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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수퍼비 에서의 보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퍼비 작업동맹,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계를 구체 으로 밝히고자 하 다. 보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수퍼비 작업동맹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측하 고 이를 확

인하기 해 놀이치료 수퍼비 경험이 있으며 상담경험이 3년 미만인 보상담자 94명을

상으로 자기개방, 수퍼비 작업동맹, 자기효능감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한 자

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놀이치료 수퍼비 에서의 보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퍼비 작업동

맹, 자기효능감 변인 상호간의 계는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한 수퍼비 작업동맹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수퍼비 작업동맹

은 유의한 수 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퍼비 에서의 자기개방은 자기효능감

에 직 향을 미침과 동시 수퍼비 작업동맹을 매개로 하여 간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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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사회의 아동들은 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 비해 상당수 아동에게서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장애, 인터넷․게임 독 등

심리 어려움 부 응 심화와 같은 정신과

문제들에 한 사례들이 에 띄게 증가하

고 있다. 통 인 양육방식은 심화되어가는

아동의 이러한 문제들에 한 효과 인 해결

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따라 아동의 정

서행동문제에 한 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는 인식과 함께 아동상담에 한 인식 한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그 에서도 놀이치료는 그 효과와 요성

이 인정되면서 놀이치료에 한 심과 요구

는 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곽 숙, 1992;

김향숙, 2007; 유미숙, 1999; 최경희, 2007;

Landreth, 1991; Schaefer, 1979). 아동들은 성인

과는 달리 비언어 인 의사소통으로 치료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놀이치료에서는 놀이

치료자 자신이 하나의 도구로써 요한 치료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심리 인

성장을 한 놀이치료의 핵심 인 활동은 치

료자와 내담아동의 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치료사의 질은 놀이치료의 요한

요소이다.

놀이치료자의 문 자질을 해서는 효과

이고 체계 인 치료자 교육과 훈련이 무엇

보다 필요한데, 여러 학자들(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Prutt, McColgan, Pugh, & Kiser,

1986)은 놀이치료자로서의 성장 상담 문

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해서는

수퍼비 이 가장 효과 인 방법임을 주장해

왔다. 이와 유사하게 Johnson, Baker, Kopala, &

Thompson(1989) 한 수퍼비 의 과정을 통해

상담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상담 수련생 훈련에 있어 요한 요소임을 언

한 바 있다.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란, 가까운 미래에 자

기 자신이 내담자를 효과 으로 상담할 수 있

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되는데(Friedlander,

Keller, Peca-Baker, & Olk, 1986; Larson, Clark,

Henderson, Koraleski, Daniels, & Smith, 1998;

Larson, Suzuki, Gillespie, Potenza, Bechtel, &

Toulouse, 1992), 이는 치료자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습에 노력하고 도 하여 상

담에서 요구되는 보다 복잡한 상담기술을 습

득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Larson et

al., 1998). 그러므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은 효

과 인 상담행동을 한 일차 이면서도 요

한 잠재결정자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한 요

성의 인식과 평가로 인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를 들어, Friedlander et al.(1986), Jonson

(1985), Jonson & Seem(1989), Larson et al.(1992)

등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계

있는 상담변인을 밝히고자 하 는데, 그 결과

상담자의 자기개념, 수행수 , 문제해결 평가

요인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각각 정 인

상 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국내의 경우, 임혜

인과 유미숙(2004), 홍수 과 최해림(2001)의 연

구에서 상담과정에 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자일수록 공감능력이 높고 내담자와 보다

강한 력 인 계를 맺는다고 보고되었으며,

황인호(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자의 경우 상담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 외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은 심리

소진에 직 인 계가 있었으며(권이경,

김 웅, 2004) 역 이 리 능력과도 계가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자일수록 자신의

불안을 잘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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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동을 잘 개념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윤수, 2001).

