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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사서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among Academic Librarians

이선애 (Sun-Ae Lee)*

초  록

본 연구는 국 4년제 국공립  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학도서  사서들의 이직의도를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

의도로 구분하고, 역할스트 스, 이용자 불량행동,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447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  

회귀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 결과, 공통 요인으로 역할모호와 강한 불량행동(물리 )이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

도 모두에 정(+)의 향을 미쳤으며, 연령은 부(-)의 향을 미쳤다. 사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고, 신체 ․물리  을 경험할 때, 직장과 직업을 떠나려는 의도가 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인 요인으로는 역할과다와 근무지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향을 미쳤다. 역할과다는 직업이직의도에만 정(+)

의 향을 미쳤으며, 수도권 소재 여부는 직장이직의도에만 부(-)의 향을 미쳤다. 이는 과도한 업무가 직업 자체에 

한 회의감을 증가시켜 직업이직을 고려하게 만들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직장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내재  만족과 외재  만족은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모두에 부(-)의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도서  사서들의 이직 의도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 이직 유형별로 구체 이고 

차별화된 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role stress, user misconduct,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by categorizing turnover intention into workplace turnover intention and 

occupational turnover intention among academic librarians working at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cross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from September 

13 to September 20, 2023, yielding 447 responses, which were subsequently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role ambiguity and severe user misconduct (physical 

threats) positively influenced both workplace turnover intention and occupational turnover intention, 

while age negatively influenced both. The study found that librarians who experience unclear 

responsibilities and physical threats are more likely to have a strong intention to leave both their 

workplace and occupation. As differential factors, role overload and the location of the workplace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ole overload positively influenced only 

occupational turnover intention, while the metropolitan location negatively influenced only workplace 

turnover in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cessive workload increases doubt about the 

occupation itself, leading to consideration of occupational turnover and that librarians working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exhibit higher workplace turnover intention.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negatively influenced workplace and occupational turnover inten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ifferentiated strategies tailored to specific types of turnover intention are warranted 

to effectively manage turnover intention among academic libra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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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도서  사서는 정보자원 리, 연구지원,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고도의 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도

서 의 신뢰와 발 에 큰 향을 미친다. 그러

나 사서의 역할이 제 로 수행되지 않으면, 도

서  서비스의 질이 하되고, 이용자 만족도

가 낮아진다. 이로 인해 도서  행정에 한 신

뢰가 감소하고, 궁극 으로 학도서  발 을 

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서

들의 이직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직

의도가 높아지면 조직에 부정 인 향을 미치

고, 이직의도가 강한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하

기 어려워진다(최 용, 2009). 이직의도는 사

서 개인의 직무 수행과 조직의 효과성에 요

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를 제 로 리하지 않

으면 조직성과 하, 사기 하,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도서  사

서의 이직의도를 분석하고 이를 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부분 일반 기업체 종업원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루었으나

(우경애, 김세곤, 2013; 이상원, 2021; 이종화, 

2021), 학도서  사서의 이직의도 결정 요인

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하다. 국외에

서는 2000년  반부터 학도서  사서의 이

직에 한 연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2년 ACRL Focus of the Future Task 

force는 사서 채용, 교육  유지를 시 한 문제

로 지 하며, 사서의 이직 요인으로 경력 목표, 

성장 기회 부족, 여에 한 불만족 등을 꼽았

다. 반면, 직업의 자율성, 유연한 근무시간, 문

성 개발 기회 등은 사서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Heady et al., 2020).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서들의 이직률과 이직 원

인 등을 규명하는 연구가 여 히 부족한 실정

이다(노 희, 안인자, 2009). 최근 5년간 학

도서  정규직 사서 수가 감소했으며(교육부, 

2024), 이는 정년퇴직과 이직에 해 더 정확

한 구분과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도

서  사서들이 도서 을 떠나게 되면 문헌정보

학 문 인력의 상실로 이어져 도서  서비스 

품질 하와 신규 인력 채용  교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도

서  사서들의 이직의도를 연구하여 이러한 문

제를 방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직의도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 이상의 

복합 인 의미를 내포하며, 그 변화의 폭이 크

기 때문에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학도

서  사서의 경우,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

하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직장에 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직업  정체성과 련된 복합 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직의도가 직장에 

한 극성이 결여된다는 에서 이직과 공통

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변화의 폭이 커 연구 

가치가 높다(Carmeli & Weisberg, 2006). 특히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를 구분하여 연

구하는 것이 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

직을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직의

도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직장

이동(Firm mobility)과 직업이동(Occupational 

mobility)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강

조되고 있다(McDuff & Muell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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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oney et al.(2018)은 뉴질랜드 간호사 

2,876명을 상으로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진과 일에 한 몰입 수 은 두 이직의

도 모두에 향을 미쳤으나, 보상은 직장이직

의도에만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

출하 다. McDuff와 Mueller(2000)는 미국 

성직자 2,435명을 상으로 교회(직장) 이직

의도와 목회(직업) 이직의도의 상 계와 그 

향 요인을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직장이직

의도와 직업이직의도가 유사해 보일 수 있지

만, 그 결정 요인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

다. 직장이직의도는 근로 조건이나 업무 환경, 

자신에 한 정  평가와 한 련이 있

으며, 직업이직의도는 일 자체에 한 동기와 

가치에 더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강철희, 

이종화, 2019).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학도서  사

서의 이직의도를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로 세분화하고, 각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학도서  사서의 이직의도 결정 요인으로 역

