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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계에서

문직 정체성의 조 효과*

김 정 숙† 유 란

가톨릭 학교

본 연구는 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 문직 정체성, 소진의 계를 살펴보고, 역할갈등이 소

진에 미치는 과정에서 문직 정체성이 각기 매개효과와 조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해 국에 있는 문상담교사 총 223명을 상으로 역할갈등, 문직 정체성, 소진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상 분석과 계 회귀분석으로 분석을 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갈등은 문직 정체성과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으며, 무능감과

만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문직 정체성과 소진(신체 피로감, 무능감, 비 조 업

무환경, 내담자 가치 하, 사생활 악화)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둘째, 이러한 변인들

의 상 결과로 인하여 역할갈등과 소진의 계에서 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

했다. 셋째, 역할갈등과 소진(신체 피로감, 비 조 인 업무환경)과의 계에서 문직 정체

성의 조 효과가 나타났는데, 역할갈등이 높더라도 문직 정체성이 높으면 소진을 덜 경험

하 다. 이는 문상담교사의 소진을 방하고 처하는데 문직 정체성이 요한 변인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시사 과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 다.

주요어 : 문상담교사, 역할갈등, 문직 정체성,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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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지

식과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 빠른

응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교과서 심의 주입

식 수업의 교과 과정과 학 입시 주의 교

육은 정작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의 성장

을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복잡

한 사회 상과 인 계의 문제 들은 청소년

들의 심리 인 갈등과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연문희, 강진령, 2002), 학교폭력, 비행,

교실 붕괴, 결손가정 자녀의 탈선, 집단 따돌

림, 자살, 각종 독(pc, 약물)등은 비단 교육문

제로 국한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

되고 있다(조 희, 허승희 2007). 따라서 사회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을 지원하기 한 학교

상담의 활성화는 다른 어느 때보다 실한 시

요구라 하겠다(연문희, 강진령, 2002).

이러한 사회 요구에 따라 행 수업 겸임

상담교사로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문제에

한 미흡한 처 문 인 학생상담에 한계

를 느끼고, 학교상담 역사 60여년 만에 2005년

9월 학교상담 업무를 담으로 하는 ‘ 문상

담교사 순회교사’ 308명이 181개 지역교육청

에 임용․배치되었다(교육인 자원부, 2006).

문상담교사란, 학교상담자 문상담교사

1 는 2 자격증 소지자로 지역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임용․배치되어 학교상담을 담

하는 상담교사를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인 자원부 보도 자료(2006. 10. 31)에 의

하면 문상담교사의 개인상담 실 은 2006년

도 상반기 총 94,010명을 상으로 상담하 으

며, 유형별로는 진로진학상담 15,639명, 학업상

담 13,182명, 성격․정신건강 상담 13,319명,

인 계 10,183명 순으로 미래의 자기 비와

련된 상담이 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

며, 폭력 7,865명, 가족문제 4,801명, 따돌림

2,033명, 흡연 1,309명 등 활발한 상담 활동이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인 자원부는

문상담교사 배치 후 학교상담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단하고, 학교폭력과 학생범죄의

방을 하여 2009년 3,500명의 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까지

국 779명의 문상담교사만이 배치가 되어있

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0년 99명의 임

용공고가 발표는 되었지만(교육청, 2009), 국

1만 여개의 학교에 필요한 문상담교사의 수

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이다(김신일,

2005).

학교상담자는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해

상담, 조정, 자문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

으며(Wittmer, 2000),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

고 학교 행정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요구 받는다(이상민, 안성희, 2003; 이 주,

2003). 이러한 요구들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학교상담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는 학교상담자의 역할을 정의해 주며, 학교상

담의 이론 틀로서 효과 인 학교상담을

한 기반을 제공한다(이상민, 오인수, 서수 ,

2007). 이를 해, 최근 학교상담자의 역할에

한 다양한 연구들(강진령, 손 동, 조은문,

2005a; 강진령 등, 2005b; 이상민, 안성희,

2003; 이 주, 2003)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까지의 연구와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과학기

술부는 2009년 ‘ 문상담교사 운 활

동 매뉴얼’을 발표하고 문상담교사 역할모

형의 세 가지 특징으로 1) 방 서비스와

반응 서비스의 결합 모형 2) 목표 심 학

교상담모형 3) 조력자로서의 교육자모형을 제

시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문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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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역할을 정

