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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colleagues/

supervisor's emotional support and burnout experienced by teachers i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he subjects were 195 teachers who worked in kindergartens or childcare center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Questionnaires, which required self-report by teachers, were used to investigate

depression, colleagues/supervisor's emotional support and burnout.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hierarchial regression, using SPSS Win

15.0.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emotional support from colleagu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rom that provided by the

supervisor. Moreover, teachers' depression level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burnout.

(2)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operated as major determining factor with the effect that burnout

decreased as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levels increased. There were observable interactional effects

between depression and the emotional support provided by colleagues' to colleagues experiencing

burnout.

(3) The supervisor's emotional support operated as a major factor with the effect that burnout

decreased with a rise in the levels of a supervisor's emotional support. No interactional effects were

observed between depression and supervisor's emotional to colleagues dealing with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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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교수자, 유아

의 문제해결을 돕는 상담자, 보호자, 대리양육자

및 유아교육기관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

실무자 등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송연숙․유수경, 2008; 송정

애․장정순, 2008)은 1인 다역의 역할로 역할갈

등을 경험할 뿐 아니라 직무소진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직무소진이란 직장에서의 근무부담으

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상태

(Weisberg & Sagie, 1999)로 근무 조건이 열악함

에도 불구하고 작업 요구가 높은 직종의 근로자

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증후군

(Bakker & Demerouti, 2007;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이다. 이러한 직무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상

태를 동반한다(Maslach & Jackson, 1986). 직무소

진 척도인 MBI(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를 개발한 Maslach(1998)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

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감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서적 고갈이란 과도한 업무에 대처

하기 위해 자신을 업무로부터 감정적, 인지적으

로 멀리하는 것이다. 비인격화란 정서적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멀리

하는 것이다. 개인적 성취감 결여는 일에 대한

성공적 성취감이나 유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으로 정서적 고갈과 비인격화 또는 두 가지 요인

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직무소진에 의한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감

소는 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높일 뿐 아니라

무단결근이나 이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

진 역시 교사의 이직 등 직무행동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서지영․서영숙, 2002;

심숙영, 1999)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직

무소진은 이직 뿐 아니라 정서적 고갈을 통해 영

유아에게 무관심해지며 냉정해지는 비인격화 현

상을 일으킴으로써 보육이나 교육의 질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되고 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영유아 보육 및 교육현장

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직무소진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는 요인을 탐색해 이를 사전에 조정하

거나 중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보육과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내적 측면과 근무환

경적 측면에서 찾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구체적

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교사의 정서 상태인 우울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있어 우울을 고려 하는 것은 첫째, 우울은 직무태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변인이라는 점

(이주일, 2003; Bech, Andersen, Bech-Andersen,

Tonnesen, Agnarsdottir, & BorgBech, 2005;

Blackmore, Stansfeld, Weller, Munce, Zagorski,

& Stewart, 2007; Gilmour & Patten, 2007)과 이

러한 우울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자주 경

험할 뿐 아니라 더 강하게 경험한다는 사실(김혜

성, 2009; Culbertson, 1997; Hankin, Abramson,

Moffitt, McGee, Silva, & Angell, 1998) 때문이

다. 이는 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진 유아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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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경우 직무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

인 내적 변인으로 우울 정서가 보다 주의깊게 관

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울이란 삶의 나쁜 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정

서(Lazarus & Lazarus, 1994)로 슬픔을 동반하기

쉽고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다(Ellsworth & Smith,

1988). 따라서 개인적 성취감 감소와 같은 직무

소진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한편 정신적으로 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경험하는 만성

적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Maslach et al., 2001)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하

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는 우울한 기분의 교사

들은 직무 환경에서 보다 큰 직무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관 교사

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인 우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한 연구는 없다. 일반적으

로 교직경력이나 보수, 결혼여부 등에 관한 변인

등을 중심으로 직무소진과 개인적 변인간의 관계

(문채련․이소은, 2005; 박상희․문수경․이무

영, 2006; 심숙영, 1999; 안선희․김지은, 2007)

를 살펴볼 뿐 여성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우

울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이러한 우울은 직무소진을 유발하는 독립변인

보다 직무소진으로 인한 결과변인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의 우울이 직무환경으로

