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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

자율성의 완충효과

 정   명   선†

부 학교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감정노동, 자율성  직무스트 스의 계규명에 목 을 두고,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과 이러한 향이 자율성에 의해 완충되

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보육교사 219명을 상으로 감정노동, 자율성, 

직무스트 스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응답이 락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

외하고 20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상 분석  계  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자율성

과는 부  상 성을, 직무스트 스와는 정  상 성을 가지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자율성은 

직무스트 스와 부  상 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계에서 자율성의 완충효과가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부정  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자율

성의 완충효과  보호기능을 밝혔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시사 과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 다.

주요어 : 보육교사,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자율성, 완충효과,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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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각종 뉴스

나 신문지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매체에 

기사거리로 등장하고 직원 심리상담 로그램

의 주목표로 감정노동을 두는 등 일반인에

게도 익숙한 용어이자 하나의 시사상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사실 

1970년  후반 Hochschild(1979, 1983)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최근 조직의 이익창출에 있

어 조직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권익  정신건

강 한 주요 리 상으로 포함되면서 비교

 참신한 연구주제로 꾸 한 연구가 지속되

고 있는 분야이다. 감정노동은 업무역할의 한 

부분으로 요구되는 감정 리를 일컫는 것으

로(Diefendorff & Richard, 2003), 과거에는 제조

업을 통해 생산된 각종 유형재의 매자, 외

식․여행 종사원, 콜센터 상담원 등 소비자 

는 고객과의 직간  이 주요업무에 

해당하는, 즉 서비스직이라고 하면 구나 흔

히 떠올리게 되는 직종을 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나날이 가속화되는 경제성장, 

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

다 서비스업의 확 와 다양화를 가져오고 있

고,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직무역할에 

요구되는 특성을 변화시키면서 감정노동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하 다(Lewig & Dollard, 

2003).

감정노동은 국내에서도 감정노동을 많이 수

행하는 직업군이 발표될 정도로 최근 큰 심

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직업 분류 수 에서 

살펴보면 감정노동을 상 으로 많이 수행

해야 하는 직업군은 음식서비스 련직, 업 

 매 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

포츠 련직, 사회복지  종교 련직 등의 

순이었으며, 감정노동을 상 으로 게 수

행하는 직업군은 농림어업 련직, 문화․

술․디자인․방송 련직, 교육  자연과

학․사회과학 연구 련직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그러나 직업 세분

류 수 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

으며, 특히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30선에서는 고교사와 달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나란히 23 와 26 를 차지하

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이것이 한국고

용직업분류(KECO) 분류 직업 가운데 건설․

생산직과 군인을 제외한 직업, 즉 리직, 경

재무직, 사회서비스직, 매  개인서비스

직, 농림어업직에 속한 세분류 직업 203개 사

이에서 얻어진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유아교

사의 감정노동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이며 험수 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교육 역시 이제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

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감정노동이 부각되었던 

일부특정 직업군에서 그 과 범 가 다양

화되고 확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은 가르치는 일이 핵심 

업무임에도 단순히 지식만을 달하는 일방향

 매개체가 아니라 양방향  의사소통을 자

극하는 책임자이며, 이때 복합 인 상호작용

을 통한 정서  교류는 필수 이다. 즉 교수

와 학습, 교사와 학생 간에는 항상 정서  차

원이 존재하며(Hargreaves, 2002) 정서의 이해와 

표 은 한 개인의 응  기능에 요한 요소

로(송 , 이 순, 2012), 교육서비스의 출발

에 치하여 주 양육자와 더불어 유아의 발

달에 결정 인 향력을 발휘한다는 면에서 

유아교사의 감정 조 과 감정 리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감정 조 을 제로 한 

감정노동은 감정이 재화와 교환되는 하나의 

노동단 로 사용되어 기 의 규칙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서를 표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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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되고(Hochschild, 1983), 이를 통해 조

직의 이익을 극 화하는 동시에 교육서비스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에서 교직에 

용할 수 있으며 생산 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보육 장에서 유아교사의 감정표

