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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김  영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여자경찰공무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실태와 관

계를 알아보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

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우울, 자살,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론적 고

찰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은 개인 변인(연령, 결혼관계)과 

조직변인(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개인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조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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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2-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여자경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  

  레스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등은 조절 역할을 할 것인가?

  가설 3-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대처 방식이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2 여 자경 찰 공무 원 의 직 무스 트 레스 가  우 울 에 미 치는  영향 에 

             있어 사회적지지가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3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산하 

근무하고 있는 여자경찰공무원 7,817명 중 69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Spielberger(1981)등이 개발한 경찰 스트레스 

조사척도 PSS(Police Stress Survey), Wellbrock과 Harrell(1999)의 

사회적지지 척도 PRESS(Perceived/ Received Social Support Scale),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self esteem scale),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하고 김정희와 이

장호(1985)의 요인 분석, 이은희(2006)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거쳐 최종 

선정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WCC(The Ways Of Coping Checklist), 

Beck((1967)의 우울척도 BDI(Beck Depression Inventory)이다.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서는 SPSS(Statistical Paca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다.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nch’s α)를 이용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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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F검증을,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경찰공무원은 평균 이상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우울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은 개인변인과 조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귀식은 우울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우울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어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 모두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선호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을 사용할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보다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더 효과

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울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수에 대한 배려와 

수용으로 여자경찰공무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양성평등적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며 경찰조직의 발전을 도

모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효율적 관리에 대음방안에 대한 제언을 함과 동시에 제한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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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찰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위험하고 충격적 사건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해야 하는 부담감, 일반인보다 더 많이 요구받는 직업적·도덕적 기준, 

과다한 업무와 역할, 조직구성원과의 관계(박영신·지영환, 2012), 명령과 

복종의 조직문화등 조직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를 가진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만성적인 정서적 긴장(소진)을 초래하여 

비효율적 업무수행, 우울, 냉소, 권태 등 개인과 직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하게 하고 알콜중독, 이혼, 직무 생산성의 저하, 이직 등을 

야기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박성수, 2001; 신성원, 2007; 황인희, 2009; 신성원, 2010; Anshel, 2000). 

이처럼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 찰 의  직업적·조직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 즉, 위험하고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접했던 경찰관

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신성원, 2007; 황인희, 2009), 조직 내 ·

외 적 인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이 환 범·이수창, 

2006; 김구, 2005; 김순양 등, 2002; 이완구, 1995). 

  이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직무개선, 직무만족, 경찰 행 정 , 정책적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 를  경 감 시키려는 일반 적 인 차원에서의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의 많은 연구논 문 도 같은  맥락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에 주목

해 왔다고(Clair, 2006; Green, 2004; Marmar, et al, 2006; Stephens & Long, 

& Miller, 1997)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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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일반적인  스트레 스에 대 한 기존 연구들은 

여자 경 찰 공 무원에게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여자경찰 공 무 원 들은 남성중심적인 경찰문화 안에서의 관계형성과 성차별, 

업무수행과 양육문제 등  남자경찰공무원들과는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 환경

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Young(1991)에 의하면 경찰조직은 남성중심주의와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배제와 무시를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환경과 경찰문화를 가지

고 있으며, 명령과 의사소통 라인이 고정된 엄격하고 군대 같은 위계구조

(Bitner, 1974; Lundman, 1980; Neiderhoffer, 1967)를 지니고 있다. 

  조직관계에 있어서도 남자경찰관들은 상명하복과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가부장적 권력기제라는 관념을 지니고 있는 반면(김성

언, 2006), 여자경찰관들은 인간중심, 지역중심 등 친화력에 의한 관계형성

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박선영, 2007). 

  경찰조직의 일원으로서 여자경찰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남자경찰관은 

10.8%에 불과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는 4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경찰관의 76.8%는 성차별을 느끼며 남자경찰관도 43.9%가 성차별을 인식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홍태경, 2006). 이처럼 경찰조직내의 성차에 대한 인식 

차는 현저하고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남자경찰관들의 이러한 시각과 

조직분위기는 여자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을 

주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여자경찰공무원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남자경찰공무원들과 

같은 조건에서의 승진 경쟁, 업무의 성과 창출, 당직과 동원, 야간 교대제 

근무, 원거리 동원, 훈련, 집회시위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적, 

신체적, 정서적, 가정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2011년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 조사에 의하면 여자경찰공무

원은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장문화”에서 한국여성근로자 평균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여자경찰공무원들은 

독특한 경찰 조직문화와 조직분위기에서의 직업적 스트레스와 육아, 가사등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의 혼재로 남자경찰공무원과는 다른 형태의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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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자원이 소진되는 부정

적인 결과를 겪게 되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인희, 2009).

우울은 스트레스의 대표적 증후군으로 심각할 경우 식욕감퇴, 불면증, 대

인관계 기피,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학업적, 직업적, 사회적 부적

응 상태를 초래하고 자살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흔한 심리 장애인 동

시에 치명적인 질환(권석만, 2012; 최미례, 2000) 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2011년 보도된 여자경찰관 자살 사건도 직무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과 불면증으로 괴로워 하다가 목숨을 끊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11. 2. 11).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경우에는 “맞벌이 직장인

들의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하면서 가지는 우울에 대한 연구”(이은희·

이주희, 2001)등 다수의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스트레스

와 우울의 정적상관에 관한 연구들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

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나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은(공수자·이은희, 

2006; 최미례, 2000; 김미례, 2006)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의 중재요인인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지지, 대처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은 우울에 미치는 심리적 적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Folkman & Lazarus, 1986; Abramson & Alloy, 

1988; 공수자 · 이은희 2006). 

  여자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시민의 치안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정· 조직· 지역 

사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나 아직까지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조직

차원의 대응이나 사회적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여자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대처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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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그들의 직무스트

레스와 우울의 실태를 확인하고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대처방식이 조절

변인으로써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차후 스트레스 통제

와 우울 조절, 자살 예방 프로그램, 교육, 상담 등 심도있는 연구와 개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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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은 개인 변인(연령, 결혼관계)과 

조직변인(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개인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조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2-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여자경찰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등은 조절 역할을 할 것인가?.

  가설 3-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대처 방식이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2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3 여자경 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 6 -

   Ⅱ. 이론적 배경

1. 여자경찰공무원 현황 및 실태

    

  여자경찰공무원은 1946. 7. 1 여자경찰 간부 16명 및 여경 1기생 64명

으로 출발하여 1947년에는 전체경찰의 1. 8%, 2001년까지도 4%미만에 

불과했으나 2008년 5. 8%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총 

8,101명으로 우리나라 총 경찰공무원(103,838명)의 7. 8%에 이르고 있다.  

