학생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구체화하고 정리한 체계로서, 정서적지지, 학업적지지, 교실 

운영 등 세 개 영역으로 나뉜다. 우선, 정서적지지는 교사가 정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정서민감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서적인 환경은 교사가 반 학생을 돌보고, 관심 가져주고,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는 교실분위기를 의미한다. 교사의 

정서민감성은 학생의 표정을 관찰하고, 슬프거나 당황한 표정의 학생들

에게 다가가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학업적지지는 교사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혹은 자주 피드백을 주는 내용, 그리고 피드백의 양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교실 운영은 교

사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분배정의 원칙 중 차등 분배원칙(형평, 필요) 대상에 대한 내용

도 함께 구성하였다. 이 대상 선정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앞서 이론적배

경에 기술하였다. 형평 차등원칙은 학업적으로 높은 성취(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보이는 학생이면서 지역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 필요 차등원

칙 중 느린학습자는 기초 지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학생, 신체장애 학생은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으로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 만화는 다친 친구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

안 복도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을 다뤘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Busching & Krahe, 2020; Sauerwei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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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I helped to make sure classrooms remained clean)를 우리나라 

교실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특히 요즘 초등학교 교실은 청소미화

원이 청소하거나, 학생들이 자기 자리 주변 청소를 하므로, 누군가를 위

해 교실 청소를 대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

라서, 현직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복도 청소를 도와줄 것인지로 친사회

적 행동 내용을 구성하였다. 

절차 주요 수행 내용  

[1단계] 

시나리오 내용 

구성

1. 분배정의 원칙 내용

Ÿ 정서적지지: 정서적 환경 조성, 교사의 정서민감성

Ÿ 학업적지지: 피드백 제공 시점, 피드백의 양/질

Ÿ 교실 운영: 교실 활동 기회 확대, 적극적인 참여 기대 

2. 차등 분배 대상: 

Ÿ 형평: 학업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

Ÿ 필요: 느린학습자, 신체장애

3. 친사회적 행동: 복도 청소

[2단계]

시나리오 

내용타당도 실시 

(교사, 학생)

[1단계]에서 제작된 시나리오에 대해 교사와 초등학생 

대상 내용타당도 실시

[3단계]

그림 삽화 제작

[2단계]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확인받고 수정한 내용으로 그림 삽화 제작

Ÿ 분배원칙 별 11컷 삽화 

Ÿ 분배원칙 별 교사 동일 인물, 차등분배 대상 

동일 인물(신체장애만 안경 씀)

Ÿ 친사회적 행동 6컷 삽화

[4단계]

삽화 내용타당도 

실시(교사, 학생)

[3단계]에서 제작된 그림 삽화에 대해 교사와 초등학생 

대상 내용타당도 실시

<표 Ⅳ-3> 만화 제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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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화 내용에 대한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만화 내용은 여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제작되

었지만, 포함된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따라

서 시나리오 구성에서부터 만화(삽화+더빙) 형태까지 모든 과정에서 현

직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매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은 모두 달랐고, 

모든 교사와 학생은 1회의 내용타당도 검증에 참여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는 응답자 중 각 항목에 타당하다(5점 

만점에 4점 이상)로 응답한 비율로 계산되었다(백순근 외, 2021). 이때 

CVI 평균값의 절단점(cut-off score)은 .75로 보며, .75 이하는 내용타당도

가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김향희 외, 2008).

글 형태의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자 교육심리 석사학위 소지자 3명(남교사 1명, 여교사 2명, 평균 연령 

30세, 평균 경력 7년), 초등학교 5학년 4명(남학생 3명, 여학생 1명), 6학

년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타당도 검사지에 분

배정의 원칙 내용의 세 개 영역(정서적지지, 학업적지지, 교실 운영), 차

등 분배 대상 설정 내용, 친사회적 행동 내용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

였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적어주었다. 교사 대상 시나리오 내용타당도 

검사 결과, 모두 내용에 대해 타당함을 보여주었고(M = 4.33~5.00), CVI 

[5단계]

만화(삽화+더빙)  

제작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그림 삽화의 각 컷의 내용을 

AI 보이스로 읽어주는 형태의 만화 4종(분배정의 원칙) 

제작

[6단계]

만화 이해, 집중, 

재미 측정(학생)

[5단계]에서 제작된 만화 4종에 대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해도, 집중도, 재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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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평균이 0.89(SD=0.21)으로 나타나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학생 대상 

결과, 모두 내용에 대해 타당함을 보여주었고(M = 3.63~4.88), CVI 값의 

평균은 0.82(SD=0.23)으로 나타나 역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삽화를 제작하였고, 이

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교육심리 

석사학위 소지자 3명(여교사 3명, 평균 연령 34.3세, 평균 경력 11.3년)과 

초등학교 5학년 3명(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6학년 2명(남학생 1명, 여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균등 분배원칙 삽화와 형평 차등원칙, 필

요 차등원칙(느린학습자, 신체장애), 친사회적 행동 삽화에 대한 내용타

당도 검증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타당함을 보여주었고(M = 3.67~5.00), 

CVI 값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교사(M=0.82, SD=0.16), 학생(M=0.89, 

SD=0.24).

마지막으로 삽화에 더빙이 입힌 만화 4종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 6

학년 99명(남학생 50명, 여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만화에 대한 이해도, 

집중도, 재미를 측정하였다. 학급 당 하나의 분배정의 원칙 만화를 시청

하였고, 다 본 후 연구자가 제작하여 배부한 종이에 이해도, 집중도, 재

미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균등분배 원칙 만화를 본 6학년 

26명 학생(남학생 11명, 여학생 15명)의 이해도 평균은 4.67(SD=0.45), 집

중도 평균은 4.35(SD=0.75), 재미 평균은 3.39(SD=1.02)으로 나타났다. 형

평 차등원칙 만화를 본 5학년 25명 학생(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의 이

해도 평균은 4.68(SD=0.56), 집중도 평균은 4.44(SD=0.71), 재미 평균은 

3.88(SD=1.05)으로 나타났다. 필요 차등원칙(느린학습자) 만화를 본 5학년 

23명 학생(남학생 12명, 여학생 11명)의 이해도 평균은 4.57(SD=0.66), 집

중도 평균은 4.52(SD=0.59), 재미 평균은 3.91(SD=0.85)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필요 차등원칙(신체장애) 만화를 본 6학년 25명 학생(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의 이해도 평균은 4.56(SD=0.71), 집중도 평균은 

4.08(SD=0.99), 재미 평균은 3.12(SD=1.2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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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배정의 원칙별 처치  

분배원칙의 내용적 기반인 TTI 틀(Pianta et al., 2012)과 차등 분배원

칙 대상에 대한 묘사를 토대로, 각 집단의 연구참여자가 받은 분배정의 

원칙 처치는 다음과 같다(<표 Ⅳ-4> 참고). 균등 분배원칙 집단은 민수의 

반 담임 선생님이 학생 모두에게 똑같이 정서적지지, 학업적지지를 해주

고, 교실 운영에 있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평 차등원칙 만화는 민수의 반에서 성취가 뛰어난 학생에게 담

임 선생님이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더 지지하고, 교실 운영과 관련해

서도 그 학생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 차등원칙 

중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는 민수의 반에서 학교생활에 어려

움을 겪는 학생(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 움츠려 있는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더 지지하고,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학생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

지막으로, 신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는 민수의 반에 한쪽 눈

의 시력이 거의 없는 학생에게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더 지지하고,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학생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때 차등분배 대상 학생을 포함하여 민수의 반 담임 선생님은 성별

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하였다.