은 결국 교육  입장에서 유아에게 합한, 

그리고 교사 심이 아닌 유아 심에서 옳은 

방식으로 달되어야 하므로 교사가 실제 느

끼는 감정과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 주요 원동

력이자 인간 계에서 계의 깊이와 지속성을 

가져오는 요한 요인인 진정성(홍정순, 정

남운, 2013)에 배되는 것으로, 보육 장에

서 유아보육교사는 진정한 내  감정경험에서 

분리하여 직무수행 시에 한 감정을 표

해야 하며(Ashforth & Humphrey, 1993) 효과

인 보육을 해 기 에서 요구하는 는 사회

으로 기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 속

에서 자신의 감정을 한 행동으로 표 해

야 한다(고재욱, 2012).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

하자면 기 규칙에 부합하는 감정의 성공 인 

외  표 , 즉 결과만이 주 심사이지만, 우

리는 보육교사의 인  리와 정신건강  측

면에서 내재  감정과 외  감정의 일치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감정노동이 생산 인 가치로 만들어지기 

해서는 심리 인 내재  과정과 외  행

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서조 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이는 고도의 노력과 기술

이 필요한 과정이다(Steinberg & Figart, 1999).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경우 하루 평균 10시

간 이상(서문희, 이미화, 구미진, 2006; 이진화, 

2007)의 긴 근무시간동안 이러한 감정  차이

를 조 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며, 본연의 업

무 외에도 원아모집과 련하여 어린이집 

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감정표 을 할 수밖에 

없다(김 은, 2012). 따라서 보육교사는 가장 

취약한 연령 인 유아를 돌보고 있다는 보

육교사라는 치, 상 으로 긴 근무시간, 만 

3～4세 과정으로 면 확 된 리과정 등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과다경쟁 등 

복합 인 여건 속에서 실제로 느낀 감정과 

표 된 감정의 불일치, 원치 않는 감정의 표

, 느끼지 않은 감정의 과장된 표 이 반복

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조직의 요구와 자신

의 실제 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정부조

화(emotional dissonance)에 따라 정서  고갈을 

일으키거나 직무스트 스(job stress)를 유발하

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재욱, 2012; 

양진운, 2005; Näring, Briët, & Brouwers, 2006; 

Ogbonna & Harris, 2004).

결국 직무스트 스는 감정노동이 문제 으

로 작용하는 원리와 유사하게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반응능력 간의 불균형에 한 지각으

로, 직무환경이 개인이 가진 자원을 넘어 과

도하게 요구한다고 인식할 때 느끼게 되며 개

인으로 하여  불안과 같은 심리  긴장감을 

일으키고, 이는 개인의 행동과 수행을 하하

는 부정  향의 요인이 된다(설경옥, 임정임, 

2013). 따라서 교사에게 있어 직무스트 스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

존감이나 안녕을 해치는 작업환경을 지각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한 처방안의 결과로 나

타나는 긴장, 욕구좌 , 불안, 분노  의기

소침과 같은 부정 인 감정을 의미한다(Blau, 

1981; Kyriacou, 1987, 2001). 그리고 직무스트

스는 스트 스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생되

는 역기능에 그 험성이 있는데, 과다한 직

무스트 스는 교사 개인의 신체 ․정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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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 직무수행, 나아가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향을 주어 궁극 으로 보육의 질  하를 

래한다(강혜경, 2001; 신혜 , 이은해, 2005; 

한세 , 김 희, 김연화, 2007). 많은 선행연구

들이 유아교육  로그램의 질에 있어 교사

를 가장 요한 공통요인으로 꼽고 있고 특히 

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 스는 교수활동이

나 체 보육 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것으

로 볼 때(구은미, 2004; 박은주, 문태형, 2011; 

홍혜경, 2001), 보육교사의 높은 직무스트 스

는 교육체계와 보육 로그램의 질에까지 부정

인 결과를 래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

더욱이 교사의 경우 동시다발 으로 다양

한 행동을 해야 하고 의사결정을 수시로 해

야 하는 등 고도의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일

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직종보다 복잡

하고 다양한 직무스트 스를 겪게 된다(석은

조, 오성숙, 2007). 공립유치원이나 고교

사에 비해 낮은 사회  인식과 박 ,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 한 업무, 부족한 행정  지원

(박은정, 2003; 한유미, 오경숙, 2010) 역시 보

육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한 몫을 하고 있으

며, 이러한 직무스트 스의   장기화는 

이직 의도나 이직률을 높이고 조기퇴직을 야

기하는 등(김 은, 2012; Zhang & Zhang, 2012) 

부정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요컨  선행연구들은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계성 내에서 직무스트 스의 역기

능  효과와 더불어 직무특성이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직무

특성은 크게 직무요구(job demands)와 직무자

원(job resources)으로 분류될 수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직무요구는 육체 , 정신  

노력이나 기술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 인 

직무의 생리 ․사회 ․조직  측면으로서, 

이는 특정의 생리 , 심리  손실(physiological 

and/or psychological costs)과 련된다. 조 으

로 직무자원은 직무요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직무가 가지는 생리 ․사회 ․조직  측면

이기는 하지만 직무목표를 성취하는 데 정

인 기능을 하며 직무요구와 련된 생리 , 

심리  손실을 이고 개인 인 성장과 학습, 

발 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

르면, 장시간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육체

․정신  노동 외에 학부모와의 지속 이고 

잦은 , 동료와의 력 계 등과 같은 높

은 수 의 정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직(권혜진, 2008)

은 감정노동이라는 직무요구를 수반함으로써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친다.

