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528-536,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3.52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528

*

Corresponding Author :Yu-Mi Kim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el:+82-55-751-7914.  email:hambo2628@hanmail.net 

Received January 21, 2016 

Accepted March 3, 2016

Revised (1st February 29, 2016, 2nd March 2,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 비교를 중심으로-

이경철1, 김유미2*

1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2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Social Worker’s Image Perceived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mparison of the Image of Social Worker and Nurse-

Kyung Cheol Lee1, Yu-Mi Kim2*

1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Jeong College 

2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에 한 이미지 차이, 매체별 사회복지사 련내용 경험,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악하기 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은 경남 S시 소재 ·고등학생 386명으

로 하 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 고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다소 정 으

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 보다 다소 정 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련 내용 경험을 분석 한 결과 TV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이미지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TV를 

심으로 한 매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학생들에게 공학과나 직업을 선택할 때 향을 미칠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age of social-workers and nurs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determine the experience related to social workers and 

the role of social workers projected in the medi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6 stud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located in S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 15, 2013 to Nov. 23, 2013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A comparison of the image of nurses and social workers in two groups showe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tended to have a more positive image of nurses th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image of nurses appeared 

to be more positive than that of social work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s exposed in media, the students 

received most of their information on social workers from TV.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o help 

students choose a major or a job by reinforcing mass media monitoring based on TV, which may have a major 

impact on the image of social workers and provide them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on the profession.

Keywords : Social Worker, Nurse, Image, Students, Media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는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암  퇴행성질

병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의 

간호  사회복지 련 욕구는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역할

은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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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사회복지계는 교육과 함께 4  휴먼서비스

(Human Service) 조직으로서[1],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는 다양한 상을 만날 수 있는 이타주의 인 직업이며 

사랑과 사, 소명의식, 가치   윤리의식으로 서비스 

상자를 돌보는 유사 이 있으며 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2].

이러한 에서 학제간 연계 개입 에서도 사회복지

사와 간호사의 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 다[3]. 한 

보건·복지통합  연계 서비스의 효과에 한 연구[4,5]

들은 두 분야간 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  요구에 따라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연계  

통합을 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 의체에서는 

보건·복지 력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문사례 리자가 취약

계층 아동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

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두 분야 간에 다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의 이미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일방 인 도

움을 주어야 한다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자리를 잡고 있

다.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는 업무수행 시 직업에 한 

만족감을 하시키고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6] 올바른 문직 이미지를 심어  수 있는 방법이 강

구될 필요가 있다. 이미지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여러 경

로를 통해 장기 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학생들에게 문직에 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7]. 

오늘날 우리는 휴 폰, TV, 인터넷, 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이미지를 하게 되며 성장기 학생들도 

이러한 매체의 향을 많이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매체로부터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고, 부정

이며 편향된 시각을 얻게 된다고 한다[8,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

득할 기회가 많은 시 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어

떤 매체를 통해 사회복지사와 련된 경험을 하고 있으

며 이들 매체에 비친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도 

함께 악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보면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사회복지 문직에 한 사회복

지사들의 주  인식에 한 연구[10], 사회복지 공

학생과 비 공학생을 상으로 문직에 한 인식을 사

회복지사, 의사  교사에 한 비교 연구[11], 타분야 

인원조 문직인 의사, 간호사, 상담심리사, 목회상담

가와 사회복지사의  이미지에 한 비교 연구

[1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연 분야 종사자  일반인

을 상으로 공  업무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미지 조

사 연구[13]등이 있다. 

국외 연구로는 인원조 문직과의 비교[14,15], 사

회복지사에 한 반  이미지[16-18], 매체에 나

타난 이미지[19,20], 사회복지사 이미지가 미치는 향

[21]등이 있다. 국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사 이미

지는 정 , 부정 , 립 , 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22]. 

이러한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한 꾸 한 연구를 통

해 사회복지사 정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이미

지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

고등학생을 상으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비

교하고, 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에 한 

정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략을 수립하는데 필

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 은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사,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하고 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악하기 함이다. 본 연구의 구

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일반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 차이를 악한다.