분배정의 원칙 예시 및 주요 내용  

균등분배 원칙

<표 Ⅳ-4> 분배정의 원칙별 만화 예시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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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분배(형평, 

필요) 원칙

형평 차등원칙 

대상 설명

 

필요 차등원칙 

(느린학습자) 

대상 설명

 

필요 차등원칙

(신체장애)

대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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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도구  

가. 공정성 인식 

공정성 인식은 연구참여자에게 앞서 경험한 사건에 대한 공정함(fair)

을 단일 문항(5점 척도)을 사용하여 측정한 선행연구(Kirkland et al., 

2020)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방금 들은 민수의 이야기

에서, 민수의 선생님이 민수 반 학생들을 대하는 행동은 얼마나 공정하

였나요?”로 물었다. 

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민수의 도움 요청에 대한 고민에 대해,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봄으로써, 친사회적 행동(단일 문항, 5

점 척도)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된 친사회적 행동(복도 청소)

에 대해 “방금 들은 민수의 이야기에서, 내가 민수라면 얼마나 도와주

고 싶나요?”로 물었다. 

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정은교와 안도희(2017b)가 

타당화 한 청소년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중 개인적 믿음 요인

의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

항의 예시와 신뢰도는 <표 Ⅳ-5>에 제시하였다(Cronbach  = .83). 

라.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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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우 관계

학급 내 또래와의 관계는 초기 청소년기 교실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Rasooli et al., 2019). 본 연구에서 분배정의 원칙

의 주요 내용이 한 학급의 학생들과 동등하게 나누는지, 특정 한 학생에

거 더 분배되는지가 포함되어 평소 연구참여자 개인이 가지는 교우 관계

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우 관계는 한국교육개발원 KELS 

2013 데이터에서 사용된 교우 관계 문항 6개가 사용되었으며,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Cronbach  = .84). 

(2)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초기 청소년 시기 자기평가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토대로 이

루어진다(Harter, 1990).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교실공정성 지각에 있어, 

타인(특히 교사)의 인정을 받고자 평소 개인이 가지는 태도와 다르게 응

답한 경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고자, 타인

에 대한 인정 욕구를 측정하였다. 송은주와 동료들(2012)이 타당화 한 타

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2개 요인(칭찬

과 인정, 비난과 거절)로 구성되었다. 칭찬과 인정은 타인으로부터 긍정

적인 평가나 사회적 강화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며, 비난과 거절은 부정

적 평가나 사회적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를 담고 있다. 친사회

적 행동이라는 긍정적인 행동에는 교사나 친구로부터 받는 칭찬이 더 영

향을 미친다는 점(Wang et al., 2018)에서 칭찬과 인정 문항 5개를 사용

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 .75). 

(3)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 중 개인의 공감 능

력이 있다(Eisenberg & Fabes, 1990).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화정과 동료들(2011)이 타

당화 한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EQ-C) 척도 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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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성을 더 예측한다

는 선행연구(김혜리 외, 2013; 홍솔지, 최윤경, 2017)에 따라 정서적 공감

만을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  = .81).  

(4) 친사회적 동기

친사회적 동기 또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과 

동시에, 친사회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타인과 소속 집단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Grant, 2008). 본 연구에서 묻는 친사회적 행동은 학생이 

소속된 교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타적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묻기 때

문에, 개인이 가진 친사회적 동기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김봉현(2022)의 연구에서 사용된 친사회적 동기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문항 중 “나는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문항은 초등학생

에 맞는 용어로 바꿔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로 사용하

였고, 이때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총 10문항을 측정

하였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Cronbach  = .83). 

(5) 사회적 바람직성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 모

두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바람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해 판단해

야 하는 경우, 사회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

로 인해(Rubin & Babbie, 2008), 개인의 본래 생각과 태도와는 다르게 응

답하려는 경향성이 발생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현주와 권

희경(2020)이 타당화 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인상관리와 자기기만적 고양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인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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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바른 이미지를 설정함으로써 승인을 받으려는 

경향성이고, 자기기만적 고양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 

자기애적 성향이다(손은영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교사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향성 때문에 공정성이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인상관리 문항 4개만을 사용하였으며, 5점 척

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 .70). 

하위척도 문항 예시 신뢰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은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

.83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을 받거나 혼이 나는 것은, 

내 행동이 그럴만 했기 때문이다.

교우 관계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

.84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75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 하면 걱정된다.

.81
다른 사람이 울거나 고통받는 것을 보면 슬퍼진다.

친사회적 

동기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중요하다고 

느낀다. .83

나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

사회적 

바람직성

나는 항상 나의 실수(잘못)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70나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질서를 

잘 지킨다.

<표 Ⅳ-5> 문항 예시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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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교실공정성 

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의 개인 특성 변수인 성별과 학년, 그리고 교실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교우 관계,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공감 능력, 

친사회적 동기,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절변수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평균값으로 회귀분석 결과

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분석하였

다. 전반적인 분배정의 원칙의 효과를 균등 분배원칙과 차등 분배원칙

(형평, 필요(느린학습자), 필요(신체장애))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세부적

으로 분배정의 원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Helmert contrast 방식을 

사용하여 코딩하였다(<표 Ⅳ-6> 참고). 

집단 처치

Helmert contrast

균등 vs. 차등
형평 차등 vs. 
필요 차등

필요(느린학습자) 
vs. 

필요(신체장애)

균등 분배원칙 -0.75 0 0

형평 차등원칙 0.25 -0.67 0

필요 차등원칙
(느린학습자)

0.25 0.33 -0.5

필요 차등원칙
(신체장애)

0.25 0.33 0.5

<표 Ⅳ-6> Helmert contrast 방식을 활용한 변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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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기초 분석   

가. 기술통계 및 상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은 <표Ⅴ-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참

여자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6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보

통보다 약간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 교실공정성은 3점이 채 되지 않아 

보통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네 개의 집단의 평균

값으로 차등 분배원칙 집단에서 교실공정성 인식을 낮게 지각하여 전반

적인 교실공정성 인식이 보통(3점)보다 아래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평균과 왜도 및 첨도로 확인했을 때, 다른 변수에 비해 

비교적 정규분포의 형태를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실공정성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난 사회적 바

람직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와는 상관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보이는데, 이는 공정성 인식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간의 중간 

정도의 상관을 나타낸 여러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예: Donat et al., 

2012; Thomas & Mucherah, 2018). 이는 선행연구에서 측정한 공정성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공정성을 측정한 맥락의 차이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교실공정성의 인식은 모든 분배정의 원칙(균

등, 차등) 집단에서 지각한 평균이다. 따라서 차등 분배(형평, 필요)원칙

에 대한 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측정한 공정함 인식과

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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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공정성 인식 -
2 친사회적 행동 .49** -
3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09 .20** -
4 공감 능력 .03 .26** .27** -
5 사회적 바람직성 .12* .18** .27** .53** -
6 교우 관계 -.04 .15** .35** .45** .35** -
7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01 .09 .14** .23** .03 .09 -
8 친사회적 동기 .01 .22** .23** .69** .45** .57** .25** -

최소값 1 1 1 1 1 1 1 1
최대값 5 5 6 5 5 5 5 5
평균 2.91 3.05 4.18 3.73 3.39 3.50 3.34 3.93

표준편차 1.03 0.81 0.90 0.70 0.67 0.79 0.83 0.63
왜도 -0.11 0.02 -0.48 -0.62 -0.17 -0.16 -0.10 -0.48
첨도 -0.92 -0.20 0.48 0.37 0.54 -0.01 -0.23 0.40

주) *p < .05, **p < .01.