 표Ⅱ-1 여자경찰공무원 현황 (2014. 1. 1기준, 명, 경찰청 자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全 경찰관 96,771 98,512 100,296 101,637 102,273 102,713 103,838

여경 5,641 6,392 6,600 7,013 7,194 7,817 8,101

비율(%) 5.8 6.5 6.6 6.9 7.0 7.6 7.8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각 지역별 여자경찰공무원 비율은 가장 높은 

지역(쿡 카운티)이 전체 경찰의 27.2%에 이르고 가장 낮은 지역(라스베가스)도 

전체 경찰의 10% 이상이며, 프랑스는 20.23%, 스코틀랜드는 17.2%를 

상회하는 등 이미 2000년에 10%를 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 여자

경찰공무원은 여전히 소수 그룹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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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

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이하

총 103,838 1 5 27 36 514 1,904 5,779 95,572

남자 95,737 1 4 27 35 508 1,844 5,534 87,784

여자 8,101 0 1 0 1 6 60 245 7,788

구분

미   국

프랑스
스코틀

랜드
 일본 필리핀쿡

카운티

라스

베가스

디트로

이트

마이

애미

신

시내티
휴스톤

전체 2,587 2,495 4,195 3,078 1,025 5,300 144,618 15,149 237,056 109,393

여경 699 281 1,085 676 204 664 29,261 2,602 9,290 6,613

 % 27.2 11.26 25.86 22.3 19.9 12.53 20.23 17.2 4 6

기준

년도
2000. 12 2002.4 2002.4 2002.4 2002.4

  표Ⅱ-2 각국의 여자경찰공무원 현황

 * ( 오윤성, 한국 여성경찰의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연구. 2004 경찰청 자료 인용)

   

  계급별로는 치안정감 1명을 비롯하여 경무관 1명, 총경 6명, 경정 60명, 

경감 245명, 경위 1,129명, 경사 2,423명, 경장 2,508명, 순경 1,728명

으로, 경위이하가 96.2%, 경감이상 관리자는 3.8%에 불과하다. 반면 남자

경찰공무원 중 경감이상 관리자는 7,953명으로 8.3%이다.

 

  표Ⅱ-3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계급별 현황 (2014. 1. 1기준, 명, 경찰청 자료)

 
* 2014. 1. 1 기준 전체경찰관(103,838명) 중 남자경찰관은 95,737명, 여자경찰관은 8,101명

이며, 이 중 경감 이상 관리자는 남자경찰 7,953명(7.6%), 여자경찰 313명(0.3%)으로 총 8,266명  

(7.9%)이다. (경찰청 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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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4 계급별 여자경찰공무원 현황(2014. 1. 1기준, 명, 경찰청 자료)

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8,101 0 1 0 1 6 60 245 1,129 2,423 2,508 1,728

  여자경찰의 업무는 1946. 7. 1 여자경찰 출발 당시에는 부랑자·가출인, 

성매매, 청소년 업무 등 한정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1990년 초기에도 민원실, 

청소년, 면허시험장 등 내근 부서의 보조적 업무에서 탈피하지 못했으나 

1998년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의 탄생과 여자경찰관의 채용증가, 업무능력 

인정 등으로 여자경찰의 적극적 운용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생활

안전, 경무, 수사, 정보, 보안, 홍보, 감사등 사실상 전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여자경찰공무원의 수적 증가, 다양한 역할과 보직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경찰공무원은 10%도 되지 않는 소수그룹으로, Kanter(1997)

에 의하면 소수자 그룹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각 개인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과도한 관심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즉, 소수란 상징성 때문에 여자경찰관들은 실수를 피하는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게 되고 할당제로 승진을 하게 되거나 과보호를 받게 되면 

오히려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조직애도 낮아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수적인 열세는 여자경찰관의 조직몰입도나 근무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여성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부여보다는 다분히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 초점을 

두어 여자경찰공무원의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표Ⅱ-5 기능(부서)별 여자경찰공무원 현황(2014. 1. 1기준, 명, 경찰청 자료)

계 경무 생안
수사

형사
교통

경비·

기동대
정보 보안 외사 홍보

청문

감사

통신

장비
학교

8,101 1,582 3,174 1,494 625 405 136 225 122 14 246 34  44 

비율(%) 19.5 39.1 18.4 7.7 4.9 1.6 2.7 1.5 0.2 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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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6  기능(부서)별 남자경찰공무원 현황(2014. 1. 1기준, 명, 경찰청 자료)

계 경무 생안
수사

형사
교통

경비·

기동대
정보 보안 외사 홍보

청문

감사

통신

장비
학교

95,737 4,209 46,766 20,677 4,897 10,122 3,232 1,625 968 150 1,401 1,161  529 

비율(%) 4.3 48.8 21.5 5.1 10.5. 3.3 1.6 1.0 0.15 1.46 1.2. 0.55  

 ’46. 7. 1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신설, 여성경찰국장 고봉경 총경을 비롯하여 여경간부 16명 및 여경 1기생 

64명으로 출발, 당시 성매매와 청소년 업무를 주로 처리했으나, 형사･경비 등 여경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89년부터 경찰대학 여학생 입학에 이어 ’99년 여경기동대 창설,  ’00년 경찰특공대 여경 배치 및 간부후보생에 

여성 채용, ’05년 여경채용목표제 시행 및 사법고시 여성 경정 특채 등 여성경찰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

다.(2012. 경찰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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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가. 직무스트레스(Job Stress)의 정의

  직무스트레스란 직무환경(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개인이 보유하는 능력과 직무환경에서의 요구가 상충 할 때 또는 개인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는 직무환 경 이  부 적 합  할  때  발 생 한 다 (Kendall, 

Murphy, O'Neil & Bursnall, 2000).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인간관계, 일의 양과 질, 일에 

대한 적성, 환경변화, 조직구조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조직 내의 상사, 동료, 부하 등과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며 상사의 억압적 태도, 동료와의 과도한 경쟁, 역할 갈등, 권위

적인 조직분위기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다. 일의 양과 

질에 관한 스트레스는  과중한 근무시간과, 밤샘 근 무로 인한 피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 용 할  기 회 를  얻지 못할 때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보수와 승진, 전보, 전직, 구조조정 등 조직구조적인 문제와 새로운 

상황으 로 의  환 경 변 화 는  불 안 감 을  키 워  스 트 레 스 가  증 대 될 수 있다

(박영신·지영 환, 2012). 

  직무스트레스는 음주, 흡연의 동기가 되어 직장인의 건강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울, 긴장, 불안등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개인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한국형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명 절증 후 군, 심각 한  입시와 더불어 

직장인 스트레스를 꼽았는데 일에 대한 강 박관 념 , 직장 상 사와의 트러블, 

인간관계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병을  키 우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메디

컬 투데이, 2008. 1. 20 ).

  직무스트레스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조직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이 겪 게  되 는  공 통 적 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노력과 조직적 노력이 병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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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직무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없다(한국조직학회보, 2009).

 나.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of Police officers)

       

  Violanti (1982)는 “경 찰 공 무 원 의  스 트 레 스 를 상황의 실패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직업적 요구와 이를 효과적으로 대할 그들 자신

의 능력 사이의 불균형이 인지될 때 그것이 경 찰 공 무 원 의  스 트레스”라고 

말한다(한보람, 2012 재인용). 경찰공무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며

(Anshel M.H, 2000) 경찰이 다루는 업무는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거나 

보통 사람들의 “최악의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K. W. Ellison, 1983).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시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과다한 업무, 다양한 역할, 계급구조, 근무방식 등에서 발생하며

(황인희, 2009) 그 외에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신속하고 정확

하게 대처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 일반인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직업적·도덕

적 기준, 상사·동료·부하등과의 관계, 교대근무, 무한 친절과 봉사, 업무에 

대한 적성, 승진, 발령, 보수, 성과평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박영신·지영환,  2012).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성원의 이직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신성원, 2010; 박성수, 2001). 과거에는 권위주

의적이며 집권주의적 조직문화, 열악한 근무환경, 부진한 후생복지, 적은 

보수, 부족한 장비, 인력 등에서 조직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경험했

으나 최근에는  승진, 동 료간 갈 등,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박영신· 지영환 공저, 2012).