부터 경험되는 스트레스보다 일상생활사건으로

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보다 더 많이 영

향받는다는 연구결과(김혜성, 2009)는 우울을 직

무소진의 결과변인보다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함을

증명하고 있다. 직장인의 우울은 생산성 저하와

관련(Bech et al., 2005; Blackmore et al., 2007)

있으며 직무몰입을 떨어트리고 직무소진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일, 2003). 그러나 동료

로부터의 지지나 상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만큼

직무 스트레스나 우울의 긍정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김혜성, 2009). 이는 유

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정적으로 영향

미치는 교사의 우울 영향이 근무환경적 변인이

라 할 수 있는 동료교사나 원장의 지지 정도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질적

으로 직장인의 직무소진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

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

로 보고(안선희․김지은, 2007; Baruch-Feldman,

Brondolo, Ben-Dayan, & Schwartz, 2002; Jonathon

& Ronald, 2006; Lloyd, King, & Chenowith, 2002)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아교육기관의 동료

교사나 원장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직무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근무환경적

자원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

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 자

원을 사회적 지지라 할 때, 사회적 관계망으로부

터 제공되는 정서적 공감이나 존중, 사랑, 애정

등은 정서적 지지로 표현된다(조성자․문수백․

민하영, 2008; Cobb, 1976; Cohen & Hoberman,

1983).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

되는 사회적 지지는 2가지 모델 즉, 주효과 모델

과 완충효과 모델을 통해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Cohen &

Wills, 1985)되고 있다(민하영, 2008). 주효과 모

델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다. 사회

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의 주효과 모델을 강

조하는 시각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

지가 증가할수록 적응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효과 모델(direct effect)

로도 불리우는 주효과 모델 입장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과 상호

작용하여 적응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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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동료교사/원장의

정서적 지지

직무소진

<그림 1>유아교육기관교사의직무소진에대한동료교

사/원장의 정서적 지지의 주효과 모델

스 상황과 독립적으로 적응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는 입장이다(<그림 1> 참조). 완충효과 모

델(buffer effect)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

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킴으로

써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결과를 낮춘다고 보

는 입장이다(Jackson & Warren, 2000; Kahn &

Antonucci, 1980; Viswesvaran, Sanches, & Fisher,

1999). 이 시각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부정

적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부적응 결과를 낮출

수 있지만, 사회적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를 받

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부

정적 영향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부적응 결과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그림 2> 참조).

사회적 지지가 주효과 모델이나 완충효과 모

델을 통해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 문

제라 할 수 있는 직무소진은 사회적 관계망으로

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의 주효과 모델이나

완충효과 모델을 통해 영향 받을 것이라 보여진

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유아교육기관 교사

의 직무소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찾아보는 것

은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장내 대표적 사회적 관계망이라 할 수

있는 동료교사와 원장1)(안선희․김지은, 2007;

1) 유아교육기관장의 법적 명칭은 유치원은 원장으로,

보육시설은 시설장으로 명기하나, 보육시설인 어린

이집의 경우 현장에서는 통상 시설장을 ‘원장’으로

동료교사/원장의

정서적 지지

우울 직무소진

<그림 2>유아교육기관교사의직무소진에대한동료교

사/원장의 정서적 지지의 완충효과 모델

황혜신, 2008)를 중심으로 동료교사와 원장이 제

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교사 개인의 우울과 함께

직무소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 모

델의 역할을 하는지, 또는 직무소진에 미치는 교

사 개인의 우울 영향을 완충시키는 완충효과 모

델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유

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우울) 및 근무환경적 변인(동료교사/원장의

정서적 지지)을 규명하는 기회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동료교사나 원장의

존중, 격려, 애정과 같은 정서적 지지가 교사의

우울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 파악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은 직무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과 직무

소진의 관계에서 동료교사의 정서

적 지지는 주효과를 갖는가? 완충

효과를 갖는가?

<연구문제 3>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과 직무

소진의 관계에서 원장의 정서적 지

지는 주효과를 갖는가? 완충효과를

갖는가?

