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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on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Teachers: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여종일1

Jongil Yuh1

1 제1저자(교신저자)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부교수
(e-mail: jyuh2013@duksung.ac.kr)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affective commitment,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teachers.
Methods: One hundred fifty-four child care tea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completed a questionnaire on affective commitment,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were conduct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affective commitment predicted increase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also revealed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commitment and life satisfaction. Further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of support from directors and colleagues on
the relationship.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ffective
commitment in enha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teachers. The positive
association is more pronounced among child care teachers who perceive social support,
highlighting the supportive roles of directors and colleagues in enha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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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웰빙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상태로서, 미래 교육의 지향점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경제협력

기구에서는 ‘교육과 기술의 미래 2030 연구과제(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roject)’를 통하여 미래 교육의 모습을 제시하였는데, 2030년 성인이 될 지금의 학생들이 도달할

지향점은 개인적(individual) 및 집합적(collective) 웰빙이라고 강조하였다(OECD, 2019). 웰빙은 최

적의 심리적 기능과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Ryan & Deci, 2001), 웰빙을 구분하는 방법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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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따라 다양하나, 인간 본질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일반적으로 쾌락적(hedonic) 접근과 자아실현

적(eudaimonic)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Disabato et al., 2016; Ryan & Deci, 2001; Deci & Ryan,

2008; Thorsteinsen & Vittersø, 2018). 쾌락적 접근은 개인의 정서 자체와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요시하며 최대 쾌락을 위한 긍정 정서를 강조하는 한편, 자아실현적 접근은 웰빙의 주된 기준

이 쾌락추구보다는 개인적 성숙과 잠재력의 발현이라고 보며, 결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웰빙을 규정한다(Deci & Ryan, 2008; Thorsteinsen & Vittersø, 2018;

Vittersø, 2013). 쾌락적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는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사용하는 반면, 자아실현

적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는 심리적 웰빙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Chalofsky & Cavallaro, 2019).

개인에게는 주관적 웰빙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서경현 등, 2009),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시민적 책임감, 사람들에 대한 지지, 높은 수준의 생산성, 지역사회 참여 및 자원봉

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pez & Snyder, 2008).

주관적 웰빙은 높은 수준의 긍정 정서, 낮은 수준의 부정 정서, 삶의 만족의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Diener et al., 1999). 특히,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의 핵심지표로

써 간주되며(Proctor et al., 2009), 웰빙의 인지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David et al., 2014). 삶의

만족도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일반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Demirel, 2014), 주로

아동 및 청소년, 노인, 학생,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왔다(Erdogan et al.,

2012). 삶의 만족도는 직장의 역할수행과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에서 직장 및 직장인에 연관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Erdogan et al., 2012).

근래에 보육교사의 웰빙과 보육의 질과의 연관성이 강조되면서,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이

해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론적 고찰 논문은 보육교사의 웰빙은 어린 아동의 발달을 촉

진하는 양질의 보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Cumming, 2017), 취학전 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웰빙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Hall-Kenyon et al., 2014). 실증적 연구들은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오옥선, 2014), 성격강점(장

희선, 2017), 인생관(최병태, 김이영, 2013),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유능성(조경서, 김

은주, 2013)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개인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비하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직에 대한 요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집의 조직구성원인 보육교사가 평가하는 삶의 만족은 보육업무가 수행되는 조직에 대

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태도로써 다차원적인 개

념이며, 연구자에 따라 관점이 다양하다. 초기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동일시, 관여, 충성심의 세

가지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Yahaya & Ebrahim, 2016). 이후 Allen과 Meyer(1990)는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조직몰입의 구성요인을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으로 제시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는데, 정서적으로 몰입된 구성원은 자신과 조직을 동

일시하며, 조직에 관여하며, 조직의 구성원임을 즐기게 된다(Ko et al., 1997). 이러한 정서적 몰입

은 구성원과 조직과의 관계를 특징짓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English et al., 2010). 규범적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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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조직에 남아있는 것이 옳다는 의무감이나 신념에 근거한 몰입이며(Ko et al., 1997), 구성원