할스트 스, 이용자 불량행동, 직무만족을 선정

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역할스트 스와 직무

만족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직의도에 요한 변

수로 확인되었다(Behrman & Perreault, 1984; 

Wetzels et al., 2000). 그러나 학도서  사서

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하며, 

이들의 이직의도에 한 보다 구체 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 이용자 불량행동은 사서들이 

직무 수행  겪는 주요 스트 스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이 사서들의 직장이직

의도와 직업이직의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학도서  사

서들의 이직 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학도서  사서의 이직의도와 

련된 개념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직의도

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다룬다. 2.1 에

서는 이직의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직장이직의

도와 직업이직의도를 구분하여 련 선행연구

를 검토한다. 2.2 에서는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어

지는 2.3 , 2.4 , 2.5 에서는 독립변수인 역할

스트 스, 이용자 불량행동, 직무만족에 한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직의도와 이들 변수 간의 계를 체계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체로 여, 근무 시간, 안정감 

등과 같은 업무 환경의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

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

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재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 열악하거

나 경쟁력이 떨어질 때 이직의도가 강화될 가능

성이 크다(이종화, 2021). 이직과 련된 연구

에서 이직의 개념은 직장을 떠나는 행 에 국한

되는데, 이를 더 정확히 구분하자면 직장(firm)

을 떠나는 행 뿐만 아니라 직업(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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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나는 행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강

철희, 이종화(2019)는 직장이동이란 특정 직업

군이 속한 노동시장 내에서 직장 자체의 변경

을 의미하고, 직업이동은 해당 직업군이 속한 

노동시장 외부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하 다.

학의 환경 변화와 학 조직의 도서 에 

한 투자 축 등으로 인해, 학도서  사서

의 이직에는 업무 환경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

들이 향을 미칠 수 있다(Henry et al., 2018). 

타 분야에서는 강철희, 이종화(2019)가 사회복

지사를 상으로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

도의 선행 요인을 연구했으며, 직무 스트 스, 

직무 만족이 공통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직장이직의도에 한 차별 인 요인은 정  

평가와 련된 요인들이고, 직업이직의도에 

한 차별  요인은 소진으로 나타났다. 한, 김

상욱, 서 (2003)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

사와 간호사를 상으로 직장이직의도와 직업

이직의도의 선행 요인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의사 집단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같은 개인 역량에 한 정  요인이 직장이직

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모두에 향을 미쳤으며, 

특히 직업이직의도에 경력 목표와 연구 기회와 

같은 문직 경력 련 변수들이 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사 집단에서는 자기 효

능감이 높을수록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경력 연수가 직

업이직의도에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승진 가능성과 취업 기회가 직장

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

에서는 Nyamubarwa(2013)의 연구에서 사서

가 직장을 떠나려는 이유는 연공서열과 낮은 

학업 수 이 주요 요인으로 지 되었다. 연

차 사서들은 경력 성장 기회 부족으로 인해 이

직의도가 높았다. Gwavuya(2011)의 연구에서

는 응답자가 을수록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노 희, 안

인자(2009)의 연구에서 사서의 경력 개발 과정

에서 보수와 근무 조건, 개인의 성이 경력 이

동에 큰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

직의도는 각각의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직의도

를 단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직장이직의도

와 직업이직의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

도서  사서들의 이직의도를 이 두 가지로 나

어, 각각의 결정 요인을 체계 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2.2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Omeluzor et al.(2018)은 조직의 성공이나 

실패가 인  요소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도서

 조직이 인  자원에 가장 큰 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 이는 도서 의 성과와 이용

자 만족이 직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

하 다. Olusegun(2012)은 인간 친화 이지 않

은 조직 문화가 직원의 이직의도를 높일 수 있다

고 하 으며, 학도서  사서들의 높은 이직

의도는 결국 조직의 기능과 서비스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지 하 다. 이는 직원 교체

비용, 교육의 필요성, 투자 손실 등을 야기하며, 

조직의 작업 로세스를 느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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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egbeyan-Ose et al.(2018)은 사립 학 도

서 의 조직문화가 도서  사서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사립 학 도서 의 

고용 불안을 해결해야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Henry et al.(2018)은 직장 

내 괴롭힘이 직원의 정신 건강에 해롭고, 이로 

인해 이직률이 상승하며, 사기 하와 소진, 따

돌림, 불공정한 처우가 이직의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Kaufman et al.(2022)

도 이와 유사하게 괴롭힘이 있는 환경에서 근

무하는 직원들의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하 다. Heady et al.(2020)은 낮은 사기, 도서

 리더십  직속 상사에 한 불만이 학도

서  사서들의 이직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라

고 지 하 다. 질  연구 결과에서는 동료  

감독자, 도서  행정 에 의한 괴롭힘, 방치, 불

공평한 우 등이 퇴사를 래하는 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 Dittrich와 Carrell(1979)은 직

장에서 공정성에 한 인식은 직업 만족도보다 

직원 이직률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Markgren et al.(2007)은 신임 사서의 69%가 

제한된 성장 기회, 재정  이유, 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5년 이내에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하 다. Luzius와 Ard(2006)는 

직 사서들이 이 분야를 완 히 떠난 이유로 불

쾌한 작업환경, 행정에 한 불만, 여  혜택

에 한 우려, 직업에 한 부정 인 이미지를 

꼽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

항석, 최진호(2021)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종

사하는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연구한 결

과, 직무소진과 이직의도 간에 정 인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도서  사서가 직

장을 옮기거나 조직을 이탈하는 결정은 매우 

요한 사항이며 도서  업무 환경에서 사서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  업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송 경(2024)은 공공도서

의 MZ세  사서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말  야간 

근무의 감소와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 다. 