  2012. 7. 13 미국 버팔로 대학 연구팀이 “국제 응급정신 건강저널”에 

밝힌 4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일상

적으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각 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경찰관들이 

받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불면증, 자살, 비만, 암 및 각종 건강 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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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대근무는 복부비만과 고혈압, 

뇌졸중등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메디컬 투데이, 2012. 7. 13).

  또한 2013. 4. 2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

하는 직업 30선”에 경찰관은 23위였는데, 이처럼 경찰관의 직무는 검거, 

단속이란 외형적인 업무 외에도 국민이 요구하는 기준과 역할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직무만족도 

조사, 2011년 도로교통관리공단 신분전환 경찰관 모집 결과를 보더라도 

경찰관의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이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은 타 공무원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적인 예라 할 것

이다(김병섭 2002).1)

  김혜숙 등(2003)의 전국 466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

구에서는 객관적인 스트레스는 급여나 복리후생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

장 높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인사평가와 관련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경찰서 윤수홍 경사(2006년)가 제출한 논문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관의 절반가량이 업무

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찰청에서 서울시내 일부 경찰서 직원

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상담  결과에 따르면 심리상담의 주제로 인사조직, 

직무적응, 업무환경에 관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상담이 25.8%였다. 또한 

조직 내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기능 에 지장을 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직장으로 가져가게 되므로 스트레스는 누적될 수 밖에 없다(황인희, 2009). 

  이처럼, 경찰관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

1)  2010 - 2011년 759개 직업 26,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성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경

찰관의 직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27점으로 전체 직업 중 571위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

했다.

   2011년 운전면허 시험 업무가 도로교통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경찰청이 공단직원으로 

신분 전환하는 경찰관을 모집한 결과 186명 모집에 2,654명이 지원, 14.3 : 1의 경쟁률

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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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나 경찰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도움 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 인사 불이익이란 우려 때문에 상담과 치료를 기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선입견을 희석시켜 줄 

정보제공이나 교육 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조직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다.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of Women Police officer)

  최근, 법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여 자 경 찰 관 들 의  증 가 로  일반적인 경찰

업무 외에 노약자 보호서비스의 증가, 정보화 사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제고, 

범죄발생 증가에 따른 범죄기법 등 다양한 역 할 을 담 당하 게  되 었 다. 이처 럼 

남성의 독무대였던 경찰조직에서 수적증가와 다양한 역할로 인한 여자경찰의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이영남, 2000).

  그러나 지금까지 법집행 영역은 통상 남성의 직업 문화, 혹은 경찰 문화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여자경찰의 입직 은 그 러한  문 화 에  대 한  위 협 으로 

간주되었다(Martin, 1989; 김성언, 2006). 남자다움의 가치가 남자경찰관들로 

하여금  여자경찰관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 도 록  유 도함 으 로 써  여 성 차 별

주 의 적  관점을 조장하게 되어 여자경찰관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직업에 

대한 불만족(Young, 1991)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기대와 조직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Martin, 1996).

  또한 여자경찰공무원은 남성중심적 경찰문화, 가사와 양육  등 성역할의 

고정관념, 소수그룹이란 문제 등에서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경험하며 그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물론 아동의 정서, 행동발달, 자녀와의 관계형성

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정생활, 여가활동 등 삶 자체를 불만족스럽게 여김

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홍태경, 2005).

  2011년 경찰관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에 따르면 남자경찰은 “관계갈등과 조직체계 ”에서 

2) 경찰청에서 2010. 8 - 2011. 1월까지 한국 EAP협회(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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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한국 남성 근로자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여자경찰관

은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장문화”에서 한국여성근로자 평균보다 많은 스트

레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자경찰관과 남자경찰관의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가 다르고, 남성 

지배적 인 경찰 의 근무 여건에서 남성과 여성의 처우가 그 집단을 위한 직무 

만족의 수준을 달리한다는 결과는(M artin , 1989) 이미 연구를 통해 확인

된바 있다. 

  우제태(2007년)의 전라북도 경찰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경찰관보다는 여자경찰관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보더라도 남자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93%가 남성으로 여자경찰공무원은 소수그룹이라 

할 수 있다. Kanter(1997)에 의하면 소수자 그룹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각 개인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과도한 관심에 의한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물론, 여자경찰관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 

만으로 경찰조직 내에서 지배적인 집단의 우세한 가치와 행위들을 변경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성차가 어떤  개 인 의 성별과 관 련 하 여 소수자로서의 

지위에 부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언, 2006).

  집단 내에서 소수그룹은 다수로부터 경계나 보복을 두려워하며, 전문적인 

분야에 지원을 할 기회가 적어지고, 과보호를 받게 되면 오히려 능력을 상실

하게 되고, 조직애도 낮아진다고 보았는데(박선영, 2008) 이는 여자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열의를 떨어뜨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경찰과업의 요구사항들과 부모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양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한다. 오랜 근무 시간,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남아 업무를 지속하는 열정과 조직 문화에의  동조 는 

높은 수준의 조직헌신도를 나타내는 표식이다(Dick, 2000). 이러한 행동들은 

대하여 상담·코칭등 기술을 활용,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에 의뢰 경찰청, 서울 관악서, 

서울 성동서 직원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측정과 심리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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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나 특별한 부서로의 이동을 위해 가치 있는 것들로 인식되지만 자녀가 

있는 여자경찰공무원들에게는 장애가 되는 관행들이며 자녀가 생기면 능동적

으로 조직에 머무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Lorber, 1994). 즉, 여자경찰

공무원들에게 조직의 성공 을  위해서 여성 성(성 역할)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성언, 2006).  

  그러면서도 여자경찰관들은 여성 성(성 역할)에 중점을 두거나 우선시 할 

경우 남자경찰관들이 “여 자경찰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조직에 피해를 주며 

헌신도가 낮다”고 평가(김성언, 2006)하 는  부 분 에  심 리적 부담을 느낀다. 

또한 업무의 성과, 승진, 직장 내의 자리매 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료들에게 

자신이 업무를 회피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안겨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즉, 여자경찰관은 조직 내의 역할 과 지 위를  한계 지우려는 성역할 고정

관념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 고 저항 하면서도 경찰관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기존 하위문화에 동조 하고 동 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데(김성언, 2006) 이 과정에서 여자경 찰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5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들이 겪는 조직 내 스트

레스는 자신감을 감소시키고 이 인과 관계는 관리자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Nelson & Quick, 1985) 이러한 조직분위기와 근무 

경향은 여자경찰관이 근무성과를 내고 바람직한 근무태도를 나타내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선영, 2008). 

