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직  내 집단 돌림(mobbing) 상  가  큰 특징

 그 양상  청  사  집단 돌림(mobbing)에 

해 훨씬  하고 연 럽게 진행 다는  다

[1]. 는 직  내 집단 돌림(mobbing)  청 들과 

달리 폭  하지 않고, 돌림  피해  보는 쪽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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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결과는 행연  같  피해  업동  상실, 직 신, 신경과민, 직 도 가, 감, 트

 감 항, 감과 감  나타냈다. 동 합 라는 집단   에 눌  개 개  항하거나 해결책

 찾   없는 실에  경험하 다. 한  집단 돌림에 한 합원  움 라는 심리  들  

업에 합 하지 않  원, 에 미가 한 근 들에게 압  용하여  동 합 원  탈  

지하는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동 합  집단 돌림 행동   집단  목  달 하는  과가 다

고 하 라도 리 어야 할 직  리  어나는 습  보 다는 에  집단 돌림 행동  타당한가에 한 

 고 해 볼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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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victim 's job motivation, organizational distrust, 

nervousness, turnover intention, frustration, stress and resistance, powerlessness and alienation were 

similar to previous studies. I was overwhelmed by the negative force of the collective union and 

experienced anger in the reality that one individual could not resist or find a solution. In addition,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union members' fear of union bullying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nion members who did not join the strike and those who did not join the strik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group bullying behavior is valid in that the union 

bullying behavior of the union is effective in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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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피해   삭 거나 직  그만 는 식  

아  도피해 리  에  심각  욱 크다

[2]. 집단 돌림(mobbing)  가해 는 신보다  강

한 상  상  개  아닌 집단  에 

  가해 집단  상 하 에 역  알게 

다. 집단 돌림(mobbing) 피해 합원들  감당하  

어 운 심  고통  경험함  합원 개 뿐만 아니

라 직에도  향  미  에 리 는 

피해  내  특징과 원  하는 한편, 돌림에 

한 식 개  욱  필 하다고 하겠다[3,4].

학 에  학생들 사 에 어지고 는 학 폭 과 

 가 매우 심각한 사   상 에  

런 집단 돌림(mobbing)과  어린 학생들 사

에  상에  그 지 않고 들  사 에 도 만연해 

다는 사결과가 드러나고 다. 학 에 는 학생들  

시에 한 담과 돌림  살  하고( 동

리프, 2014), 에 는 병사들  폭 과 감  

죽거나 살  한다. 학  내 돌림에 해 는 진  

어 처 들  시 었다.  내 돌림에 해 는 

근 사  가 시 었지만 직  내 돌림  아직 지 

사   가 지 못하고 는 실 다.

한 재 지 루어지고 는 집단 돌림(mobbing)

과 집단압 에 한  연 들  나 학 생 에 

 맞 어  , 근에는 연 가  루어지고

지만  직 고 생  동료들 간 상  뿐, 

집단  행  주체가 어 집단 돌림 (mobbing)행동  

사용하는 경우에 한 연 는 미 한 실 다[5-7].

에 본 연 는 집단 돌림(mobbing)  경험한 

합원  동 합 동  어  미  여하는지  악

하고, 동 합원 는  동 합원 사 에 어나는 

심리  사  고통에 한 과 합 동 에 생

하는 집단 돌림(mobbing)  가해 들 해 어   

등  처하는지  연 하는 것 다[8]. 

동 합  직  단결강  하여 집단 돌림

(mobbing)과 같  행동  사용하여 원  집단행동

 도하는 동  동 합에게 과 고 리

 타당한가  규 하는 것  재  동 합  동운

동  과  악하는  어  많  시사   것

 상 다[9,10].

1.2 연

사 규 사업  내 집단 돌림 피해 합원  심리  

고통에 한 탐색  연 진행에 한  다 과 같

 하 다.

1) 동 합  집단 돌림  직 원  동 합

원 는  동 합원 사 에 어나는 심리 ․사

 고통  특  어 한가?

2) 직 원들  가지게 는  갈등  미  

본질, 합리  처 안, 동 합 동에 미 는 

향  엇 가?