립하고, 정의하기 한 연구들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

상담자 역할에 한 혼돈과 갈등은 계속 되고

있다(Aluede & Imonikhe, 2002; Burnham &

Jackson, 2000). 이러한 상은 이상 인 상담

모형과 실제 학교상담자가 수행하는 것들과의

차이(Burnham & Jackson, 2000)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역할수행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생

한 주 역할기 와 외부의 타인으로부터

오는 객 역할기 에 의해 향을 받는다

(Secord & Backman, 1964).

본 연구에서는 상담서비스를 받을 상들의

기 요구를 심으로 학교상담자의 역할이 탐

색되었던 기존 연구들(강진령 등, 2005a; 강진

령 등, 2005b; 이상민, 안성희, 2003; 이 주,

2003; Burnham & Jackson, 2000)과 달리, 상담서

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기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 기 는 상담서비스를 받을

상자의 요구들에 한 역할수행의 질에 향

을 미친다( 명자, 2007). 이 과정에서 개인이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한 상

반되는 기 에 의해서 역할 내 갈등이 발생하

는데(Luthans, 1992),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기 와 역할에 한 연구( 명자, 2007)에 의

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업무활동에

한 기 가 학교 장에서 실제 이루어질 상

활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역할에 한 갈등

을 견하 다. 실례로 문상담교사들은 학

교 장에서는 상담 문직 역할보다는 교직

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상했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역할스트 스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며(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 1964), 문상담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친다(이 아, 이기학, 2009).

미국의 학교상담자 연구(Butler & Constantine,

2005; Wilkerson & Bellini, 2006)에서도 다른

역에 종사하는 상담자( 학상담소, 사설상담

소)에 비해 학교상담자는 상담업무 외에 다

업무(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을 경험하고, 교사와 교직원과

의 계에서 더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같은 과 한

업무와 개인 갈등은 소진을 유발시킨다

(Maslach & Goldberg, 1998).

소진은 특히 심리 , 사회 신체 어

려움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업종의 문직 사

람들에게 더 경험된다(Freudenberger, 1974). 소

진은 1980년 Maslach와 Jackson(1981)에 의해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이하, MBI

로 칭함)가 개발되면서 산업 조직 심리학의

분야에서 경험 연구들이 양 으로나 질 으

로나 다양하게 탐색되고, 진행 다. Maslach는

소진을 정서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

간화(Depersonalization), 개인의 성취감의 결여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등 3가지 하

차원으로 구분하 다. 소진된 상담자는 다

양한 신체 증상과 함께 무력감, 망감 등

좌 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을 돌보

는 것에 무 심해지며(Maslach, 1982), 문가로

서 상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활기가 사라지

게 되고(Corey & Corey, 2002), 상담에 한 낮

은 직업만족도를 보인다(DeMato & Curcio,

2004). 경력에 따른 소진 연구를 살펴보면, 숙

련상담자가 보상담자보다 개인 직무 련

성취감이 더 높았고(고은하, 2001; 최혜윤, 정

남운, 2003), 보상담자가 소진을 더 경험하

다(박정해, 2006). 이러한 을 고려해 본다

면, 재 문상담교사는 만 3년의 길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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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상담자나 일반

교사와 비교해 볼 때, 상담업무와 련한 다

양한 업무(교육, 자문, 조정, 행정 등)를 맡고

있어 소진 정도가 높을 것으로 측된다. 게

다가 자신의 업무에 한 기 가 높고( 명자,

2007), 문상담교사제도가 재 정착되는 과

정이라 역할수행에 있어 강한 책임감과 열의

를 보인다. 이러한 높은 기 와 과도한 책임

감은 스트 스를 유발시키고, 상담의 계에

서 부정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진을 경험

하게 만든다(Kotter, 1993; Pines, 1993).