이와 같이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리더십, 직무소진, 

공정성 인식 등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

려한 연구는 도서  조직의 인  자원 리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2.3 역할스트레스 요인

스트 스 개념을 최 로 생물학 으로 정리

한 Selye(1936)에 따르면, 스트 스는 새로운 

조건에 응하기 한 유기체의 일반 인 반응

이다. 이는 ‘모든 종류의 스트 스 요인에 한 

인체의 공통된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

에는 의학  정신 건강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

었으나, 이후 생리학, 심리학, 교육학, 경 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산되었다. 경 학과 

조직 심리학에서는 직무 스트 스(job stress)와 

업무 련 스트 스(work-related stress)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를 연구

해왔다. 주요 심리 , 사회  스트 스 요인으

로는 조직, 경력 개발, 역할, 임무, 작업 환경 등

이 있다(강동묵 외, 2016).

역할은 개인의 조직 내 치에 따라 요구되

는 기 행동을 의미하며(이 경, 2015),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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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role stress)는 특정한 사회  역할과 

련되어 발생하는 스트 스를 말한다(변재 , 

2018). 역할스트 스는 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

모호의 세 가지 하  개념으로 나  수 있다(Jex 

& Britt, 2014; Örtqvist & Wincent, 2006). 

역할과다(role overload)는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와 책임이 부여

될 때 발생한다(Rizzo et al., 1970). 한 역할에

서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무 많은 역할을 맡을 때도 역할과다가 발생한

다(Muchinsky, 2006). 역할갈등(role conflict)

은 타인이 기 하는 자신의 역할이 서로 일치

하지 않을때 발생하며(강동묵 외, 2016), 개인

의 내  기 과 상충하거나,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기 해 타인의 기

나 조직의 요구에 어 나는 행 를 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오미 , 2016). 박규리(2022)는 

학도서  사서의 역할갈등이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반 인 업

무 스트 스와 스트 스에 한 응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매개한다고 주장하 다. 

역할모호(role ambiguity)는 역할에 한 기

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업 완수에 필요한 정보

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이때 한 성과 평가 

기 이 없을 경우에도 역할모호가 발생할 수 

있다(오미 , 2016). 

역할스트 스와 련하여 사서들의 역할모

호가 정신 , 육체  웰빙에 부정 인 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Farrell et al., 2017; 

Kendrick, 2017). Shupe et al.(2015)은 역할모

호와 업무 과부화가 이직률의 요한 측 변수

임을 확인하 으며, 이로 인해 높은 소진 수 , 

낮은 직업 만족도, 조직 헌신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 하 다. 한, Kaufman(2022)은 사

서들이 새로운 직무를 맡을 때, 문성 개발을 

한 산 부족이나 지원이 없다는 이 업무 

부담을 가 시킨다고 언 하 다. Heady et al. 

(2020)은 사서직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

우려는 본능으로 인해 더 많은 요구에 직면하

게 되어, 소진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 했다. 

이로 인해 사서들은 업무 과부화와 역할모호성

을 경험하게 된다.

역할갈등과 역할모호는 직무만족이나 직무

몰입 등에 미치는 향의 방향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호연 인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Behrman & Perreault, 1984; Wetzels et 

al., 2000). 그러나 Schmidt et al.(2014)은 역

할갈등과 역할모호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

며, 그로 인해 직무만족이나 직무몰입 등 다양

한 조직 결과에 상이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역할갈등은 주로 상충하는 요구사

항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와 련이 있는 

반면, 역할모호는 역할에 한 명확하지 않은 

기 가 불러오는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이러

한 차이로 인해 두 개념을 구분하여 다루는 것

이 각각의 변수들이 직무 련 변수들에 미치

는 차별 인 향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게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역할모

호를 독립 인 하  변수로 설정하여 역할스트

스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구체 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2.4 이용자 불량행동 요인

문제 이용자에 한 도서 의 역사는 오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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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연령과 계층에 상 없이 들을 도서

 이용자로 허용한 이후 지속 인 문제로 남아 

있다(박 주, 2010). 오늘날 도서  이용자 불

량행동의 증가는 새로운 상으로 볼 수 있지

만, 이는 사회  병폐가 도서 으로 옮겨온 결

과이며, 서비스 에 치한 도서  직원들

은 일상 으로 이러한 불량행동에 시달리고 있

다(Bullard, 2002).