2. 행연  검

2.1 직  내 집단 돌림에 한 행연

직  내 집단 돌림에 한 연 는 1990  후 

루어지  시 하 , 직 에  생하는  간 집

단 돌림  체  공격보다 언어 , 심리  공격 등

 간  태  나타나 에 학 에  청 들  집단 

돌림에 해 연 가 어 운 실 다. 직  내  

생  연 상 집단과 질  내용, 연  에 

한 등 차 에 라  차등하게 나타난다. 웨  

15~74  동   본 집단  사한 결

과, 답  3.5%가 6개월 상 간 동안 리 거

나  행  주 1  상 경험하 다고 답헸다. 

직  내에  집단 돌림  피해 들  사한 결과, 심리

 , 우울 , 사  고립감, 낙 , , 

집  하, 과⦁사고 애, , 감, 신경과

민, 감과 죄책감, 낮  감, 체  애등

 하 다[11,12].

한 리  에 도 집단  목  달  해  

직 내 원들  상  집단 돌림 행동  그 행

에 어 당    없다. 원  신감

과 심 , 심과 체  상, 사 하 등  

래하  다. 

욱   같  행동  집단과  심리  계약 

 래하여 직과 심리  거리  만들고 결 과

(ripple effect)   결과  ·  

상  집단 내에 산시킬 가능 도 다[13]. 

2.2 동 합과 집단 돌림에 한 행연 .

집단과 직 원간  계는 직 내 동 합  

심  한 원들에 해 도 그 계가 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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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다. 특  사업 에  생하는 사 규

 같  상 에  동 합   합원  탈  

지하  한 감시  처 행동, 가   합원에 

한 난하거나, 감시, 견 , 업  그룹에  탈한 

합원들과 그 탈  가 들  게 하  등  

 통하여 합원  하여  에  탈하는 것에 

한 움  갖게 한다. 에 거나 업에

 탈하는 합원   라는 낙  찍어 

집단  거나  주는 행동  개하 도 

한다. 그런 피해  당한 합원 에 심각한 경우 신  

고통  해 신 료  아야 하는 경우가 생하고 

어  집단 돌림  행동  원  하여 돌

림에 한 움  하도  하여  에 동

하게 하는 심리  계  만든다고 할  다[14,15].

3. 연 계

3.1 료 집

본 연  참여   합한 상   

집 하는  집 (purposeful sampling)과 

눈  집  용하 다. 집 상  2011  7월 

1  시행  복  시행 후 규직 동 합  

쟁 사업  었  A사업  청 근   동 합

 집단 돌림  경험한 근  상  하 다. 

연  참여 들  하  하여 해당과  만나 

연 목  하 , 뷰 가능한 직원  개 

아 연  진행하 다

연  질  집단 돌림  당하  어  것들  느끼

게 었는지, 든  엇 지, 동료들에 해 어  생

각  들었는지 ,집단 돌림  당하고 난 에 어떻게 행

동하고 처하 는지, 계 복  하여 어   하

는지  는 그  악하는   맞췄다.

연  참여   특  청 용역 규직 

사 , 별   여  었다. 연  참여

  는 사업 에 1 가 결  시 에 가

하 나,  업과 에는 참여하지 않았  시 

탈퇴 후 재가 한 경  가지고 ,  연  참여 는 

1 에 미가 한 상태  다가 1 에 가 하 다.

사 규 과   집단 돌림 생에 한 체  

해  돕  해 A사업  사 규 생원 과 사

규 생에  결 지 진행과  약하 다.

연  참여  사업  청 용역  주 사업  운

하는 사  복  립  시행  2011  7월 1

  과 후 립  2개  동 합  

재하는 업 다.  시행   립  ( 하 ‘

1 ’라 한다)  후 립  ( 하 ‘ 2 ’라 한

다)  A사업  직원  350   다  

Table 1 과 같  산별  1  115 , 업

 2  212 , 원 23  어 었다.

Division Union unit
Number of 
members 

Date of 
establishment

First union Industrial union 115 2011. 6. 14. 

second union Corporate union 212 2011. 7. 7.