<표Ⅴ-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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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요 변인의 집단별 기술통계는 <표Ⅴ-2>와 같다. 교실공정

성 인식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균등 분배원칙 집단이 차등 분배원칙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평 차등원칙과 필요 차등원

칙 중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의 교실공정성은 전체 평균(M = 

2.91)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친사회적 행동은 균등 분배원칙, 그리고 

필요 차등원칙 중 신체장애를 대상으로 한 집단은 전체 평균(M = 3.05)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두 집단은 이보다 낮았다. 조절변수인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네 집단 모두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는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3, 371) = 

1.33, p = .263.

균등 형평 필요
(느린학습자)

필요
(신체장애)

(n=89) (n=94) (n=106) (n=87)

M SD M SD M SD M SD

공정성 인식 3.85 0.68 1.75 0.70 2.73 0.62 3.41 0.69

친사회적 행동 3.35 0.82 2.51 0.51 2.97 0.78 3.44 0.7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4.11 0.91 4.25 0.80 4.22 1.00 4.12 0.87

<표Ⅴ-2> 실험조건 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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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조건 간 동질성 검정  

조절분석을 실시하기 전 통제변수인 공감 능력, 사회적 바람직성, 교

우 관계,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친사회적 동기가 균등 분배원칙 집단, 

형평 차등원칙 집단, 필요(느린학습자) 차등원칙 집단, 필요(신체장애) 차

등원칙 집단에서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Levene의 등분산성 확인 결과, 교우 관계(F (3, 371) = 2.00, p = .113), 타

인에 대한 인정 욕구(F (3, 371) = 0.09, p = .968), 공감 능력(F (3, 371) = 

1.08, p = .359), 친사회적 동기(F (3, 371) = 2.30, p = .077), 사회적 바람직

성(F (3, 371) = 1.00, p = .398)의 분산이 모든 집단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실험조건 간 동질성을 검정

한 결과(<표Ⅴ-3> 참고), 분배정의 원칙 집단 간 모든 통제변수에서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균등 형평 필요
(느린학습자)

필요
(신체장애) F

(3, 
371)

η2

(n=89) (n=94) (n=106) (n=87)

M SD M SD M SD M SD

교우 관계 3.49 0.74 3.61 0.71 3.45 0.90 3.44 0.79 0.90 .01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3.40 0.76 3.38 0.82 3.26 0.88 3.33 0.84 0.55 .01

공감 능력 3.70 0.64 3.75 0.72 3.68 0.69 3.81 0.76 0.62 .01

친사회적 
동기 3.92 0.61 4.01 0.53 3.88 0.64 3.94 0.73 0.67 .01

사회적 
바람직성 3.37 0.60 3.28 0.70 3.47 0.64 3.45 0.74 1.56 .01

<표Ⅴ-3> 실험조건 간 통제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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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Ⅴ-4> 참고), 추정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4, 360) = 45.33, p <.001. 

공정성 인식(R2 = .62)

b SE t 95% CI p

절편 2.82 0.28 10.12 [2.27, 3.36] < .001

분배정의 원칙별 비교

  균등 vs. 차등 (X1) -1.21 0.08 -14.63 [-1.37, -1.05] < .001

  형평 차등 vs. 필요 차등 (X2) 1.31 0.09 15.18 [1.14, 1.48] < .001

  필요(느린학습자) vs. 필요(신체장애) (X3) 0.71 0.09 7.84 [0.53, 0.88] <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W) 0.09 0.04 2.10 [0.01, 0.17] .037

분배정의 원칙×W

  X1 ×W 0.09 0.09 1.09 [-0.08, 0.26] .278

  X2 ×W 0.07 0.11 0.65 [-0.14, 0.28] .517

  X3 ×W 0.46 0.11 4.16 [0.24, 0.68] < .001

성별 -0.15 0.07 -2.05 [-0.30, -0.01] .042

학년 0.01 0.07 -0.02 [-0.14, 0.13] .988

교우 관계 -0.07 0.06 -1.18 [-0.18, 0.04] .241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0.01 0.05 -0.05 [-0.10, 0.10] .960

공감 능력 -0.05 0.08 -0.54 [-0.21, 0.12] .589

친사회적 동기 0.06 0.09 0.67 [-0.12, 0.25] .504

사회적 바람직성 0.11 0.07 1.64 [-0.02, 0.24] .101

<표 Ⅴ-4>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에는 성별과 학년 외에도, 독립변수와 관련성이 존재함과 동

시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진 5개의 통제변수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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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 또한, 본 분석에서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조절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는데, Hayes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표

준오차(예: HC0~HC4) 중 가장 검증력이 뛰어난 HC42)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22). 또한, 분배정의 원칙은 helmert contrast에 따

라 각각 균등, 형평, 필요(느린학습자) 원칙을 참조변수로 활용하여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조절변수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평

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분석의 세부적

인 사항은 두 번째 종속변인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도 동일하게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분배정의 원칙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차등 분배원칙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균등 분배원칙 집단과 비교했을 때, 차등 분배원칙 집단의 교실공정

성 인식은 낮았다, b = -1.21, t = -14.63, p < .001. 본 연구참여자는 균

등 분배원칙에 비해, 차등 분배원칙이 적용된 교실공정성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

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b = 0.09, t = 1.09, p = .278. 형평 차등원칙

과 필요 차등원칙과 같이 특정한 한 대상에게 교사가 더 분배하는 차등 

분배원칙의 상황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과 관계없이, 교사

가 동등하게 분배한 집단보다 교실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Ⅴ-1] 참고). 

1) 통제변수 없이 분석한 결과를 부록에 제시함
2) 검증력이 가장 낮은 HC0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부록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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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차등 분배원칙(vs. 균등 분배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필요 차등원칙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차등 분배원칙의 세부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형평 차등

원칙과 비교했을 때, 필요 차등원칙 집단의 교실공정성 인식은 높았다, 

b = 1.31, t = 15.18, p < .001. 본 연구참여자는 형평 차등원칙에 비해, 

필요 차등원칙이 적용된 교실의 공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에 따라 달라

지지 않았다, b = 0.07, t = 0.65, p = .517. 느린학습자와 신체장애 학생

에게 교사가 교육자원을 더 분배한 집단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

준과 관계없이 교사가 성취가 높은 학생에게 더 분배한 집단보다 교실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높았다([그림Ⅴ-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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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형평 차등원칙(vs. 필요 차등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필요(신체장애) 원칙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필요 차등원칙의 대상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필요(느린학

습자) 원칙과 필요(신체장애) 원칙이 교실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필요(신체장애)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b = 0.46, t = 4.16, p < .001. 이는 같은 필요 차

등원칙이라도 교사가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교실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교실공정성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Ⅴ-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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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3] 필요(신체장애) 원칙(vs. 필요(느린학습자)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의 수준의 특정 값(±1SD)에서 필요(신체장애) 원칙이 교실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Ⅴ-7> 참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을 때(-1SD), 필요(신체장애) 원칙 집단 학생의 교실공정성 인

식이 필요(느린학습자) 원칙 집단 학생보다 0.29점 높았다, t = 2.13, p

=.034. 그러나 이 두 집단의 교실공정성 인식 차이는 평균 수준의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신체장애) 원

칙 집단 학생의 교실공정성 인식이 필요(느린학습자) 원칙 집단의 학생

보다 0.71점이 더 높았다, t = 7.84, p <.001.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 때(+1SD),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필요(신체장애) 원칙 집단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

은 필요(느린학습자) 원칙 집단보다 교실공정성 인식이 1.12점 높았다, t

= 8.33,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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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

b SE t 95% CI

-1 SD 0.29 0.13 2.13 [0.02, 0.55]

 평균 0.71 0.09 7.84 [0.53, 0.88]

+1 SD 1.12 0.13 8.33 [0.86, 1.39]

<표 Ⅴ-7>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에 따른 필요(신체장애) 원칙의 조건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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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3), 추정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F(14, 360) = 17.01, p <.001. 구체적으로 분배정의 원칙별 결과를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표 Ⅴ-8> 참고). 