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

은 놀이치료자는 자신이 상담에서 겪을 수 있

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히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내담아

동과 그 부모를 다루는데 보다 효율 일 것이

다. 한 자신의 심리 소진 역 이 등

상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히 통제하여 내담자와 정 이고 력 인

상담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보다 기능

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자는 어려운 상담에

해서 히 리할 수 있다고 인지하여 더

욱 노력하고 도 하는 행동을 할 것을 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놀이치료자의 높은 자기

효능감은 궁극 으로 내담아동의 성장을 한

필수 요소이며 놀이치료의 성과와도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학자들은 수퍼비 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수퍼바이지가 수

퍼비 에서 자신과 내담자, 상담과정에서의

활동, 수퍼비 에서의 상호작용에 한 정보

를 개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해 왔다

(강지연, 2006; 손승희, 2004; 윤소 , 2006;

Armeniox, 2000; Ladany, Hill, Corbett, & Mutt,

1996; Ladany & Lehrman-Waterman, 1999;

Yourman & Faber, 1996). 즉, 수퍼바이지의 개방

은 상담에서의 실수를 방하고 수퍼비 과

정을 진하여 수퍼비 의 이득을 최 화하지

만, 반 로 비개방은 내담자 보호의 기회를

막아 상담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수퍼비

의 질을 감소시켜 유능한 상담자로서의 성

장을 해하게 된다는(Betcher & Zinberg, 1988;

Ladany et al., 1996; Yerushalmi, 1992; Yourman

& Farber, 1996)것이다.

그러나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수퍼비 에서

의 기본 제임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지는

상담과정 수퍼비 과정에 한 개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승희, 2004;

윤소 , 2006; Greben, & Ruskin, 1994; Ladany

et al, 1996). 보다 구체 으로, Ladany 등(1996)

의 연구에서 수퍼바이지의 97%가 수퍼바이

에게 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Yourman과 Faber(1996)의 연구에서는 수퍼

바이지의 39.8%가 상담에서의 실수를 개방하

지 않으며 수퍼바이지의 59.1%는 수퍼바이 에

한 부정 감정을 개방하지 않는 사실이 밝

졌다.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바이 의 평가,

수, 그리고 자신에 한 정 인 인상 유지에

한 염려로 인해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은 비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dany

et al, 1996; Yourman & Faber, 1996).

국내의 경우 손승희(2004)의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의 연구에서 수퍼바이 수퍼비 에

한 반응, 수퍼바이 의 피드백에 한 반응,

수퍼바이 의 평가에 한 의식, 상담진행

개입, 그리고 상담자-내담자 감정 개인

이슈의 5가지 비개방 역에 따라 수퍼바이지

의 개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 진 바 있

다. 이러한 비개방의 가장 큰 이유는 수퍼비

계에 미칠 부정 향의 상과 평가에

한 두려움이었으며(손승희, 2004; 윤소 , 2006)

이는 수퍼바이지의 비개방에 한 외국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처럼 수퍼바이지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각

기 다른 내용에 해 수퍼비 에서 의도 으

로 비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퍼바이지

들은 수퍼비 에서 개방하지 않는 내용들에

해 오히려 그 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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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희, 2004) 수퍼비 에서의 자기개방에

한 수퍼바이지의 태도와 행동 간에는 모순이

있음이 밝 진 바 있다.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개인의

응이나 심리 신체 건강에 미치는 자기개

방의 순기능에 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깊은 자기개방은 개인의 불안, 스트 스, 부

응 행동을 낮추고 자기이해를 진하며 자기

존 감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게다가 자기개방은 효과 인 의사소통

을 진하고 계의 개선에 향을 미쳐 개인

이 보다 극 이고 능률 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결국은 인간의 성장과 발 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김교헌, 1992,

1995, 2002; 김교헌, 한덕웅, 1996; 인 정, 김

교헌, 2002; 박 호, 2007; Pennebaker, 2003,

2004; Pennebaker, Kiecolt-Glasser, & Glasser,

1988).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면 놀

이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수퍼비 에서 수퍼바

이 와의 의사소통과 계 개선에 향을 미

치게 되어 결국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

게 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더불어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은 수퍼비

의 질에 한 수퍼바이지의 지각, 수퍼비 이

그들의 욕구에 한 정도, 그리고 상담자로

서 발달을 진하는 정도와 직 으로 련

되는데(손승희, 2004),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들에 근거해 볼 때 수퍼비 에서의 치료자의

자기개방은 치료자에게 보다 많은 이득을 얻

고 문가로서 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

요소이며 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그 다면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결과는 수퍼비 과정의 어떤 요소

를 통해 보다 정 으로 달될 것인가?

선행연구(Greben & Ruskin, 1994; Holloway,

1995; Stone, 1994; Wallace & Alonso, 1994)에 의

하면 수퍼바이지의 개방과 한 계가 있

는 변인으로 수퍼비 계의 질(이하 작업동

맹)이 보고된 바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계에서 수퍼비 작업동맹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 변인의 계를 구체 으로 밝히고자 하

다.