Table 1. Unions in the workplace 

심  개 고   질 식  사용

하    질  살펴보  다 과 같다. 

1) 직 에  집단 돌림  경험한  나 ?

2) 경험  다  체  어 한 경험들  었나 ?

3) 엇 에 동료들  신  집단 돌림  당

한다고 생각하나 ?

4) 동료들  집단 돌림  당할  귀하는 어 한 

느낌  들었나 ?

5) 집단 돌림  당할  귀하는 어 한 생각  들었

나 ?

6) 집단 돌림  당한  귀하는 그 동료들에 해 어

한 생각  들었나 ?

7) 동료들  집단 돌림  당하고 난  귀하는 

어떻게 행동  하고 처했나 ?

8) 집단 돌림  동료들  당할  어   고

통 러웠나 ?

9) 집단 돌림  신  직 생 에 어 한 향  주

었다고 생각하십니 ?

10) 동료들과 계 복  해 귀하는 어   

하 나 ?

3.2 질  연  엄격  보  한 

질  연 는 연  참여  경험  진  등  통해 

어 지므  료  엄격 과 리  고 가 시 

다(Guba & Lincoln, 1989). 엄격  첫째, 립  

고  연 시  결 지  찰과 민감  

고  , 상  주  보  해 가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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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실시 등 한 피드   실시하 다. 

째, 료  집과  연  한 과 , 

료 집  과  상  하여  지하

고, 질  연  경험  한 학 에게 연 결과 평가 

뢰 하 다. 째, 연 결과  연 상  내용  

하여 연 참여     ,  결과에 한 피드

  결과에 하 다. 째, 용 (applicability)  

해 사 계 공 , 사 계 연 에게 연  결과에 한 

견  들  후   하 다. 

질  연 에 어 리  고  사항  연  참여

 리  보 하  하여 보    사용할 

것과 뷰 내용  학  용도 만 용하고 사용하지 

않  것 라는 내용과  연 동 에 동  얻

고 담  시행하여야 한다(신경림 등, 2005). 에 본 

연 는 연  참여  리보 , 보  등   

차에 라 시행하 다. 특  연  참여  담과 에 

어 진  내용  하는 과 에  연  참여  

  시하 , 타 연  참여  직  

등 보에 해 도 연  참여  신상 보 등  나타

나지 않도  하 다. 담에 어  진행하는 

것에 해 는 담  마다 상  연  참여 에게 

하 고 참여  동  얻었다. 

동 에는 연  참여 가 본 연  진행에 어 

 지에 해 참여하 과 본 연  진행 도 라

도 연  참여  원하지 않 시 연  참여  거 할  

 하 고, 본 연  과 에 집  료 에  

어 도 리  들  생하지 않도  주  

울 다. 연  참여  담 시  든 내용  본 

연 가 결  시에 폐 하  하 다.

4. 연 결과 

본 연  료   공동연  함께 료 집과 

동시에 진행하 다. 료  Elo  Kyngas (2008)

가 시한 연역  내용  에 라 행하 다. 

료  본  차는 사원  심  취

에 한 개 (open-cording)과 미단 들  

하는 업  복  행하 다. 한 들 개 들  

하 주  재 하고, 주들  연계  고 한 다  

다시 주들  만들어 나가는 과  진행 었다. 참여

들  진 내용  복하여  참여 들  보편

 체험한 내용  취하여  하 다. 과 에 

공동연  함께 체 료  주  결과  하

는 과 에  복 는 내용들  없도  연 결과  

하는 업  하  연  개   미  여

하거다 하여 해 하는  하지 않도  하 다.

러한 과  거처 핵심  주들  찾았 , 새

운 주들   주들과 지  하는 과

 거쳤다. 마지막  핵심  주 들  견해 갔

다. 연  참여 들과  뷰  통해 집  료  

한 결과  62개  개 들  나타났 , 는 14개  

하 주, 7개  상 주  목  었다. 도  상

주  통해 체  주 결과  살펴보았다.