한편, 동일한 감정노동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에 한 교사의 스트 스 반응에는 개인차

가 있다. 즉 스트 스를 유발하는 감정노동의 

맥락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는가

의 여부인 교사 개인의 변인은 직무자원에 해

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변인 에서는 자

율성(autonomy)이 개인의 태도변화를 일으킴으

로써 스트 스에 응하는 가장 유력한 직무

자원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Carmeli, Meitar, 

& Weisberg, 2006). 자율성이란 작업의 일정

계획과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차를 결정하

는 데 있어 직무가 개인에게 실질 인 자유, 

독립성  재량을 제공하는가를 의미하는 것

으로 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발휘

하는 자유재량의 총계로 간단히 표 될 수 있

다(Hackman & Oldham, 1975; Kiggundu, 1983). 

자신의 업무나 업무 부담을 조정하거나 조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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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 인 향을 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

여 결정에 향을 발휘한다고 느끼는 구성원

은 업무에 한 만족도가 높고 성취감을 높게 

느낀다(박문수, 2005). 따라서 직무를 둘러싼 

환경과 가장 가까이서 빈번히 상호작용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그들 직무에서의 자율성을 

증 시켜 으로써 감정노동과 같은 다양한 

환경  도 들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신 으로 응토록 할 수 있다(정성한, 박동수, 

2001).

무엇보다 교사의 자율성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로 하여  가르치는 일에 창의 으로 

문 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이

경, 2008), 이는 보호와 교육이라는 보육 장

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이 역할을 융통성 있

게 조 하고, 문  단과 능력에 기 한 

독립 이고 창의 인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과

정  교수방법을 능동 으로 용할 수 있도

록 하기 때문이다(박은혜, 2013; 이 경, 2008). 

보육교사의 자율성은 여러 장면에서 발휘될 

수 있는데, 표면 으로 유아교육에서는 특정 

교과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

아를 한 교구를 제작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

며 교육내용, 방법, 교재와 교구 선정, 생활지

도 등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자율성이 고취되

어야 한다(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2003). 한 

보육교사는 유아와 함께하는 보육 장의 모든 

생활 장면에서 유아를 해 가장 바람직한 선

택과 결정을 내려야하는 수많은 의사결정 상

황에 직면하므로(이 경, 2008), 이러한 상황에

서 특정 재량과 책임을 동시에 수반하는 자율

성의 여지가 분명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보육 장의 즉각 이고 유동 인 상황  

특수성에서 자율성이 제한된다면 문가  입

지는 하향될 것이며 감정노동의 수 과 함께 

직무스트 스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즉 자율

성이라는 교사의 직무자원은 과도한 직무요구

에 한 손실을 이고 직무스트 스에 한 

보호기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교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도 

향을 미치는 교사 련 변인으로, 교사의 자

율성이 보장되는 유아교육 장은 우수한 교육

의 실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만큼 우리 사

회의 가장 어린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보육

장에서 매우 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김정원, 민희숙, 2013).

이에 본 연구는 직무스트 스가 유발되

는 원인을 높은 직무요구와 낮은 직무자원

으로 보고 직무스트 스 발생과정을 체계

으로 설명하고 있는 직무요구-자원 모형(job 

demands-resources model: JD-R model)에 따라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자율성이 직무

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 하 다. 물론 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한 

연구는 꾸 히 지속되어 왔지만, 기존 선행연

구들은 직무스트 스에 한 탐색  연구에서 

시작하여 교사의 직무스트 스와 련한 다양

한 변인과의 단순상 을 규명하거나 직무스트

스가 이직의도, 직무만족도, 소진 등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면서, 직무스트 스를 측

변인으로 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한

편 교사의 갈등이나 스트 스 정도와 같은 개

인차 연구에 있어서는 연령, 결혼유무, 최종학

력, 교육경력, 근무시간, 담당학 , 기 유형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  는 근무환경 변인

