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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

임 수 진† 김 해 숙

주 해바라기 아동센터

본 연구는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 83명의 심리 소진을 측정하 다. 이들의 심리 소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변인과 자기 효능감, 내재 동기, 지각된 합성을 사용하 다. 먼

인구사회학 변인 에서는 담당업무, 혼인여부, 슈퍼비젼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행정지원

을 하는 종사자가 심리치료를 하는 종사자보다 심리 소진을 경험하 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많은

심리 소진을 보 다. 슈퍼비젼을 받지 않는 경우 슈퍼비젼을 받는 경우보다 심리 소진을 더 경

험하 다. 자기 효능감은 심리 소진에 부 향을 주었다.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심리 소

진은 감소하 으며, 자기 효능감은 심리 소진의 하 요인인 정서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3

가지 모두에 부 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내재 동기 역시 심리 소진에 부 향을 주었다.

내재 동기가 증가할수록 심리 소진은 감소하 다. 내재 동기는 심리 소진의 하 요인인 정

서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3가지 모두에 부 향을 주었다. 하지만 지각된 합성은 심리

소진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못했다. 심리 소진의 하 요인 성취감 감소에는 부 향을 주

었지만 정서 고갈, 비인간화에는 향을 주지 못하 다.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의 내재 동기와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그들의 심리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심리 소진, 자기 효능감, 지각된 합성, 내재 동기, 성폭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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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면서

성폭력 문가의 필요성이 함께 증가되고 있

다. 하지만 문가가 되기 해 학 를 하고

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 심

은 부족하다. 지 까지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들에 한 연구는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이

동엽, 2003; 장 순, 2009)를 제외하고는 그들

의 소진에 한 연구는 한편도 없다. 심리

소진(Burnout)이란 요즘에는 친숙한 용어

하나이다. 소진은 일과 련된 스트 스와 정

서 요구에 한 부정 반응으로 언 된다.

소진에 한 체계 연구를 시작한 Maslach

(1976)는 소진은 장기간 사람들과 한 련

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지속 이고

반복 인 압박의 결과로서 신체 , 정서 , 정

신 고갈상태라고 하 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에서 재인용).

특히 심리 소진은 인간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 문가들에 의해 주로 경험되어 진다.

성폭력 상담소의 직원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게 돌 노동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소진되어

진다. 이러한 소진으로인해 피해자들과 계

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경험하

기도 한다(최가람, 2010; Maslach, & Jackson,

1981). 즉 심리 소진은 서비스의 질과 작업

수행에 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심리 소

진을 이고 방하기 해서는 이러한 성폭

력 상담소 종사자들의 소진에 향을 주는 요

인을 악하여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의 심리 소진에 한 연구는 소진을

작업환경의 특성이 사람들로 하여 불편감이

나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설명하 다.

이러한 은 상황 요인에 을 두고 있

으며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들은 일차 으로

상황 , 맥락 요인을 찾았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이후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작

업량, 시간압박과 같은 맥락요인이 연구되었

다(윤부성, 2000; 조은애, 2011; 최성진, 2005;

Lee, & Ashforth, 1996; Rubino, Luksyte, Perry, &

Volpone, 2009). Lazarus, Delongis, Folkman, 과

Gruen(1985)에서 소진은 스트 스의 한 유형이

며, 통 인 스트 스 패러다임은 개인-작업간

의 계를 강조한다(Best, Stapleton, & Downey,

2005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직업소진은 개인과

작업환경과의 역기능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

아야 한다. Maslach(2003)는 개인과 작업환경과

의 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업맥

락에 한 종사자의 주 평가를 심으로

하는 핵심 자기 평가 모델(Core self evaluation

theory)을 주장하고 검증하는 연구들을 하 다.

주 평가는 자신, 타인, 세상에 한 깊이

있는 신념에 의해 향을 받는다. 자신에

한 평가인 자존감, 일반화된 자기 효능감, 통

제의 소재, 정서 안정성 등은 직업이나

삶의 만족감과 많은 상 을 보여왔다(Judge,

Locke, Durham, & Kluger, 1998).