은 조직이 자신에게 크게 투자했기 때문에 조직에 충성해야한다고 느낀다(Yahaya & Ebrahim,

2016).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났을 때 연관된 손실(costs)을 인식하여 계속 활동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Ko et al., 1997), 구성원은 과거에 자신이 조직을 위해 제공했던 것을 생각하여 조직에

머무르면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지만 조직을 떠난다면 손실이라고 느낀다(Yahaya & Ebrahim,

2016). 조직몰입은 직무와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조직몰입이 직장인의 전반적 삶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삶의 만족도 및 행복을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정미선과 채영란(2019)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과 행복감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조직몰입과 행복감과

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한편, 구조모델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조직몰입과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영유아교사의 조직몰입은 행복에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진 등, 2013). 이러한 일치하지 않는 결과는 조직몰입과

보육교사의 웰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이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직몰입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정서적 몰입은 결근, 이직, 조직시민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하는 태도의 하나로 간주된다(Orgambidez & Benitez,

2021). 정서적 몰입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조직 및 구성원과 관련된 결과 변인들과 가장 강력하

고 뚜렷한 상관을 보이며(Meyer et al., 2002), 충성심과 헌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Koo et al., 2020; Parvar et al., 2013).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몰입은 규범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보다 일-가정 양립과 더 강력하게 연관되었고(Shabir & Gani, 2020), 직무관여 및 직무만족과

정적으로 연관되었으며(Orgambidez & Benitez, 2021), 사직 의향과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Stinglhamber et al., 2015).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은 과업 특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직 의향,

경력 만족과 같은 결과와 상관이 높았는데, 이러한 정서적 몰입을 중심으로 조직몰입을 측정하

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김주엽, 김명수, 2011). 이렇듯 정서적 몰입이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서적 몰입이 보육교사의 전반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근래에 보육교사의 심리적 웰빙 및 행복감과 직무 관련

변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다양한 분석을 적용하고 있다(이주연 등, 2011; 임수진 등, 2013; 황해

익, 이강훈, 2017). 예를 들어,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은 직무

몰입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어서,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높은 직무몰

입은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켰고(이주연 등, 2011),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조직몰입과 교수몰입의 완전 매개 효과를 통하여 행복 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쳤다

(황해익, 이강훈, 2017). 예방과 개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

도 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조절 및 매개변인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인으로 교사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9년까지의 교사 웰빙에 대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

과, 사회적 관계가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Hascher & Waber, 202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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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는 웰빙에 대한 보호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관계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및 실제적 자원이며(Bornstein, 2007),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은 .20에서 .40의 범위 내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Lakey, 2013). 박봉

환과 남미경(2018)의 연구에 따르면,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는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상

관이 있었고, 특히 상사의 지지는 회복탄력성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사회적 지지

는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연관되어 조사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는 인생관, 직무만족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최병태, 김이영, 2013), 정서지능을 매개로 보

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여종일, 2022).

근래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를 검

증하는데(구동모, 2017), 특히 교사의 소진과 연관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주로 검증되었

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감정노동의 유형 중 표면행동과 발달장애 특수교사의 소진과의

관계에서 작용하였다(김나경, 이동귀, 2019).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원장과 동

료를 포함한 직장 내 지지와 학부모, 가족, 친구를 포함한 직장 외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고(김학재, 이연실, 2020),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보육교사의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박수

경, 하승민, 2017). 소진의 세부 요인별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원장

의 지지는 학부모 관계와 정서적 고갈, 업무 과부하와 비인격화, 급여 불공정과 비인격화의 관계

를 조절하였으나 동료의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화선,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보육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사회적 지지의 정도

에 따라 소진 정도가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며,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세부적 유

형 간의 상호작용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다. 소진에 관한 연구와 달리, 조직몰입과 웰빙 간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 직무몰입이 심리적 웰빙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이주연 등, 2011)가 있으며,

조직몰입과 웰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을 예측해볼 수 있으나, 보육교사를 대상으

로 조직몰입과 주관적 웰빙의 지표인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지

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영향력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

은 조직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대표적 조직몰입 변인인 정서적

몰입과 세부적인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삶의 만족도는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는데,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

도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및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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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대학원 이상 졸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오옥선, 2014), 보육교사의 연령 및 경력의

차이는 없으나 대졸 여부와 시설의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박봉환, 남미경, 2018).