이용자 불량행동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

으로 정의되고 있다. Sarkodie-Mensah(2000)는 

이를 ‘무례하고, 부당하며, 자신의 요구를 충족

하기 해 도서  사서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정의하 다. 그들은 이용자 불량행동을 외면  

행동(무례함, 폭력 , 부당함)과 만족 충족 측

면으로 구분하며, 문제  상황에 을 맞추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행동은 사서

에 한 존경심의 부족, 사서의 권 와 지식에 

의문을 갖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 다. 

Blessinger(2002)는 이용자의 불량행동을 사

회나 도서 에서 부 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괴 이거나 범죄 인 행동, 는 사서

나 다른 이용자에게 성가심과 불편을 주는 행

동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행동은 공격 이며 

도서  내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Rubin(2000)은 ‘문제고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반달리즘, 노출증 환자, 악

취를 풍기는 사람, 성난 이용자, 노숙자 등 도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행동을 총

체 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행동들이 도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라고 지

하 다. Shuman(1989)은 불량행동을 ‘불법

이고 부도덕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당황

하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 다. 그는 도서  

이용자가 규칙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

제  는 잠재  이 되는 행동을 불량행동

으로 분류하 다. 이와 련하여 어떤 이용자도 

잠재 으로 문제 이용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 Simmonds와 Ingold(2002)는 

도서  직원들을 화나게 하고, 감정 으로 불

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불량행동으로 정의하

다. 그는 노숙자, 알코올 독자, 수다쟁이, 다

른 이용자를 응시하는 사람, 도서 에 화가 난 

사람, 음증, 다루기 힘든 10 , 도서 에서 아

이들을 방치하는 사람들을 불량이용자로 구분

하 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들은 도서  내

에서 발생하는 불량행동이 단순한 문제행동을 

넘어, 도서  환경과 직원들의 업무에 큰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5 직무만족 요인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에서 느끼는 만족감

이나 정 인 정서를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직무만족의 개념

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

다. 이는 직무와 련된 만족 정도, 감정, 태도, 

보상의 정도 등 연구자의 에 따라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백완종, 2009). McCormic과 

Tiffin(1974)은 직무만족을 개인이 자신의 직무

에 해 가지는 일련의 태도로서, 직무를 통해 

얻어지거나 경험하는 욕구 만족의 정도로 정의

하 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가치 체계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Feldman과 

Arnold(1983)는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에 

해 가지는 정  정서의 양으로 정의하 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차 주(2019)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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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사서의 조직  특성을 고려한 직무만

족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고, 셀  리더십이 학도서  사서의 직무만

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유길호

와 박정숙(2002)은 상사의 변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높은 상 계를 가지며, 이를 통

해 사서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 다. 한, 김종찬(2012)은 종별 도

서  사서의 직무만족을 분석한 결과, 사립

학교 도서 , 문 학 도서 , 공공도서 , 

국공립 학도서  순으로 직무만족이 높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는 직무만족 요인 

 교육훈련, 직업, 복무제도, 인간 계, 고용제

도, 업무분장, 시설환경, 보수제도, 복지, 승진 

순으로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항석과 최진호(2021)는 서울과 경기 

지역 공공도서 에 종사하는 사서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이 직무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는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밝혔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학도서  사서들의 이직의도 결

정요인에 한 연구를 실증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역할스트 스, 이용자 불량행

동, 그리고 직무만족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여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한 향을 검증하

는 모형을 설정하 다. 특히 종속변수의 경우에

는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로 구분하여 

향 계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인구통계학  

변수  성별, 연령, 설립유형, 기 소재지, 고용

형태는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학도서  사

서들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작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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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학도서  사서의 이직의도의 결

정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역할스트

스를 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로 정의하고 

이용자 불량행동은 약한 불량행동(언어 ), 강

한 불량행동(물리 ), 직무만족은 내재 , 외

재 만족을 변수로 사용하 다. 각 변수  어

떤 요인이 이직의도에 더 큰 향을 미치는지 

보았으며, 이직의도 결정요인과의 계에 한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학도서  사서의 역할스트 스는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학도서  사서의 역할스트

스(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 인식수

은 직장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 가설 1-2 학도서  사서의 역할스트

스(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 인식수

은 직업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학도서  사서의 이용자 불량행동

은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학도서  사서의 이용자 불량

행동(언어 , 물리 ) 수 은 직장이직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학도서  사서의 이용자 불량

행동(언어 , 물리 ) 수 은 직업이직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도서  사서의 직무만족수 은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학도서  사서의 직무만족(내

재 , 외재 만족) 수 은 직장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학도서  사서의 직무만족(내

재 , 외재 만족) 수 은 직업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국 4년제 국공립, 사립 학교

에 근무하고 있는 학도서  사서를 모집단으

로 설정하 다. 본 조사는 2023년 9월 13일부

터 2023년 9월 20일까지 학도서 에서 근무

하고 있는 사서들에게 메일로 온라인 설문 링

크를 발송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총 450부

가 회수되었으며, 이  복응답자 3부를 제외

한 44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4.1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직업 종사자가 재 근무지를 떠

날 가능성을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평가하

는 정도로 정의되며, 이는 직장이직의도와 직업

이직의도로 구분된다. 직장이직의도는 재 직

장을 떠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 직업이직의도

는 도서  사서에서 다른 직업 분야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의도를 의미한다(이종화, 2021). 설문 