∙ ·고등학생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련 내용 경험

유무를 악한다.

∙ ·고등학생들이 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된 사회복

지사의 역할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 이

미지를 악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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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Gender
Male 190 49.2

Female 196 50.8

School
Middle 187 48.4

High 199 51.6

Having a nurse among the family or 

relatives

Yes 39 10.1

No 347 89.9

Religion

christianity 67 17.4

Buddhism 134 34.7

Catholicism 8 2.1

No religion 175 45.3

Others 2 .5

Total 386 100.0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상자는 경남 S시 소재 ·고등학교 각 2

개교씩 4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별 해당 학년

의 3개 학 을 임의 선정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으며 선정된 학교의 학교장과 해당 학 의 

담임교사에게 직  방문과 화로 연구목 과 취지를 설

명한 후, 설문조사에 한 동의를 구하 다. 자료수집은 

학생들의 학교 장의 보호자인 담임교사가 배석한 교실

에서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여부를 선택할 있

음을 설명하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 다. 응답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조사 

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단할 수 있으

며 단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으며 응답결과는 오직 

순수한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게 됨을 설명하 다. 설문

지는 학생 200부, 고등학생 200부를 배부하 고 총 

400부 에서 부 하거나 불완 하다고 단되는 자

료를 제외한 386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복지사 이미지

사회복지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김정희[13]가 수정·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일반  이미지 8문항, 공공

계성 이미지 8문항, 문  이미지 6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 ‘ 체

로 그 다’ 4 , ‘보통이다’ 3 , ‘ 체로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의 수를 부여하 고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미지가 더 정 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정희[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63 이었다.

2.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양일심[23]이 개발한 3

역 23문항을 사용하 으며, 일반  이미지 10문항, 사회

 이미지 7문항, 문  이미지 6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 ‘ 체로 그

다’ 4 , ‘보통이다’ 3 , ‘ 체로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의 수를 부여하 고 부정문항

은 수를 역환산 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

미지가 더 정 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양일

심[23]이 개발할 당시 Cronbach's α= .939 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 .929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SPSS/WIN 18.0 로그

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매체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2) 조사 상자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측

정하기 하여 사용한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 다.

3)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4) 조사 상자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

교하기 하여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5)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계를 악하기 

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190명, 여학생 196명이었으며, 학교 은 학생

이 187명, 고등학생이 199명이었다. 가족/친척  사회

복지사 유무는 39명, 종교는 ‘불교’가 134명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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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ocial Worker's image and nurse's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

Social Worker's image - Nurse's Image

Traditional image Social image Professional image

M SD M SD M 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90 -.27 .78 -.25 .92 -.11 .70

Female 196 -.02 .74 .05 .78 -.11 .68

t(p) -3.217
**

(.001) -3.456
**

(.001) .018(.986)

School

Middle 187 -.24 .87 -.17 .91 -.10 .78

High 199 -.06 .65 -.03 .82 -.11 .60

t(p) -2.242
*

(.026) -1.556(.120) .166(.868)

Having a nurse among 

the family or relatives

Yes 39 -.14 .89 .11 1.12 .00 .93

No 347 -.15 .76 -.12 .83 -.12 .66

t(p) .058(.954) 1.243(.221) 1.043(.298)

Religion

christianity 67 -.21 .75 .06 .84 .04 .66

Buddhism 134 -.10 .69 -.11 .80 -.13 .62

No religion 175 -.17 .84 -.16 .89 -.16 .72

F(p) .569(.566) 1.519(.220) 2.040(.132)

Subjects' experience on 

contents in media

TV

Yes 224 -.09 .82 -.10 .83 -.06 .67

No 162 -.22 .70 -.10 .91 -.17 .71

t(p) 1.665(.097) .036(.972) 1.429(.154)

Books

Yes 112 -.15 .87 -.01 .84 -.12 .68

No 274 -.14 .73 -.14 .87 -.10 .69

t(p) -.043(.966) 1.300(.194) -.157(.876)

internet Site

Yes 138 -.13 .86 -.09 .79 -.10 .63

No 248 -.15 .72 -.10 .90 -.11 .72

t(p) .226(.821) .125(.901) .046(.963)

*: p<.05, **: p<.01

많았고, 기독교가 67명, 천주교 8명, 기타 2명이었으며, 

‘없음’이 175명이었다. 