이 에서도 자기 효능감(Bandura, 1982)은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이나 기 라고

정의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

려운 과제를 도 하며, 선택한 활동에 오랫동

안 노력을 쏟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자기 효

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

며 쉽게 스트 스를 받아 우울이나 심리 소

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진, 2005).

이 순과 김은정, 천성문(2009)의 연구에서도

높은 자기 효능감은 청소년 동반자의 심리

소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다. 상담원, 놀

이치료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인간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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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 소

진을 덜 느끼도록 도와 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권이경․김 웅, 2005; 박경애․조 주,

2007; 이정 , 2006; 장기보, 2003; 최성진, 2005;

Judge, Locke, Durham, & Kluger, 1998). 권이경․

김 웅(2005)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심리 소

인의 3가지 차원인 정서 고갈, 비인간화, 성

취감 감소 세 차원에 모두 향을 주었다.

스트 스와 소진을 설명하는 다른 모델

은 직업 요구-자원 모델(Job Demand-Resources)

이다(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이 직업 요구-자원 모델은 스트 스-긴

장 모델 하나이다. 결국 직업 요구와 직

업 자원의 비율 불균형이 긴장과 소진을 야기

한다. 요구는 많은데 자신은 이를 수행할 만

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긴장을 경

험하게 되는 것이다(Maslach 등, 2001). 직업요

구는 신체 , 심리 , 사회 측면에서 노력을

요구하며 노력은 신체 , 심리 비용과 연결

된다. 직업 자원은 직업에서의 신체 , 심리 ,

사회 조직 특성으로 직업목표를 성취하는

기능 특성이며 직업요구에 의해 감소되기도

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자극하기도 한다

(Rubino 등, 2009).

직업 요구에 의해 압도되었거나 직업 인

자원이 결여 되었을 때 우리는 긴장과 소진을

경험한다(Maslach 등, 2001). 사람들은 직업

요구나 문 목표를 달성하기에 시간, 에

지, 지식 등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은 소진을 경

험한다. 이러한 상은 경찰 (김시화, 2010;

Bukker & Mikklesen, 2006), 콜센터 직원(이수

연․양해술, 2008; Wegg, Van Dick, & Fisher,

2006), 간호사(박재순, 2002), 교사(유정이,

2003), 심지어 종교 종사자(Beebe, 2007)를 포함

한 무수히 많은 직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직업, 조직 등의 작업 요구와 직업 선호,

가치, 성격 등 개인 특성의 일치정도를 나

타내는 합성이 있다(Kristof-Brown, Zimmerman,

& Johnson, 2005). 개인과 상황을 독립 으로

보는 것보다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는 합성은 소진에 해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인 특성과 작업 환경 간의

일치성이 낮은 비 합성은 소진을 언하는

요한 요소이다(Brigham, & DeCastro, 2003).

비 합성은 긴장을 증가시켜 결국 심리 안

녕감을 감소시킨다(Hecht, & Allen, 2005).

이러한 비 합성은 심리 소진의 세가지

차원 모두에 향을 다. 먼 잘 맞지 않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여타의 자원 (시간, 에

지, 노력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서 소진

을 가져온다. 작업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없

는 일을 수행하기 해 많은 에 지를 사용하

며 결국 에 지를 사용할수록 만족감은 고갈

된다. 이러한 열악한 합성은 정서 소진을

가져온다(Xie, & Johns, 1995). 두 번째로 자신

의 흥미나 가치가 직업과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으로 불행감을 느끼기 때문에 냉소주

의 같은 부정 태도를 갖게 된다(Naus, van

Iterson, & Roe, 2007). 그리고 비 합성은 문

효능감을 감소시킨다. 직업과 흥미간의 일

치 부족은 그 역에서 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낙담시킨다. 즉 사람들은 직업에

서 성공하고자 하지만 실패하거나 갈등이 생

기면 비 유능감, 비 효과성을 경험한다. 작업

량과 같은 요소들이 문 효능감에 향을

다는 연구(Greenglass, Burke, & Moore, 2003)

는 있지만 비 합성과 문 효능감과 련

된 연구는 아직 없다.