친사회적 행동(R2 = .33)

b SE t 95% CI p

절편 2.04 0.34 6.05 [1.38, 2.71] < .001

분배정의 원칙별 비교

  균등 vs. 차등 (X1) -0.39 0.09 -4.16 [-0.57, -0.20] < .001

  형평 차등 vs. 필요 차등 (X2) 0.73 0.08 9.33 [0.57, 0.88] < .001

  필요(느린학습자) vs. 필요(신체장애) (X3) 0.47 0.10 4.74 [0.27, 0.66] <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W) 0.16 0.05 3.38 [0.07, 0.25] < .001

분배정의 원칙×W

  X1 ×W 0.01 0.09 0.03 [-0.18, 0.18] .979

  X2 ×W 0.28 0.09 3.10 [0.10, 0.46] .002

  X3 ×W 0.36 0.11 3.27 [0.14, 0.58] < .001

성별 -0.03 0.08 -0.40 [-0.18, 0.12] .687

학년 0.03 0.07 0.42 [-0.11, 0.17] .677

교우 관계 0.01 0.06 0.10 [-0.12, 0.13] .924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0.01 0.05 0.27 [-0.09, 0.12] .791

공감 능력 0.17 0.08 2.17 [0.02, 0.33] .031

친사회적 동기 0.11 0.09 1.34 [-0.05, 0.28] .181

사회적 바람직성 -0.04 0.06 -0.61 [-0.16, 0.08] .541

<표 Ⅴ-8>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3) 통제변수 없이 분석한 결과와 HC0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부록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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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차등 분배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균등 분배원칙 집단과 비교했을 때, 차등 분배원칙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은 낮았다, b = -0.39, t = -4.16, p < .001. 본 연구참여자는 균등 분

배원칙에 비해, 차등 분배원칙이 적용된 교실공정성에 대해 친사회적 행

동을 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b = 0.01, t = 0.03, p = .979. 형평 차등원

칙과 필요 차등원칙과 같이 특정한 한 대상에게 교사가 더 분배하는 차

등 분배원칙의 상황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과 관계없이, 

교사가 동등하게 분배한 집단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Ⅴ-4] 참고). 

     

[그림 Ⅴ-4] 차등 분배원칙(vs. 균등 분배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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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필요 차등원칙이 친사회적 행동

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차등 분배원칙의 세부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형평 차등

원칙과 필요 차등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필요 차등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

였다, b = 0.28, t = 3.10, p = .002. 이는 같은 차등 분배원칙이라도 교사

가 느린학습자나 신체장애 학생처럼 어려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분배

하는 교실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Ⅴ-5] 참고).

[그림 Ⅴ-5] 형평 차등원칙(vs. 필요 차등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의 특정 값(±1SD)에서 필요 차등원

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Ⅴ-10> 참고). 필요 

차등원칙 집단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낮게 지각한 학생(-1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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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평 차등원칙 집단의 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0.48점 더 높았다, t

= 3.97, p <.001. 필요 차등원칙 집단에서 평균 수준의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을 가진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은 형평 차등원칙 집단의 학생보다 

0.73점 더 높았다, t = 9.33, p <.001.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

을 때(+1SD), 필요 차등원칙 집단의 학생은 형평 차등원칙 집단의 학생

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0.98점 더 높았다, t = 9.35, p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

b SE t 95% CI

-1 SD 0.48 0.12 3.97 [0.24, 0.71]

 평균 0.73 0.08 9.33 [0.57, 0.88]

+1 SD 0.98 0.10 9.35 [0.77, 1.18]

<표 Ⅴ-1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에 따른 필요 차등원칙의 조건부 효과

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필요(신체장애) 원칙이 친사

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필요 차등원칙의 대상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필요(느린학

습자) 원칙과 필요(신체장애) 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한 결과, 필요(신체장애)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b = 0.36, t = 3.27, p < .001. 이는 같은 필요 차

등원칙이라도 교사가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교실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친사회적으로 더 행동함을 보여

준다([그림Ⅴ-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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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6] 필요(신체장애) 원칙(vs. 필요(느린학습자)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어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의 특정 값(±1SD)에서 필요

(신체장애) 원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Ⅴ

-11> 참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을 때(-1SD), 필요(신체장애) 원

칙 집단과 필요(느린학습자) 원칙 집단 사이의 친사회적 행동 값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14, t = 1.00, p = .318.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차이는 평균 수준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에서 나타났다. 필요(신체장애) 원칙 집단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이 필요

(느린학습자) 원칙 집단의 학생보다 0.47점이 더 높았다, t = 4.74, p < 

.001.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 때

(+1SD),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신체장애) 원칙 집단에서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필요(느린학습자) 원칙 집단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0.79점 높았다, t = 5.8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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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

b SE t 95% CI

-1 SD 0.14 0.14 1.00 [-0.14, 0.43]

 평균 0.47 0.10 4.74 [0.27, 0.66]

+1 SD 0.79 0.14 5.86 [0.53, 1.06]

<표 Ⅴ-1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에 따른 필요(신체장애) 원칙의 조건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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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현재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여러 연구와 조

사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공정한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사적으

로, Rawls(1971)와 같은 철학자들은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가에 대한 질문

에 답하고자 윤리적인 분배정의에 대한 원칙을 고민하였고, 

Deutsch(1975)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분배를 선호하는지에 

답을 찾고자 분배정의 원칙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였다(장성수, 1985). 

본 연구는 이를 교육심리학 관점에서 다뤄보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실 맥락에서 학생들은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

라보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공정성 인식에 있어 교사-학생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Ehrhardt-Madapathi et al., 2018), 교사의 행동에 대한 

공정성 개념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때, 교사가 교실의 주요 교육

자원 분배자라는 점에서 분배정의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분배정의 원칙을 교사가 교실에 적용시켰을 때, 학생들은 그 교실에 대

한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교사가 행하는 분배정의 원칙은 

학생의 이타적인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답을 찾고

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사가 어떠한 분배정

의 원칙(균등, 형평, 필요)을 가지고 교육자원(정서적인 돌봄, 학업적 피

드백, 교실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분배하는지에 따라 초등학생이 지각하

는 교실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또 

이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원칙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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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배정의 원칙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1) 차등 분배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균등 분배원칙과 비교했을 때, 차등 분배원칙은 교실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이탈리아의 중·고등학생이 차등 분배원칙

보다 균등 분배원칙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 연구 결과(Berti et al., 

2010)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차등 분배원칙이 적용된 교실

보다는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양의 교육자원을 분배하는 교실을 

더 공정하다고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

생 인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리더십을 배분한 상황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연구(Killen et al., 2022)와는 다른 결과이다. 학생 각자가 받

는 교육자원의 양은 자신의 학교생활(학업적 성취, 교사와의 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Van Vijfeijken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분배되는 

자원이 교사의 학업적지지, 정서적 돌봄, 교실 생활에서의 기회였다는 

점, 그리고 차등 분배로 인해 나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생활과 관련한 부분에 위협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과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더 분배되는 교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2) 필요 차등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균등 분배원칙보다 차등 분배원칙이 교실공정성 인식에 더 부정적임