4.1 심 고통

4.1.1 감 

집단 돌림  경험한 참여 들  업에 동참하지 않

거나, 원  아니라는  심한  감  

느 , 거  같  말도 하지 않고, 끼리끼리 다니  

참여 들  돌 고, 그러한 돌림  랫동안 신

감과 상처   것  나타났다.

4.1.2 신감 

연  참여   가  참  든 고통  신보다도 가

들  찾아가  심한  하고,   행 에 

해 는 랫동안 심  고통  리 고 는 것  

나타났다. 직 동료  동고동락하   았  지난날

 생각해보  직 과 별개  라고 생각한 가 에게 

지 하는 습  보  하  어 운  상처

 리 게 었다.

4.1.3 원 처럼 함 

연  참여 가 재직한 사에 동 합  생  후 

동 합에 가 하지 않  직원과 동 합에 가 한 직

원들 사 는 원해   원  하듯 하 다. 

동료들 끼리  지내 고 동료들  사 가 았는  

사에 동 합  생 고 나  원   체하

 돌림한 것  나타났다.

4.1.4 러움

동 합에 가 하지 않  직원들   못한  없

에도 동 합에 가 하지 않았다는 만  동

합 합원  러움  당하  직  그만 

고 싶  심  고통  경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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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립감

4.2.1 어  지냄 

10  동안  지내  동료들  하루아 에 원 가 

어 어  지내야 하 고, 직  내에  식사뿐만 아니라 

차도 단  상태에  고립  생  했  것  

나타났다. 한 어   해야 했고, 가 연락  취

하  원  피해 각  맡   에 원에 해야 

할 역 지 들게  한 것  나타났다. 

4.2.2 거리감

간  업 후 사가 동 합  사항  

용하여 상  생  복귀하여 업  행하는  

동 합  업 간 동안 업에 참여하지 않  연  

참여 들  업에 참여한 합원들과는 거리감  느끼

고 었  처럼  동료애  느낄  없는 생

 한 것  나타났다.

4.2.3  지냄 

 연  참여 는 동 합에 가 하지 않   

하여 상  업  행 에도 원들   

돌림  당하 , 직 에  원들과 원들  

 지내는 등 처럼 동료사  지내지 못하는 것

 나타났다.

4.3 신감

4.3.1 에 한 만 

연  참여 들  ‘ 에 한 만’ 내용 는 과하

게 사 에 하는  다고 생각하고 었 , 

가  하지 않  신들  돌림 하는 것에 해 

답답함  하 다. 당하게 사 에  하고 그 

건  들어 야 고, 마찰 없  사생  하고 

싶  것  나타났다. 동 합원  4차 에 걸  

간  사 규 과   업에 동참 하지 않  주  

는 간  업 간 동안에 동 에  

생  가 가  커다란   하나 고, 보다

는 업   해결하 는 지  결 에 공

감하지 못했  것 다. 

4.3.2 가 거   

연  참여   는 사에 직원들  사항  

하고  들어주지 않  경우 동 합에 가 하는 

게 다고 생각하   지나  업행 에 한 

감  가지고 는 것  보 다.

4.4 안감

4.4.1 고용에 한 안

연  참여 들  에 가 하지 않  사  

그만 야 하는 경우가  도 고, 다  사  겨

가야 할 상  생  도 다는 고용에 한 안감  

느끼는 것  나타났다. 

4.5 원망함

집단 돌림  경험한 참여 들  사 과  사 에

 간간 들    처리하지 못하여 신들  

피해  다고 느끼고 었고 원과 신들 사 가 

욱 악 어 갈등  겪  것  나타났다.

4.6 간 함

참여 들  라도 원들과  계 복  

해 결  가  하게 었  가  하고 난 후 

원  할   편해지  했지만 아직도 

가  필  강하게 느끼고 지는 않는 것  나

타났다. 한 원  었 에도 하고 지난 상처들

 해 진 한  하거나 감  갖고 지내는 것

 아닌 것  나타났다.