수퍼바이지의 개방과 작업동맹과의 계를

살펴본 지 까지의 연구들에서, 손승희(2004),

Callis(1997), Ladany et al.,(1996), Webb & Wheeler

(1998) 등은 수퍼비 작업동맹이 강하고 수퍼

바이 와의 라포 수 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

고하 다. 보다 최근에는 수퍼바이지의 개방

이 수퍼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 보고자 하 는데(Farber, 2003; March, 2005),

즉 이들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의 개방이 존

재해야 수퍼바이져와의 작업동맹이나 계에

서의 이득이 최 화 된다고 하 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한 련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

만 어떠한 변인이 측변인인지 어떠한 변인

이 거변인으로 기능하는지에 한 합의 은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Farber

(2003)와 March(2005)의 연구에 기 하여 치료

자의 자기개방, 수퍼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계를 구체 으로 밝히고자 하

다. 즉, 치료자의 자기개방, 수퍼비 작업

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상담자의 발달

을 한 수퍼비 의 본질 인 구성요소(March,

2005)라는 하에 놀이치료 심자를 상

으로 치료자의 자기개방을 측변인으로, 치

료자의 자기효능감을 거변인으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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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계에서 수퍼비 작업동맹을 매개변인으

로 하여 이들 변인의 계를 구체 으로 검증

해보고자 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 의 달성은 수퍼비 의

본질 인 구성요소인 치료자의 자기개방, 수

퍼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계를 보다 구체 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수퍼비 에서 작업동맹

의 강도가 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을 신장

시키기 한 정 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

겠다. 이는 놀이치료 심자가 수퍼비 경험

을 통해 숙련 상담자로의 문 성장과 발달

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효과 인 놀이

치료 수퍼비 모델을 구축하는데 경험 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 으로는

장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 만족도 놀

이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상기한 연구목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그림 1을 제시하자면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치료자의 자기개방은 자기효능

감의 측변인으로 확인되는가?

그 다면 그 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계에서 수퍼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퍼비 경험이 있는

상담경험이 3년 미만인 심상담자를 상으로

하 다. 보상담자에 한 국내 선행연구들

에서 보 상담자를 경력이 3년 정도 된 상

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김길문, 2004; 손유미,

2005; 신재호, 2005; 오정희, 2007), Skovholt 등

(1997)이 문가가 되기 해서 수천 시간의 연

습과 평균 15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경력이

3년 미만인 놀이치료자를 보상담자라고 정의

하 다. 한 수퍼비 을 오랫동안 받지 않은

상담자는 제외시켜 최근 6개월 이내 한 명 이

상의 수퍼바이 와 최소한 3회 이상의 개인 수

퍼비 을 지속 으로 받은 심상담자 94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표 1에서 연구 상자의

인구학 배경에 한 특성을 제시하 다.

자료수집 차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를 해 복지 내

상담실, 병원 내 상담실, 학부설 놀이치료실

에 근무하고 있거나 아동상담연구소 놀이

치료학회가 주최하는 2008년 정기 사례발표회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수퍼비 에서의

작업동맹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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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한 놀이치료자들을 상으로 자료 수

집을 하 다. 이들 상담경력이 3년 미만이

면서 최근 6개월 기 으로 3회 이상의 개인

수퍼비 을 지속 으로 받은 놀이치료자들에

게 설문실시에 한 동의를 구한 다음 총 150

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배부한 질문지 107부를 회수하여 이들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락 항목이 많은 자료

를 제외한 총 94부의 질문지를 최종 자료분석

에 포함하 다.

연구도구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척도

놀이치료자가 수퍼비 에서 상담활동과 수

퍼비 에 향을 주는 정보들을 개방하지 않

는 수 , 즉 비개방 수 을 측정하기 해 손

승희(2004)가 개발한 ‘수퍼바이지 비개방 척도’

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실제로 높은 개방

수 에 높은 수를 부여하 으므로 총 이

높을수록 높은 개방수 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의 혼란을 막기 해 자

기개방 척도로 명명하 다.

이 척도는 수퍼바이 수퍼비 에 한

반응, 수퍼바이 의 피드백에 한 반응, 수퍼

바이 의 평가에 한 의식, 상담진행 개

입, 상담자-내담자 감정 개인 이슈의 5

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문항

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5

Likert척도로 평가되며, 총 이 높을수록 개방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손승희(2004)의 연

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4 으며, 본 연구에서는 체 척도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94 고, 하 척도별 신뢰

도 계수(Cronbach α)는 .46～.93의 범 를 보

다.