문항은 Carmeli와 Weisberg(2006), Mobley et 

al.(1979)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기반

으로, 각각 3문항의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

도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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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

기 소재지

서울 135 30.2

경기․인천 63 14.1

강원 30 6.7

충청 70 15.7

라․제주 54 12.1

경상 95 21.3

구분
국공립 160 35.8

사립 287 64.2

성별
남 140 31.3

여 307 68.7

연령

20 71 15.9

30 151 33.8

40 106 23.7

50 114 25.5

60  이상 5 1.1

최종학력

문학사 4 0.9

학사 268 60.0

석사수료 38 8.5

석사졸업 122 27.3

박사수료 이상 15 3.1

학규모

10,000명 이상 255 57.0

5,000~10,000명 139 31.1

5,000명 미만 53 11.9

고용형태

계약직 56 12.5

무기계약직 35 7.8

정규직 356 79.6

직

9 65 14.5

8 87 19.5

7 74 16.6

6 88 19.7

5 56 12.5

기타 77 17.2

<표 1> 응답자 특성 
(N=447)

3.4.2 역할스트 스

역할스트 스는 개인의 특정한 사회  역할

과 련되어 발생하는 스트 스로 정의된다(변

재 , 2018). 본 연구에서는 역할스트 스를 역

할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의 세 가지로 구분하

으며, 각각의 인식 수 을 평가하 다. 설문 

문항은 2차에 걸친 문가 조사를 통해 내용 타

당도를 확보한 변회균(2014)의 문항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역할과다 4문항, 역할갈등 5문항, 

역할모호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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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측정하 다.

3.4.3 이용자 불량행동

도서  불량행동은 도서  업무 처리 과정

에서 이용자가 규칙에 반발하거나, 무례한 언

행  부당한 요구 등을 통해 직원과 다른 이용

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불량

행동은 약한 불량행동(언어 )과 강한 불량행

동(물리 )으로 구분되며, 약한 불량행동은 사

서에게 무례한 언행이나 억지 주장, 부당한 요

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강한 불량행동은 

신체  박이나 물리  업무 방해 행 를 포

함한다. 각각의 불량행동은 총 4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Harris와 Reynolds(2003), Fisk et 

al.(2010), 심민석(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

정 도구를 바탕으로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3.4.4 직무만족

본 연구에서는 미네소타 산업 계연구소의 직

무만족 설문지(MSQ)를 수정․보완한 차 주

(2017)의 학도서  직무만족 설문지를 활용하

다. 내재  직무만족은 직무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외재  직무만족은 보상

과 련된 만족감을 나타낸다. 내재  직무만족

은 업무, 교육훈련, 성취를 포함한 3문항으로, 외

재  직무만족은 임 과 승진을 포함한 2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3.5 설문지 문항 구성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선행 연구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다. 최

종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인구통계학  요인 8문항, 이직의도 6문항, 

변수 내용 조작  정의 문항수 출처 측정방법

통제변수 인구통계학  요인 8

이직의도
직장이직의도 재 근무하는 조직을 떠날 의도 3 Carmeli & Weisberg 

(2006),

Mobley et al.(1979)

Likert 

5  

척도

직업이직의도 도서  분야를 떠날 의도 3

역할

스트 스

역할과다 학도서  사서에게 역할이 과다하게 부여된 정도 4

변회균(2014)

역할갈등

직무에 있어 주 , 객  측면에서의 서로 상반되

거나,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갈등의 정도

5

역할모호

학도서  사서가 자신에게 기 되는 역할에 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정도

5

이용자 

불량행동

약한 불량행동

(언어 )

도서  업무 처리와 련하여 사서에게 무례한 언행 

 억지주장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정도
4

Harris & Reynolds 

(2003), 

Fisk et al.(2010),

심민석(2017)
강한 불량행동

(물리 )

도서  업무 처리와 련하여 사서에게 신체  박

이나 업무방해 행 를 하는 정도
4

직무만족
내재 만족 직무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감 3 MSQ를 수정한 

차 주(2017)외재 만족 직무 외 인 보상과 련된 만족감 2

합계 41

<표 2> 설문 내용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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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스트 스 14문항, 이용자 불량행동 8문항, 직

무만족 5문항 등 총 41문항으로 구성하 다.

3.6 분석방법

본 연구를 검증하기 하여 spss 25.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 상자 특성, 기술

통계,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내  일

성 검증을 해 신뢰성분석(Cronbach’s ɑ)을 

실시하 다. 한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입증

하기 해 요인분석을 진행하 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일반 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행되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추상 인 개념이 

포함되므로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증분석에 

합한 연구도구인지 검증하기 해서 타당성분

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한 실증분석 이 에 설문조사에 

사용된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제

로 측정하 는가를 단하기 해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

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리고 일반 으로 

분석 값이 0.5 이하인 경우는 요인분석이 합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Kaiser, 1974).