을 심으로 직무스트 스의 차이를 밝히고자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감정노동 역시 교사의 업무수행에 요한 개

인변인으로 작용하며 교수  학습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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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사의 감정에 한 연구는 요함에도,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계에 있어 보육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 에서 보육교사의 감

정노동 문제를 직시하고 직무스트 스를 결과

변인으로 두어 그 경로를 악한 본 연구는 

직무스트 스에 한 더욱 폭넓은 근과 시

각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직무스트

스에 한 재  보육교사의 지원에도 기

 자료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정리하면, 직무요구-자원 모형(JD-R model)에 

근거할 때 직무요구는 직무스트 스를 야기하

지만 여기서 직무자원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

는 직무요구의 효과를 조 하고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

행연구에 한 검토에 기 하여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자율성, 직무스트 스의 계를 밝

히는 데 목 을 두고, 직무요구의 일종으로 

감정노동을 상정하여 측변인인 감정노동이 

결과변인인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지, 

한 직무자원의 일종으로 자율성을 상정하여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있

어 자율성이 완충효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자 하 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J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설명

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서 219부

의 자료를 수집하 다. 그  응답이 락되거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단된 16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03 사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으며, 이들 보육교사의 평균연령은 

33.60세(SD = 8.72)로 보다 구체 인 일반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측정도구

감정노동

보육교사가 지각한 감정노동을 측정하고자 

이진화(2007)가 Gilstrap(2004)의 연구에서 사용

된 ELS(Emotional Labor Scale, Grandey, 2000)를 

발췌하여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 다. 이는 “필

요하다면 나는 가장된 행동을 해서라도 정

 정서를 표 한다.” 등과 같은 표면행동과 

“교사로서 표 하도록 기 되는 정서(칭찬함, 

격려함 등)를 실제에서도 경험하기 해 노

력한다.” 등과 같은 내면행동의 2개 하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평정식으로 총 

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  합치도로서의 신뢰도는 표

면행동이 Cronbach의 α 계수 .75, 내면행동이 

Cronbach의 α 계수 .83으로 보고되었으며(이진

화, 2007),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체척도

의 내  합치도가 Cronbach의 α 계수 .81, 이를 

구성하는 하 척도인 표면행동이 Cronbach의 α 

계수 .79, 내면행동이 Cronbach의 α 계수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해 박문수

(2005)가 Fiedler, 왕 항, 박경규의 연구를 바탕

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는 “나는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처리순서를 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나는 상사(원장이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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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결혼

여부

  미혼  86 42.4%

연령

   20∼25세 50 24.6%

  기혼 116 57.1%    26∼30세 36 17.7%

  기타   1  0.5%    31∼35세 28 13.8%

최종

학력

  교육원 이수  26 12.8%    36∼40세 36 17.7%

  문  2년제  90 44.3%    41∼45세 31 15.3%

  문  3년제  25 12.3%    46세 이상 22 10.9%

  학 4년제  58 28.6%

근무

년수

   1년 미만 26 12.8%

  학원 이상   4  2.0%    1～2년 35 17.2%

담당

직

  주임교사  24 11.8%    3～5년 58 28.6%

  교사 140 69.0%    6∼7년 28 13.8%

  보조교사   4  2.0%    8∼10년 29 14.3%

  종일반교사  35 17.2%    10년 이상 27 13.3%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N=203)

감)나 동료들에게 묻지 않고 독자 으로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총 7개 문항

의 5  평정식으로, 총 수가 높을수록 직무

수행의 결과에 해 권한을 갖는 동시에 책

임을 질 수 있는 재량권이 높은 자율성을 측

정한다. 본 척도의 내  합치도로서의 신뢰도

는 Cronbach의 α 계수 .87로 보고되었으며(박

문수, 2005),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3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 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 스를 측정하고자 

Clark(1980)가 개발하여 D’Arienzo, Moraco와 

Krajewski(1982)가 수정한 교사 직무스트 스 

질문지(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권기태(1990)가 번안하고 김지

(1995)이 인 련 요인과 기타요인을 종합

하여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수정ㆍ보완한 

직무스트 스 척도를 사용하 다. 이는 원래 6

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항수가 

작고 신뢰도가 낮은 각 2개 문항의 2개 하

요인(경제  안정, 개인 련)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

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힘이 든다.” 등과 

같은 원아들과의 활동요인, “학 운 을 하

여 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등과 같은 

업무 련요인, “권한에 비해 무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 등의 행정  지원요인, “우리 기

은 교사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다.” 등의 인 련요인의 4개 하 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하 다. 총 의 범 가 34∼

170 의 5  평정식인 본 척도는 총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김지 (1995)의 연구에서 내 합치

도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1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4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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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성의 완충효과 모형

체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4, 요

인별로 살펴보면 하 요인 순서 로 .72, .82, 

.85,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연구모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ASW) 18.0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분석하 다. 