을 확인한 후, 차등 분배원칙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어떠한 패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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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형평 차등원칙에 비해, 필요 차등

원칙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교실공정성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같은 차등분배라도 성취가 

높은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상황에 대해 큰 반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감으로 인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형평 차등원

칙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형평 차등원

칙은 개인이 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 차등 보상을 

의미한다(Taylor, 1985). 즉 한 달에 1개의 낫을 만드는 대장장이와 10개

를 만든 대장장이의 월급이 같은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권희경 

외, 2021). 이러한 상황은 주로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개념으로 표현

되며, 이처럼 업적, 성취,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사용한다(김경근, 심재휘, 2016; 장은주, 2011). 그러나 본 연구를 통

해, 이 개념이 교실 장면에 대입되었을 때, 형평 차등원칙은 다르게 해

석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환경과 연관 지어 설명될 수 

있다. 교실 장면에서의 기여도란 한 학생이 보여왔던 능력이나 성취 정

도로 볼 수 있다. 이 능력의 수준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개인의 노력을 

비롯하여, 타고난 재능, 부모 지원 및 가정환경 등 주변의 영향을 포함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 요인보

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다(예: 권희경 

외, 2021).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가 교실공정성 

인식 질문에 응답한 직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에 대해 작성한 내용

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예: “지수는 좋은 학원을 다닐 것 같다. 그런데

도 선생님까지 저러는 건 불공평하다”,“원래 똑똑한 애한테 왜 선생님

이 더 잘해주나요? 못하는 애한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나라처럼 입시 경쟁이나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식 교육이 뚜렷

한 환경에서는 한 학생의 뛰어난 성취에 대해 개인의 노력보다는 남들보

다 뛰어난 유전이나 가정환경으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더 분배하는 상황



- 109 -

을‘우연에 따른 차등 보상’이라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권희경 외, 

2021). 따라서,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은 형평 차등원칙에 대해 커진 반감

으로 인해, 내가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수준과 관계없이 매우 

불공정하게 지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의 분배정

의 형평 차등원칙 적용이 때에 따라 필요함을 주장한 연구자들도(예: 

Van Vijfeijken et al., 2021; Merry, 2008) 이 원칙의 대상자가 사회적 특

권층(socially privileged) 학생이 아닌, 영재 학생처럼 진정으로 뛰어난 재

능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분배라고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능력에 따라 교육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때, 유의해야 

함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3) 필요(신체장애)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필요 차등원칙의 대상자에 따라 교실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다르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필요 차등원칙의 대상자에 따른 

교실공정성 인식 차이는 달랐으며,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

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필요 차등원칙 중 신체장애 학생을 대상으

로 한 집단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에 비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공정성 지각이 더 높아졌다. 

최근 들어, 단순히 누군가의 정의로운 행동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판

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즉 공정성과 귀인

을 같이 살핀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예: Matta et al., 2020; Scott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시청한 만화 속 교실의 공

정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적게 하였

다. 신체장애 집단의 연구참여자 몇몇은 “선생님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질병,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겐 조금 혜택

을 더 추가해줘야 한다”, “지수처럼 원래 아픈 사람은 배려하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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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을 적었다.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통해, 이들은 신체장애가 있는 지수가 처한 상황을 선천적으로 

가지게 된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느린학습자 집단의 몇

몇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지수가 

수업이 그냥 듣기 싫은데 왜 잘해줘요?”, “노력한 정도에 따라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배려해주는 반이 

공정하다. 근데 너무 그 아이들만 배려해도 안 될 거 같다”. 이들의 응

답은 느린학습자의 학업적 어려움을 그 학생의 개인적인 노력 부족으로 

두는 듯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과 느린학습자가 왜 그런 상황

에 놓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학생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각각의 이유를 추측하였을 것이다. 특히 불공정한 분배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의 유무가 공정성 인식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따라(Trump, 2020), 그들이 추측(혹은 인식)한 두 대

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원인은 두 집단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즉, 두 종류의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각각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귀인을 어떻게 두

었냐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병의 원인과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정당함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Nudelman & Shiloh, 2011), 그 원인이 통제 불가능할 때에

만(환경적, 유전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이 그 환자

에 대한 정당함 인식이 높아졌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귀인 신념과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의 관계에서도(Ebneter 

et al., 2011), 섭식장애의 원인이 유전적이거나 생물학적일 때, 높은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그 환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를 Jus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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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Lerner, 1980)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다는 

것은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

며, 스스로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고, 자신도 미래에 타인으로부터 공정

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기대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신체장애가 있

는 학생이 그러한 상황에 놓인 이유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무책임한 

행동보다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가 이들에게 좀 더 분배하는 

행위는 불공정하다기보다는 배려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특정인에 대한 특혜

가 아니라, 사회(교실)에 대한 정당함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때 신체에 어

려움이 있는 학생은 통제 불가능한 이유로 그 상황에 놓였다고 인식함에 

따라 그 사회(교실)은 공정했다고 받아드렸음을 의미한다.

반면, 본 연구참여자는 느린학습자의 불행한 상황을 개인의 노력 부

족 때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의 수준과 관계없이 이들에게 더 잘해주는 교사의 분배정의는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력 정당화 효과(effort justification effect)로 설

명해볼 수 있다. Rosenfeld와 동료들(1984)에 따르면, 노력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노력 부족을 매우 부정적(예: 불성실, 게

으름)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을 향한 배려를 역차별(불공정

한 제도)로 인식하게 된다(권희경 외,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식된 

느린학습자의 부당한 상황에 대해 노력 부족으로 봄에 따라, 자신의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별개로 교실공정성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 Hunyady, 

2005)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시키며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 만약 현재 체제의 변화가 생기면, 불안함이나 불확실함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느끼지 않고자 체제를 유지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다. 본 연구참여자는 느린학습자에게 더 분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

함과 불확실성을 느꼈지만, 그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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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더 분배해주는 것을 목격할 때 자신이 가진 정당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교실공정

성 지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해

석은 몇 명의 연구참여자가 적은 교실공정성 지각에 대한 이유를 통해 

유추해본 것으로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나. 분배정의 원칙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차등 분배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균등 분배원칙과 비교했을 때, 차등 분배원칙은 친사회적 행동에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

라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Cote et al., 2015)와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의 불균등 분배가 기부 행동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

(Kirkland et al., 2020)의 결과와 모두 일치한다. 즉 내가 가진 자원(혹은 

돈)의 양과는 관계없이, 내가 속한 집단에서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

었다고 인지되었을 때는 타인을 위한 행동이 발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한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차등적인 분배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집단구성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필요 차등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차등 원칙의 세부 유형(형평, 필요)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형평 차등원칙과 비교했을 때, 필요 차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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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형평 차등원칙과 필요 차등원칙의 본질

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형평 차등원칙은 일반적으로 집단의 효율

성을 높일 때 적합한 원칙이다(박효민, 김석호, 2015). 그러나, 이 원칙이 

교실에서 적용될 경우, 한 학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차별이나 

차등적 분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이나 차

등적 분배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보여질 수 있고(최성수, 이수빈, 

2018), 이에 따라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곽영신, 

류웅재, 2021). 특히 교실에서 형평 차등원칙의 대상자가 학급에서 뛰어

난 성취를 보인 학생이라는 점 자체가 경쟁이나 상향 사회비교 상황과 

같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끼게 했을 수 있다(손선경, 조

한익, 2013; Wehrens et al., 2010).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이 가지는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더라도, 누군가를 도울 행동까지 이르기