요인분석 결과를 가지고 각 요인들의 최종 

도출 항목들에 하여 내  일 성 분석방법

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측정하 다. 일반 으로 

Cronbach’s ɑ 계수에 있어서 신뢰도를 평가할 

때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체로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다(우종필, 2022). <표 

3>과 같이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 한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요인 내용
성분 신뢰도

(Cronbach’s α)
문항수

1 2 3 4

직무만족
내재 만족 .831 -.146 .199 -.154 .814 3

외재 만족 .667 .094 -.136 -.197 .748 2

이용자 불량행동
약한 불량행동(언어 ) .069 .891 .032 .183 .904 4

강한 불량행동(물리 ) -.189 .826 .187 .025 .756 4

역할스트 스

역할과다 .121 -.010 .882 .134 .764 4

역할갈등 -.318 .328 .751 .023 .847 5

역할모호 -.440 .221 .631 .158 .775 5

이직의도
직장이직의도 -.121 .091 .068 .888 .912 3

직업이직의도 -.306 .124 .114 .794 .946 3

Eigen Value 1.799 1.687 1.648 1.558

Variance(%) 19.984 18.746 18.311 17.314

Cumulative Variance 19.984 38.729 57.040 74.354

<표 3> 요인분석과 내  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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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통계

측정 변수들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해, 각 변수에 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 다. 

우종필(2022)의 기 에 따라, 첨도의 값이 

8.0 이하이고 왜도의 값이 3.0 이하일 경우 

정규성 분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한다. 분석 결

과, 모든 변수가 이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단할 수 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도서  사서들의 직장이직의도(평

균 2.41)와 직업이직의도(평균 2.30)가 모두 5

 만 에서 반 값인 2.5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학도서  사서들이 부분 정규직 신분

으로 비교  안정 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 이

직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역할스트 스의 변수 에서는 역할과다

(평균 3.50)가 가장 높게 인식되었으며, 그다음으

로 역할갈등(평균 3.32), 역할모호(평균 3.03)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학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서 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인력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

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이선애, 2024). 따

라서 학도서  사서들이 역할과다를 많이 느

끼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직  차원

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학도서  사서들은 약한 이용자 불량

행동(언어 )을 자주 경험하는 반면, 강한 불량

행동(물리 )은 상 으로 게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약한 불량행동(평균 3.11)과 강

한 불량행동(평균 1.88) 간의 차이는 학도서

의 공간 특성상 주 이용자가 학생과 내부 교

직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물리  충돌보다는 언

어  갈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는 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도서 이 

일반 으로 물리  충돌이 은 안 한 환경임

을 나타내는 한편, 언어  불량행동이 사서들에

게 심리  스트 스를 가 시킬 수 있다는 을 

주목해야 한다.

넷째, 직무만족 변수에서 사서들의 내재 만

족(평균 3.66)은 높은 수 을 보 으나, 외재  

만족(평균 2.44)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서들이 직무 자체에는 만족하지만, 보수

나 승진 기회 등 외  조건에 해서는 만족도

변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직장이직의도 2.4072 1.01103 .444 -.436

직업이직의도 2.3035 1.08718 .686 -.202

역할과다 3.4983  .68096 -.020 .143

역할갈등 3.3204  .79433 -.256 -.116

역할모호 3.0336  .65533 .143 .194

약한 불량행동(언어 ) 3.1119 1.06872 -.311 -.737

강한 불량행동(물리 ) 1.8837  .81442 .806 .233

내재 만족 3.6637  .74535 -.614 1.042

외재 만족 2.4362  .88894 .146 -.296

<표 4>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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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변수간의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는 역할스트 스, 이용자 불량행동,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Pearson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역할과다(r=.125, p<.01), 역할갈등

(r=.185, p<.01), 역할모호(r=.274, p<.01), 약

한 불량행동(r=.167, p<.01), 강한 불량행동(r= 

.198, p<.01)은 직장이직의도와 유의한 정(+)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

할스트 스나 이용자 불량행동이 증가할수록 

사서들이 직장이직의도가 함께 증가함을 의미

한다. 반면, 내재 만족(r=-.234, p<.01), 외재

만족(r=-.269, p<.01)은 직장이직의도와 유

의한 부(-)의 상 계를 보 으며, 이는 직무

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 역할과다(r=.156, p<.01), 역할갈등(r= 

.252, p<.01), 역할모호(r=.405, p<.01), 약한 불

량행동(r=.190, p<.01), 강한 불량행동(r=.220, 

p<.01)은 직업이직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스

트 스와 이용자 불량행동이 증가할수록 직업

을 떠나려는 의도 역시 강해진다는 것을 시사한

다. 내재 만족(r=-.371, p<.01), 외재 만족

(r=-.275, p<.01)은 직업이직의도에 유의한 부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을 떠나려는 의도

가 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상 계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확인

하 다. 

4.4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역할스트 스, 이용자 불량행동, 직

무만족이 직장이직의도  직업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수

행하 다. 분석 차는 1단계에서 성별, 연령, 설

립유형, 기 소재지, 고용형태와 같은 통제변수

를 포함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한 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

Variable 1 2 3 4 5 6 7 8 9

직장이직의도 1

직업이직의도  .563** 1

역할과다  .125**  .156** 1

역할갈등  .185**  .252**  .478** 1

역할모호  .274**  .405**  .226**  .575** 1

약한 불량행동(언어 )  .167**  .190**  .174**  .400**  .284** 1

강한 불량행동(물리 )  .198**  .220**  .093*  .271**  .210**  .577** 1

내재 만족 -.234** -.371**  .139** -.175** -.420** -.194** -.103* 1

외재 만족 -.269** -.275** -.128** -.178** -.289** -.195**  .014* .3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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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변수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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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모형은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값, p<.01), 다 공선

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변수의 VIF 값

이 10 이하로 나타나 한 범  내에 있었다

(<표 6> 참조).