  결국, 여자경찰공무원은 업무, 직장문화, 가사, 육아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

하나 직장 내에서 업무에 관한 격려나 독려 등, 적절한 지원에 따라서 자신

감을 증가시키거나 직장분위기를 변화시켜 조직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스트레스 증상     

  장기간에 걸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 탈진, 두통, 불면증,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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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암, 약물중독등 각종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건강장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생활

기능의 저하,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부정적 사고 등을 가져와 직무만족

이나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스트레스의 심리적 증상 중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우울

이다. 우울을 다룬 이유는 많은 연구들이 스트레스가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우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급기야는 자살에 이르게 

하며 다른 매개변인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관되게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여러 스트레스 증상에서 특히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택하여 조사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를 전제로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 혹은 대처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 해보고자 한다. 

가. 우울증(Depression)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우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Silver & Worthman, 1980 재인용). 즉,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 

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중의 하나가 우울이라 할 수 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며, 상실과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우울증을 촉발하는데(Kessler et 

al., 1997; Mazure, 1998 재인용), 생활사건이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즉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말한다. 

  Beck(1987)의 인지이론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신의 미래, 

주변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독특한 사고패턴인 認知三題(cognitive 

triad)를 지닌다고 보았다. 첫째, 우울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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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괴롭히고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며, 셋째, 우울한 

사람들은 주변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니고 있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권석만, 2012 재인용).

  우울증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인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에 

개인적 요인인 우울증이 함께 존재해야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즉, 

인지적 취약성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정적 생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오류가 개입되고 그 사건의 의미를 과장, 

왜곡함으로써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우울증상으로 발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울증은 개인을 고통스러운 부적응 상태로 몰아넣는 무서운 장애이나 

전문적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잘되는 장애이며 우울증을 지닌 많은 사람

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고통

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 정도는 우울을 경험하는데 남성보다 여성

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며 주요 우울 장애의 시점 유병률이 남자가 

2-3%인데 반해 여자는 5-9%이며 청소년과 성인이 더 걸리기 쉽다. 평생 

유병률은 한국의 경우 인구의 5.4% - 5.9%로 남자가 5 - 12%, 여자가 

10 - 25% 발생하며 여러 역학적 연구에서도 우울증이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일관된 보고이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Hankin et al, 1998; 권석만, 2012). 

  그 이유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좌절

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스트레스에 대한 여성의 대처 방

식이 비효율적이어서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있다(권석만, 2012). 

  서울대보건대학원이 발표한 자료3)에도 성별에 따른 우울증 유병률은 

3) 2010.8 -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1,163명 대상 서울대학교 관악켐퍼스 우울증 실태 및 

관련 요인 조사, 전체의 19.4%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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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23.5%)가 남자(15. 6%)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일사건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4배나 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창식· 김윤정, 2004) 이는 남자경찰공무원에 비해 여자경찰공무원이 

우울에 취약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울증 상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는 인지적 증상과,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거나 위축되며, 불안정하고 자학

적인 행동이나 자살시도 등의 행동적 증상이 나타나며, 두통, 소화불량, 

성적욕구 감소 등 신체생리적 현상이 나타난다(권석만, 2012). 또한, 부정

적인 생활사건, 일상의 문제들, 문제해결 대처 활동, 그리고 우울감의 요소가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Nezu, Nezu, & Perri, 

1989).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적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가 있으나(히긴스의 자기괴리 이론, Higgins, self- discrepancy theory, 

권석만, 2012), 최근에는 주요 생활 사건보다 “사소한 골칫거리(hassles)”와 

같은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우울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ongis, Coyne, Dakof,  Lazarus& Folkman, 1983 ; Eckenrode, 1984)  

한번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우울을 경험 한 사람 중에서 50-60%는 두 번째 우울을 

경험한다고 한다(권석만, 2012 ). 

  김미례(2006) 연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고,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진(2006)의 연구는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으며, 두금주(2006)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미례(2000)는 스트레스가 우울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동일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우울증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stress vulnerability model)에서는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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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내에 잠재해있는 취약성 요인이 촉발되어 우울이 발생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식을 지니고 있다면 적응적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고 

본다(Folkman · Lazarus, 1986; Abramson · Alloy, 1988; 공수자 · 이은희 

2006,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심

리적 적용과 직결되어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나. 자살(Suicide)

  최근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우울증과 스트레스이며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경찰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이 자살 할 위험과 한 범죄자에 의해 

살해될 위험을 비교하면 자살할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

공무원들은 그들의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살률, 

이혼율, 그리고 알콜중독률이 더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강훈 · 이창한, 2011). 

  2008년 이후 2012년 9월 까지 자살한 경찰관은 총 95명으로 우울증등 

신병비관이 54명, 가정불화 19명, 이성문제 5명, 개인비리 5명, 기타 12명

등으로 2009년 한해에만 총경 등 간부급을 포함한 14명의 경찰관이 자살

했으며, 이중 여자경찰관 자살건수는 1명에 불과하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경찰 내부의 인사적체로 승진에 대한 부담감, 업무상 혹은 생활 스트레

스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 자료, 2013).      

  또한 일반인인 경우에도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2012. 3. 19일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한국인의 자살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성자살자는 1,853명에서 5,237명으로 2.8배 늘었으

며(남성은 2.5배 증가) 2009년 10만 명 당 19.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짊과 자녀교육 등 복합적

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우울증인줄 몰라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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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분석했다(조선일보 제 28371호 기획특집, 2012. 3. 20).

  마찬가지로 여자경찰관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그대로 둘 경우 자칫 자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에 주목해야하며 경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과정을 상세히 밝혀 종합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 

4. 스트레스 중재요인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마다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스트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조절변인이 있기 때문이다(신성원, 2006).

  스트레스의 조절변인은 Cox의 거래이론에 의하면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있는데 개인적 자원에는 통제소재, 자아존중감, 성격유형, 강인성, 

성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이 있고 사회적 자원에는 직무자율성, 의사결정

참여, 직업안정성, 피드백, 응집력, 사회적지지 등이 있는데(신성원, 2006) 

두 자원을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자원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 아 존 중 감 을  사 회적 자원 중에는 사회적 

지지를 조절 변인으로 연구하였다. 

가. 스트레스 대처방식(Stress Coping)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 

유연하며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다(황인희, 2009). 사람들은 대처

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격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므로 대처는 일종의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보며, 스트레스에 대해 획일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대처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Billings & Moos, 

1982)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황인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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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zarus & Folkman(1984)은 대처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환경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문제-중심적(problem- focused) 대처

방식으로 대안의 득실을 계산하거나 환경적 압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자신이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행동에 중점을 두며 문제해결이나 환경간의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할 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정서-중심적(emotion - focused) 대처방식은 자신이 경험한 정서

적인 고통을 줄이고 적응하기 위하여 회피나, 부정, 최소화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인지적 과정을 말한다. 부정적 사건에서 억지로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려한다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나 

행동에 중점을 둔다(황인희, 2009).

  경찰관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있어 어떤 대처 방식을 사용할 경우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 연구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또 다른 연구결과는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Lazarus & Folkman(1984)은 한 가지 대처가 다른 대처보다 더 좋거나 

나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대처가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대처 방식에서 어느 한 가지 유형보다는 다양한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Pearlin & Schooler, 1974). 

  문양호 외(2006)의 연구에서는 정서-중심 대처를 감소시키고 문제-중심 

대처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나 

Marmar, et al(2006)연구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한 경찰관

이 더 심한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다.