변 인 구 분 n(%)

성별 여 94(100.0)

연령

20～29세 72(76.6)

30～39세 21(22.3)

40세 이상 1(1.1)

학력

학사졸업 3(3.2)

석사과정 34(36.2)

석사졸업 38(40.4)

박사과정 17(18.1)

박사졸업 2(2.1)

근무지

문

아동상담기
20(21.3)

복지 내

놀이치료실
23(24.5)

병원 내

놀이치료실
23(24.5)

학부설

놀이치료실
22(23.4)

기타 6(6.4)

놀이치료

경력

1년 미만 22(19.8)

1～2년 미만 57(51.3)

2～3년 미만 24(21.6)

개인

수퍼비

받은 횟수

10회 미만 27(28.7)

10～20회 미만 30(31.9)

20～30회 미만 13(13.8)

30～40회 미만 11(11.7)

40회 이상 13(13.8)

주. 표의 수치는 N(%)을 나타냄.

무응답에 따라 체 사례수에는 차이가 있음.

표 1. 연구 상자의 배경 특성 (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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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 작업동맹 척도

수퍼비 작업동맹을 측정하기 해 Bahrick

(1990)의작업동맹척도-수퍼바이지용(Supervision

Working Alliance Inventory-Trainee version; SWAT-

T)을 손은정 등(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Horvath와 Greenberg(1989)는 Bordin(1983)

의 모델을 바탕으로 상담 계에서의 작업동맹

척도를 개발하 고, Bahrick(1990)이 상담 계에

서의 작업동맹 척도를 수퍼비 상황에 합

하게 수정하 다. 이 척도는 Bordin(1983)의 모

델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하 요인인 목표에

한 동의, 과제에 한 합의, 정서 유 를

바탕으로 구성된 총 36문항의 7 리커트 척

도이다. 척도에 한 해석은 체 문항의 총

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이 잘 이루어진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작업

동맹 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 고,

하 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89

의 범 를 보 다.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척도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Larson

등(1992)이 개발한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COSE)를 홍수

(2001)이 상담자 자기효능감 질문지(Counseling

Self-Efficacy Inventory)로 번안하고 이것을 다시

이윤수(2001)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원래의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수 을 알아보기 해 고안된 것

으로, 세부상담 기술, 상담과정, 어려운 내담

자 다루기, 가치에 한 자각 등 5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이

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를 상으로 놀이

치료 상황에 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이루어

진 ‘문화 차이를 다루는 능력’과 홍수

(2001)의 연구에서 내 신뢰도가 낮게 나온

‘가치에 한 자각’ 역을 제외하여 수정, 보

완한 이윤수(2001)의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

에 한 해석은 체 수가 높을수록 놀이치

료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척도 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3 으

며, 하 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

4～.82의 범 를 보 다.

자료분석 방법

첫 번째 연구문제인 수퍼비 에서의 자기개

방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해 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수퍼비 에서의 자기개

방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서

의 수퍼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차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연구문제 1, 2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의 주요변수인 자기개방, 수퍼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

하 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에서 제시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해 수퍼비 에서의 자기개방

변인이 유의한 측변인지와 그 향력을 살

펴보기 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거변인

으로 자기개방을 측변인으로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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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퍼비 에서 치료자

의 자기개방이 측변인으로 나타났다(r2.= .09,

F=9.59, p<.01).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기

개방을 측해주는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체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즉, 놀이치료 수

퍼비 에서 치료자가 상담활동과 수퍼비 에

련된 정보와 경험들에 한 개방을 많이 할

수록 상담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의 분석에 앞서 본 연

구에서의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의 계를 살펴 으로써 매개효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

수퍼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변인

상호간의 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치료자의 자기개방은 수퍼비

작업동맹과의 계에서 유의한 정 상

을 보 으며(r=.43, p<.001), 치료자의 자기효

능감과도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다((r=.31,

p<.01). 한 수퍼비 작업동맹은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계에서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r=.54, p<.001).