부르고 있음. 이에 이 논문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

설 기관장 모두를 원장으로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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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방법

1.조사대상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

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주임교

사 등 19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주임교사는 17명(8.7%), 담임교사는 178명

(91.3%)이며 20대가 전체 87.7%인 171명, 75.9%

인 148명이 전문대 이하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72.3%가 유치원에

근무(141명)에 근무하고 있으며 5년 미만의 교육

경력자는 73명(37.4%), 5년 이상은 122명(62.6%)

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95)

변인 변인구분 빈도(%)

교사지위
담임교사 178(91.3)

주임교사 17( 8.7)

연 령
20대 171(87.7)

30대 24(12.3)

최종학력
전문대 이하 148(75.9)

4년제 대학 이상 47(24.1)

근무기관
유치원 141(72.3)

어린이집 54(27.7)

교육경력
5년 미만 73(37.4)

5년 이상 122(62.6)

2.조사도구

질문지법을 이용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척

도를 사용하였다.

1)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은 이영호와 송종

용(1991)의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는 Beck 등(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번안하여 척도의 타당화 과정

을 거친 것이다.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0문항으로 이루

어진 이 척도는 이미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진술

문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

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슬

픔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

딜 수 없다.’의 4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응답가능 범

위는 0-60점이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2)동료교사와 원장의 정서적 지지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지각하는 동료교사와

원장(시설장)의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박지원(1989)과 성영혜(1993)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조하여 동료교사와 원장으로부

터의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

다. 정서적 지지 척도는 ‘동료교사(원장)는(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동료교

사(원장)는(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등 동료교사와 원장을 각각 구분해 9

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

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문항간 일

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동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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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소-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문항수

우울 0-35 7.55(6.56) .38(.33)

동료교사 지지 20-43 32.38(4.46) 3.60(.50)

원장 지지 16-40 31.06(5.10) 3.45(.56)

직무소진 20-55 38.52(9.28) 2.41(.58)

<표 2>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 동료교사와 원장의 정서적 지지, 직무소진의 평균

의 정서적 지지 .93, 원장(시설장)의 정서적 지

지 .95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점수는 각각 9-45

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동료교사나 원장

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높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은 Maslach와

Jackson(1986)이 개발한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직무소진

을 측정한 이진화(2007)의 직무소진 척도를 사

용하였다. ‘나는 내 일 때문에 정서적으로 메말

라버린 느낌이다.’ ‘나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 같

다.’ 등의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는 ‘전혀 아

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점수

는 각각 16-80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3.조사절차

대구경북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자료 조사를 허락받은 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봉투

에 밀봉된 질문지를 각 교사에게 한 부씩 배부하

였다. 배부된 213개 질문지는 1주일 후 재방문하

여 직접 수거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

수된 질문지 가운데 응답 자료의 결측치 값을 최

소화하기 위해 부실하거나 성의없이 응답한 자

료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195명의 자료

가 최종 분석하였다.

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5.0프로그램의

쌍체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순회귀

분석,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Ⅲ.결과분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관련 변인에 관한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한편

동료교사로부터의 지지와 원장으로부터의 정서

적 지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동료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를 원장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비해 유의하

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9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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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paired-t(쌍체 t 검증)

동료교사 지지 32.38(4.46)
1.32(4.66) 3.95***

원장 지지 31.06(5.10)

주) ***p < .001.

<표 3>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원장의 정서적 지지의 쌍체 t검증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우울의 영향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우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직무소진을 종속변인으

로,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유아

교육기관 교사의 우울은 직무소진의 약 22%를

설명(R2 = .22, p < .001)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β = .47, p < .001)으로 나타났다. 즉 교

사 자신이 느끼는 우울이 높아질 때 직무소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우울의

단순회귀분석

변인
직무소진

R2 F(df)
B β

상수 33.46
.22

55.58***

(1, 193)우울 .67 .47***

주) ***p < .001.

<연구문제 2>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과 직

무소진간 관계에서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미치는 주효과 대 완충효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및 완충효과는 위계

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고종욱․염영희, 2003; Dubreuil, Laughrea,

Morin, Courcy, & Loiselle, 2009; Jackson &

Warren, 2000)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교사의 우울과 동료교사의 정

서적 지지의 주효과(직접효과) 및 완충효과(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

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더빈 왓슨(D-W)값, 공차한계와 분

산팽창요인을 살펴보았다. 더빈 왓슨(D-W)값은

2에 가까운 1.96과 1.92가 각각 나타나 오차항의

자기상관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관계

수의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53로 나타났으며

(<표 5> 참조),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77에

서 .93의 범위에서 그리고 분산팽창계수 VIF 값

은 1.04-1.30 범위에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양병화, 2002)으로 나

타났다.