첫째, 참여자인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  특

성을 악하기 해 빈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도구의 내  합치도를 

확인하기 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이용한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본 연구의 주

요변인에 하여 Pearson 률상 계수를 이용

한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섯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 

간의 계에서 자율성의 완충효과를 알아보

기 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에 따라 완

충효과 검증을 한 계  회귀분석(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 다. 즉, 먼  측

변인과 조 변인의 평균 심화(mean-centering)

를 통해 다 공선성을 제거한 다음(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직무스트 스에 

한 다 회귀분석 시 측변인인 감정노동과 

조 변인인 자율성을 투입한 후 이의 상호작

용 항을 투입함으로써 연구모형의 증분 설명

량을 계산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여 완충효

과의 유무를 단하 다.

한 완충효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해 평균 심화와 유의한 완충효과의 도식화 

방법을 용하여(Aiken & West, 1991) 측변

인인 감정노동과 조 변인인 자율성의 평균을 

심으로 ±1SD 지 을 직선으로 이어 도식화

하 다. 여기서 조 변인이 -1SD와 +1SD 조건

일 때 결과변인에 한 측변인의 향의 유

의성을 검증하고자 Hayes(2013)의 PROCESS를 

통해 단순회귀선(simple slope)의 유의성을 검증

하 다. 유의한 완충효과의 효과크기를 단

하기 해서는 Cohen(1988)의 공식에 입하

으며, 단기 으로는 Cohen의 f2값이 임계치 

.02, .15, .35 이상일 때 각각 작은(small), 보통

(medium), 큰(large) 효과크기의 완충효과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감정노동, 자율성, 직

무스트 스, 그리고 그의 하 요인에 한 평

균과 표 편차  변인 간 상 계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표 2에서 본 연구의 주요변인을 심으로 

살펴보면, 감정노동(1번)과 자율성(2번) 간의 

상 계수는 -.30으로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를 나타낸 반면, 

감정노동(1번)과 직무스트 스(3번) 간의 상

계수는 .23으로 유의수  .01에서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감정노동

과 직무스트 스의 정  상 성은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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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2 3 3-1 3-2 3-3 3-4

1 감정노동 -

  1-1 표면행동   .76** -

  1-2 내면행동   .78**    .19** -

2 자율성   -.30**   -.27**   -.20** -

3 직무스트 스   .23**    .18*    .17*   -.62** -

  3-1 원아활동   .17*    .12    .14   -.53**    .57** -

  3-2 업무 련   .17*    .15*    .12   -.58**    .87**    .47** -

  3-3 행정지원   .18*    .15*    .12   -.40**    .86**    .24**    .72** -

  3-4 인 련   .23**    .16**    .18*   -.56**    .91**    .45**    .65**    .72** -

평균 34.18  15.55  18.63  22.22  84.05  13.36  24.54  19.55   26.61

표 편차  5.83   3.68   3.86   5.63  18.25   3.12   5.58   5.35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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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측정변인의 상 계수  평균과 표 편차

결과변인 측변인 B SE β t F R2

직무스트 스

상수   59.858 7.494 - 7.988

5.422** .051표면행동  .747  .348 .151* 2.150

내면행동  .675  .332 .14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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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

스 내 4개 하 요인(3-1, 3-2, 3-3, 3-4)에서도 

유의수  .05와 .01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하 다. 그리고 자율성(2번)과 직무스트 스(3

번) 간의 상 계수는 -.62로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율성과 직무스트 스 간

의 부  상 성은 직무스트 스 내 4개 하

요인(3-1, 3-2, 3-3, 3-4)에서도 역시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하 다. 즉 보육

교사의 경우, 감정노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

수록 자율성은 낮게 그리고 직무스트 스는 

높게 보고한 한편, 자율성이 높다고 지각할수

록 직무스트 스를 낮게 보고하 다.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있

어 자율성의 완충효과

자율성의 완충효과 검증 이 에 먼  보육

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한 결과표인 표 3을 보기 

, 우선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해 VIF(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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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인 B SE β t F R2 △R2