3.2 중·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

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고등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

미지와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에 한 검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  이미지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성별’과 ‘학

교’이었다. ‘성별’은 남학생(M=-.27)이 여학생(M=-.02)

에 비하여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비하여 

다소 정 으로 나타났으며(t=-3.217, p=.001),‘학교’는 

학교(M=-.24)가 고등학교(M=-.06)에 비하여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비하여 다소 정 으로 

나타났다(t=-2.242, p=.026).

사회  이미지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  특성은‘성별’

이었다.‘성별’은 남학생(M=-.25)이 여학생(M=.05)에 비

하여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비하여 다소 

정 으로 나타났다(t=-3.456, p=.001). 

3.3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검증결과 일반  이미지는 간호사(M=3.48)가 사회복

지사(M=3.33)에 비하여 다소 정 으로 나타났다

(t=-3.680, p=.000). 사회  이미지는 간호사(M=3.05)가 

사회복지사(M=2.95)에 비하여 다소 정 으로 나타났

다(t=-2.260, p=.024). 문  이미지는 간호사(M=3.43)

가 사회복지사(M=3.33)에 비하여 다소 정 으로 나타

났다(t=-3.028, p=.003).

Table 3. Comparison of Social Worker's image 

according to nurse's image of the subject 

Social Worker Nurse t(p)

M SD M SD

Traditional image 3.33 .64 3.48 .70 -3.680
**

(.000)

Social image 2.95 .71 3.05 .74 -2.260
*

(.024)

Professional image 3.33 .64 3.43 .66 -3.028
**

(.003)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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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

련내용 경험

조사 상자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련내용 경험은 

<Table 4>와 같다.

 경험에 한 다 응답분석결과 TV가 58.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35.8%, 서  29.0% 순으로 나타

났다.

Table 4. Subjects' experience on social worker-related 

contents in media 

N %

Media

TV 224 58.0

Books 112 29.0

Internet Site 138 35.8
  

3.5 중·고등학생들이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

지사의 역할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Table 5>와 같

다. TV는 ‘ 문인으로서 극 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으로 보 다’가 37.9%,‘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

내주고 있었다’가 37.5%, ‘실제의 사회복지사 역할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가 16.5%,‘의사의 보조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 다’가 8.0% 다.

서 은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 해주고 있

었다’가 43.8%,‘ 문인으로서 극 인 역할을 담당하

는 것으로 보 다’가 35.7%,‘실제의 사회복지사 역할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가 17.0%,‘의사의 보조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 다’가 3.6% 다.

인터넷은‘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 내주고 

있었다’가 35.5%,‘ 문인으로서 극 인 역할을 담당

하는 것으로 보 다’가 34.1%,‘실제의 사회복지사 역할

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가 15.9%,‘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 다’가 13.0% 다.

Table 5. Social Worker's role featured on TV, 

internet site, book

TV Books Internet site

Far from social 

worker’s actual role
37(16.5) 19(17.0) 22(15.9)

To be a professional 85(37.9) 40(35.7) 47(34.1)

To represent adequately 

social worker’s role
84(37.5) 49(43.8) 49(35.5)

To play an assistant role 

for the doctor
18(8.0) 4(3.6) 18(13.0)

I do not know - - 2(1.4)

Total 224(100.0) 112(100.0) 138(100.0)

3.6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상관분석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계를 악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상 계 분석결과, 사회복지사 이미