내재 동기는 신기함, 도 , 그리고 학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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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추구하는 성향이다(Ryan, & Deci, 2000).

사람들은 사회-맥락요인들이 유능감과 자율성

의 욕구를 성공 으로 만족시켜 때 본능

으로 동기화된다(Deci, & Ryan, 1985). 유능성과

자율성이 충족될 때(즉, 높은 내재 동기) 개

인과 조직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열

정과 의지로 행동한다. 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우울과 불안에 쉽게 빠지지 않으며 그들의 일

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Ryan 등, 2000).

결국 내재 동기는 소진과 같은 긴장의 결

과와는 부 상 을 갖는다(Ryan 등, 2000;

Schaufeli, & Bakker, 2004). 반 로 지각된 자율

성이 낮은 즉, 내재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심리 소진과 정 으로 련된다(Burisch,

2002). 직업 요구-자원모델에서도 직업 자

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의 내재 동기를 감

소시키고 결국 소진을 불러 일으킨다(Bakker,

Demerouti, & Schaufeli, 2003). 조은애(2011)도 직

무환경이 부정 일 때 직무열의가 감소하고

결국 소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직무 스트 스는 요한 직업 험요인으

로 인식된다. 이러한 직무스트 스는 신체

건강을 해치고, 심리 안녕감을 손상시키며

작업 수행을 해하 다(Maslach, Leiter, 2008).

이러한 종사자들의 내 긴장은 결근이나 질

병과 같은 문제에 향을 다. 이러한 스트

스 상이 소진이다. 심리 소진은 개인에

게나 조직 모두에게 불쾌하고 역기능 상태

이다. 하지만 심리 소진이 무엇인지 이해하

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

하지 않다. 지 까지 심리 소진에 한 국

내 연구들은 직무 스트 스(강다연, 2011; 이

임천, 2010; 조은애, 2011; 최혜윤, 2002)와 사

회 지지(권이경․김 웅, 2005; 김은정, 2008;

이정 , 2006; 장기보, 2003; 최성진, 2005; 홍

호, 2004)의 향에 한 연구를 많이 해 왔

다. 심리 소진에 향을 주는 더 많은 요인

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

기 효능감, 내재 동기, 지각된 합성이 성

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심리 소진에 주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운 하는 국

성폭력 담 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직

원을 상으로 실시하 다. 이들은 성폭력 피

해아동과 청소년 성인 지 장애인을 한

심리치료와 의료지원, 법률자문, 사회자원 연

결 등의 역할과 성폭력 방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심리치료는 학원에서 임상심리학

과 상담심리학을 공하자가 병원이나 상담기

에서 수련을 거친 후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을 진행한다. 의료지원은 병원진료 입원

련 역할을 간호사가 행하 다. 법률자문

사회자원은 사회복지학을 공한 사회복지사

들이 고소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

었고 가능한 사회자원을 연결하 다. 행정지

원은 공이 다양하 으며, 교육 리는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공한 사람들이 성

폭력 방과 치료를 한 교육과 리 역할을

수행한다

수거된 87개의 설문 4부를 제외하고 83

부를 분석하 다. 이들의 특성을 표 1에 제시

하 다.

먼 성별에서는 남성이 3명 여성이 8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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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이 압도 으로 많았다. 성폭력을 다루

는 기 의 특성상 여성이 많았다. 학력은

문 졸 4명, 학졸 33명, 학원졸 이상이 46

명이었다. 담당업무는 심리치료 27명, 의료지

원 13명, 법률지원 19명, 행정지원 13명, 교육

리 11명이었다. 혼인여부에서는 기혼이

47명, 미혼이 36명이었다. 그리고 경력은 1년

미만이 14명, 1년에서 3년이 23명, 3년에서 5

명이 19명, 5년 이상이 27명으로 보고 되었다.

연간 슈퍼비젼 자문 횟수는 없음이 38명, 1

번에서 10번이 28명, 10번에서 20번 사이가 7

명, 20번 이상이 10명으로 나타났다. 표에 제

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연 은 약 2000에

서 4000사이 이며 같은 직군에서는 비슷한

액을 받지만 직군에 따라 달라진다. 리자와

심리치료직원이 가장 많으며 행정원의 연 이

가장 작았다.