<표 5>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 및 동료교사와 원장

의 정서적 지지간 상관관계

변인 우울
동료교사

지지

원장

지지

우울 1

동료교사 지지 -.27***

원장 지지 -.21*** .53*** 1

주) ***p < .001.

주효과와 완충효과의 검증과 관련하여, 종속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교사의

우울 변수를 먼저 회귀시킨 후 동료교사 및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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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위계 변인
직무소진

R2
△R2 F(df)

B β

주효과 1 단계

상수 46.95

.25 -
33.34***

(2, 192)
우울 .60 .42***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 -.40 -.20**

완충효과

(상호작용

효과)

2 단계

상수 46.52

.27 .02
25.25***

(3, 191)

우울(A) .69 .49***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B) -.40 -.19**

A×B -.05 -.18**

주) **p < .01. ***p < .001.

<표 6>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교사의 우울과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의 정서적 지지 변수를 회귀시켰을 때 종속변인

의 변이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동료교사 및

원장의 정서적 지지는 주효과인 직접효과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과 동료교사 및 원

장의 정서적 지지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종속변인에 유아교육기

관 교사의 우울과 동료교사 및 원장의 정서적 지

지 변수를 먼서 회귀시킨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항들을 회귀시켰을 때,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의 변인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완충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충효과 검증

시 독립변인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 때

문에 발생되는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 값에서 각 독립변

인의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박광배, 2003)을 이

용해 상호작용항 값을 구한 후 독립변인으로 사

용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동료교사

의 정서적 지지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

진에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갖고 있음이 나

타났다(<표 6> 참조).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은 직무소진을 22%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R2
= .22, p < .001)으로

나타난 바 있다(<표 4> 참조). 그런데 <표 6>의

주효과 1단계를 살펴보면 우울 외에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추가될 경우 설명력은 3% 증가한

것(△R2 = .03)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충효과를

살펴보는 2단계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

(A)과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B)의 곱으로 만

들어진 상호작용항(A×B)이 추가되었을 때 설

명력은 2% 유의미하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직무소진에 미치는 유아교육기관

교사 자신의 우울의 영향을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조절(완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완충)효과

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의 효

과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의 효과는 교사의 우울

정도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보다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의 우울이

심하지 않을 경우 동료교사로부터 제공되는 정

서적 지지는 우울이 미치는 직무소진의 영향을

보다 많이 조절(완충)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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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위계 변인
직무소진

R2 △R2 F(df)
B β

주효과 1 단계

상수 46.96

.27 -
36.26***

(2, 192)
우울 .60 .43***

원장의 정서적 지지 -.42 -.23**

완충효과

(상호작용

효과)

2 단계

상수 46.67

.27 -
25.115***

(3, 191)

우울(A) .63 .44***

원장의 정서적 지지(B) -.41 -.23**

A×B -.03 -.10**

주) ***p < .001.

<표 7>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교사의 우울과 원장의 정서적 지지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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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우울낮은집단 우울높은집단

정서적지지 낮은집단

정서적지지 높은집단

<그림 3>유아교육기관교사의직무소진에대한우울과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연구문제 3>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과 직

무소진간 관계에서 원장의 정서적 지지가 미치

는 주효과 대 완충효과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에 이어 원장의 정서

적 지지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어

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장의 정서적 지지는 유아교육

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주효과만을 갖고 있음

이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은 직무

소진을 22% 설명하는 것(<표 4> 참조)으로 나

타난 바 있다. 그런데 <표 7>의 주효과 1단계를

살펴보면 우울 외에 원장의 정서적 지지가 추가

될 경우 설명력은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단계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A)

과 원장의 정서적 지지(B)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A×B)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장의

정서적 지지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유아교육기

관 교사 자신의 우울의 영향을 조절(완충)하지

못한 채 주효과만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Ⅳ.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유아교육기관 교사 195명의 직

무소진에 미치는 교사 개인내적 변인 및 근무환

경적 변인을 우울과 동료교사 및 원장으로부터

의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접근한 이 연구는 유

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우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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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파악하면서, 동료 및 원장의 정서적 지지