엔 그 집단 안에서 차별 혹은 편애의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필요 차등원칙은 신체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상황의 교실에서는 경쟁 등의 부정적인 분위

기보다는 협력적인 분위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급 내에

서 또래괴롭힘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교실에서 특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초등학생이 방어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결과(임

승철, 박주희,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허용

된 교실이나, 누군가의 뛰어난 성취로 더 많은 자원을 얻는 교실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학급 

친구들이 또래괴롭힘을 용납하지 않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더 

나눠주는 교실에서는, 높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학생들의 사회적

으로 올바른 행동으로까지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

들이 경험한 공정함은 그 학급의 분위기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정은

교, 안도희, 2017a; Peter & Dalbert, 201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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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학생일수록 형평 차등원칙보다는 필요 차등원칙이 적용된 교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났을 가

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필요(신체장애)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필요 차등원칙의 대상자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별적이었으며,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

다. 필요 차등원칙 중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신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

록 교실공정성 지각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Weiner(1995)의 귀인

이론을 통해 확인된 귀인-정서-행동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장

애, 질병 등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통제 불가

능하게 귀인하는 경우, 동정심이 유발되고 이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

진다. 따라서, 신체장애 학생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동정이나 연민 등의 

정서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타인

에 대한 신뢰가 높다(김은하, 김수용, 2017; Dalbert, 2001). 즉, 나도 신체

장애 학생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교사가 나에게도 배려하고 공정하

게 대우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로운 상

황에서 느끼는 신뢰는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lquitt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역할이 필요 차등원칙 

대상자가 느린학습자일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

음은 부당한 상황(공정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정당함을 복구하려는 동기로 작용한다(Lerner, 1977). 그리고 

Montada(1991)에 따르면, 자원 재분배는 친사회적인 행동 중 하나로 여

겨지는데, 부당한 상황에 놓인 타인에게 자원을 재분배할 때, 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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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럴 만한 것이었는지(deserved) 아니면 자초한 일인지

(self-inflicted)에 대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느린학습자가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이유가 후자로 인식되는 듯하다. 느린학습자는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본질적인 정서적, 학업적 어려움(예: 위축, 우울, 낮은 

학습동기 등)을 더 겪는다(김동일 외, 2022a). 그러나, 본 연구의 필요(느

린학습자) 원칙 집단에서, 느린학습자가 학업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 계

기가 노력 부족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자신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졌을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그 학생에게

만 자원을 더 분배하여 내 몫은 작아짐으로써, 나의 상대적인 위치에 위

협이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Kirkland et al., 2021b), 내가 노력한 만

큼 대우받는다는 신념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지 못하였다고 해석해볼 수 있

다. 

필요 차등원칙은 보상 원칙(redress principle)으로 불리며, 주로 선천

적이나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 부족한 사람들(예: 신체장애인)이 겪는 

부당함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Rawls, 19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쪽 눈이 안보이는 학생에게 교사가 조금 더 신경써주는 모습을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보상이라고 생

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실 분위기에서 나도 어려움에 처한 누

군가를 도와야겠다는 행동으로 발현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신체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에 비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이미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연구(박순길 외, 2006)에서 확인된 결

과와 비슷하다. 장애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가지는 장애 인식 및 태도

(친구로서 사귐, 학업적인 도움주기)는 다르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처럼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장애 학생에 대한 친밀한 태도는 평균 이상으로 나

타났지만,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태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느린학습자보다, 신체장애 학생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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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더 분배할 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학생들을 더 

긍정적으로 이끌었을 것으로 보았다. 

서양의 몇몇 국가에서는 필요 차등원칙을 사회적 약자들이 한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원을 더 나눠주는 긍

정적인 차별 혹은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이라

고 부른다(Connell, 1993; Stojanov,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

서 신체장애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것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

할수록 교실공정성 인식이 높아졌고, 친사회적 행동도 더 하였지만, 교

실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느린학습자에게 더 분배하는 것은 단순히 

차등적 분배로만 인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습자 대부분은 더 나

은 학업적인 수행 및 성취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가

진 학생을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사회에서의 필요 차등원칙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

이다. 또한, 학생들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학업에 대한 어려움

이 있는 또래 친구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에 대한 태도가 신체에 어려움

이 있는 친구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예: 박순길 외, 2006).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초등학생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느린학습자로 표현된 학생이 겪고 있

을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긴 다소 힘들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느린학습자의 모습을 띄는 학생들에게 교사와 다른 사람의 

도움은 매우 절실하다. 또한, 학업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을 배려하는 

것은 교실에서 필요한 행위이며, 당연한 교사의 업무이다. 따라서 실제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외현

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장애 학생에게 더 분배하는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봤다는 결과만큼 중요한 점은, 

다른 사회적 약자(신체장애 만큼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어려움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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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배려도 공정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적으로 돕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또래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이 통합교육을 하는 학급일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장

애가 있는 또래 학생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는 점과 함께(박순길 외, 

2006), 이 시기 청소년이 가지는 느린학습자(혹은 학습과 관련한 어려움

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적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

한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초기 청소년 시기부터 여러 사회적으

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받는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적어도 시작점이 

동등할 수 있도록 내밀어 주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

도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교육적 시사점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

다. 이미 해외 교육계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교사의 한정된 교육

자원 분배와 관련한 공정성 지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다

(예: Mijs, 2016; Resh & Sabbagh, 2016; Van Vijfeijken et al., 2021). 그

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분배정의 원칙(균등, 형평, 필요)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 맞춘 분배정의와 

그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의 교실 내 공정성 인식

을 확인하였고, 그 원칙에 따라 이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교육적 의의가 있다. 

교사 한 명당 20여 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교실이 만연

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제한된 교육자원 분배가 차등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등 분배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 신체

장애 학생에게 교사가 교육자원을 더 분배해야 하는 필요 차등원칙에서 

학생 개인이 가지는 높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학생은 신체장애 학생에게 

교사가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교실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친사회

적 행동을 더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실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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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적 방법에 대한 고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오랫동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 기질로 알려졌지만, 최

근 들어, 후천적으로 변화되고 강화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어(예: 김지

경, 2002; Dalbert & Stoeber, 2006; Khera et al., 2014), 이에 대한 교육

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의 <공정한 생활> 단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당한 세상, 공정한 

사회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해당 단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생각하

는 공정함이란 무엇인지를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활 속에서 자신

이 경험했던 공정한 상황이나 그렇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원칙 등을 배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교실이나 교과목을 통해서 공정

성을 다룰 때, 공정성 개념에 대한 강의보다는, 공정한 세상은 모두가 

동등하게 나눠가지는 개념뿐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공정할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필요

하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사

는 세상은 정당한지, 그리고 정당한 세상이란 무엇인지 등을 학생들과 

자주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식의 수업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

해, 긍정적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지각,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을 돕는 행동에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초기 청소년 시기부터 선행되

어야 한다. 이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부족하

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또한 이들도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시기부터 적절한 교육적 개입

이 중요하다. 