설문구성

심리 소진

심리 소진을 측정하기 하여 22개의 문

항으로 이루어진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사용하 다.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하고 박성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정서 고갈 9문항, 내담자에 한 비인

간화 5문항 개인 성취감의 8문항의 3가지의

하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그

지 않다에서 5 매우 그 다로 응답하며 총

은 22 에서 110 이다. 수가 클수록 소진된

것이다. 문항의 내 일 성 신뢰도 계수는

.872 이다.

일반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하여 김아 , 차

정은(1995)이 개발한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

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신감 7문항, 자기

조 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의 3가

지 하 요인으로 구성된다. 총 24문항으로 5

리커트 척도이다. 총 은 24 에서 120이고

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있는 것이다. 문항

의 내 일 성 신뢰도 계수는 .896 이다.

지각된 합성(Perceived Fit)

직업에 한 자신의 합성을 측정하기

해 Piasentin과 Chapman(2007)이 개발한 지각된

항 목 빈 도(%) 항 목 빈 도

성 별
남 3(3.6)

혼인 계
기 혼 47(56.7)

여 80(96.4) 미 혼 36(43.3)

학 력

문 졸 4(4.8)

경력

1년미만 14(16.9)

학 졸 33(39.8) 1년-3년 23(27.7)

학원졸 이상 46(55.4) 3년-5년 19(22.9)

담당업무

심리치료 27(32.5) 5년이상 27(32.5)

의료지원 13(15.7)
연간

슈퍼비젼

자문 횟수

없음 40(47.3)

법률지원 19(22.9) 1-10회 28(33.7)

행정지원 13(15.7) 11-20회 7(8.4)

교육 리 11(13.3) 20회이상 8(13.6)

표 1.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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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의 하 구성요인 지각된 합성 4문항

을 사용하 다. 5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자

신의 문성에 한 합성을 측정하도록 되

어 있다. 총 은 4-20 이다,. Rubino, Luksyte,

Jansen Perry and Volpine(2009)이 사용한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 다. 문항 내 일 성 신뢰

도 계수는 .887이다.

내재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내재 동기를 측정하기 해 Pellentner과

Tuson(1995)이 만들었고, 내재 동기척도

(Intrinsic Motivation Scale)에서 네 문항을 선택

하 다. 직업에 한 개인 인 만족감, 흥미,

즐거움을 측정하 다. Rubino, Luksyte, Jansen

Perry and Volpine(2009)이 사용한 것을 번안하

여 사용하 다. 문항의 내 일 성 신뢰도

계수는 .903 이다.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국에 있는 상담

소에 화를 하고 조를 부탁한 뒤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 다.

본 연구에서는 먼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확인하 으며 인구사회학 특성별 심

리 소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분산분석

을 이용하 다. 각 변인들간의 계를 악하

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지각된

합성, 내 동기, 자기 효능감이 성폭력 상담

소 종사자의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기 해 회귀분석을 하 다. 심리 소진

에서도 각 하 변인들 향요인을 알아보고

자 심리 소진의 하 변인별 회귀분석을 추

가하 다.통계는 SPSS 17.0을 사용하 다.

결 과

심리 소진의 집단 간 차이분석

성폭력 상담소 직원의 심리 소진을 알아

보기 해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평균과

표 편차를 표 2에 제시하 다. 성별, 학력,

경력에 따라 심리 소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담당업무, 혼인 계, 슈퍼비젼 자문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 다. 담당업무에

따른 심리 소진은 심리치료 7.03, 의료지원

7.70, 법률지원 7.88, 행정지원 8.44, 총 업무

7.24등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

(F(4, 78) = 4.134, p<.01)를 보 으며 사후검증

(scheffe)을 통해 심리치료와 행정지원의 집단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 행정지원 집단이 더 높