  LeBlanc,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회피중심의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사용하여 외상증상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타났다. 또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스트레스 대처에 건강하고 효과적이며,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회피중심의 

역기능적 대처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연구도 있다(이옥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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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형식적 

행동이나 직업을 바꾸는 등의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도는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었다(Billings & Moss, 1981; Pearlin & schooler, 1978; 

Aldwin & Revenson, 1987).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Endler · Parker, 1990; Marud, 2004) 문제-중심적 대처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rud, 2004) 여자대학생들도 남자대학

생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지각하며 문제-중심적 대처를 덜 

사용하고 정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여 우울증상이 심화되는 것

으로 보인다(공수자 · 이은희, 2006 ).

  결국,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일 뿐 어떠한 대처양식이 효과적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양경미, 2013).

 나.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가 부족하거나 결여되면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서서히 잠식시켜 우울증을 촉발 시킬 수 있다(권석만, 2012).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말하며(황인희, 2009) 사회 구성원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박지원, 1985). 

  이렇게 개인의 정서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이며, 사회적지지의 원천은 배우자, 친한 친구, 가족, 동료, 

교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을 유

발하는 사건을 차단시켜주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게 된다. 반대로 사회적지지가 오랜 기간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상태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서서히 잠식시켜 우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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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할 수 있다고 본다(권석만, 2012).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며 초

기에는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의 지지”에서 차츰 "환경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에로 연구 폭을 확대해 왔다. 사회적지지가 중대한 

사건 후의 더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었으며(Schaefer & Moss, 

1996), 개인의 안녕을 증진시키고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의 효과

를 완화시키며(Cohen, 1992) 또한 사회적지지를 높게 자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에 만족해하며 스스로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귀인을 한다(Cohen & Wiles, 1995).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황인희, 

2009).

  Marmar,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은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을

수록 더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보였고 Stephens와 Long 

(2000)의 연구에서는 직장동료들의 지지나 동료들과의 대화정도가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정, 2010). 

  또한, 가족, 동료, 상사로부터의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잠재

적으로 좋아지게 만들며(Patterson, 2003), 상사로부터의 지지는 여자경찰

공무원의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Thompson · Kirk · Brown, 2005).  

 다. 자아 존중감 (Self -Esteem)

  자아존중감(Self -Esteem)은 자아개념(Self -Concept)과 혼용되어 사용

되는 개념으로 자아개념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나는 이러한 능력과 

신념과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라는 자신에 대한 지식인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 자신에 대한 호의 또는 비호의적 자아 평가로 

결정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 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된다(신성원, 2006).

  자아존중감은 자아평가의 긍정성(Baunmeister, 1998) 능력에 대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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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포함하는 자기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Maddux, 1991) 또는 

자신이 능력있고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Coopersmith, 

1967)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자원으로 작용하며 부정적인 행위나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중재요인의 역할을 한다(신성원,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응능력도 높으며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체험하며 불안감을 덜 느

낀다고 한다.

  LA다저스의 투수 류현진은 2013 시즌 22차례 선발 등판해 6경기에서 

총 10차례 만루 상황을 맞았으나 만루 상황에서도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치 

않았는데 쫒기는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정면승부를 펼쳐 

위기에 더 빛나는 강심장이란 소리를 들었다. 이 비결을 스포츠 심리전문가

들은 위기에서도 정면 승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류현진 만의 높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고 꼽았으며 다른 스포츠 선수 보다 뛰어난 

자아존중감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기량의 100%를 발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선일보 2013, 8. 14 ).

  반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

하지 못하며 성공적인 직무수행이나 역할 수행이 힘들 것으로 인식한다. 

낮은 자아 존중감이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나 심리학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원, 2006). 즉, 스트레스성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아 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촉진시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최미례, 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 존 중 감 이  귀 인 양 식 과  대처방식, 

그리고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문제 해결적이며 덜 비관적이고 덜 우울하였다(공수자등  

2006). 결국,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부적인 기분을 더 잘 조절하고 부적기분을 감소시키거나 수정하기 위한 

대처를 잘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대처의 자원

으로서 세부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최미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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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중재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 한  연 구 는  1990년  중 반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연구초기에는 대부분 직무 개선, 직무만족 , 경찰행정, 정책적 

변화 를  통 해  스 트 레 스 를  경감시키려는 제안에 국한되었으나 스트레스와 

우울을 연관지어 연구한 자료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성원은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2006)”에서 경찰관은 인구통계학적 속성이나 인지적 개인차등에 의한 

개인적 요인, 업무의 위험성 및 역할문제, 인간관계 등에 의한 조직 내부의 

요인, 일상생활이나 환경적 문제등 조직외부의 요인등에 의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자아 존중 감 을  변 화 시 킬  수 있는 교육훈련이나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인희의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2009)”에서는 소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은 역할 

과다이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 낮은 성취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의  하 위 요 인 인  정 서 적  고 갈 에 

대해서는 역할의 과다, 동료, 부하와의 관계, 물리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고, 

비인격화에는 부하, 동료, 시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다.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 감 과 스 트레 스는 업무 중에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 고  낮 은  성 취 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할 

모호성과 역할 과다 등이었다.  

  이옥정은 “경찰관 의  외 상 성 사 건 경험이 스트레 스 장애 (PTSD) 증 상에 

미치는 영향(2010)”에서 경찰관의 외상후 장애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경찰

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조직차원의 적절한 개입과 도움, 

사회복지적 관심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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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경찰청에서 경찰관의 스트레 스를 직 접 진단 하기 위 하여 전국 

경찰관  대상으로 “심리진단(2011)”, “경찰관 스트레스 조사(2012. 6. 9)”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PTSD를 겪고 있 는 (완 전  PTSD ) 경찰관은 

조사대 상자  1만4271명  중  5309명 (37 .2% )이 며  PTSD를  보유 한 (부분

PTSD) 경찰관도 1569명(11%)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한보람의 “경찰 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 울의  관계 : 직 무스 트 레 스 의  조 절 효 과 (2012)” 

연구가 있으며, 외상성 사건을 경험 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하였고 우울증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중재효과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 자아존 중 감 , 사 회 적 지 지 , 대 처 방 식 과  관련, 최미례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2000)”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중재효과가 지지되어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낮은 자아존 중 감은  우울 발병에 대한 

취약 요인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입증하고 있다. 

  김지현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 문제해 결 력 과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2007)”에서도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은 물론,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역기능적 태도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 향 을  미 치 고  있 음이 

검증되었다.  