지와 간호사 이미지는 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Among Social Worker's image 

and Nurse's image of the Subjects

Social Worker Nurse

Tradi-

tional 

image

Social 

image

Profe-

ssional 

image

Tradi-

tional 

image

Social 

image

Profe-

ssional 

image

Social 

Worker's

image

Traditional 

image
1

Social image .540
**

1

Professional 

image
.509

**

.519
**

1

Nurse's 

image

Traditional 

image
.332

**

.278
**

.414
**

1

Social image .258
**

.287
**

.323
**

.610
**

1

Professional 

image
.259

**

.203
**

.441
**

.563
**

.649
**

1

**: p<.01

4.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하고 매체별 사회복지사 련내용 

경험과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에 한 느낌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이미지 개선 방안을 악하여, 이들이 사

회복지사에 한 정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략

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조

사연구이다.

1.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 간

호사 이미지 비교

·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

교한 결과 일반  이미지는 간호사 3.48, 사회복지사 

3.33이었으며 사회  이미지는 간호사 3.05, 사회복지사 

2.95 고, 문  이미지는 간호사 3.43, 사회복지사 

3.33으로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연

구 상이 달라 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김정희

[13]의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에 한 이미지 수 은 일반

 이미지 3.45, 사회  이미지 3.56, 문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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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으로 사회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학 공학생과 비 공학생을 상으로 한 이

홍직[11]의 연구결과 문직 인식 요건은 5  기 에 

3.93로 나타났다. 문 이고 이론 인 지식과 실질  

기술의 보유여부(4.47)가 가장 요하다고 나타났으며, 

반면에 직업이 제공하는 사회  향력이나 권력의 정도

(3.69)는 상 으로 덜 요한 요건으로 나타났다. 

한, 의사와 교사 두 직종과 사회복지사에 한 문직으

로서의 비교 결과, 의사(4.22), 교사(3.85), 사회복지사

(3.52) 순으로 높은 문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공학생은 비 공학생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문 이고 체계 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다고 인식하 으나(3.80:3.33), 사회복지학 공학

생은 비 공학생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으로 낮은 

수 의 수입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8:1.91). 

강철희, 최명민[12]의 연구에서 문직 5개 직종(상담

심리사, 목회상담가,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해 들이 지각하는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

사의 표  이미지는 실제성과 편안함이라는 이미지

고, 사회복지사의 문성은 상 으로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사회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

회복지사의 독자 인 역할을 확 시켜 나가며, 사회복지

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의 독자  진출분야 

등을 소개함으로써 문  이미지를 더 높일 필요가 있

다. 사회복지학의 학문  속성이나 문직 단 기 과 

련된 내용[24-26]과 학력 인 이션  자격기 의 

문제와 더불어 양  성장에 더하여 사이버 학  학

은행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과잉공  상은 교육부

실로 이어져[27], 비된 사회복지사 배출을 어렵게 하

고 있다.

문직종  이미지 연구가 상 으로 가장 활발한 

직종은 간호사 집단이며, 그 조사 상도 병원간호사, 환

자, 간호 학생 뿐만 아니라, · ·고등학생, 학생, 일

반인, 학교교사 등 다양한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사가 문직이라는 인식 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간호사의 일반  이미

지는 남학생이 3.60으로, 여학생 3.37에 비하여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3.55)이 고등학생(3.41)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사의 이미

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의 사회  이미지는 학생(3.16)이 고등학생

(2.95)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2.716, 

p=.007),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  이미지는 여학생(3.07)이 

남학생(2.83)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

과는 성별이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고 

있는 선행연구와 유사하 다[12,28,29]. 본 연구결과에

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다소 

높은 결과는 Condie등[28]과 유성경[29]의 연구와 부분

으로 유사하 고, 강철희, 최명민[12]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미지가 주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 와 

상의 가치를 논정하는데 요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

으며, 형성된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므로[30] 학생들에게 

문직에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가

치  정립과 미래의 직업   진로선택에 의미있는 

향을 주게 될 것이다.