은 심리 소진을 보 다. 심리 소진의 하

요인 정서 고갈에서 유의미한 차이(F(4,

78) = 3.669, p<.01)를 보 으며 비인간화 성취

감 감소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혼인

여부에 따른 심리 소진에서는 기혼과 미혼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1, 80) = 5.904,

p<.05). 기혼은 7.31, 미혼은 7.95로 미혼이 더

높은 심리 소진을 보 다. 정서 고갈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F(1, 80) = 8.505,

p<.01). 연간 슈퍼비젼 자문횟수에서는 0번

이하는 7.94, 1회-10회는 7.18, 10회-20회는

7.00, 20회 이상은 7.78의 심리 소진을 보

으며 횟수에 따라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슈퍼비젼을 받은

집단(1회 이상)과 받지 않은 집단(0번)으로 구

분하여 비교 하 을 때는 집단간 차이를 보

다(F1, 81) = 7.328, p<.01). 슈퍼비젼을 받지 않

은 집단의 심리 소진 평균은 7.94 고 슈

퍼비젼을 한번이라도 받은 집단의 차이는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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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당 업무별로 나 어 비교 하 을 때

역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 요인 에

서는 정서 고갈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

났다(F(1, 81) = 7.902, p<.05). 슈퍼비젼을 받지

않은 집단의 정서 고갈 평균은 2.84 고

슈퍼비젼을 한번이라도 받은 집단의 차이는

2.53이 다.

자기-효능감, 지각된 지지, 내재 동기가 심

리 소진에 주는 향분석

변수들간의 계를 나타내는 상 은 표 3에

제시하 다. 내재 동기와 지각된 합성은

정 상 을 보 다(r=.619 p<.001). 내재 동

기는 자기 효능감과도 정 상 이 나타났다

(r=.405 p<.001). 반면에 내재 동기는 심리

소진과는 부 상 을 보 으며(r=-.438 p<.

001), 심리 소진의 하 요인인 정서 고갈

(r=-.295 p<.01), 비인간화(r=-.288 p<.01), 성취

감 감소(r=-.542 p<.001) 모두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지각된 합성은 자기 효능

감과 정 상 을 보 으며(r=.385 p<.001), 심

리 소진과는 부 상 을 보 다(r=-.339 p<.

01). 지각된 합성은 심리 소진의 하 요인

N

소 진 정서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M(SD) F M(SD) F M(SD) F M(SD) F

성별
남 3 8.02(1.18)

.415
2.58(.43)

.120
2.73(.46)

1.280
2.70(.31)

.656
여 80 7.56(1.21) 2.68(.52) 2.35(.56) 2.52(0.39)

학력

문 졸 4 7.95(1.10)

.964

2.68(.46)

.185

2.45(.34)

.811

2.81(.37)

1.869학졸 33 7.76(1.29) 2.72(.48) 2.46(.63) 2.57(.38)

학원졸이상 46 7.42(1.14) 2.65(.54) 2.30(.52) 2.46(.39)

담당

업무

심리치료a 27 7.03(1.22)

4.134**

2.48(.52)

3.669**

2.14(.53)

2.259

2.42(.36)

2.727

의료지원ab 13 7.70(.83) 2.68(.28) 2.40(.46) 2.63(.30)

법률지원ab 19 7.88(1.09) 2.84(.55) 2.52(.55) 2.52(.40)

행정지원b 13 8.44(1.07) 3.03(.37) 2.63(.67) 2.79(.41)

교육 리ab 11 7.24(1.27) 2.51(.52) 2.35(.53) 2.53(.39)

혼인

계

기 혼 47 7.31(1.10)
5.904*

2.55(.45)
8.505**

2.31(.51)
1.277

2.45(.37)
3.912

미 혼 36 7.95(1.25) 2.87(.54) 2.45(.62) 2.62(.40)

경력

1년 미만 14 7.88(1.26)

.971

2.80(.42)

.551

2.38(.70)

.613

2.69(.30)

2.496
1년 - 3년 23 7.80(1.32) 2.71(.50) 2.46(.55) 2.61(.39)

3년 - 5년 19 7.40(1.18) 2.69(.65) 2.23(.48) 2.47(.40)

5년 이상 27 7.36(1.07) 2.59(.46) 2.37(.56) 2.39(.38)

연간

슈퍼

비젼

횟수

0 번 40 7.94(1.01)