또한, 삶의 만족도에서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여종일, 2016), 예비보육교사의 학력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정계숙 등, 2015), 안녕감을 포함한 행복감은 기관 유형, 유아교사의 학력이나 경력과 무

관하다는 연구(박성혜, 박은주, 2014)도 보고되었다. 이렇듯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 배

경 변인에 대해 일치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 연구의 각 변인 내 범주의 구분점도 상이하여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범주의 사례 수를 고려하는 한편,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조사되어 왔던 보육교사의 연령과 결혼 여부를 통제한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서적 몰입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

직구성원인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고, 보육교사 대상의 지

원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정서적 몰입,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17개 원에 근무하는 교사 154명이었다. 참여한

보육교사의 평균연령은 39.93세(표준편차 9.57세)이었으며,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 교사는 62

명(40.3%), 기혼교사가 92명(59.7%)이었다, 최종학력의 경우, 전문대 졸업이 73명(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학교 졸업이 65명(42.2%), 고등학교 졸업이 14명(9.1%), 대학원 졸업

이 2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보육한 자격증의 경우, 1급이 120명(77.9%), 2급이

32명(20.8%), 3급이 2명(1.3%)이었으며,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142명(9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여한 보육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8.86년이었다.

2. 측정도구

1) 정서적 몰입

본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은 Allen과 Meyer(1990)가 개발하고 이후 번안되고 수정된 척도를 이

성미(2019)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던 조직몰입척도에서 정서적 몰입에 대한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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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정서적 몰

입의 예시 문항은 “현재 어린이집은 나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개인적 의미를 갖는다”, “나는 어

린이집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낀다”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 척도의 신뢰

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심순애(2007)가 보육교사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원에 따라 분류하면 원장, 동료,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문항은 19문항으로 총 57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장, 교사,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예시 문항으로 “원장은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원장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전환을 시켜주려고 할 것이다”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총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8이었으며, 제공원에 따라 구분한 하위척도에서는 원장의 사회적 지지가

.97,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97,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96으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이희경, 이영호, 조

성호가 번안한 척도(Lopez & Snyder, 2008)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Diener et al., 1985)는

인지적 안녕감에 대한 측정도구로써, 대부분의 긍정적 척도에서 보여지듯이 높은 내적 합치도와

타당도를 보여주고 있다(Lopez & Snyder, 2008).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 중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은 “이제까지 나는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가 포함된다.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임의선정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 17개 원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연구팀은 개별연락을 통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읽고 참여에 대한 의향을 선택한 후, 질문지에 응답

하였으며, 총 165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다. 응답한 질문지는 반송용 봉투에 밀봉하게 하였고,

연구팀은 참여한 어린이집을 다시 방문하여 밀봉된 응답지를 회수하였으며, 총 160부의 질문지

를 회수하였다(97%의 회수율).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5부와 남성 보육교

사가 작성한 1부를 제외하고, 총 154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보육교사의 정서적 몰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7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9.4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매크로 모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본 분석에 앞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통하여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고, 분포의 정상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을 위하여, 첫째, 연구변인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예측

변인의 설명력과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의 상호작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 방법을 사용하였고, 통제변인들을 투입한

후, 예측변인들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셋째, 프로세스 매크로 모형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

법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상관분석에 앞서 기초통계자료로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7점 기준 대비 4.42점(표준편차 .98

