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Spring 2023

April. 14, 2023. pp.73-77

직장인의 관계갈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동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관계갈등이 직무몰입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마음챙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이어지는지 서울·경기

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800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현대사회 풍요로움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하다. 개인의 영역이 

보호되기 위해 그 영역을 관리보호 해주는 조직체계가 생겨나고 유지 해주며 긴밀한 상호관계적 문명사회가 만드는 여러 스트레스

가 발생 되고 있다. 

불신감과 긴장상태는 정신적 에너지를 저하 시키고 심리적소진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직장 내 생활과 가정 생활영역에 모두 자

리 잡게 되어가고 있으며, 관계적 팽창은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몰입 동기부

여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업무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직장인의 심리적 취약점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관계갈등과 조직몰입에 대한 마음

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관계갈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직장 내 관계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교육 하는것과 마음챙김을 통한 조직몰입개선에 대한 효과와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 갈등 해결을 통한 기업 내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정서복지를 제공하는 정책과 연구와 관련

된 구체적인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고자 한다.

핵심어: 관계갈등, 직무몰입, 마음챙김

Ⅰ. 서론

급격히 팽창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동시에 관계적 빈곤

함을 느끼기에 과도한 부담감을 갖고 더욱 긴밀한 상호관

계형성에 노력 하지만 관계적 풍요로움이란 결과보다는 

오히려 관계갈등을 통한 여러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조사에서는 ’관계에서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73%, ‘나의 부족한 부분에 도움과 조

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71.2%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사람들은 넓은 대인관계

로 자신을 널리 알리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

받고 싶어 하고, 또 관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

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는 걸 알 수 있다.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개인적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51.4%(매우 만족 15.4%, 약간 만족 36%)

로 절반 이상되며 보통은 43.1%, 불만족은 5.5%(약간 불만

족 4.6%, 매우 불만족 0.9%)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청의 조사에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가 52.2%에서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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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NS 등 온라인 관계

망이 넓어졌지만, 반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단체 참여율‘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

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

답한 비중은 44.0%이며,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고령

자는 28.7%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 갈수록 관계에 대한 소

극적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에서도 상호관계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관계적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

다. 불신감과 긴장 상태는 정신적 에너지를 저하 시키고 

심리적소진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직장 내 생활과 가정 

생활영역에 모두 자리 잡게 되어가고 있다.

관계적 갈등은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몰입 동기부여를 떨어

뜨려 외부적으로 기능적 안적사고 발생과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는 업무능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직장인의 심리적 취약점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관계갈등과 조직몰입에 

대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직장 내 관

계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교육 하는 것과 마음챙

김을 통한 조직몰입개선에 대한 효과와 방안 마련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갈등 해결을 통한 기업 내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

자의 정서복지를 제공하는 정책과 연구와 관련된 방안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된다.

Ⅱ. 연구 배경

2.1. 관계갈등의 개념 및 구성요인

갈등은 개인이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할 때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동서양에서 각각 투쟁과 얽힘이

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원론적인 인식의 차원에서의 본질

적인 일 또는 관계를 통해 발생 되고 관계와 관계의 충돌

에 의해 일어나고 변화되는 등의 지속적 스트레스 상태를 

말한다.

Malloy & Mcmurry(1996)는 사람들은 서로의 사고나 태도 

및 가치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갈등은 자

연스럽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

유로 조직이론가들은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집중하였다. 갈등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조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관계갈등은 조직 내 팀워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팀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상당히 큰 도

전이다. 그 도전들 중 하나는 팀 구성원 간에 실제 또는 

감지된 차이로 인해 긴장하는 과정인 갈등을 줄여 관계를 

통해 발생되는 까다롭고 얽혀있는 스트레스 상태를 해소

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Ross(1989)는 관계갈등을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적 문제로 인한 충돌과 의견

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로 집단 구성원들 사의의 긴장, 분

노, 불신, 위협, 적대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며 집

단 내 마찰이나 좌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형욱, 2020). 

Pelled(1996)의 연구에서 관계갈등은 조직구성원 간 업무 

외적인 측면, 즉 인간 관계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 간의 개인적 부조화나 의견의 불일치로 성격, 

태도나 선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부정적 감

정인 분노, 증오, 긴장, 실망, 불신, 위협 등의 측면을 포함

한다고 하였다(이열리미, 2013).

관계갈등 관리의 연구는 조직의 효과성 측면에서 갈등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

으며 주로 이론적 논의와 아울러 대인갈등을 측정하기 위

해 척도개발 차원으로 진행되어 왔고 여러차례 수정보완

이 이루어지며 현대에 사용되는 척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검증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Rahim(1983)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의 

두 차원으로 통합, 타협, 복종, 지배, 회피 5가지 유형의 

라힘조직갈등척도(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 

II, ROCI-II)를 개발하였다. Wilmot & Hocker(2001)는 ‘자신

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대한 관심’ 의 정도에 따라서 협력

형, 타협형, 순응형, 경쟁형, 회피형으로 구분하였고, 안혜

경(2022)은 역할갈등, 과업갈등, 관계갈등을 중심으로 조직 

내 갈등발생 요인과 조절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 내 

갈등의 정도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고 하

였다.