2.532

2.84(.48)

2.782

2.47(.52)

1.880

2.59(.36)

2.013
1회-10회 28 7.18(1.28) 2.46(.50) 2.30(.59) 2.41(.37)

10회-20회 7 7.00(1.39) 2.66(.52) 1.97(.60) 2.37(.47)

20회 이상 8 7.78(1.21) 2.70(.49) 2.44(.53) 2.68(.43)
***p<.001

표 2. 학력, 담당업무, 혼인 계, 경력, 슈퍼비젼 횟수에 따른 심리 소진과 하 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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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서 고갈과, 비인간화는 부 이지만 유

의미한 상 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성취

감 감소와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r=-.511 p<.001). 자기 효능감은 심리 소진

과 부 상 을 보 으며(r=-.449 p<.001), 정서

고갈(r=-.318 p<.01), 비인간화(r=-.312 p<.

01), 성취감 감소(r=-.510 p<.001)의 하 요인

들과도 모두 부 상 을 보 다.

회귀분석에서 상 이 높은 변수들 간에 존

재 할 수 있는 다 공선성을 확인해보기 해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검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증가 요인이

모두 10을 넘지 않아 그 로 분석에 사용하

다.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심리 소진에 미

치는 향요인을 확인하기 해 내재 동기,

지각된 합성, 자기 효능감의 향력을 알아

보았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다. 심리 소

진에는 내재 동기와 자기 효능감이 의미 있

는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 동

기가 증가할수록 심리 소진은 감소(β=-.28,

p<.05)하 다. 자기 효능감 역시 증가할수록

심리 소진은 감소(β=-.31, p<.01)하 다.

심리 소진의 하 요인에 미치는 향요인

을 확인하기 해 내재 동기, 지각된 합

성, 자기 효능감의 향력을 알아보았다. 결과

는 표 5에 제시하 다. 먼 정서 고갈에서

자기 효능감과 내재 동기는 의미있는 향

을 주었고 지각된 합성은 의미있는 향을

주지 못하 다.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정

내재

동기

지각된

합성

자기

효능감

정서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심리

소진

내재 동기 -

지각된 합성 .619*** -

자기 효능감 .405*** .385*** -

정서 고갈 -.295** -.185 -.318** -

비인간화 -.288** -.197 -.312** .613*** -

성취감감소 -.542*** -.511*** -.510*** .346** .478*** -

심리 소진 -.438*** -.339** -.449*** .829*** .888*** .699** -

평균

(표 편차)

3.75

(.69)

3.42

(.63)

9.95

(1.22)

2.69

(52)

2.37

(.57)

2.53

(.39)

7.58

(1.21)
***p<.001, **p<.01, *p<.050

표 3. 각 변수들의 상 평균과 표 편차

언변인 B SE B β t R2 F

내재 동기 -.49 .21 -.28 -.2.28*

.28 10.31***지각된 합성 -.07 .23 -.03 -.31

자기효능감 -.31 .10 -.3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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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요인의 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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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갈은 감소하 다(β=-.24, p<.05). 내재

동기가 증가할수록 정서 고갈은 감소하

다(β=-.23, p<.05). 다음으로 비인간화 역시

자기 효능감과 내재 동기가 의미있는 향

을 주었다.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비인간

화는 감소하 다(β=-.23, p<.05). 내재 동기

가 증가할수록 비인간화는 감소하 다(β=-.20,

p<.05). 성취감 감소에서는 내재 동기, 지각

된 합성, 자기 효능감 모두 유의미한 향

을 주었다. 내재 동기가 증가할수록 성취감

감소는 어들었으며(β=-.28, p<.05), 지각된

합성이 증가할수록 역시 성취감은 감소하지

않았다(β=-.22, p<.05).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

록 성취감 감소는 어들었다(β=-.31, p<.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심

리 소진에 해서 알아보고자 하 다. 심리

소진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인구사회학

변인과 이론에 따라 자기 효능감, 내재

동기, 지각된 합성을 설정하 다.

먼 인구사회학 변인으로 성별, 학력, 담

당업무, 혼인 계, 경력, 연간 슈퍼비젼 자

문 횟수에 따른 심리 소진을 살펴보았다.