한편, Lee 등(2007)은 상담자 소진을 개인

낙담, 시스템 스트 스에 한 무감동 그리

고 신체 ․정신 고갈 때문에 임상 업무

를 하게 행하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상담자의 소진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상담자 소진척도(Counselor Burnout

Inventory: 이하, CBI로 칭함)를 개발했다. CBI

의 문항들은 직무소진의 다양한 수 을 총 5

개의 하 요인 즉, 신체 피로감, 무능감, 비

조 업무환경, 내담자 가치 하, 마지막으

로 사생활 악화로 구분하고 있다. 종 까지는

상담자의 소진을 측정할 때, MBI를 사용해 왔

으나 이 척도는 상담자만을 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아니며, 한 상담이라는 직무환경 내

에서의 소진 련 문항들을 측정하지 않기 때

문에 상담자 소진에 한 정확한 측정에 한계

를 갖는다(Lee et al., 2007).

이처럼 상담이라는 문직에서 매우 요한

문제로 다 지는 것이 바로 소진인데(이 란,

2006), 문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이 소진의

정도가 낮다는 등 소진 처를 한 이들의

계에 한 연구(안수경, 2000; 오요셉, 2005;

Butlter & Constantine, 2005; Yu, 2008)가 증가하

고 있다. 문직 정체성이란 문직에 종사하

는 사람이 스스로 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 인 평가를 말한다(박종우, 1994). 하나의

직업이 문직으로 인정받기 해서는 그 일

의 특수성과 독자성이 내포되어야 할뿐만 아

니라 그 나름 로 명확한 기 이 있어야 한다

(한상철, 1998). Hall(1968)은 문직의 태도

속성은 자신의 일에 한 태도를 반 하고,

이는 문가가 하는 일의 요한 부분을 구성

한다고 보았으며, 문직 정체성의 주요한 행

동 거를 5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문조직

의 활용 둘째, 공 에 한 서비스의 신념 셋

째, 자기규제에 한 신념 넷째, 직업에 한

소명의식 그리고, 자율성에 한 신념이다. 한

편, 성공 인 문상담교사는 문상담에

합한 인성 자질과 문 자질을 겸비해야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상담수요자들에

게 문상담에 한 신뢰를 회복하고, 소속기

에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성을 인정받아

야 한다. 이를 해 문상담교사의 몇 가지

능력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시스템 이해능력

둘째, 상담수요자 련자들의 욕구 악

능력 셋째, 상담이론과 기술의 장 용 능

력 넷째, 학교 내외 력 계 구축 능력 다섯

째, 자기 리 개발능력 마지막으로, 미래

학교상담 방향에 한 견 능력 등이다(김희

, 2007).

사회복지 담공무원에 한 연구(문 주,

2007)에서는 문직 정체성의 경우 역할갈등,

역할모호성과 부 인 상 을 보이지만, 직무

수행능력, 직업만족도는 정 인 상 을 보

다. 유사한 연구로, 미국 학교상담자의 집단자

기존 감(집단정체성)과 정서 고갈은 부 인

상 을 보 으며(Butlter & Constantine, 2005),

문직 정체성이 높을수록 소진 수 이 낮고,

스트 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문직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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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일수록 소진 수 이 낮았다(오요셉,

2005). 한편 Yu(2008)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직업만족도가 집단자존감(집단정체성)을 매개

로 하여 소진에 향을 미쳤다.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로 인하여 업무 장에서는 소진과

함께 문직 정체성의 요성이 두되고 있

다(신 정, 1993; 이서우, 1995; 이한구, 1992).

앞에서도 언 했듯이 재 문상담교사제

도는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문상담교사의

역할에 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갈등과 정체

성 혼란을 경험하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

는 문상담교사의 소진을 불러일으킨다(김희

, 2007). 최근 들어, 상담자 소진에 한 많

은 연구들이 상담자의 소진이 상담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담자

교육 시 상담자의 소진을 다 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유성경, 박성호, 2002;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반면, 재까지 문상

담교사를 상으로 한 소진에 한 연구(이

아, 이기학, 2009)는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인 문상담교사

의 소진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역

할갈등과 소진의 계에서 문직 정체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1)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 그리고

소진이 서로 유의미한 상 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2) 문직 정체성이 역할갈등과 소

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

고, 3) 문직 정체성의 수 에 따라 역할갈등

이 소진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차

본 연구는 2005년 9월 이후로 발령 받아,

재 교육청과 단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온라인과 지역별 교육

연수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247

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성실하지 못한 응

답을 하거나 도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과

경력 6개월 미만인 자료를 제외한 최종 223부

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이 30명(13.5%)이고, 여성이 193명(86.5%)이

다. 연령은 20 가 47명(21.1%), 30 가 96명

(43.0%), 40 가 44명(19.7%), 50 이상이 36명

(16.1%)로 나타났다. 경력은 1년 미만이 9명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 92명(41.3%), 2년

이상 3년 미만이 57명(25.6%), 3년 이상이 65

명(29.1%)이었다.