4.4.1 역할스트 스와 이직의도 간의 향

계 검증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역할스트 스의 하

 변수  역할과다와 역할모호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과다는 직업이직의도(β= .131, p<.01),에 유의

미한 정(+)의 향을 미쳤으나, 직장이직의도

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사

서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낄 때, 단순히 직

장을 떠나기보다는 직업 자체에 한 회의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역할모호는 직장이직의도(β= .160, p<.01), 직

업이직의도(β= .238, p<.001)에 모두 유의미

한 정(+)의 향을 미쳤다. 이는 업무의 불명확

함이 사서들에게 상당한 스트 스를 주며, 직장

과 직업 모두를 떠나고자 하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다. 한편, 역할갈등은 이직의

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역

할갈등이 일시 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사

서들이 이를 이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조

직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사서들은 갈등보다는 과도한 업

무나 역할모호와 같은 명확하고 장기 인 스트

스 요인에 더 큰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수

종속변수

직장이직의도 직업이직의도

공차 VIF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β t β t

상수 　 20.737***   6.540*** 　 16.630*** 　  5.230***

통제

변수

성별(남) -.049 -1.033 -.057 -1.294 -.017  -.351 -.028  -.669 .923 1.083

연령 -.224 -4.685*** -.185 -4.111*** -.174 -3.556*** -.121 -2.820** .899 1.112

국공립여부 -.043 -.882 -.051 -1.082  .023   .457  .007   .164 .833 1.200

수도권소재여부 -.110 -2.316** -.138 -3.058**  .018   .366 -.025  -.581 .894 1.118

고용형태  .084  1.814  .048  1.106  .022   .468 -.016  -.389 .957 1.045

독립

변수

역할과다  .075  1.468  .131  2.680** .696 1.436

역할갈등 -.056  -.923 -.051  -.880 .492 2.034

역할모호  .160  2.764**  .238  4.296*** .542 1.844

약한불량행동(언어 ) -.053  -.935 -.068 -1.251 .564 1.773

강한불량행동(물리 )  .181  3.390**  .176  3.433** .635 1.574

내재 만족 -.116 -2.240** -.246 -4.974*** .682 1.467

외재 만족 -.172 -3.513*** -.119 -2.546* .759 1.317

R2  .078   .211  .035   .277 

F 7.445***  9.690*** 3.200** 13.873***

ΔR2   .133***   .242***

ΔF 12.058*** 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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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향 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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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표 6>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가설 

1-1’과 ‘가설 1-2’를 부분 으로 채택하 다.

4.4.2 이용자 불량행동과 이직의도 간의 향

계 검증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용자 불량행동의 

하  변수  강한 불량행동(물리 )이 직장이직

의도(β= .181, p<.01), 직업이직의도(β= .176, 

p<.01)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들이 물리 으로 강

한 불량행동을 경험할 때, 직장과 직업 모두를 

떠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특

히 물리  불량행동은 사서들에게 신체  

뿐만 아니라 심리 , 정신  불안정을 래하

여, 이직의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반면, 약한 불량행동(언어 )은 직장이직

의도, 직업이직의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언어  약한 불량행동이 

직장을 떠나거나 직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직

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이를 통해 ‘가설 2-1’과 ‘가설 2-2’를 부분

으로 채택하 다.

4.4.3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의 향 계 

검증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직무만족은 직장이

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모두에 유의미한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  만

족은 직장이직의도(β= -.116, p<.01), 직업이

직의도(β= -.246, p<.001)에 모두 유의미한 부

(-)의 향을 미쳤다. 이는 사서들이 직무 자체

에 해 만족할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내재  만족이 특히 직업이직의도

에 더 강한 향을 미친다는 은, 직무의 의미

와 직업에 한 자부심이 이직을 이는 데 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외재  만족 역

시 직장이직의도(β= -.172, p<.001), 직업이직

의도(β= -.119, p<.05)에 부(-)의 향을 미쳤

다. 이는 보수나 승진 기회와 같은 외  요인이 

사서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6>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가설 

3-1’과 ‘가설 3-2’를 채택하 다.

4.4.4 가설 검증 결과 분석  요약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역할스트 스, 이

용자 불량행동,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들 요인은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차별  

향도 발견하 다.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역할

모호, 강한 불량행동(물리 )이 있었다. 역할모

호는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모두에 유

의미한 정(+)의 향을 미쳤으며, 이는 명확하

지 않은 업무 역할이 사서들로 하여  직장과 직

업 모두에 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강한 불량행동(물리 ) 역시 직장이직의도

와 직업이직의도에 공통 으로 유의미한 향

을 미쳤으며, 물리  은 사서들이 직장과 

직업 모두를 떠나려는 결정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반면, 차별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역할

과다, 직무만족이 있었다. 역할과다는 직업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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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더 강한 향을 미쳤으며,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서들로 하여  직업 자체에 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여 직업이직의도를 더욱 증