성별과 학력, 경력에 따라서는 심리 소진이

차이가 없었지만 담당업무, 혼인 계, 슈퍼비

젼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담당업

무에서는 심리치료를 하는 종사자와 행정을

지원하는 종사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이는 성폭력 상담소의 주요업무가 평가

와 심리치료이고 상담소에서도 주도 역할을

하는데 비해 행정지원은 같은 업무를 하는 동

료직원이 없고 상 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심리 소진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직

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는 행정원이 더 많

은 심리 소진을 경험하는 이유는 직 인

업무보다도 동료들과의 계에 의해 스트 스

를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선규, 1991; 조

은애, 2011)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 계에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

언변인 B SE B β t R2 F

정서

고갈

내재 동기 -.19 .10 -.23 1.98*

.13 4.13**지각된 합성 .04 .11 .05 .37

자기 효능감 -.10 .04 -.24 2.11*

언변인 B SE B β t R2 F

비인간화

내재 동기 -.16 .08 -.20 -2.01*

.12 3.89**지각된 합성 .01 .12 .02 .15

자기 효능감 -.11 .05 -.23 -2.02*

언변인 B SE B β t R2 F

성취감

감소

내재 동기 -.15 .06 -.28 -2.52*

.42 19.29***지각된 합성 -.14 .07 -.22 -2.00*

자기 효능감 -.10 .03 -.31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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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심리 소진의 하 요인에 미치는 향요인의 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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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리 소진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slach (198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기혼인 경우 가정이라는 안정된 집

단을 통해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

석되고 있다(조은애, 2011, 최혜윤, 2002). 이정

(2006)은 사회 지지 에서도 가족의 지지

가 심리 소진에 가장 많은 향을 다고

보았다. 슈퍼비젼 횟수에 따른 심리 소진의

차이는 슈퍼비젼의 횟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슈퍼비젼을 받는 종사자와

슈퍼비젼을 받지 않는 종사자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슈퍼비젼을 받는 상담소 직원들이 슈

퍼비젼을 받지 않는 경우 보다 덜 심리 소

진을 경험하 다. 이는 슈퍼바이져의 지지가

심리 소진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이

순․김은정․천성문, 2009; 이정 , 2006)들과

일치한다.

핵심 자기 평가 이론에 따른 자기 효능감이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은 기존의 연구결

과(권이경, 김 웅, 2005; 이 순․김은정․천

성문, 2009; 이정 , 2006; 장기보, 2003; 최성

진, 2005; Judge, Locke, Durham, & Kluger, 1998)

들과 일치하 다.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심리 소진은 감소하 으며, 정서 고갈, 비

인간화, 성취감 감소의 하 요인 모두에서 자

기 효능감은 부 향을 주었다. 자기 효능

감은 심리 소진에 직 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이임천(2010)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직무 스트 스가 심리 소진에 주는 향을

조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 다. 이는 상황에

한 주 평가인 핵심 자기평가 이론이 심

리 소진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심리 소진에 향을 주는 것은 단

순한 주워진 환경이 아닌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인 것이다.

Bandura(1982)는 자기 효능감을 주워진 상황

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

는 믿음으로 해석하 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

에게 주워진 스트 스 상황에 잘 처할 수

있도록 도와 다. 심리 소진은 환경과 함께

스트 스 환경에 한 개인의 해석과 믿음이

향을 주는 것이다. 성폭력 상담소 직원들의

심리 소진을 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환경과 함께 개인 특성의 변화를

한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다. 장기보(2003)는

다양한 성공을 경험한 개인이 제한된 성공이

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

았다. 통계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

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력이 증가

할수록 심리 소진이 감소되는 이유는 이러

한 성공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켜 결국

심리 소진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Bandura(1982)가 이야기한 로 스스로의 성취

경험이나 주변에서의 격려와 인정, 동료나 선

후배의 리경험이 제공된다면 자기 효능감은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

킬 수 있는 구체 인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한

다.

직업요구-직업자원 모델에 따른 지각된

합성과 내재 동기가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 내재 동기는 심리

소진에 향을 주었지만 지각된 합성은 심

리 소진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못했다.