1 감정노동    .710   .215   .227**    3.298   10.877** .051 -

2 감정노동    .139   .181   .044     .768
  63.877*** .390 .338***

자율성  -1.976   .188  -.610***  -10.532

3 감정노동    .173   .167   .055   1.036

  62.122*** .484 .094***자율성  -1.729   .178  -.533***   -9.722

감정노동×자율성   -.119   .020  -.315***   -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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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직무스트 스에 한 감정노동과 자율성의 완충효과 검증결과

산팽창지수) 수치를 구한 결과 VIF 값은 1.039

로, VIF 값이 10 이상일 때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하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오차항

의 독립성 가정 배 여부를 단하기 해 

Durbin-Watson 검증을 수행한 결과 그 값이 

1.845로 수치가 2에 가깝고 0 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오차

항의 독립성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회

귀모형은 분석하기에 합하 다.

이어서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계를 검증한 표 3을 살펴보면, 보육교

사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 스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422, p < 

.01). 한 감정노동의 하 변인인 표면행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t값이 2.150으

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유의한 정  

향을 미쳤으며, 감정노동  내면행동이 직

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t값이 2.033으로 

역시 직무스트 스에 유의한 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본 연구의 주요 심사인 보육

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 자율성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에 제

시하 으며, 이 과정에서 거변인에 한 상

호작용항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정노동

과 자율성은 직무스트 스 분산의 39%를 유

의하게 설명하 고(F = 63.877, p < .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 을 때 상호

작용 항은 직무스트 스 분산을 9.4% 추가로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62.122, p 

< .001). 이러한 상호작용 항으로 인한 증분설

명량을 Cohen(1988)의 효과크기 공식에 입하

여 f2값을 구한 결과 0.154로, Cohen의 임계치 

.15보다 커서 자율성은 보통 이상의 완충효과

를 갖는 것으로 단하 다. 더불어 완충효과

의 패턴을 살펴보기 해 측변인인 감정노

동과 조 변인인 자율성의 평균을 심으로 

±1SD 지 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유의한 

완충효과(Aiken & West, 1991)를 도식화한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

과, 자율성이 ‘하’일 때 감정노동이 증가하면 

직무스트 스가 87.715(-1SD)에서 97.536(+1SD)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t = 4.136, p 

< .05), 자율성이 ‘상’일 때에는 감정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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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무스트 스에 한 감정노동과 자율성의 상호작용 효과

증가하더라도 직무스트 스가 76.055(-1SD)에

서 70.266(+1SD)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t = 

-2.518, p < .05). 요컨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자

율성은 유의한 조 효과를 가졌으며, 특히 자

율성의 완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자율성, 직

무스트 스의 계규명에 목 을 두고, 보육

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과 이러한 향이 자율성에 의해 완충되는

지의 여부를 경험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이에 따른 구체 인 결과를 요약하고 련 시

사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자율성, 직무스

트 스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

사의 감정노동은 자율성과 부  상 성을 보

이는 반면에 직무스트 스와는 정  상 성을 

보 고, 보육교사의 자율성은 직무스트 스와 

부  상 성을 보 다. 이를 먼  감정노동을 

심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사는 감정노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율성은 낮게, 그리

고 직무스트 스는 높게 보고하 다. 본 연구

의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를 상으로 하지

는 않았지만 간호사(이명휘, 2013)와 지방자치

단체의 민원업무직원(김태욱, 2011)을 상으

로 감정노동과 자율성의 부  상 성을 제시

한 연구와 일치하 다. 이 외에도 백화 ․슈

퍼마켓․ 융․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군 종사

자를 상으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감정소진과 

직무자율성과의 부  상 성을 밝힌 연구결과

(Johnson & Spector, 2007)와 유사하 다. 이러한 

계성에 따라 감정노동의 맥락에서 자율성을 

고려해본다면, 세세하게 구체화된 감정표  

규칙이 제정되고 이에 한 수 여부가 엄격

히 감시․평가되어질수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 으로 표 가능한 감정의 범 가 제한되

고 이것 자체가 감정노동  이로 인한 감정

부조화를 가 시킬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김

태욱, 2011; Diefendorff & Gosserand, 2003). 