상 분석 결과, 각 변인의 상 이 유의한

수 에서 매개효과 분석을 한 조건을 충족

시키므로 수퍼비 에서의 치료자 자기개방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한

수퍼비 작업동맹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해 Baron

과 Kenny(1986)의 차를 사용하 다. 이 방법

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 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 독립변인으로 치료자의 자기개방을 투

거변인 측변인 b β t r2 F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자기개방 .24 .31 8.55** .09 9.59**

**p<.01

표 3.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N=94)

변 인 문항 수 수범 평균 표 편차

자기개방 45 97-219 144.15 22.64

수퍼비 작업동맹 32 131-244 194.18 24.79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23 90-184 134.00 18.64

표 2. 자기개방, 수퍼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 편차 (N=94)

1 2 3

1. 자기개방 -

2. 수퍼비 작업동맹 .43*** -

3.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31**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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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계 (N=94)



천혜숙 등 / 놀이치료 수퍼비 에서 보 상담자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계: 수퍼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 939 -

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한 수퍼비 작업

동맹에 한 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을 종속변인인 치

료자의 자기효능감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

계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수퍼비 작업동

맹을 투입하여 치료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 향력을 알아보았다.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해서는 첫째, 첫 번

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

의한 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

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와 같은 차를 통해 나타는 결과는 표 5

와 같다.

치료자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계를

작업동맹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첫 번

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개방이 매개변인

인 작업동맹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 으

로 유의하 고(β=.43, p<.001), 치료자의 자기

개방이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β=.31, p<.01)도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

개변인인 작업동맹이 종속변인인 효능감에 미

치는 향(β=.50, p<.001)이 유의하 으나, 자

기개방이 효능감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작업동맹은 자

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계에서 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퍼비 에서의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직 으로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기보다

는 수퍼바이 와의 작업동맹에 정 기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이 다시 치료자의 높

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놀이치료 수퍼비 경험이 있는

상담경험 3년 미만의 보상담자를 상으로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해 수퍼비

작업동맹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밝 진 연구 결과를 요

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단 계 β R2 F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자기개방 → 수퍼비 작업동맹 .43*** .19 20.90***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자기개방 →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31** .09 9.59**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자기개방 →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2) 수퍼비 작업동맹→치료자의자기효능감

.09

.50***
.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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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기개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한 수퍼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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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놀이치료 수퍼비 에서 치료자의 자

기개방, 수퍼비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효

능감은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자가 수퍼바이 에

게 상담과정, 수퍼비 과정, 자기 자신에

해 비개방하면서 에 지를 소진하여 작업동맹

의 약화와 상담자 교육의 비효율성을 래한

다는 손승희(2005)의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수퍼비 작업동맹은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umeidan, 2002; March, 2005; Nilsson,

1999)에 의해서 지지되 바이다. 한 수퍼비

을 통해 치료자의 상담기술에 한 자기 확신

과 자율성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한 연구

(Tryon, 1996)와 수퍼비 에서의 작업동맹이 자

기개방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킴을 확인한 연구(천혜숙, 2008)와도 그

맥을 함께 한다고 하겠다.

둘째, 놀이치료 수퍼비 작업동맹은 치료

자의 자기개방과 자기효능감의 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

상담자의 수퍼비 에서의 자기개방이 자기효

능감에 직 향을 받음과 동시에 수퍼비

작업동맹을 매개로 하여 간 향을 받

음을 보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 연구모형은 지지되었으며, 이로써

보 상담자가 수퍼비 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강한 수퍼비 작업동맹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퍼바이 로부터 비

이고 평가 인 피드백 신 지지와 공감, 그

리고 새로운 시도에 한 격려를 받은 수퍼바

이지는 수퍼바이 와 서로 좋은 수퍼비

계를 맺고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며 상담과정

에 한 가설을 재검토하고 보다 거시 안목

을 획득하고 문가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Worthen과 McNeill(1996)

의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 그리고 수퍼비

작업동맹이 수퍼바이 의 스타일과 수퍼비

만족도, 수퍼바이지의 수치심과 수퍼비

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한 국내연구(강

지연, 2006; 홍지 , 2005)와도 유사한 맥락으

로, 수퍼비 과정에서 수퍼비 작업동맹이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수퍼비 에서의 작업동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퍼비 과정과 성과에 기여하는 강

력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그

맥을 함께 하는 바(Bernard & Goodyear, 2004;

Ladany, 2002; Ladany, Friedlander, & Nelson, 2005)

본 연구의 결과로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와

수퍼바이지의 좋은 계의 요성이 재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치료자의 자기개방

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퍼비 작업동맹의

계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는 에 의의가 있다.