공정성 인식과 관련한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관점에서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Farmer와 동료들(2011)은 교사

를 교실 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규정하며, 교사의 역할이 학생의 전인적



- 119 -

인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특히 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들과 설정하는 관계를 통해 교실 내 사회적 풍토를 설정하

고, 교사의 행동이 그 교실의 규범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자원의 

분배정의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봐야 함을 시사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행

하는 여러 행동이나 태도 등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고 그

로 인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자

원을 어떠한 원칙으로 분배하는지에 대한 것 또한 학생의 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자

원 분배에 대한 적절한 정의 감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할 수 있도록 교

사 교육 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때, 교사가 독단적으로 세운 분배정의 원칙이 아니라, 학생들과 상의

하고 교실 환경에 맞춘 분배정의 원칙이 학급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교사 교육도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필요 차등원칙이지만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보이는 학생

에게 교사가 더 배려하는 원칙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과 

관계없이 교실공정성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 모두에 부정적이었다. 이 결

과는 특히, 이런 특성을 보이는 학생이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고

(김동일 외, 2022b; 김자경 외, 2018), 우리나라 교육 장면에서 사교육 불

평등이 점차 심화된다는 점(구형모, 이진희, 2020; 김대열, 박명희, 2020) 

을 고려할 때, 더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교사가 학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

나 다른 학생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고, 이러

한 상황에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교육자로서 

더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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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회성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분배정의 원칙, 교실공정성 인식,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색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질적으로 더 풍부히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교실에서 교사의 분배정의 원칙이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다른 정의적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그 매커

니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분배정의 원칙에 따른 

교사의 교육자원 분배 이야기와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이야기를 제

작하였다.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친근한 상황을 제시하여 문

제 상황에 몰입하여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기법이다(백순근 외, 

2021).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글로 된 시

나리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만화(삽화+더빙)로 제작하여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만화 내용에 대한 조작 확인을 통해 시나

리오를 통해 내용을 습득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모든 연구참여자가 제시된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예: 실제 수업을 통한 원칙 제공, 친사회적 행동에 대

한 실제 행동 측정 등)에 대한 고안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분배정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공정성을 지각하

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정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는 주로 부정 정서(예: 화, 분노, 우울, 불안 등)와의 관계로 초점을 두었

는데, 학업 상황에서 분배정의 원칙 및 공정성 지각 등으로 유발되는 다

양한 정서를 측정한다면, 각 분배정의 원칙이 교실공정성 인식과 친사회

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 내적인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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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측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공된 분배정의 원칙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차

등 분배 대상과 교사)의 성별을 중립적으로 설정하였지만, 더빙된 목소

리가 남학생으로 구성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종종 공

정성 지각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기 때문에(예: 윤민재, 임정

재, 2022; 정은교, 안도희, 2017a), 분배정의 원칙 만화의 내래이션이 남

학생의 목소리였다는 점은 연구 설계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다. 추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최대한 중립적인 연구 세팅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분배정의 원칙 중 형평 차등원칙은 교육 영역에

서 학생이 보여준 높은 성취, 역량, 능력 등에 따른 분배로 본다는 점에

서(Mijs, 2016; Van Vijfeijken et al., 2021), 수행평가 점수가 높고 지역대

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으로 표현하였다. 다만, 초기 분배정의 원칙 연구

에서 형평 차등원칙은 능력뿐만 아니라 노력에 따른 차등 분배도 포함한

다는 점에서(박효민, 김석호, 2015), 추후 연구에 형평 차등원칙의 다면적

인 측면이 추가된다면 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분배정의 원칙을 가지고 연구할 때, 여러 분배정의 원칙을 

서로 조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팅에 대한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사나 학생 개인마다 선호하는 분배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분배원칙의 원리를 조합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예: 권희경 외, 

2021; 장성수, 1988; Van Vijfeijken et al., 2021). 따라서 후속 연구는 상

황에 따른 분배정의 원칙 조합, 선호하는 분배원칙과 다양한 관련 변인

과의 관계 등 더 폭넓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이는 특히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능력, 

노력, 운) 중 상대적으로 어떤 것에 더 의미를 두는지는 청소년기를 거

치며 발전한다는 점(Almas et al., 2010)에서, 연구 대상의 학교급을 보다 

다양화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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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에서 진행한 학생의 생활과 문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이 중요시 여기는 분배원칙(기준)은 능력, 노력, 필요 순으로 응답하

였음을 확인하였다(권희경 외, 2021). 이처럼, 국내에서도 분배정의 및 그 

원칙을 향한 연구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령기에 따른 차이는 어

떠할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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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측정 도구

1. 교실공정성 지각 (5점 척도, 단일 문항) 

Ÿ 방금 들은 민수의 이야기에서, 민수의 선생님이 민수 반 학생들을 

대하는 행동은 얼마나 공정하였나요?

2. 친사회적 행동 (5점 척도)

Ÿ 방금 들은 민수의 이야기에서, 내가 민수라면 얼마나 도와주고 

싶나요? 

3. 개인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6점 척도) 

Ÿ 이 세상은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

Ÿ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받거나 혼이 나는 것은, 내 행동이 

그럴만 했기 때문이다.

Ÿ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로 공정하다.

Ÿ 나는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을 겪은 적이 거의 없다.

Ÿ 내가 겪는 일들은 대체로 정당한 편이다.

Ÿ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

4. 공감 능력 (5점 척도) 

Ÿ 내가 겪는 일들은 대체로 정당한 편이다. 

Ÿ 다른 사람이 울거나 고통받는 것을 보면 슬퍼진다.

Ÿ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다.

Ÿ 어떤 아이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면 그 아이의 기분이 어떨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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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나는 영화의 주인공이 죽는다 해도 울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Ÿ 새로 전학 온 친구가 학급에서 잘 어울리도록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Ÿ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Ÿ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듣는다.

5. 사회적 바람직성 (5점 척도) 

Ÿ 나는 항상 나의 실수(잘못)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Ÿ 나는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

Ÿ 나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돕는다.

Ÿ 나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질서를 잘 지킨다.

6. 교우 관계 (5점 척도) 

Ÿ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

Ÿ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Ÿ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Ÿ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Ÿ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Ÿ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7.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5점 척도) 

Ÿ 공부를 잘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다.

Ÿ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Ÿ 나는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 

Ÿ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Ÿ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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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사회적 동기 (5점 척도) 

Ÿ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하다고 느낀다.

Ÿ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Ÿ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많이 생각한다.

Ÿ 나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

Ÿ 나에게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Ÿ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Ÿ 나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Ÿ 나는 내 친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한다.

Ÿ 나는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Ÿ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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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분배정의 원칙 만화 예시 

균등 분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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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차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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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차등원칙 (대상: 느린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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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차등원칙 (대상: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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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조절회귀분석 결과 추가 제시 1 - 통제변수 없음

공정성 인식(R2 = .61)

b SE(HC4) t 95% CI p

절편 2.94 0.03 86.68 [2.88, 3.01] < .001

분배정의 원칙별 비교

  균등 vs. 차등 (X1) -1.21 0.08 -14.56 [-1.37, -1.04] < .001

  형평 차등 vs. 필요 차등 (X2) 1.34 0.08 15.90 [1.18, 1.51] < .001

  필요(느린학습자) vs. 필요(신체장애) (X3) 0.70 0.09 7.87 [0.52, 0.87] <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W) 0.09 0.04 2.43 [0.02, 0.17] .016

분배정의 원칙×W

  X1 ×W 0.10 0.08 1.18 [-0.07, 0.26] .239

  X2 ×W 0.07 0.11 0.64 [-0.14, 0.28] .523

  X3 ×W 0.48 0.10 4.63 [0.28, 0.69] < .001

<표 부록-1>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친사회적 행동(R2 = .29)

b SE(HC4) t 95% CI p

절편 3.08 0.04 85.92 [3.01, 3.15] < .001

분배정의 원칙별 비교

  균등 vs. 차등 (X1) -0.38 0.09 -4.08 [-0.57, -0.20] < .001

  형평 차등 vs. 필요 차등 (X2) 0.71 0.07 9.64 [0.57, 0.86] < .001

  필요(느린학습자) vs. 필요(신체장애) (X3) 0.50 0.10 4.98 [0.31, 0.70] <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W) 0.22 0.04 5.32 [0.14, 0.29] < .001