4.7  해

4.7.1 실  아들

참여 들  업 당시 사  보  고 었다

고 생각하고 었 , 신들  해  해주고 

동에 한 보상과 처우들에 하여 만 하고  보

다. 한 원들   그랬는지 해하게 었고 가

워지  해 가 하고 는 것  나타났다.

5. 결

5.1 연  결   시사

연 결과는 행연  같  피해  업동  상실, 

직 신, 신경과민, 직 도 가, 감, 트  

감 항, 감과 감  나타냈다. 연  참여 들  

동 합  돌림에 한 심리  고통과 러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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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 사건    신들  보 해주고 변해 야 

할 사  리  미미한 처사에 해 원망하  

 습  가지게 었  동 합 라는 집단  

 에 눌  개 개  항하거나 해결책  찾  

 없는 실에  경험하 다. 한  집단

돌림에 한 합원  움 라는 심리  들  

업에 합 하지 않  원, 에 미가 한 근 들에

게 압  용하여  동 합 원  탈  

지하는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러한 집단 

돌림  ,  상  집단 내에 산시킬 가

능  는 것  나타났다. 동 합  집단 돌림 행

동   집단  목  달 하는  과가 다고 하

라도 리 어야 할 직  리  어나는 

습  보 다는 에  집단 돌림 행동  타당한가에 

한  고 해 볼 필 가 다.

본 연  시사  집단 돌림  업원 개 에게

는 직 에 한 감 결여, 직 만  감 , 신감 상

실, 신경쇠약  우울  등과 같  트  애  

하고, 직 에 는 업원  근 상실과 병가 

등  한 생산  감 , 업원  직  한 직

용 등  생하 , 사  체 는 근 들  료

보험 용 생 등 직  내 집단 돌림  한 향  

피해 당사  업원 개 과  직뿐만 아니라 

사  체   결과  야 할 것 다 는 

행 연 처럼 사 규 사업  내 동 합  집단 돌

림  한  합원에게도 동 하게 생 는  

할  었다. 

동 합  집단 돌림  해 동 합에 한 

러한  감   동 합에 한 충 심과 

동 시 등 합원  몰  낮 는 동시에 상

 합원 나 합원  사에 한  감 과 

직에 한 우  태도  하게 , 동 합  

사  체 단 생각하  식들   변함에 

라 사에 한 직 몰  상승 할 것  상할  다.

동 합  그 립 근거  근 건  지  개  

등  능   행하지 못하여 원   

충 시키지 못할 경우, 원  그들  리가 해  

것  보아 동 합에 한 심리  계약  식하

게 고 그 결과 동 합에 한 실망과 신  가지게 

 것 다 는 행연  같  사 규 에  동

합  합원  에 하지 못하거나,  한계 

그리고 지  능  재 등  보 다  원  신

 직원  동 합 직에 한 신뢰감 하  동

합에 한 신감  해 몰  감  상  

나타날 것  동시에 동 합  립에 한  

시각   가 없게 어 동 합에 한 몰  등  

할  없게  것 다. 

5.2 향후연  과   한계

본 연 는 다 과 같  에  연  한계  가질 

 다. 

첫째,  연  내용  주  피해  원  

 하고 다는 다. 집단 돌림 가해   

할  는 뷰 상  보할  없는 한계  

피해 만 연  하게 었다. 향후 연 진행에 어 가

해     한 연  하여 진행 할 

필 가 다.

째,  연 는 집단 돌림  경험한 근  상

 심  뷰  통한 질  연  하 에 향후 연

에 어 양 연  병행  통한  하는 심

연  등  루어질 필 가 다.

째, 집단 돌림 에 어 지각  개  심

리  심  근 었다. 동 합  집단 돌림 라

는  상  집단 과 라는 특  등  고

해 볼  집단 돌림    개 보다 집

단  고 해볼 필 가 다. 

본 연 는 상  연  한계  하여 다 과 같

 향후연  과  진행 할 필 가 다.

첫째. 향후 연 진행에 어 가해     

한 연  하여 진행 할 필 가 다.

째. 향후 연 에 어 양 연  병행  통한  

하는 심 연  등  루어질 필 가 다.

째. 집단 돌림    개 보다 집단

 고 해볼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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