측정도구

역할갈등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을 개인 내 역할

기 와 역할수행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 한

심리 상태로 정의하 다. 여기서 역할기

란 ‘과거 는 재 상황에서 문상담교사의

업무에 한 개인 내 가치기 는 이상

인 업무정도 요도’로 나타냈으며, 역할수

행은 문상담교사가 재 수행하고 있는 상

담 련 업무 총체(개인․집단상담, 자문․

재, 행정업무)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해

강진령 등(2005b)이 개발한 ‘학교상담자 역할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컨 , 총33개 문항의 동일한 도구에 역할기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지에는 ‘각각의 역할

에 한 요도’를 ‘ 요하지 않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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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요하다’ 9 까지 범 로 평가하

으며, 역할수행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지에

서는 ‘각각의 역할에 한 재 수행정도’를

‘ 하고 있지 않다’ 1 에서 ‘매우 많이 하

고 있다’ 9 까지 범 로 평가하 다. 그리고

역할기 와 역할수행의 수 차이의 값을 역

할갈등의 수로 환산하 고, 수가 높을수

록 역할갈등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진령 등(2005b)의 연구에서 연구 상별 신뢰

도계수(Cronbach's α)는 학생은 .92, 교사는 .94,

학부모는 .95, 행정가는 .96 으며, 본 연구에

서는 역할기 와 역할수행 각각 .93으로 동일

하며, 역할갈등은 .94이다.

문직 정체성

박종우(1994)의 ‘ 문직업 정체성’ 척도를

최윤경(2003)이 ‘한국 상담자의 문직 정체성

과 문 업무’에 한 연구에서 상담 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재검증한 것을 사용했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도는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의 범 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수가 높

을수록 문직 정체성의 수 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최윤경(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계수(Cronbach's α)가 .70이다.

소진

본 연구에서는 문상담교사의 소진을 측

정하기 하여, 상담자소진 척도 Counselor

Burnout Inventory(CBI, Lee et al., 2007)를 Yu

(2007)가 한국 문화에 타당화 연구한 한국

상담자 소진 척도(Korean Counselor Burnout

Inventory; 이하 K-CBI 칭함)를 사용하 다. 총

20개 문항으로 5개의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

체 피로감(Exhaustion)은 상담자라는 직업으

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 인 피로감과 탈진정

도를 의미하며, 둘째, 무능감(Incompetence)은

상담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한 내 인 효능

감 정도를 나타내고, 셋째, 비 조 업무환경

(Negative Work Environment)은 상담직무환경에

한 상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말하며, 넷째,

내담자 가치 하(Devaluing Client)는 상담자가

가지는 내담자에 한 태도와 지각 등을 나타

내고, 마지막으로 사생활 악화(Deterioration in

Personal Life)는 상담자라는 직업으로 인한 개

인 인 삶의 향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K-CBI는 ‘ 아니다’ 1 에서 ‘언제나 그

다’ 5 까지 범 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Yu(2007)의 연구에서 하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신체 피로감 .83, 무능

감 .85, 비 조 업무환경 .83, 내담자 가치

하 .81, 그리고 사생활 악화 .78로 나타났으며

소진 체는 .92 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

피로감 .83, 무능감 .83, 비 조 업무환경

.82, 내담자 가치 하 .72, 그리고 사생활 악화

.75이며, 소진 체는 .90이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연구 상들의 일반 특성을 알

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으며,

역할갈등, 문직 정체성, 소진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직 정체성과 역할갈

등의 상호작용효과가 소진을 측하는가를 확

인하기 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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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 문직 정체성 소진

과의 상 계

역할갈등, 문직 정체성과 소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상 분석 결과, 역할갈등

과 문직 정체성간에는 유의미한 상 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역할갈등과 신체 피로감,

비 조 업무환경, 내담자 가치 하, 그리고

사생활 악화 간에도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

지 않았다. 소진의 하 개념 무능감과 역

할갈등 간에만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고

(r = .215, p < .01), 문직 정체성과 신체

피로감(r = -.190, p < .01), 무능감(r = -.478,

p < .01), 비 조 업무환경(r = -.177, p <

.01), 내담자 가치 하(r = -.349, p < .01), 사

생활 악화(r = -.223, p < .01)간에는 모두 유

의미한 부 상 이 나타났다. 소진의 하 개

념간의 상 은 .368 ~ .586의 범 를 갖는다.