분배정의 원칙×W

  X1 ×W -0.01 0.09 -0.08 [-0.19, 0.18] .935

  X2 ×W 0.27 0.09 3.06 [0.10, 0.45] .002

  X3 ×W 0.41 0.12 3.34 [0.17, 0.66] < .001

<표 부록-2>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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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조절회귀분석 결과 추가 제시 2 – 표준오차(HC0) 방식

공정성 인식(R2 = .62)

b SE t 95% CI p

절편 2.82 0.27 10.53 [2.29, 3.34] < .001

분배정의 원칙별 비교

  균등 vs. 차등 (X1) -1.21 0.08 -15.00 [-1.37, -1.05] < .001

  형평 차등 vs. 필요 차등 (X2) 1.31 0.08 15.61 [1.15, 1.50] < .001

  필요(느린학습자) vs. 필요(신체장애) (X3) 0.71 0.09 8.13 [0.53, 0.88] <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W) 0.09 0.04 2.22 [0.01, 0.17] .027

분배정의 원칙×W

  X1 ×W 0.09 0.08 1.14 [-0.07, 0.25] .254

  X2 ×W 0.07 0.10 0.69 [-0.13, 0.27] .491

  X3 ×W 0.46 0.10 4.56 [0.26, 0.66] < .001

성별 -0.15 0.07 -2.10 [-0.30, -0.01] .037

학년 -0.01 0.07 -0.02 [-0.13, 0.13] .988

교우 관계 -0.07 0.05 -1.25 [-0.17, 0.04] .212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0.01 0.05 -0.05 [-0.10, 0.09] .959

공감 능력 -0.05 0.08 -0.58 [-0.20, 0.11] .564

친사회적 동기 0.06 0.09 0.71 [-0.11, 0.24] .481

사회적 바람직성 0.11 0.06 1.76 [-0.01, 0.23] .080

<표 부록-3>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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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R2 = .33)

b SE t 95% CI p

절편 2.04 0.32 6.35 [1.41, 2.68] < .001

분배정의 원칙별 비교

  균등 vs. 차등 (X1) -0.39 0.09 -4.25 [-0.57, -0.21] < .001

  형평 차등 vs. 필요 차등 (X2) 0.73 0.08 9.63 [0.58, 0.87] < .001

  필요(느린학습자) vs. 필요(신체장애) (X3) 0.47 0.10 4.91 [0.28, 0.66] <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W) 0.16 0.04 3.65 [0.07, 0.25] < .001

분배정의 원칙×W

  X1 ×W 0.01 0.09 0.03 [-0.17, 0.17] .978

  X2 ×W 0.28 0.08 3.34 [0.11, 0.44] < .001

  X3 ×W 0.36 0.10 3.57 [0.16, 0.56] < .001

성별 -0.03 0.08 -0.41 [-0.18, 0.12] .679

학년 0.03 0.07 -0.41 [-0.11, 0.17] .668

교우 관계 0.01 0.06 0.10 [-0.11, -0.19] .919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 0.01 0.05 0.27 [-0.08, 0.11] .784

공감 능력 0.17 0.08 2.27 [0.02, 0.32] .024

친사회적 동기 0.11 0.08 1.40 [-0.05, 0.27] .161

사회적 바람직성 -0.04 0.06 -0.64 [-0.15, 0.08] .522

<표 부록-4> 분배정의 원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167 -

Abstract

The Effects of the Principles of

Distribution Justice on Fairness

Perception and Prosocial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ungYo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education has been making efforts not only to develop

individual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 but also to develop

community competency, one of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future.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community

competency by focusing on recognizing fairness and cultivating

prosociality, which is a representative sub-factor of community

competency and has recently emerged as a hot topic in th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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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owever, studies regarding fairness in South Korea seems to

be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and the concept of fairness has been

mixed in previous studies, and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personal temperam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classroom fairness perception and prosocial behavior of

early adolescents in more detail by paying attention to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classroom (or schools) that were overlooked in the existing studies

regarding prosocial behavior, and it was intended to confirm how

interaction with teachers affects prosocial behavior in the classroom

where students spend a long time. Second, the concept of fairness,

which was mixed, was embodied as a distribution justice in which

teachers allocate educational resources in the classroom. Recently,

research outside South Korea has been conducted on teachers’

distributing of educational resources (e.g., time, interest, etc.).

Teachers distribute the resource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to all students or the principle of equity or need that distributes more

to specific targets (students with excellent achievement and social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ether classroom

fairness perceived by students and prosocial behavior diff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justice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Third, among the principles of distribution justic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intrapersonal variables that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equity and need principles on classroom fairness and

prosocial behavior, and to confirm the discriminatory effect of this

variable. In particular, the equity principle and the need principle can

negatively affect classroom fairness and prosocial behavior,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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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equality principle. In order to alleviate this negative imp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in a just world

(BJW), a cognitive belief that one believes to receive fair rewards

according to one’s efforts.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rinciples of

distribution justice on classroom fairness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375 elementary school students (5th and 6th graders), and to

see if this effect depends on their personal BJW.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llowing groups: 1) the equality

principle group where teachers distribute the same amount to all of

the students, 2) the equity principle group where teachers distribute

more to high-achieving students, 3) the need principle group where

teachers distribute more to academically-challenging students, and 4)

the need principle group where teachers distribute more to physically

disabled students. Each group responded to the perception of

classroom fairness by watching a cartoon of the corresponding

principles. After that, they watched another cartoon asking for help in

the same classroom as the first cartoon, and prosocial behavior was

measured by asking how much they want to help a classmate.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e equality principle, the effect of equity and need

principles on classroom fairness and prosocial behavior was negative

regardless of the level of BJW. This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and it showed that a student perceived very negatively in

that distributing more educational resources to a specific student in

the classroom could reduce his/her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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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when comparing between the equity and need

principles, the effect of the need principles on prosocial behavior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BJW. In a classroom that distributes

more to students with academic or physical difficulties than a

classroom that distributes more to high-achieving students, a student

with a high BJW behaved more prosocially. This shows that the

atmosphere of the classroom to which the need principle was applied

worked more positively, while suggesting the caution is needed when

applying the equity principle when distributing the resources in the

classroom.

Third, when teachers distribute more to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compared to those with academic difficulties, the

moderating effect of BJW appeared. Students with a higher level of

BJW recognized the classroom as fairer in the situation of

distributing the resource to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rather

than to slower learners, and showed more prosociality. A student

with a strong belief that even if my share is decreasing, the world is

rewarded as much as my trying, showed that distributing more to

physically ill students was not viewed as favoritism or discrimination,

and helped a classmate more in such a classroom.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perception that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ght have toward slow learner, which attributes their unfortunate

situation to their lack of individual effort, but this interpretation

requires attention. However, it is clear that slow learners are also

students who need additional help from teacher, thus, teachers should

come up with ways to help them within the classroom to the extent

that all students perceive fairness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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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owed that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hat a

fair world is not only divided by the same amount, but can also be

fair in situations that can sometimes be more distributed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At the same time, it suggests that education

at the school level is necessary so that students can have BJW on

their own.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appropriate distribution justice

leads to students’ prosocial behavior in the classroom, suggesting that

teacher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teachers can compose

the justice principles suitable for each classroom situation and

empathize with class members in advance.

keywords : distribution justice, classroom fairness, prosocial

behavior, belief in a just world

Student Number : 2019-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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