한 본 연구에서 얻은 보육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 간의 정  상 성은 보육교사

와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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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박미미, 한숙정, 2013; 한숙정, 윤오순, 

권명순, 송명선, 2011), 경찰 (성 태, 2013), 

노인생활시설(이화연, 2011)  호텔(배은주, 

2012) 종사자 등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감정노동은 표  지향 에 한 

상  비 을 놓고 볼 때 개인 자신의 감정

보다는 조직에 소속된 한 구성원으로서 상

조직 는 조직이 응 하는 소비자가 요구하

는 감정을 표 하는 데 할당되어 있고, 감정

노동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부조화 역

시 역할 스트 스의 한 유형이므로(Morris & 

Feldman, 1996)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련성은 쉽게 짐작 가능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성이 높다고 지

각할 경우 직무스트 스를 낮게 보고한 본 연

구의 결과는 간호사를 상으로 자율성과 직

무스트 스와의 부  상 성을 보고한 연구

(문 숙, 1998)와 일치하 으며, 자율성이 직무

스트 스 모두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

무스트 스의 일부분과 부 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김 신, 2012)와 그 맥을 같이 하 다. 그

리고 조직의 신을 제안하면서 무엇보다 직

무에서 의사결정에 한 자율성이나 통제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강력한 스트 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권고(Coetzz & De Villiers, 2010)

에 해 본 연구는 자율성과 직무스트 스의 

직 인 부  상 성을 보여 으로써 입증하

다. 그리고 지 까지 살펴본 본 연구와 

련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보육교사에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 는데, 물론 양 으로나 

질 으로 보다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보육교사

가 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육교사 문성 

신장의 필요성을 간 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서비스 직종을 심으로 강조

되던 감정노동이 이제 문직으로 그 역이 

확 되고 있듯이 가르치는 일에는 감정노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Hargreaves, 2002), 자율성

은 개인 으로는 업무상의 의사결정과 단에 

필요한 문 인 기술과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비해야만 얻을 

수 있으며(지성애, 유형숙, 2001) 외 으로는 

제도  여건, 사회  인식  망이 보장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 스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율성은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

치는 향 계에 있어서 완충효과를 나타내었

다. 감정노동의 직무스트 스에 한 향은 

본 연구 상과 유사하게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이 미, 2013; 

이종각, 2013)와 일치하 다. 이는 한 교수

에 주목 이 있다는 면에서 유사한 역할을 맡

고 있는 고등교사(임지윤, 2011), 신체 ․정

신 ․사회  기능  능력이 쇠퇴한 노인을 

상으로 하기에 클라이언트에 한 친근감이

나 공손함, 공감성, 반응성 등이 기 되어 끊

임없는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생활시

설 종사자(이화연, 2012), 그 밖에도 경찰 (성

태, 2013)이나 외식기업  호텔 종사원(배

은주, 2012, 황규용, 2013) 등을 상으로 한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다. 국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상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감

정노동을 직무스트 스를 일으키는 유력한 잠

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고(Adelmann, 1995; 

Pugliesi, 1999) 본 연구의 결과와 국내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에도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감정노동은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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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한 강력한 측인자로 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의 

불가분의 계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은 보육

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에서도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부정  향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

다. 이는 높은 수 의 감정노동이 요구되

는 직무에서 자율성이 감정소진을 경감시키

도록 조력하여 부정  향을 상쇄한다는 연

구(Bono & Vey, 2005; Wharton, 1993)를 지지하

는 결과로서, 자율성이 높은 경우 감정노동이 

심하다 할지라도 직무스트 스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는 자율성의 보호  성격에 해당

한다. 따라서 자율성은 감정노동에서 오는 역

기능  힘의 강도를 완화시켜 직무스트 스

를 재하고 원하는 직무목표  개인성장을 

도모하는 직무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

다. 한 앞서 선행연구들이 감정노동의 직무

스트 스에 한 부정  향력을 주장한 것

이나 감정노동 수행이 자아에 부정  향을 

미쳐 자기소외를 야기한다는 Hochschild(1983)

의 소외가설과 달리, 생리 ․심리  손실을 

가져오는 직무요구인 감정노동이 발생할 때 

종사자의 직무자원 보유여부에 따라, 즉 보육

교사가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감정

노동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력이 부정

 는 정 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요컨 ,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을 

가질수록 감정노동 수행 과정에서도 자신의 

진실된 자아를 더 많이 개입시킴으로써 감정

부조화가 발생할 여지를 이거나 혹은 상

와 자신의 성격이나 스타일에 따라 한 감

정  응과 조정을 해 나감으로써 감정노동

의 심각성을 완화시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

다고 볼 수 있다(김태욱, 2011).