  이유진의 “어머니의 우울, 양 육 스 트레 스 와 아 동의  행동 문제와의 관계

(2006)”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야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미례의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 효과(2006)”에서도 기혼 여성의 생활 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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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우울에  취 약 한 

경 향이  있 어  상 담 개입이 필요하며, 사회적지지가  여 성 들 의  스 트 레스 로 

인 해 유발되는 우울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충시켜주는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훈의 “경찰공무원의 긍정적·부정적 스트레스 대응방식(2006)” 의 연구

에서는 긍정적 · 사회적 스트레스 대응 방 식을  증가 시 키고  부정 적 ·파괴적 

스트레스 대응방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직에 위치한 경찰간부들의 

적절한 인사관리가 핵심적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경찰공무원의 스 트 레 스 (외 상  스 트 레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인 대상 연구 조사에 의 해 서 도  누 적 된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나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자 경 찰 공 무 원 의  직 무 스 트 레 스 와  이 로  유 발 되 는 

우울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아존 중 감 , 사 회적지지, 

대처방식 등 조절변인과는  어떻게  상호작 용 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자경찰관들에 한정하여 전제 여자경찰공무원들

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의 실태를 확인하고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자아존중

감, 사회적 지지가 상호간에 상관관계와 이런 조절 변 인들이 우울의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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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여자경찰관(7,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경찰청을 비롯 16개 지방경찰청등 근무 지역별, 부서(기능)별, 계급별, 입

직경로별, 근무 연수별로 그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지역과 근무부서가 다

양하여 전수조사가 어려워 설문조사를 원하는 여자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경위 이하가 96%(7,788명)이고 대부분 실무 업무를 하고 

있어 경위이하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위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경감과 경정은 소수이며 그 상위 

계급은 제외하였다. 

  조사 당시(2013. 7월 - 8월) 전국 여자경찰관은 총 7,817명으로 이 중  

설문에 응한 여자경찰관은 총 723명(9.2%)이나 이중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을 한 697명(8.9%)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697명을 지방청별로 분류하면 경찰청과 서울청은 114명, 부산청 73명, 

제주청 67명, 경기청 62명, 경북청 54명, 전남청 40명, 대구청 37명, 

인천청 37명, 강 원청  33명, 경남 청  31명 , 충 남 청 31명 , 광 주 청  30명 , 

대 전 청  28명 , 울산청 26명, 전북청 22명, 충북청 12명이다. 

 이를 다시 부서(기능)별로 분류하면 수사·형사 142명, 기타(교통, 홍보등) 

128명, 여경기동대 96명, 경무·청문 84명, 생활안전 73명, 정보·보안·외사 

69명, 원스톱지원센터·117  59명, 경비 42명, 112종합상황실 4명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전국 지방청에 근무하는 

여자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 방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전화요청, 메일 송부 및 출력, 우편 수합, 현장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29 -

즉, 각 지방경찰청 경위 및 경감급 등 계장, 원스톱지원센터 팀장, 반장, 

관리반에 근무하는 여자경찰관들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승낙하는 여경에게 설문조사지를 직접 우편송부하거나 

메일로 보냈다.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여자경찰관들은 각자 문항에 체크를 한 후 개인별로 

매일 및 우편으로 송부해 오거나 혹은 계장, 팀장, 반장 등이 지역별, 관서

별 설문지를 수합하여 직접 우편으로 송부해오거나 메일로 보내왔으며, 메

일로 발송된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출력하여 수합하였다.

  여경기동대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집회 현장에 

동원되는(2013. 7 - 8월 사이) 5개 여경기동대 중 대구, 경기, 부산, 광주 

등 4개 기동대원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가. 기초질문지

  연령, 학력, 계급, 입직경로, 근무분야. 근무처, 근무연수, 결혼상태, 가정

경제, 건강상태, 자녀수,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처 방식 등 10문항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나. 직무스트레스 척도 

  Spielberger(1981)등이 개발한 경찰 스트레스 조사 척도((Police Stress 

Survey : PSS)를 활용하여 직무특성에 맞게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한 다음 

지도교수의 지도와 도움을 얻어 최종 27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각의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지를  “전혀 느끼지 

않음 1, 별로 느끼지 않음 2, 보통 3, 대체로 많이 느낌 4, 매우 많이 느낌 5”에 

응답토록 하여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지표로 삼았다. 각 하위 항목의 문항 

점수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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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척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 지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Wellbrock과 Harrell(1999)이 제시한 사회적지지 척도 

PRESS(Perceived/ Received Social Support Scale)를 활용하였는데 

직무특성에 맞게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한 다음 지도교수의 지도와 도움

을 얻어 최종 13문항을 활용하였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위 사람들의 

지지, 즉 주의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의 정도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보통이다 3, 약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하위 항목의 문항 점수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나 지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지지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nch’s α = .849 였다.

  라. 자아 존중감(Self - Esteem)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self esteem scale)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척도로 직무특성에 맞게 약간의 

수정과 변형을 한 다음 지도교수의 지도와 도움을 얻어 최종 15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신의 성격, 태도, 상황등에 대하여 자신을 존중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5”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하위 항목의 문항 점수들을 합산

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 존중감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nch’s α =.814 였다.

         

  마. 스트레스 대처방식(The Ways of Coping Checklist : WCC)

  Folkman & Lazarus(1985)가 개발하고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요인 

분석 과정을 거쳐 만든 척도를 이은희(2006)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여 

최종 선정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제-중심 대처방식 9, 정서-중심 대처방식 7개 문항으로 조사대상자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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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문항수 (Cronbanch’s α 

독립변인 직무스트레스 27 .917

종속변인 우울(BDI) 15 .892

조절변인

사회적지지 13 .849

자아존중감 15 .814

스트레스 

대처방식

(WCC)

문제중심 대처방식 9 .904

정서중심 대처방식 7 .719

전체 16 .689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5” 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 항목의 문항 점수들을  합산 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관련된 대처방식을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대처방식 질문지의 신뢰도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Cronbanch’s α =.904,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Cronbanch’s α 

=.719 였다.

         

 바. 우울(Depression) 척도

  Beck(1967)의 우울척도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중 15문

항을 활용하였다. 며칠 사이에 이런 경험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그 빈도

에 따라 “전혀 아니다 0, 가끔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항상 그렇다 3”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숫자를 합한 총점이 현재 우울의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nch’s α =.892였다.

  각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의 신뢰들을 측정한 결과 Cronbanch’s α  값은 

표Ⅲ-1에 서  보 는  바와 같이 거의 모두가 0.7 이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 독 립 변 인 인  직 무 스 트 레 스  요인은 0.9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인 우울인 경우에도 0.8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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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경우에는 자아존중 감 0.8, 스 트 레스 

대처방식에서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0.9,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0.7이상으로 

각 하위 요인에 따라 그 신뢰도가 다소 다르지만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

4.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는 총723부였으나 응답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신뢰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697부를 가지고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a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오류작업 후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nch’s α)를 

이용한 신뢰도검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연령, 결혼관계, 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지역간 집단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의 완충작용을 해주는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의 유의미한 증가를 비교함으로써 조절변인의 효과

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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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107 15.4

30대 409 58.7

40대 159 22.8

50대 이상 22 3.2

계 697 100.0

학력

고졸 35 5.0

전문대졸 59 8.5

대졸 510 73.2

대학재학 43 6.2

대학원재학 19 2.7

대학원졸업 31 4.4

합계 697 100.0

결혼관계

기혼 441 63.3

미혼 247 35.4

이혼 6 0.9

사별 3 0.4

합계 697 100.0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Ⅵ-1과 같으며, 조직관계적 특성은 

표Ⅵ-2와 같다.

