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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발표의 목적은 일본 고등교육분야에 있어서 티칭어시스턴트(이하, TA)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 국립지방대학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성과와 실천적 과제

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 대학이 TA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매우 다양하다 (刈谷, 2012).  

하지만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TA제도의 개선과 개혁에 소극적인 대학은 존재한다. 대

학에 따라 TA제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이

후 정부에 의해 TA에 대한 연수(이하, TA연수)가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계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 중소규모의 지방국립대학이 한정된 자원

을 활용하여 어떻게 TA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드러난 실천적 과제에는 어떠

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2. TA제도의 도입과 정착 

2.1 도입시행기 (1968~1990) 

  본 발표에서는 일본에 있어 TA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기 까지의 과정을, 교육현장에 TA

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도입시행기, 제도화정착기, 제도 강화기의 세 가지 시

기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도입시행기이다. 본 시기의 특징으로는 각 대학이 각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이념이나 필요에 따라 TA제도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각각 

1968년 국제기독교대학에서 ‘비상근조수’제도, 1969년 도카이대학에서 ‘교육보조학생’제도를 

운영한 기록이 남아 있다(北野, 2006).  

 

2.2 제도화정착기 (1991~2018) 

    본 시기에는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TA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언

급과 TA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TA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임시교육심의



회(1984~1987)의 제2차 답신에 있어 ‘연수적인 고용의 장’을 통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언급된 점에서 나타난다 (北野, 2006). 또한, 1991년 ‘고등교육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해서 

(답신)’에서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TA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라는 기대와, 도입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장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大学審議会, 1991). 이에 정

부는 1년뒤인 1992년에는 TA경비를 포함하는 고도화추진특별비를 도입하고 예산배분을 시

작하고, 1995년에는 TA제도의 목적, TA의 직무내용, 임용방법, 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티칭 어시스턴트 실시 요강’을 발표하였다(文部省, 1995). 2004년에는 정부에 

의한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TA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수는 조사 대상 709

교 중 424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의 수도 73,9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3년 조사 당시 16,063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6배 늘어난 결과였다.  

 

2.3 제도 강화기 (2019~현재) 

  본 시기의 특징으로는, 정부가 단순히 TA제도의 도입과 TA를 활용한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준비교육을 위해 TA연수에 대한 의무적인 도입을 추

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8월에 대학원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식을 교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각대학의 노력의무로 삼았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이른바 ‘Pre FD’의 제공을 의미함을 

명기하였는데, ‘Pre FD’(「プレFD」)란 ‘전(前)의’, ‘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Pre’에 ‘교원

연수’를 의미하는 FD(Faculty Development)를 접목시킨 일본식 조어이다.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수로서, 대상은 다르나 내용은 우리나라의 ‘신임교원

연수’의 그것과 유사하다. 2019년 이후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Pre FD를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수강한 대학원생은 기존 TA보다 더 높은 차원의 

TA로서 고용되어, 단독 수업과 같은 대학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를 허용하고, 보다 높

은 급여를 보장하였다. 이후,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대학설치기준을 개정하여 TA에 대

한 연수를 모든 대학에 의무화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실제사례 및 실천적 과제 

3.1 일본 모 지방국립대학의 사례 

  본 발표에서 다루는 모 대학은 일본 중부지방과 킨키지방의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중소

규모의 지방국립대학이다. 5개 학부, 6개 대학원 연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5월 현

재 학생 수는 7,101명으로 이 중 대학원생 수는 1,217명이다.  



  TA연수는 2007년 1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본래 대면으로 실시되었으나 COVID-19

로 인하여 2020년 11월 이후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후, 2023년 7월 현재까지 온라인 

실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온라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

한다. 먼저, 수강자 수의 증가이다. 과거에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에 의한 선택적인 수

강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10월 대학설치기준 개정 이후, TA로 고용 예정인 모든 대학원

생들이 수강하게 됨으로써 수강대상자가 수십 명 단위에서 수백 명 단위로 대폭 증가하였

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렇듯 수강대상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TA

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수가 줄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교원 2~3명이 담

당하였던 것에 반해, 현재 단 한 명의 교원이 모든 수강대상자에 대한 연수를 책임져야 하

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2020년 이후 온라인 체제에도 제1기와 제2기가 존재한다. 제1기(2020~2022)에는 학습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텍스트 방식의 연수가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되었다.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수강자가 주제문과 지시문으로 이루어진 각 임무를 수행한 뒤, 다음 임무

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퀘스트1: 베테랑 TA로서 신

입TA에게 조언하기, 퀘스트2: 퀘스트1에서 적절한 조언이 가능하였는지 자기성찰 및 자기

평가하기, 퀘스트3: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읽고 코멘트를 남기기, 퀘스트4: TA업무에 대한 

이해도 확인 테스트 (10문). 2020년 1학기 수강자 179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퀘스트에 대

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퀘스트1: 63.13%, 퀘스트2: 87.71%, 퀘스트3: 82.12%, 퀘스트4: 

93.30%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宮下, 和気, 2021) 

  제2기(2023년 현재)에는 연수 영상을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텍스트방식에서 

영상으로, 임무 수행에서 단순 영상 시청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폭넓은 수

강대상자에게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을 주 목적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1기에서 

자원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자들에게 폭넓은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

다면, 제2기에는 동기 예측이 어려운 모든 TA 고용 예정자들에게 본 대학에서 TA 활동에 

임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가능한한 많은 수강자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전문 성우와 유사한 AI 음성을 채용하였으며, 교원은 연수 

내용의 선별과 AI 음성에게 읽히기 위한 스크립트를 제작하였다. 2023년 최초 시행 결과, 

595명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케이트 조사 결과(응답률 88.2%), 연수내용에 대해서

는 95.8%, 수강방법에 대해서는 94.5%, TA연수가 실제 TA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6.2%의 응답자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2 실천적 과제 

  상술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제2기 온라인 체제에 있어서 제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

저, 기술적인 문제이다. AI를 통해 음성을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연수 영상과 합치

는 과정은 교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성과 영상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또, 다언어(영어) 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217명 중, 

유학생 수는 약 11%에 해당하는 116명이다. 유학생 중 대부분은 이공계 연구과에 재학 중

으로,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과거 TA연수는 의무적으로 수강하지 않

아도 되었기에 유학생들의 수강이 적었고, 다언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

지만 TA연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언어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구체적인 TA업무에 대해 다루어 주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 제

공중인 연수에는 ‘기본과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는 모든 수강생이 보편적으로 수

강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TA업무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배제되

었다.  향후 ‘심화과정’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TA업무에 대해서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4. 결론 

  일본에 있어서 TA제도의 도입은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연

수 제공에 대한 노력의무화 혹은 의무화에 있어서만큼은, 대학의 규모나 자원에 따라서 대

응 체제를 달리 하여 왔다. 본 발표에서 제시한 모 지방국립대학의 사례는,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대응을 시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23년도

부터 도입된 제2기 온라인 연수는,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내용 측면, 방법 측면, 실

용성 측면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 점은 모 지방국립대학의 사례가 하나의 

모델로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다른 중소규모 대학에 있어서도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방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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