이에 본 연구는 직무스트 스의 경로를 통

해 감정노동의 험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자율성을 제시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요한 변인인 보

육교사의 인  리 로그램 구성과 제도  

발 방향에 기 자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는 데 그 가치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교사

의 감정은 가르침, 교수에 있어서의 마음가짐

이나 교사의 삶에서의 감정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에 교사에게 있어 교수는 지식이나 기

술  능력이기 이 에 정서 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Isenbarger & 

Zembylas, 2006; Yin, Lee, Zhang, & Jin, 2013). 

게다가 보육교사는 이러한 교수자의 역할 외

에도 상담자, 리양육자, 보호자, 행정실무가 

등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 과

정에서 가장 요하게 기 되는 교사의 정

인 상호작용 역할은 유아의 정서  발달

을 도모하기 해 일정한 기 과 규범에 하

는 정서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이종각, 2013), 

감정노동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피할 수 

없는 직무특성이다. 그리고 보육교사에게는 

유아와의 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한 즉각  처와 빠른 결정

은 필수 이기에, 자신의 직무에 해 책임을 

지고 권한을 발휘하는 자율성은 감정노동의 

역기능을 재하여 자신의 직무에 통제감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서 볼 때, 감정노동과 직

무스트 스 사이에서 자율성의 완충효과를 밝

힌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통제 능력이 직무

요구에 의한 스트 스 반응을 조 하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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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핵심기 이라고 설명한(Karasek & 

Theorell, 1990) 직무스트 스에 한 요구-통

제 모형(demands-control model)에 의해서도 지

지될 수 있다. 여기서 직무통제력(job control)

은 본 연구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크게 의사결정권(decision authority)과 기술재량

(skill discretion)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조성일, 

엄기두, 2007), 제도권에서 보장되는 의사결정

권뿐만 아니라 정책보조는 물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기술재량이 함께 할 때 진정

한 자율성이 획득됨을 주목하고 보육에 한 

시스템 구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즉 자율성은 교사가 갖는 복합 인 특성으

로 조직구조와 개인의 문성을 통해 보장된

다고 볼 때(Schutzenhofer, 1983), 정책보조나 시

스템 구축 등 환경  여건 개선이 지속 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의사결정권의 경우 원장이나 

원감과 같은 기 장의 극 이고 정 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기술재량의 경우 의무

인 교사교육이나 보수교육에서 나아가 교사

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목

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재편성되고 동일한 학

습목 을 지닌 교사집단의 지원을 통한 긴

한 사회 계망을 장려하거나 멘토제를 권장

함으로써(정명선, 2013) 충족될 수 있다. 동료, 

선배, 련 문가와의 의견 공유와 조언 제

공은 문성을 향상시키고 동 인 조직의 

분 기  계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제

도권 인 보장으로 이동하기 이 에 서로간의 

자율성을 고취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특성에서 야기

되는 감정노동을 완 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하

더라도, 유능성  문성 신장과 훈련을 통

해 충분히 부여되고 개발될 수 있는 자율성

(Broughton, 2010)의 역할은 보육교사의 감정노

동  스트 스 리에 있어 극 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교사 개인의 발 의 

발 과 궁극 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이를 보완하기 

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상을 보육교사로 한정

하고 있고 상자 선정에서 지역  한계를 가

지고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다. 보육교사를 표할 수 있도록 기 유형 

 지역에 따른 안배가 필요하며, 감정노동에 

한 연구동향은 서비스업에서 문직 종사자

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보다 심층 이고 확

된 사례수집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설

문지를 통해 동일 시 에서 자료 수집을 한 

횡단연구이므로 정교한 척도 개발과 함께 이

러한 양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찰  면

담과 같은 보조 장치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율성의 완충효

과를 밝힘으로써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 으

나 결국 이는 감정노동의 부정 인 면에 

을 둔 것이므로 감정노동의 정 ․부정  

양면을 검토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보육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같은 미시  

안과 근무환경  정책방향 개선과 같은 거

시  안이 구체 이고 실질 으로 탐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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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ffering Effect of Autonomy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in Childcare Teachers

Myung-Sun Chung

Joongbu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autonomy of the childcare teachers buffers i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A total 219 of childcare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nswered a questionnaire including measures of emotional labor, autonomy, and job stress. Data from 203 

childcare teache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se data were analyzed by utilizing a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utonom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Childcare teachers’ 

autonom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Second,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had 

significant influence to job stress. In addition, autonomy was found to have a protective function in terms 

of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Last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hildcare teacher, emotional labor, job stress, autonomy, buffering effect,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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