2. 중·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 경험 유무와 역할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련 내용 경험과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에 한 역할

을 분석 한 결과, TV가 58.0%, 인터넷 35.8%, 서  

29.0% 순으로 나타나 TV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 보 의 

일반화와 함께 TV 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

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이 사회복지

사를 보는 경험은 여 히 T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난 결과는 김유미, 강 실[31]의 연구에서 ․ ․고등

학생의 TV를  통해 간호사 련 내용을 본 경험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들

의 TV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에 한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사에 한 정  이미지

를 향상시키는 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TV는 ‘ 문

인으로서 극 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 다’가 

37.9%,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 해 주고 있었

다’가 37.5% 순으로 나타났다. Godfrey[32]는 TV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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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부정 인 이미지 형성에 직 인 향을 미치

고 그들의 직업선택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하 으

며, 매체에 반 되는 사회복지사 이미지는 사회복지

사의 자 심에 향을 미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효율

성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TV는 다양한 모습으로 인

간의 생활에 커다란 향을 주므로 TV에서 보여지는 내

용들이 시청자들의 지각에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으므

로 사회복지사의 장감 넘치는 활동이나 문 인 업무 

수행 장면들이 드라마 등으로 묘사되어 비춰진다면 사회

복지사에 한 정 인 이미지가 한층 더 발  될 것으

로 사료 된다.

인터넷은‘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 내주고 

있었다’가 35.5%,‘ 문인으로서 극 인 역할을 담당

하는 것으로 보 다’가 34.1%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이 심 있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

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와 련된 을 싣거나 인

터뷰, 홍보 등의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

된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복지학이나 사회복지사

와 련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회 차원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서 은‘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 해주고 있

었다’가 43.8%,‘ 문인으로서 극 인 역할을 담당하

는 것으로 보 다’가 35.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

회복지사는 학생들이 하는 서 에 나타난 사회복지사

의 역할이나 이미지에 한 연구를 주기 으로 실시하여 

문직으로서 다양한 장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결론 으로,   · 고등학생들이 사회복지사 련 내

용을 경험하는 매체는 TV가 가장 높았고 TV에서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 문인으로서 극 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 다’가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학생

들이 가장 많이 하는 TV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SNS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여러분야에서 문  지식을 

활용하여 독자 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극

으로 소개하는 략이 필요하다.

한, 사회복지사 회 등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이

미지 증진을 해  의 재 이미지를 토 로 한 조

사연구(public opinion research)를 하는 한편 사회복지

사의 상 등에 한 모니터링 작업을 기반으로, 부정확

한 정보에 해서는 수정을 요청하는 극 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에 한 이미지 차이, 매체별 사회복지사 련내

용 경험,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악하기 

하여 경남 S시 소재 ·고등학생 386명을 상으로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23일까지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

한 결과, 일반  이미지와 사회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간

호사 이미지가 다소 정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이미

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 보다 다소 정 으로 나타났

다. 학생들에게 문직에 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함

으로써 학생들의 가치  정립과 향후 공학과나 직업을 

선택할 때 향을 미칠 수 있는 략이 필요하겠다.

성별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일반  이미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

복지사 이미지 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다소 정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  이미지는 여학생

이 다소 정 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련 내용 경험

과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에 한 느낌을 분석 한 

결과 TV가 58.0%, 인터넷 35.8%, 서  29.0% 순으로 

나타나 TV가 가장 높았다. 

매체별 사회복지사 내용  후 느낀 은 TV는‘

문인으로서 극 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 다’가 

37.9%,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 해 주고 있었

다”가 37.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이

미지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고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TV를 심으로 한 매체 모니터링을 강화하

여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에 한 올바른 정보가 보

도되도록 노력하며, SNS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 사회복지사의 문성은 학의 교육과정을 통

해 많은 부분이 담보되어질 수 있기 에 사회복지사의 

문성 확보를 한 노력의 한 축은 교육제도에서부터 시

작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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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에 해 자부심과 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

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에 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을 해 

매체에 나타난 사회복지사 련내용에 한 분석 

연구와 지속 인 모니터링을 제언한다.

•SNS를 활용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이미지 홍보를 

제언한다.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

으로 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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