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계에서

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의 가정에 따르면, 매개

변수로 고려되기 해서는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언변인이 종속변인

과 유의미한 계에 있어야 하며, 둘째, 언

변인과 매개변인이 유의미한 계가 성립되어

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에 유

의한 계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종속변

인에 한 언변인의 효과는 언변인과 매

개변인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어들어야 한

다. 앞의 상 분석 결과 언변인인 역할갈등

과 종속변인 무능감에서만 유의미한 상

이 보이고(r = .215, p < .01), 문직 정체성

과 소진의 모든 하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났지만,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

과의 유의미한 상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

개변인으로 고려되기 한 기본가정이 성립되

지 않는다. 따라서 문직 정체성이 역할갈등

과 소진과의 계에서 매개의 역할을 할 것이

1 2 3 4 5 6 7

1. 역할갈등 -

2. 문직 정체성 -.072 -

3. 신체 피로감 -.100 -.190** -

4. 무능감 .215** -.478** .476** -

5. 비 조 업무환경 .062 -.177** .503** .368** -

6. 내담자 가치 하 .053 -.349** .379** .541** .413** -

7. 사생활 악화 .040 -.223** .586** .508** .438** .427** -

평균(M) 1.32 3.73 2.88 2.60 2.82 2.06 2.48

표 편차(SD) 1.20 .30 .83 .71 .82 .5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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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역할갈등, 문직 정체성, 소진간의 상 분석 평균과 표 편차 (N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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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계에서

문직 정체성의 조 효과

역할갈등이 소진을 유발하는데 문직 정체

성이 조 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

라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을 투입

하 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첫 번째 단계의 주효과가 통제된 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상호작용

항은 각각의 언변인들을 센터링(centering) 한

후 생성하 다. 언변인의 원래 값과 평균값

의 차이를 값으로 변환하 는데 원 수를

사용하는 경우, 상호작용 항과 각 주효과 항

이 서로 높은 상 계를 갖게 되고 다 공선

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직 정체성의 조 효과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으며, 신체 피로감과 비 조 인

업무환경에 한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신체 피로감에 한 문직

정체성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β = -.199, p

종속변인 단계 언변인 β R
2

△R
2 △F

신체

피로감

1
역할갈등(A) .115

.049 5.706**

문직 정체성(B) -.199**

2 A × B -.133* .067 .018 4.108*

무능감
1

역할갈등(A) .182**

.262 38.968***

문직 정체성(B) -.465***

2 A × B -.002 .262 .000 .001

비 조

업무환경

1
역할갈등(A) -.049

.034 3.833*

문직 정체성(B) -.173**

2 A × B -.160* .059 .025 5.905*

내담자

가치 하

1
역할갈등(A) -.028

.123 15.383***

문직 정체성(B) -.347***

2 A × B .033 .124 .001 .265

사생활

악화

1
역할갈등(A) -.024

.050 5.805**

문직 정체성(B) .221***

2 A × B -.063 .054 .004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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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역할갈등과 소진에 한 문직 정체성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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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의 상호작용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133, p < .05). 비

조 업무환경에 한 문직 정체성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 -.173, p <

.01),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160, p < .05). 반면

에 무능감(β = -.002, n.s.)과 내담자 가치 하

(β = .033, n.s.), 그리고 사생활 악화(β =

-.063, n.s.)에 한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

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신체 피로감과 비 조 업무환경의 조 효

과는 그림 1과 그림 2로 제시하 으며, 조

효과의 양상을 나타내기 해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 수를 상 30%, 하 30%로