점)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몰입의 평균은 5점 기준 대비 3.52점(표준편차 .56점)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지지의 전체 점수의 평균은 5점 기준 4점(표준편차 .53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지지 점수의 평균이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료의 지지 점수의 평균이 3.82점(표준편

차 .61점), 원장의 지지 점수의 평균이 3.79점(표준편차 .7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

리없이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왜도 값이 3이하, 첨도 값이 10 이하여야 하는데(구동모,

2017),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왜도 값과 첨도 값은 각각 -.27과 .24로 3과 10을 넘지 않아서

정규성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1에 제시된 정서적 몰입,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는 정서적 몰입과 유의한 정

적상관(r = .30, p <.001)을 나타내었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상관(r = .23,

p <.001)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원장의 지지(r = .18, p <.05)와 가족의 지지(r = .28, p <.0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정서적 몰입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상관(r = .48, p <.001)

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원장의 지지(r = .57, p <.001)와 동료의 지지(r = .42, p <.0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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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서적 몰입
사회적
지지(총점) 원장의 지지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 삶의 만족도

정서적 몰입

사회적 지지(총점) .48***

원장의 지지 .57*** .89***

동료의 지지 .42*** .87*** .74***

가족의 지지 .12 .68*** .38*** .38***

삶의 만족도 .30*** .23** .18* .11 .28***

M 3.52 4.00 3.79 3.82 4.38 4.42

SD .56 .53 .75 .61 .57 .98

왜도 -.10 -.59 -.61 -.82 -.96 -.27

첨도 .10 .74 .56 2.15 .84 .24

*p <. 05, **p <. 01, ***p <. 001.

표 1. 연구변인의 상관분석 (N=154)

2.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에 제시된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

악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연령과 결혼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1단계에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을 투입하였

고,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단계에서 예측변인들의

설명력은 12.8%이었으며 (F = 5.40, p <.001), 정서적 몰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1, p <.05). 3단계에서 정서적 몰입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5.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F = 6.36, p <.001), 정서적 몰입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β = .24, p <.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정서적 몰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호작용 항을 도식화한 결과,

정서적 몰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프로세스 매크로 모형을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

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t = 3.00, p <.01, 하한값 .22 , 상한값 1.08). 즉,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에서는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의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는 반면, 사

회적 지지가 높은 수준에서는 정서적 몰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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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요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교사 연령(통제) .03 .28* .02 .19 .02 .17

결혼 여부(통제) .17 .08 .10 .05 .07 .04

정서적 몰입(A) .38 .21* .36 .20*

사회적 지지(B) .19 .10 .34 .18*

A X B .65 .24**

△R2

R2 .056 .128 .179

F 4.46* 5.40*** 6.36***

*p <. 05, **p <. 01, ***p <. 001.

표 2. 정서적 몰입과 사회적 지지(총점)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154)

조절변인 효과 부트스트래핑 SE p 95% CI

낮은 수준 .01 .20 .94 [-.37, .40]

평균 .36 .16 .02 [.05, .66]

높은 수준 .70 .19 .00 [.33, 1.07]

*p <. 05, **p <. 01, ***p <. 001.

표 3. 사회적 지지(총점)의 조절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154)

그림 1.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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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요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교사 연령(통제) .03 ,.28* .02 .20 .01 .18

결혼 여부(통제) .17 .08 .11 .05 .08 .04

정서적 몰입(A) .45 .25** .44** .25

원장의 지지(B) .02 .02 .14 .11

A X B .47** .24

△R2

R2 .056 .120 .172

F 4.46* 5.01*** 6.07

표 4. 정서적 몰입과 원장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154)

조절변인 효과 부트스트래핑 SE p 95% CI

낮은 수준 .08 .20 .68 [-.32, .49]

평균 .44 .17 .01 [.11, .76]

높은 수준 .79 .20 .00 [.40, 1.19]

표 5. 원장의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154)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동료의 지지를 살펴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단계에서 예측변인들의 설명

력은 12%이었으며 (F = 5.01, p <.001), 정서적 몰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림 2.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원장의 지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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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β = .26, p <.01). 3단계에서 정서적 몰입과 동료의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2.7%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F = 5.03, p <.001), 정서적 몰입과 동료의 지지의 상호작용 항(β 

= .38, p <.0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정서적 몰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료의 지

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호작용 항을 도식화한 결과, 정서

적 몰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료의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는 동료의 지

지가 높은 집단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프로세스 매크로 모형을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동료의 지지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t = 32.19, p < .05, 하한값 .04 , 상한값 .74).