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무만족의 경우, 

내재  만족은 직업이직의도에 더 큰 향을 미

친 반면, 외재  만족은 직장이직의도에 더 큰 

향을 미쳤다. 이는 직무의 의미와 자부심이 직

업 유지 의도를 강화하는 반면, 보수나 승진 기

회와 같은 외  요인이 직장을 떠나는 의도를 

이는 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로 설정된 성별, 연령, 설립유형, 기

소재지,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1단계 분석에

서도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를 들

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장이직의도(β= -.185, 

p<.001)와 직업이직의도(β= -.121, p<.01)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수도권 소재 여

부는 직장이직의도(β= -.138, p<.01)에 유의미

한 부(-)의 향을 미쳐, 수도권 소재 학 사서

들의 이직의도가 상 으로 낮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과 수도권 소재 학의 

직장 환경이 상 으로 안정 임을 반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도서  사서들의 이직의

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공통 인 요인과 차별

되는 요인을 구분하여 리할 필요성을 강조한

다. 이와 같은 가설 검증 결과에 한 구체 인 

요약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도서  사서의 이직의도를 직

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로 구분하여, 역할

스트 스, 이용자 불량행동, 직무만족이 이직의

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한 기 연

가설 내용 검증결과

가설1 학도서  사서의 역할스트 스는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1-1
학도서  사서의 역할스트 스(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인식수 은 직장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1-2
학도서  사서의 역할스트 스(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 인식수 은 직업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 학도서  사서의 이용자 불량행동은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1
학도서  사서의 이용자 불량행동(언어 , 물리 ) 수 은 직장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2
학도서  사서의 이용자 불량행동(언어 , 물리 ) 수 은 직업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 학도서  사서의 직무만족 수 은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1
학도서  사서의 직무만족(내재 , 외재 만족) 수 은 직장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2
학도서  사서의 직무만족(내재 , 외재 만족) 수 은 직업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7> 가설검증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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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국외에서는 학도서  

사서의 이직의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나(Heady et al., 2020; Henry et al., 

2018; Kaufman et al., 2022), 국내 연구는 주

로 공공도서  사서를 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송 경, 2024; 최항석, 최진호, 2021), 

학도서  사서를 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학도서  사서의 이직의도를 체계 으

로 분석한 에서 학문 , 실무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도서  사서의 이직의

도가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에 공통

인 요인과 차별 인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다는 을 확인하 다. 역할모호, 강한 불량행

동(물리 ), 연령은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

의도 모두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역할모호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 

정의로 인해 직장과 직업 모두에 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강한 불량행동(물리 )은 

사서들의 안 에 한 으로 이직 결정을 

강하게 유도할 수 있다. 한 연령이 은 사서

들은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모두에서 

상 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조직이 

은 인재를 유지하기 한 략  응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역할과다는 직업이직의

도를 더 강하게 증가시키는 차별 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서들로 하

여  직업 자체에 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여 

직업이직을 고려하게 만든다는 에서 차별

인 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이 이직 유형별로 구체 이고 차별화된 

리 략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학

도서  사서의 근무지가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직장이직의도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을 확인하 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근무하

는 사서들은 직장이직의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하려는 경향(오은선, 2020)과 지방 학의 어려

운 근무 환경이 직장이직의도를 강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다. 

둘째, 학도서  사서들은 감정노동에 시달

리는 서비스직의 실에 놓여 있으며(이선애, 

2024), 약한 불량행동(언어 )을 자주 경험하

지만, 이러한 행동이 직장이직의도나 직업이직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서들이 감정노동자로서 언

어  스트 스에 한 내성이 어느 정도 형성

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강한 불량행동

(물리 )은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 모

두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쳤으며, 사서

들이 안 에 을 느낄 때 직장이나 직업을 

떠나려는 의도가 강해진다는 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약한 불량행동(언어 )에 한 

응뿐만 아니라, 강한 불량행동(물리 )을 

방하고 응하는 체계 인 보호 정책이 필요성

을 강조한다. 학도서 은 사서들의 안 을 

보장하기 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직무만족이 학도서  사

서의 이직의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

하 다. 특히 내재  만족이 직업이직의도에, 

외재  만족이 직장이직의도에 각각 더 큰 

향을 미쳤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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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무의 의미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

경이 직업 유지 의도를 강화하는 데 요하며, 

보수와 승진 기회와 같은 외  요인이 직장을 

떠나는 의도를 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직무 설계와 보상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서들의 이직 방지 략을 마련하는 것이 조

직의 경쟁력 유지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실제 발생한 이직이 아니라 이직의도

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다. 따라서 

실제 으로 조직을 떠나는 방향, 이직률, 실제 

이직에 향을 주는 향 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

해 연구 상자들의 주  인식을 조사했기 

때문에 사회 으로 바람직성 편향과 방어  응

답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

는 사서들을 상으로 직  찰이나 심층 인

터뷰와 같은 질  연구 방법을 제언한다. 셋째, 

연구가 특정 시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환경  요인이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소들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도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넷째, 연구에서 다룬 변수들이 이

직의도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

며, 개인의 삶의 질, 직장 외  요인, 경제  요

인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는 도 한계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연구 결과

가 이직 리의 기  정보를 제공하고, 략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효율 인 

이직 리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했다고 보기

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사 들을 바탕으로 

구체 인 이직 방지 략  로그램을 제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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