구분하여 도식화 하 다. 자세한 수치는 표 3

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은 역할갈등과 신체 피로감에 한

문직 정체성의 조 효과를 보여 다. 문

직 정체성이 낮은 문상담교사는 역할갈등이

높아질수록 신체 피로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문직 정체성이 높은 문상담교

사는 역할갈등이 높아져도 신체 피로감의

증가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역할갈등과 비 조 업무환경에 한 문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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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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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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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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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집단 고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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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체

적

피

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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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역할갈등과 신체 피로감에 한 문직 정체성의 조 효과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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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역할갈등과 비 조 업무환경에 한 문직 정체성의 조 효과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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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조 효과를 보여 다. 문직 정체

성이 낮은 문상담교사는 역할갈등이 높아질

수록 비 조 업무환경에 한 소진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문직 정체성이

높은 문상담교사는 역할갈등이 높아질 때,

상 으로, 비 조 업무환경에 한 소진

이 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계획 비교를 통해 역할갈등이 높고, 문

직 정체성이 낮은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을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역할갈등이 높고 문

직 정체성이 낮은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신체 피로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t = 2.343, df = 77, p = .022), 한 역할갈등

이 높고, 문직 정체성이 낮은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비 조 업무환경에

한 소진도 높게 나타났다(t = 2.236, df =

77, p = .028).

논 의

본 연구는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역할갈

등과 소진의 계에서 문직 정체성이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진행되었

다.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몇 가지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상담교사의 문직 정체성과 소

진, 역할갈등의 계를 살펴본 결과, 문직

정체성과 신체 피로감, 무능감, 비 조 업

무환경, 내담자 가치 하, 사생활 악화 등 소

진의 5개 하 개념 간에는 모두 부 인 상

이 나타났다. 즉 문직 정체성이 높은 사람

은 소진을 덜 경험하고, 문직 정체성이 낮

은 사람은 상 으로 소진을 더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담자의 직업만족

도와 소진과의 계에서 집단자기존 감(집단

정체성)의 역할을 살펴본 Yu(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 ・개인 집단자기존 감

과 소진의 하 개념들이 모두 부 인 상 을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 사회복지 문종사자의 정체성이 소진과

부 상 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오요셉, 2005)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역할갈등과

무능감 간에는 정 인 상 , 즉 역할갈등이

높은 사람은 무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담교사는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으로부터 상담에 한 다양한 기 를 받을 뿐

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업무에 한 기

역할갈등
전체

저 고

평균
준

편차
평균

준

편차
평균

준

편차

전문직

정체성

저 2.88 0.82 3.42 0.77 3.07 0.87

고 2.75 0.77 2.89 0.83 2.83 0.80

전체 2.82 0.79 3.07 0.84 2.93 0.84

표 3.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의 고․ 집단별

신체 피로감 수의 평균

역할갈등
전체

저 고

평균
준

편차
평균

준

편차
평균

준

편차

전문직

정체성

저 2.77 0.79 3.27 0.90 2.94 0.85

고 2.84 0.70 2.59 0.79 2.70 0.75

전체 2.80 0.75 2.83 0.88 2.81 0.80

표 4.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의 고․ 집단별

비 조 업무환경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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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데( 명자, 2007), 실 문제(과다업

무, 시간부족 등)와 부딪치면서 역할갈등이 높

아짐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문 주, 2007). 컨 문상담교사들은 이를

외부 환경 요인보다는 자신의 업무처리능력

의 부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할갈등과 문직 정체성간에는 유

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역할갈등

과 소진의 하 개념 신체 피로감, 비

조 업무환경, 내담자 가치 하 그리고 사생

활 악화 간에도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갈등의 변인만으로

소진에 직 인 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것

을 설명해 주고 있다. 문상담교사의 직무스

트 스 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의

계 연구(이 아, 이기학, 2009)를 살펴보면, 직

무스트 스가 소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만, 직무스트 스 의 하 요인 역할갈등은

심리 소진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 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을 내 인 갈등상황