예측요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교사 연령(통제) .03 .28* .02 .20 .02 .20

결혼 여부(통제) .17 .08 .11 .06 .09 .04

정서적 몰입(A) .46 .26* .46** .26

동료의 지지(B) .00 .00 .09 .06

A X B .38* .17

△R2

R2 .056 .120 .147

F 4.46* 5.01*** 5.03***

표 6. 정서적 몰입과 동료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154)

*p <. 05, **p <. 01, ***p <. 001.

조절변인 효과 부트스트래핑 SE p 95% CI

낮은 수준 .23 .19 .24 [-.15, .60]

평균 .47 .15 .00 [.16, .77]

높은 수준 .70 .19 .00 [.33, 1.07]

표 7. 동료의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15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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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요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교사 연령(통제) .03 .28* .02 .16 .02 .16

결혼 여부(통제) .17 .08 .14 .07 .12 .06

정서적 몰입(A) .43 .24** .40 .22**

가족의 지지(B) .39 .22** .42 .24**

A X B .37 .12

△R2

R2 .056 .168 .181

F 4.46* 7.40*** 6.46***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를 살펴본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단계에서 예측변인들의

설명력은 16.8%이었으며 (F = 7.40, p <.001), 정서적 몰입과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 = .24, p <.01; β = .22, p <.01) 정서적 몰입과 가족의 지지

의 상호작용 항(β = .12, n.s.)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정서적 몰입과 가족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154)

*p <. 05, **p <. 01,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서적 몰입,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서적

몰입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

그림 3.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동료의 지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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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조직에 관한 변인인 정서적 몰입과 사회체계에 관한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

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과

위계적 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몰입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 조직

몰입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임수진 등, 2013), 본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은 삶의 만족도

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임수진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전반적 조직몰입 변

인과 행복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핵심지표로 알려진 정서적 몰

입을 살펴본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 변인은 변인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직무관련 변인과의 상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정서적 몰입은 직무만족이나 조직시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지속적 몰입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조직

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현정, 2009; 임동호 2012). 그러나,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상관은 정서적 몰입과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Stinglhamber et al., 2015; Yuh, 2022; Zhao et al., 2013)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결과는 보육교사가 평가하는 전반적 삶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몰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정서적 몰입은 직무관여 및 직무만족,

사직 의향과 같은 조직과 관련된 변인들과 연관되어 연구되어 왔지만(Orgambidez & Benitez, 2021;

Stinglhamber et al., 2015), 정서적 몰입이 직장인의 전반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편이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정서적 몰입과 주관적 웰빙의 핵심지표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정서적 몰입과 자아실현적 웰빙과의 관계를 파악

하거나, 긍정 정서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23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

는 이들 두 변인의 정적 상관이 .20에서 .40의 범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Lakey, 2013)에 부

합된다. 또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

고한 선행연구(최병태, 김이영,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박봉한과 남미경(201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나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문명화, 김남희,

2020; 최양미 등, 2022), 원장의 서번트리더십은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오

승현, 권연희, 2017).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 조직관련 변

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

었다. 즉, 보육교사의 정서적 몰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직장 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과 삶의 만족도와의 연관성이 높았는데,

보육현장에 대한 헌신이 전반적 삶의 만족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들

의 협력과 배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적 몰입과 직장 내 지지의

상호작용은 매개변인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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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조직에 대한 애착은 보육교사의 개인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개인효