가 교사의 직무소진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주효

과를 미치는지 또는 완충효과를 미치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은 교사

의 우울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울이 직무수행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Gilmour & Patten, 2007)이며, 직무소진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

주일, 2003)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

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우울의 영

향은 22%의 설명력을 가질 뿐 아니라 상대적 영

향력에 있어 동료교사나 원장의 정서적 지지보

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교사

의 직무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개인

내적 변인인 우울에 대해 보다 큰 관심과 주의가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이 직무소진

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지만,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 평균은 응답범위 0-35점 사이에

7.55(6.56)의 평균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BDI로

측정한 우울 평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강민아․임경희, 2006; 김차희․

이민규, 2006; 정연옥․이민규, 2005)에서 우울

평균값이 7-12정도의 평균값(BDI로 측정)을 보

인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성

인들처럼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대부분도 우울한

감정을 거의 느끼지 않거나 매우 낮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매우 긍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

부분의 교사가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는다해도

우울감의 경험은 그것이 크던 작던 교사로 하여

금 직무소진을 높이는 부정적 감정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이 직무소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

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다. 유아교육

기관 교사의 우울은 직무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 추가 시 직무

소진에 대한 설명력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교사의 우울

과 함께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우울과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의 우울이 심하지 않을

경우 동료교사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는

우울이 미치는 직무소진의 영향을 보다 많이

완충(조절)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우울은 슬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

적 지원을 호소하게 만든다(Ellsworth & Smith,

1988). 이러한 우울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울한 동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울로 인해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 매우 가

치있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궁극적

으로 이러한 평가는 우울한 당사자로 하여금 우

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이 직무소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원장의 정서적 지지는 동

료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달리 주효과만을 지니

고 있음이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우울

은 직무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원장의

정서적 지지 추가 시 직무소진에 대한 설명력은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 추가 시 설명력이 3% 증가한 것에 비해 증

가량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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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소진에 직장상사의 사회적 지원이 동료

관계의 사회적 지원에 비해 보다 더 영향을 받는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박상희 등, 2006) 및 동료

와의 관계보다 원장과의 관계가 정서적 고갈, 비

인간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저하 등의 직무소

진에 더 많이 영향받는다고 보고한 황혜신(2008)

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

기관 교사들은 동료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원장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지만, 직무소진을 낮추거나 높

이는데 있어 좀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인사권

자인 원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아교육기

관 교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우울과 원장의 정

서적 지지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

은 것처럼 인사권자인 원장의 정서적 지지는 교

사의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직무소진을 낮추는 힘이나 효과 면에서 동료교

사의 정서적 지지에 비해 부족하다고 볼 수 있

다.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은 내집단(Tajfel, 1981)으로서의 동질감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집단내 형성되는 동질감으로 인해, 내집단으로

부터의 우호적 반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Devine, 1995). 동료교사는 수직

적 관계에 있는 원장과 달리 수평적 관계에 있

기 때문에 원장에 비해 보다 강한 내집단 의식

을 갖게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내집단 의식

이 동료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보다 긍정

적이고 의미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정서적 고갈 및 비인격

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직

무소진(Maslach, 1998)은 궁극적으로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고 예

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직무소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니

고 있는 교사 개인의 우울에 대해 관심과 주의

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교사의 우울로 인해 직무

소진이 높아지면 직무소진의 주요 증상인 비인

격화가 강화되면서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부정적이며 냉소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지는 등 보육 및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교사

간 인정과 승인, 공감적 지지와 반응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감교육 프로그램 등을 교사 승급이나

보수 교육 등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내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연령, 학

력, 근무연한, 기관 유형, 임금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 측면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소진

을 접근한 기존연구(박상희 등, 2006; 조성연,

2005)와 달리 교사의 정의적 특성을 중심으로

직무소진을 이해하려 했을 뿐 아니라 근무환경

적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려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유의할 점은 보육시설인 어

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관할하는 등 관할 행정 부서가 다르

며, 연중 무휴 근무(공휴일 제외) 및 종일제 근

무를 해야 하는 등 근무 여건이 유치원과 다르

다. 이러한 근무 여건의 차이는 또 다른 직무소

진의 요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에서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

분하지 않고 자료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의 직무소진을 각각 구분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

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하여 자료조사 한

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자료조사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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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직무

소진이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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