즉 문상담교사 자신이 바라보는 역할기 와

역할수행의 차이로 본 만큼 재 문상담교

사는 스스로 단하기에 역할에 한 기 만

큼 역할수행을 잘 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인

역할갈등으로 인한 스트 스는 낮으며 이로

인해, 문직 정체성과 소진에 직 인 향

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다. 반면,

다른 연구들(문 주, 2007; Wilkerson & Bellini,

2006)에서는 역할갈등을 둘 이상의 타인들로

부터 다양한 요구나 기 를 받는 상태 는

그러한 지시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갈등(Szilagyi & Wallace, 1983)으로 설명하면서

외 인 기 요인까지 포함하 다. 역할갈등에

한 이러한 정의 차이는 각각의 연구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학교상담에서

문상담교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 기에

나타난 내 ・외 역할갈등이 높았던 양상

( 명자, 2007; 이규미, 권해수, 김희 , 2008;

이 주, 2003)과 조 인 본 연구의 결과를

반 하고 있다.

둘째, 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과의

계에서 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

는 과정에서 역할갈등이 문직 정체성 소

진과 유의미한 계에 있지 않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기본과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외 기 를 포함한 역할갈등 는 직무스트

스와 정체성 소진과의 계에 한 기존

의 연구들(문 주, 2007; Wilkerson & Bellini,

2006)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 했듯이 역할갈등

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제한하는지에 따

라 결과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을 개인의 기 와 그에

따른 수행정도의 차이로 정의하고 개인 내

인 요인으로 제한했다는 을 고려해 본다면,

내 인 요인보다는 외 인 요인들(타인기 ,

역할과다, 업무환경 등)이 소진과 유의미한

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아, 이기학,

2009; Levert, Lucas, & Ortlepp, 2000).

셋째, 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과의

계에서 문직 정체성의 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진의 하 개념 신체 피로감과

비 조 인 업무환경에서 조 효과를 갖는다

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역할갈등이 낮은

경우에는 문직 정체성 수 과 상 없이 동

일한 수 의 신체 피로감을 보 으나, 역할

갈등이 높은 경우 문직 정체성이 낮은 문

상담교사들이 신체 피로감을 더 많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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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문상담교사는 상담, 교육, 자문, 조

정 그리고 상담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김희 , 2007), 학교에 단 한 명이 배치

되어 있거나 지역 교육청에 5명이하의 은

인원이 소속되어 있어 업무량이 과 되어 있

다. 과 된 업무환경에서 요도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할 때 행동의 주요 거로서 직업 정체

성이 향을 미치는데(Hall, 1968), 이러한 문

직 정체성이 낮은 문상담교사는 어떤 업무

를 우선 처리해야 될지 몰라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직무스트 스로 이어져 직무만족도가

감소되고(이 아, 이기학, 2009), 신체 피로

감을 더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역할갈등이 높은 경우 정체성이

낮은 문상담교사들이 비 조 업무환경에

한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 다. 학교상담은

일반상담과 달리 학교 안에서의 체계 인 연

계망 구축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 리

자(교장, 교감)의 상담에 한 심과 이해를

기반으로 상담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제도

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이규미 등, 2008),

내담학생에 한 정보 수집을 한 담임교사

와의 활발한 교류와 학부모 상담 외부상담

기 과의 연계도 포함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

러한 지원은 상담의 효과까지도 좌우할 수 있

으며(연문희, 강진령, 2002), 환경 자원 부재

는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

표될 수 있다(이 주, 2003). 이처럼 낮은 업

무수행은 역할갈등을 래하며 업무환경에

한 어려움과 불편감을 만들어 낸다. 이때 자

신의 역할에 한 정립이 부족한 문상담교

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부터 소진을 더

경험 할 수 있다.

소진은 문상담자의 심리 ․신체 건강

을 하며 업무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결근과 이직을 래한다(Maslach & Goldberg,

1998). 본 연구 결과로부터 문직 정체성의

수 에 따라 특히, 낮은 경우 문상담교사는

신체 피로감과 비 조 인 업무 환경으로부

터 소진을 더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는 신체 피로감이나 비 조 인 근무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심리 어