보 상담자들은 상담에 한 열의에 가득

차 있고 이론 지식도 열심히 습득하지만 자

신이 상담과정을 제 로 진행하고 있는지

는 상담 과정 에 한 상담 기술을 수행

하는지에 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에 자

신감이 부족하고 수퍼바이 나 내담자로부터

부정 인 평가를 받을까 염려하고 높은 수

의 불안을 경험한다(Dodge, 1982). 이에 Veach

등(2001)은 보상담자를 상으로 하는 수퍼

비 에서는 굳건한 계형성에 더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amos-Sanchez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보 상담자를 연

구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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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작업동맹의 매개 효과

가 뚜렷히 나타났을 수 있을 수 있었음을 유

추해볼 수 있겠다. 더불어 놀이치료 수퍼비

에서 수퍼바이 와 수퍼바이지가 정 이고

신뢰로운 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 상담자

의 성장 수퍼비 성과의 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수퍼비 을 효과

으로 하기 해서는 상담자의 발달수 을

고려한 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시사된다.

종합해보면, 보상담자는 불안이 높고 자

신감이 낮아 수퍼비 에서 자기개방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수퍼비 에서의 효율성을 낮추게

되는데 이는 상담자로서의 자기 효능감에 도

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수퍼바이 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신뢰롭고 정 인

계를 맺게 되면 불안이 높고 자신감이 부족한

보 상담가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자기개

방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치

료자의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쳐

궁극 으로는 수퍼비 의 성과 상담 성과

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 상담자를 훈련하고

교육할 때 을 두어야 할 교육 내용 방

법에 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

써 상담자와 수퍼바이 교육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하겠다. 더불어 보 상담자가 수

퍼비 경험을 통해 문 성장을 하는 과정

을 탐색함으로써 문가로서의 발달을 진시

키고 궁극 으로는 상담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놀이치료 수퍼비 모델 구축

에 구체 인 자료를 제공하 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 을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놀이치

료자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를 국내

체 놀이치료 심자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

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치료자의 자기개방, 자기효능감, 그리

고 수퍼비 작업동맹에 한 측정은 자기보

고식 설문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주 견

해가 강하게 반 되므로 측정의 객 성과 신

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소 제한 이 따를

수 있다. 를 들어, 치료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특정 역에 한 평가가 과장되거나 축

소될 수 있으며 자신의 부족한 이 치료자로

서의 역량 평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장되게 보고할 수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 3자(수련감독자, 평

정자 등)에 의한 직 찰, 면 , 평정 등의

방법이나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 모두가 측

정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피험자들의 주 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수퍼비

에서의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반 성인상담자를 상으로한 연구에

사용하는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놀이치료자만이 겪는 독특한 측면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놀이치료의 상인 아동

은 단순히 ‘작은 어른’이 아니므로 놀이치료는

아동의 발달 특성, 부모와 같은 아동의 주

변 환경, 상담이 요구되는 상황 등 성인상담

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놀이

치료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면모

를 정확히 반 해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경험이 3년

미만인 놀이치료자를 상으로 하 는데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사례수나 수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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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한 자기개방, 작업동맹,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다루지 못한 것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 놀이

치료자 에서도 임상 사례수나 수퍼비 받

은 횟수에 따라 이러한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놀이치료 수퍼비

과정 내의 요인들이 놀이치료자의 발 에 미

치는 요인들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보다

효과 인 놀이치료 수퍼비 을 구축하는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 다. 하지만 놀이치료 수

퍼비 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효

과 인 치료 계를 발달시키고 역량 있는 치

료자로 발달시키기 한 놀이치료 수퍼비 의

과정 성과에 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터, 지 까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놀이치

료 수퍼비 의 과정 성과에 해 보다 체

계 이고 경험 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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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rapist's Self-Disclosure and

Counselor Self-Efficacy in Play Therapy Supervision:

the Working Alliance as a Mediating Variable

Hae-Suk Cheun Mee-Sook Yoo You-Jin Cho

MindClinic Did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Children Laboratory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apist's self-disclosure, counselor

self-efficacy, and the no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 play therapy supervision. The targets of this

research were 94 therapists, who undergone individual supervision at least three times with more than

one supervisor or who are currently under such supervi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apist's self-disclosure was positively related to counselor self-efficacy and the working alliance in play

therapy supervision. Second, the working alliance in play therapy supervision mediated the path from

therapist's self-disclosure to counselor self-efficacy.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apist's

self-disclosure is directly correlated with counselor self-efficacy. Moreover, therapist's self-disclosure is

indirectly correlated with counselor self-efficacy through the medium of the working alliance.

Key words : play therapy supervision, self-disclosure, working alliance, counselor self-effic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