표Ⅵ-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Ⅵ-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들 중 30대가 409명(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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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계급

순경 150 21.5

경장 174 25.0

경사 217 31.1

경위 135 19.4

경감 20 2.9

경정 1 0.1

합계 697 100.0

입직경로

순경공채 639 91.7

101단 1 0.1

경찰간부후보생 10 1.4

경찰대학 7 1.0

기타특채 40 5.7

합계 697 100.0

근무년수

2년미만 103 14.8

2~5년 113 16.2

6~10년 180 25.8

11~15년 151 21.7

16~20년 70 10.0

20년이상 80 11.5

합계 697 100.0

근무부서

경무,청문 84 12.1

생활안전(지역경찰) 73 10.5

경비 42 6.0

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59명(22.8%), 20대 107명(15.4%), 50대 이

상이 22명(3.2%)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졸이 510명(73.2%)로 전체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졸 59명(8.5%), 대학 재학 43명(6.2%), 

고졸 35명(5.0%), 대학원 졸업 31명(4.4%), 대학원 재학이 43명(6.2%)순

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 졸 이상 고학력자가 95%에 달한다. 

  셋째, 결혼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혼자가 441명(63.3%)로 가장 많았

으며 미혼자는 247명(35.4%)로 나타났다. 이혼자와 사별자는 각각 6명

(0.9%), 사별 3명(0.4)로 나타났다.

표Ⅵ-2  연구대상자의 조직관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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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외사 69 9.9

수사,형사 142 20.4

여경기동대 96 13.8

원스톱지원센터,117 59 8.5

112종합상황실 4 .6

기타(교통,홍보등) 128 18.4

합계 697 100.0

근무지역

인천 37 5.3

부산 73 10.5

울산 26 3.7

전북 22 3.2

경북 54 7.7

경남 31 4.4

제주 67 9.6

서울 114 16.4

대구 37 5.3

광주 30 4.3

대전 28 4.0

충북 12 1.7

경기 62 8.9

충남 31 4.4

강원 33 4.7

전남 40 5.7

합계 697 100.0

  표Ⅵ-2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조직 관계적 특성을 살 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계급별 특성을 살펴보면, 경사 217명(31.1%), 경장 174명(25.0%), 

순경 150명(21.5%), 경위 135명(19.4%), 경감 20명(2.9%), 경정 1명

(0.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사 이하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7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직경로를 살펴보면, 일반 순경 공채가 639명(91.7%)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특채 40명(5.7%), 경찰간부후보생 10명(1.4%), 경찰

대학 7명(1.0%), 101단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연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6 ~10년 경력을 가진 경찰관이 

180명(25.8%), 11 ~15년의 중간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151명(21.7%)

으로 가장 많았으며, 2 ~5년 113명(16.2%), 2년 미만 103명(14.8%),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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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돈 건강 승진
가족

(자녀,남편)

관계

(친구,동료,상사)
기타 계

빈도 264 120 108 133 257 208 51 1141

백분율 23.1 10.5 9.5 11.7 22.5 18.2 4.5 100.0

이상 80명(11.5%), 16 ~20년 70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대체로 유사한 비율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무부서별 특성을 살펴보면, 수사, 형사가 142명(20.4%)로 가장 

많았고 기타(교통·홍보 등) 128명(18.4%), 기동대 96명(13.8%), 경무·청문 

84명(12.1%), 생활안전 73명(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안-

외사, 경비, 원스톱지원센터, 112종합상황실은 각각 69명(9.9%), 42명

(6.0%), 59명(8.5%), 4명(0.6%)로 나타났다.

  다섯째, 근무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114명(16.4%)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3명(10.5%), 제주 67명(9.6%), 경기 62명(8.9%)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들은 12 ~54명 정도로 5%내외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자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실태  

  여자경찰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스트레스 요인 질문에 대하여 2개 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3과 같다.

 표Ⅳ-3  여자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

  여자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표Ⅳ-3과 같이 업무

(23.1%)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가족(22.5%), 관계

(18.2%), 승진(11.7%), 돈(10.5%), 건강(9.5%)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 관계, 승진등 직업적 스트레스가 53%로 여자경찰공무원들은 일상

적인 생활 스트레스등 보다는 직무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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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다 대화 운동 술 자기계발
(자격증취득,독서,공부 등)

기타 계

빈도 252 319 176 92 186 94 1119

백분율 22.5 28.5 15.7 8.2 16.6 8.4 100.0

  여자경찰공무원은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하여 2개 까

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4와 같다.

표Ⅳ-4  여자경찰공무원 스트레스 대처방식

 여자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표Ⅳ-4와 같이 대화

(28.5%)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참는다

(22.5%), 자기계발(16.6%), 운동(15.7%), 기타(8.4%), 술(8.2%)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경찰공무원의 60.8%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대화나, 자기계

발, 운동등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비교적 건강하고 능동적인 방식

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극적 “해소 방법”을 찾고 있

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30.7%에 해당되는 여자경찰관들은 참거나 

술로 해소하는 등 소극적, 피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향후 축적된 직무 스

트레스로 인하여 개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여자경찰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 1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 변인(연령, 결혼관

계)과 조직변인(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가설 1-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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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최소값 최대값 F

연령

20대 107 3.27 .48 .05 2.00 4.59

.85

30대 409 3.35 .50 .02 2.07 4.81

40대 159 3.29 .62 .05 1.41 4.67

50대 이상 22 3.29 .66 .14 2.07 4.52

계 697 3.32 .53 .02 1.41 4.81

결혼관계

1.93

기혼 441 3.34 .56 .03 1.41 4.81

미혼 247 3.29 .47 .03 2.00 4.70

이혼 6 3.03 .41 .17 2.44 3.41

사별 3 3.84 .15 .09 3.67 3.96

계 697 3.32 .53 .53 1.41 4.81

 표Ⅳ-5 연령 및 결혼관계별 직무스트레스 평균비교

(n=697)

 

  여자경찰공무원은 평균 이상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스트레스를 연령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표Ⅳ-5와 같이 30대

에서 3.35로 가장 높고 20대에서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대와 40

대, 50대 이상은 직무스트레스가 3.30대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30대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연령별(F=.85)별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결혼관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미혼

(3.29) 보다는 기혼자(3.34)가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배우자

와 사별한 경우 3.84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이혼의 경우 3.03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F=.85), 결혼관계(F=1.93)별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개인별

(연령, 결혼관계별)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란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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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F

근무연수

2.99*

2년미만 103 3.25 .47 .05 2.00 4.33

2~5년 113 3.29 .42 .04 2.30 4.59

6~10년 180 3.38 .52 .04 2.11 4.81

11~15년 151 3.39 .56 .05 1.96 4.81

16~20년 70 3.36 .56 .07 1.67 4.52

20년이상 80 3.16 .66 .07 1.41 4.44

계 697 3.32 .53 .02 1.41 4.81

근무부서

.93

경무,청문 84 3.34 .54 .06 1.96 4.56

생활안전(지역경찰) 73 3.32 .50 .06 2.37 4.41

경비 42 3.37 .58 .09 2.22 4.67

정보,보안,외사 69 3.32 .58 .07 1.93 4.52

수사,형사 142 3.31 .59 .05 1.41 4.81

여경기동대 96 3.33 .42 .04 2.30 4.41

원스톱지원센터,
117 59 3.16 .51 .07 1.93 4.30

112종합상황실 4 3.22 .61 .31 2.37 3.81

기타(교통·홍보 등) 128 3.38 .52 .05 1.67 4.81

계 697 3.32 .53 .02 1.41 4.81

근무지역

1.12

인천 37 3.23 .71 .12 1.41 4.81

부산 73 3.27 .47 .06 2.37 4.15

울산 26 3.43 .44 .09 2.52 4.19

전북 22 3.28 .59 .13 2.44 4.41

경북 54 3.22 .55 .08 1.93 4.33

경남 31 3.49 .52 .09 2.56 4.67

  가설 1-2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Ⅳ-6와 같다. 