려움들이나 상들을 문직 정체성이라는 내

부 요인이 조 해 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

히, 미국 상담자의 경우 신체 피로감과 비

조 직무환경이 상담 경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련이 있는 것(이자 등,

200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상담교사의

기 근무상황에서 문직 정체성 향상을

한 교육 지원이 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토 로 문상담교사의 소진을

방하고 처하기 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직 정체성의 함양이다. 문상담

교사는 문상담을 한 인성 자질을 바탕

으로 문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데(김희 ,

2007) 이는 상담에 한 문 기술을 의미

하며, 교육경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 직무연수 과정에서 상담실

습의 시간 연장과 체계 이고 지속 인 수퍼

비젼 제공이 필요하다. 재 직무연수과정이

총 180시간으로 상담사례 연구 실습 시간

이 96시간을 배정(교육인 자원부, 2005)하고

있지만, 미국의 학교상담자나 한국상담심리학

회 상담사 자격요건과 비교해 본다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상담교사의 직무에 한

연구(김신애, 2009)를 살펴보면 직무 ‘자기

개발 연구 활동’이 가장 높은 직무 수행

곤란도를 나타낸 반면, 문상담교사는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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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기 에서, 연수지원과 문성 신장을

한 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의무 으로 제공

하기를 희망한 것(유순화, 류남애, 2006)으로

보아 실 으로 보수 교육의 기회도 부족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비효율 인 행정업무의 감소이다.

문상담교사의 역할에서 가장 큰 요도를 차

지하는 상담업무(유순화, 류남애, 2006)보다 실

제 장에서는 행정업무가 더 많다는 보고가

있다(김신애, 2009). 일반 상담자와 달리 문

상담교사는 학교장면에서의 상담이라는 특수

성 즉, 학교 리자, 교사, 학부모와 외부 기

과의 연계로 인해, 보고하고 정리해야 될 행

정업무가 다른 일반 상담자보다 많을 수는 있

지만, 주 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담업무

외에 과 되는 업무로 문상담교사의 신체

피로감 즉, 소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이 아, 이기학, 2009). 한편,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진의 하 요인 신체

피로감 정도가 가장 높은 것(M = 2.88)으

로 나타났는데, 이를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조 인 업무환경의 제공이다.

문상담교사는 일반교사와 달리 기 학생들에

게 기개입, 치료, 교정의 역할(교육과학기술

부, 2009)등 기 상황에 한 빠른 문제해결

력과 단력이 요구되며, 앞에서도 언 했듯

이 담임교사, 학부모, 외부 기 등의 연계 활

동들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스스로 업무

의 요성을 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즉 자율성과 원활한 연계 활동을 한

학생들의 정보 제공 지원, 그리고 행정가

들의 사회 지지 등 조 인 업무환경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을 문상담

교사의 개인 내 인 측면 즉, 개인이 지각한

역할에 한 기 와 역할수행 정도의 차이로

정의했다. 한편, 역할기 에는 개인의 내부 기

와 더불어 타인(교사, 행정가, 학생, 학부모

등)들로부터 오는 외부기 로 나눠볼 수 있는

데(Szilagyi & Wallace, 1983), 외부기 가 포함

을 때 과연 역할스트 스 직업스트 스가

유발이 되는지 이를 통해 소진에 어떻게 향

을 끼치는지, 그리고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지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진에 향을 주는

스트 스 요인으로 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

에만 을 두고 있다. 소진에 련된 다른

연구들(이 아, 이기학, 2009; 최은정, 2006;

Wilkerson & Bellini, 2006)을 살펴보면, 역할갈

등을 포함한 좀 더 포 인 개념인 역할스트

스 직무스트 스를 변인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 을 고려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상으로 한 소진에 한 다차원 인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문상담교사는 학교에 배치된 일반

문상담교사와 지역 교육청에 근무하는 문

상담순회교사로 나눠져 있다. 근무환경과 주

어진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집단의

비교 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이 은 계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차 상 자기보고식 응답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주 인 보고에 의존

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서는 질 연구를 병행하여 문상담교사에

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과정이 필요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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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r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for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and Burnout

Jeong-Suk Kim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moderates or mediat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and burnou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ole conflict didn'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rofessional identity bu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competence only among burnout variables. In addition, professional identity

showe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with burnout variables. Second,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identity was not significant,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couldn't be investigated. Third, professional identity played as a moderator between role conflict and

burnout variables(exhaustion and negative work environment). Whe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experience high level of role conflict with high level of professional identity, they experience low level of

burnout. This result indicated that professional identity could be a preventive factor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burnout.

Key words :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role conflict, professional identity, burn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