따라서 관계갈등은 다양한 조직 침묵, 과업갈등, 팀 성과 

등의 다양하게 연계된 연구를 통해 조직효과성과 유효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

이나 긴장을 느끼게 되면, 관계에 대한 만족이 떨어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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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무몰입의 개념 및 구성요인

몰입(flow)은 현대 심리학의 개념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몰입을 통해 

교육적 성과나 조직경영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긍정의 효

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직무몰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Kahn(1990)에 따르면, 

직무몰입에서의 몰입은 자신의 업무에 스스로 정서적, 인

지적, 육체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던 조직몰입, 내적 동

기유발 등과 같은 개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조직 

구성원의 일상의 경험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

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 몰입(personal engagement)을 

제시하였다.

Schaufeli(2002, 2014)는 직무몰입을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가지는 태도로서 활력(vigor), 몰두

(absorption), 헌신(dedication)을 특징으로 하는 긍정적이고 

충만한 심리상태’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직원의 열의, 

직원의 몰입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직무몰

입은 개인과 직무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직원의 열의는 개

인과 조직의 관계를 설명 하였다. 그러므로 직무몰입이 높

은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에너지를 업무에 더 투입함으로

써 경쟁우위로 중요변인으로 인식하고 직무성과를 높임으

로서 개인의 의도, 태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

직시민행동의 촉진과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2.3. 마음챙김의 개념과 구성요인

Freud(1959)는 분석가의 태도로서 엡스타인(Epstein, 1990)

은 ‘고르게 떠 있는 주의(evenly suspended attention)’를 강

조하였는데, 이는 자각의 장(field)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

상에 대하여 분별하지 않으면서 고르고 동일한 주의를 기

울이는 최적의 주의 태도(optimal attentional stance)를 가리

킨다. 

Dimidjian & Linehan(2003)은 마음챙김의 요소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기, 내적 외적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

하게 자각하기, 기술하기와 명명하기, 비판단적으로 수용

하기와 허용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등을 제안하고 있다.

Grossman(2004)은 마음챙김 명상이 다른 명상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명상의 대상을 고정시키지 않고 모든 현

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상은 

주의집중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 순수하게 마음을두

는데, 그 집중의 대상에 따라 명상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

러나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주의집중의 대상을 미리 정하

지 않고 매순간의 경험에 주의집중을 한다고 하였다.

Germer(2012)는 sati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현

상을 감지하여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며 기억

(remembering)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sati는 ‘기억하

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과거

를 기억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현전’, ‘현재에 대

한 주의집중’, ‘분명한 알아차림’, ‘충분히 깨어있음’, ‘주의 

깊음’을 의미와 ‘마음이 대상(身受心法)을 놓치지 않고 포

착하는 것’이다. 마음작용은 고정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연기(緣起)하는 정신활

동을 말한다.

심지은·윤호근(2008)은 마음챙김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파

악한 연구들에서 마음챙김의 주된 특성을 요약하자면, 1) 

애쓰지 않고 선택 없는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유지하고 

집중하는 ‘주의집중’, 2) 경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판단적 수용’, 3) 현상에 대한 즉각

적이고 명료한 알아차림을 의미하는 ‘자각’, 4) 관찰한 속

성에 대하여 말로 명명하는 ‘기술’, 5) 내적 경험에 압도되

어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관찰자의 위치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비자동성 혹은 탈중심적 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이 비판단적 수용, 주의집중, 자각, 

관찰하기를 통해 직장인의 관계갈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관계갈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Ⅲ-1과 같이 직장인의 관계갈등이 직무몰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며, 마음챙심의 조절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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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직장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

수의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직장인의 관계갈등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직장인의 관계갈등과 직무몰입의 영향 관계

에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의 배부 치 회수는 2023년 4월 

17일에서 4월 30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그중 불성실할 응답을 하거나 빠진 응

답이 있는 설문을 제외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직장인의 관계갈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자료의 분석은 

SPSS v. 24와 SPSS 프로세스 매크로(Process macro) v.3.4를 

활용할 것이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과 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고 연구대상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을 실시할 것이다.

둘째, 주요 변수의 수준 파악을 위한 기술 통계량과 자료

의 정규성 분포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왜도와 첨

도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수 간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하고,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관련 변수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동질성 

가정할 경우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동질성

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는 웰치(Welch)분석을 실시하고 사

후 검증을 할 것이다.

셋째, 주요 변수에 대한 관계분석을 위해 독립변수 및 변

수별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중

공선성을 검증하고, 직장인의 관계갈등과 직무몰입의 영향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헤이어즈

(Hayes, 2013)가 제안한 SPSS 프로세스 매크로 v.3.4를 활

용하였으며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경로별 유의

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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