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었고(여종일, 2016), 자아존중감은 가족요인이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였는데(석말숙, 구용근, 2015), 조직에 대한 애착이 사회

적 지지로 뒷받침될 때 효능감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삶의 만족을 증진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도 있는데, 조직 내 지지가 높은 환경에서

정서적 몰입이 높은 교사는 조직구성원 간의 일치성과 공동체의식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만족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보육교사가 원장과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크게 인식하면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사기가 증진되며, 정서적 몰입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매개변인들을 고려할 때, 조직에 정서적으로 몰입함으로써 받는 보상이 전반적 삶의 만족에 영향

을 주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직장 내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조직 내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장 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활성화되거나, 체계화

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제도적 차원에 대한 방안을 고려할 뿐 아니라 동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관계적 차원에 대한 방안이 고려되어야겠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보육교사 중 약 31.5%가 사직 또는 이직 계획이

있다고 나타났고, 사직 또는 이직을 고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이유로는 26.3%가 보육교사를 그만

두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0.7%가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8.3%는

원장, 동료, 부모 등과 갈등 및 마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이렇듯 조직 내

여건은 이직 및 사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조직에 대한 애착이 주관적

웰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정가의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성희, 2014)에 일부 부합된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은 직무만족을 가장 크게 예측하고 동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었는데(임동호, 2012),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몰입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에

동료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인간의 동기를 자원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

원보존이론은 근로자의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요인과 반대 역할을 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

을 진행하는데, 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동료 관계나 상사의 정서적 지지는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진보래, 2021; Li et al., 2021). 본 연구에서 원장과 동료의 지지는 자원으로 작용하

여, 직무요구가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작용을 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유

추할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다. 또한, 보육교사

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의무감뿐 아니라 애착이 중요하며, 원장 및

동료를 포함한 조직구성원과의 긍정적 소통이 가능한 조직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는 정서적 몰입과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은 성인의 삶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영역이며, 근래에 연구자들은 점차 두 영역이 상호 의존되어있음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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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Li et al., 2021). 일 영역과 가족 영역 간의 갈등은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일과 관련된 역할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 역할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

는 것이며, 가족-일 갈등(family-work conflict)은 가족 역할에 참여하는 것이 일과 관련된 역할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상, 이은희, 2020; Netemeyer et al., 1996). 일 영역과

가족 영역 간의 갈등에는 성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교사의 가족-일 갈등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가족 갈등에는 성차가 나타나서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보다 일-가족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Erdamar & Demirel, 2014), 가족-일 갈등이 소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남성 직장인

에게만 나타났다(이혜상, 이은희, 2020). 성차를 나타낸 연구들은 가족이 일에 미치는 영향력과 일

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에는 성차가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족 역할이 일 역할에

연관되고 그러한 연관성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여자가 여성으로만 구성된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성별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가족의 지지

의 영향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질적 연구(백정원, 최정숙, 2013)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인정 및 일에 대한 자부심은 일-가정 양립의 지지대라고 설명되었고,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

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일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

스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이재완, 강혜진, 2018).

본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의 지원은 보육교사가

간혹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고갈을 직접적으로 상쇄하는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임의표집을 통하여 서울지역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으므로 결

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선정된 기관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사의

연령도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한 표집방법을 사용하고 연구대상

수를 확대하여 대표성이 강화된 표본을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방법을

통한 양적 분석으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양적 분석뿐 아니라 질적

정보를 수집하여 심층 조사를 수행하고, 직무스트레스, 소진, 심리적 자본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공원에 따라

서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도구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 등의 유형이나 실제

로 지각한 지지나 받기를 원하는 지지 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지

지의 다양한 측면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직관련 변인인 정서적 몰입과 사회체계 변인인 사회

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사의 주관적 웰빙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서적 몰입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며,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장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직구성원으로서 보육교사가 조직에 대해 갖는 애착이 자신

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보육교사

가 조직 자체에 대하여 갖는 인식뿐 아니라,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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