심리 소진의 하 요인에 한 향력을 살

펴보면 정서 고갈은 내재 동기에 의해서

는 향을 받았지만 지각된 합성에 의해서

는 향을 받지 않았다. 비인간화 역시 내재

동기에 의해서는 향을 받았지만 지각된

합성에 의해서는 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

만 성취감 감소는 내재 동기와 지각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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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모두에 의해 부 향을 받았다. 즉, 내재

동기가 증가할수록, 지각된 합성이 증가

할수록 성취감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성취

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Rubino, Luksyte,

Perry와 Volpone(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Rubino 등(2009)은 지각된 합성이 심리

소진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인지부조화

이론과 귀인이론으로 설명하 다. 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소진이 되는 이유

는 정서 고갈이나 비인간화가 아닌 성취감

감소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연구 상

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1인 자유 직업 종사자

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합하지 않거나 고갈

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에 인지 부조화를 경

험하여 이를 성취감 감소로 귀인 하고자 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 결과를 충분

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가능한 설명 하나는

세가지 차원의 심리 소진인 정서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가 하나의 구성요인으

로 묶이는 것 자체가 설명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Maslach & Leiter, 2008)이다. 하 변인은

모두 각각 다른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 따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입

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 까지 주목

을 받아왔던 정서 고갈이나 비인간화가 아

닌 성취감 감소가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 에 하나이다.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척도의 문제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합성을 연구한 다른 논문들

과 달리 Rubino 등(2009)과 본인의 연구에서는

Piasentin과 Chapman(2007)의 같은 척도를 사용

하 다. 직업 요구와-자원을 잘 설명해주는

척도인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 은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는 이다. 지

까지의 국내 성폭력 상담소 연구들은 부

분 사회복시사와 상담심리학자를 심으로 연

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임상심리 문가, 행정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

군의 성폭력 조력자들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진 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 되면 직군

별로 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

하다.

한 심리 소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 지지, 직무 스트 스와 같은 이미 알

려진 변인이 아닌 새로운 변인의 향력을 확

인한 것이다. 직업 요구-직업자원 모델에 의한

요구와 자원간의 비율을 확인해보는 지각된

합성과 내재 동기의 새로운 변인이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한 것이다.

결과 으로,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의 심

리 소진 방을 한 노력으로, 자기 효능

감을 높이고 내재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장에 용될 수 있

는 구체 인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폭

력 상담소 종사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

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자기 효

능감을 높이고 내 동기를 증가 시킬 수 있

는 좋은 방안이다.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건

에만 반짝 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성폭력 피

해자들을 치료하고 방을 해 노력하는 이

들에 한 심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의 심리 소진이

방 되고 문성이 향상될수록 그들을 만나는

피해자들은 건강해지고 나아가서는 성폭력 사

건이 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국의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을 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이다.

상 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는 해바라기센터

의 직원들을 상으로 하 으나, 여성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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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 하는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이 연구

되지 못하 다.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

서는 더 많은 자료의 축 이 필요하다. 한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들의 심리 소진이 다

른 상담소 종사자들과 차이를 보이는지도 비

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척도의 사용에 있어

서 직업 요구-직업자원의 모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시사 과 제한 을 바탕으로 성폭력 상

담소 종사자들에 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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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elf-Efficacy, Perceived-fit, and Intrinsic motivation

on Burnout of Sexual counsel office staff

Sujin, Lim Haesook, Kim

Sunflower Center for sexual abused chil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perceived-fit, and intrinsic motivation

on burnout of sexual counsel office staff. The survey had been carried out for 83 staff.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wer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The more they had self-efficacy,

the less they were 3 dimension of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cynicism, inefficacy. The more they had

intrinsic motivation, the less they were burnout. The more they had motivation. the less they were

exhaustion, cynicism, inefficacy. Unexpectedly perceived-fit wasn ’t related to the other 2 dimension of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cynicism. The more perceived-fit the less they were inefficacy. We discus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researchers as well as for practitioners.

Key words : burnout,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perceived-fit, sexual counsel 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