표Ⅳ-6 근무연수 및 근무부서, 근무지역별 직무스트레스 평균비교

(n=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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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7 3.31 .52 .06 2.11 4.41

서울 114 3.38 .58 .05 1.67 4.70

대구 37 3.36 .42 .07 2.48 4.33

광주 30 3.40 .51 .09 2.56 4.44

대전 28 3.19 .48 .09 2.41 4.59

충북 12 3.26 .56 .16 2.11 4.22

경기 62 3.26 .47 .06 1.96 4.22

충남 31 3.39 .48 .09 2.44 4.41

강원 33 3.20 .51 .09 2.00 4.22

전남 40 3.43 .59 .09 2.15 4.81

합계 697 3.32 .53 .02 1.41 4.81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근무연수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표

Ⅳ-6과 같이 11 ~15년 근무자가 3.39로 가장 높고, 6-10년(3.38), 16-20

년(3.36), 2-5년(3.29), 2년 미만(3.25)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근무

자가 3.16으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6년 이상 15년 사이 근무한 여자경찰

공무원인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가 11- 15년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가정에서 육

아에 대한 부담, 직장에서의 왕성한 활동, 승진등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기로써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가지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연수별 직무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99,p<.05)

  근무부서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기타(교통· 홍보 등) 부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경비(3.7), 경무·청문(3.4), 기동대(3.33), 생활안전(3.32), 

수사·형사(3.31), 112종합상황실(3.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스톱 지원센

터가 3.16으로 가장 낮은 직무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여자경찰공무원들은 내근 부서(교통, 홍보, 경무, 청문등)인 경우 감정노

동4)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경비부서(경비, 기동대)는 잦은 동

4) 감정 노동 또한 현대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에게 친절과 봉사

를 의무로 하는 경찰의 역할과 이를 악용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면서 경찰관의

스트레스가 배가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감정노동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많고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자율성이

떨어지며 감정노동을 장기적으로 수행한 근로자들 가운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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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부서별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93)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근무지역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와 

같이 경남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전남(3.43), 광주(3.40), 충남

(3.39), 서울(3.38), 대구(3.36), 제주(3.31), 전북(3.28), 부산(3.27), 경기· 충북

(3.26), 인천(3.23), 경북(3.22), 강원(3.20)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3.1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남5) , 울산은 노동계의 잦은 집회와 시위,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집회

(2012년), 밀양송전탑 반대 집회(2013년)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역별 직무스트레스는 근무부서별과 마찬가지로 집단별 평균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12).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변인(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지

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란 가설은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개인변인(연령별, 결혼관계별)

과 조직변인(근무연수별, 근무부서별, 근무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란 가설은 조직변인 중 근무 연수별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일

부만이 지지되었다. 

4. 여자경찰공무원 우울의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1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이 개인변인(연령, 결혼관계)와 조직

변인(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지역)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가설 1-3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개인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한 결과는 표Ⅳ-7와 같다. 

마스크 증후군을 비롯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노출 될 수 있다고 한다.

5) 경남청은 여경기동대가 없어서 집회시위 발생시 일선 경찰서 여자경찰관들이 주 3-4회 및

야간 동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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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F

연령

20대 107 1.37 .40 .04 1.00 2.86

5.13
**

30대 409 1.47 .46 .02 1.00 4.34

40대 159 1.32 .33 .03 1.00 2.63

50대 이상 22 1.38 .27 .06 1.00 1.86

계 697 1.42 .43 .02 1.00 4.34

결혼관계

3.94

기혼 441 1.40 .40 0.2 1.00 3.26

미혼 247 1.44 .48 0.3 1.00 4.34

이혼 6 1.34 .30 .12 1.09 1.91

사별 3 1.40 .20 .12 1.20 1.60

계 697 1.42 .43 .02 1.00 4.34

표Ⅳ-7 연령 및 결혼관계별 우울 평균비교

(n=697)

 *** p<.001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우울을 연령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표Ⅳ-7과 같이 30대에서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 1.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연령대의 우울의 평균이 1.42점

을 넘는 것으로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이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령대의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5.13, p<.01). 

  결혼관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미혼인 경우 1.44로 우울증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기혼·사별(1.40), 이혼(1.3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

관계에 따른 우울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3.94)

  따라서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개인 변인 중 연령별은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으나 결혼관계별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4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조직변인(근무연수, 근부부서, 근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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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F

근무연수

2.85
**

2년미만 103 1.35 .35 .03 1.00 2.80

2~5년 113 1.43 .39 .04 1.00 2.91

6~10년 180 1.46 .45 .03 1.00 3.54

11~15년 151 1.48 .53 .04 1.00 4.34

16~20년 70 1.34 .31 .04 1.00 2.37

20년이상 80 1.33 .32 .04 1.00 2.63

계 697 1.42 .43 .02 1.00 4.34

근무부서

1.38

경무,청문 84 1.42 .43 .05 1.00 3.43

     생활안전
    (지역경찰) 73 1.43 .46 .05 1.00 3.26

경비 42 1.33 .25 .04 1.00 1.91

정보,보안,외사 69 1.51 .58 .07 1.00 4.34

수사,형사 142 1.43 .43 .04 1.00 3.34

여경기동대 96 1.34 .36 .04 1.00 2.80

원스톱지원센터
,117 59 1.49 .40 .05 1.00 2.63

112종합상황실 4 1.31 .19 1.0 1.03 1.46

기타(교통·홍보 
등) 128 1.40 .40 .04 1.00 3.54

계 697 1.42 .43 .02 1.00 4.34

근무지역

2.88
***

인천 37 1.26 .23 .04 1.00 2.06

부산 73 1.33 .42 .05 1.00 3.34

울산 26 1.42 .45 .09 1.00 3.26

전북 22 1.29 .38 .08 1.00 2.37

경북 54 1.41 .35 .05 1.00 2.74

경남 31 1.26 .31 .06 1.00 2.11

제주 67 1.35 .29 .04 1.00 2.20

서울 114 1.47 .47 .04 1.00 3.34

대구 37 1.30 .27 .04 1.00 1.91

광주 30 1.40 .60 .11 1.03 4.34

표Ⅳ-8  근무연수 및 근무부서, 근무지역별 우울 평균비교

(n=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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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8 1.45 .45 .08 1.00 2.60

충북 12 1.55 .48 .14 1.03 2.54

경기 62 1.51 .51 .06 1.00 3.43

충남 31 1.58 .39 .07 1.06 2.69

강원 33 1.41 .29 .05 1.06 2.40

전남 40 1.65 .56 .090 1.06 3.26

합계 697 1.42 .43 .02 1.00 4.34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을 근무연수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표Ⅳ-8과 

같이 11-15년 근무자가 1.48로 가장 높고 6-10년(1.46), 2-5년(1.43),  

2년 미만(1.35), 16-20년(1.34), 20년 이상(1.33)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6년 –15년 사이의 여자경찰공무원이 높은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육아문제와 직장 내에서 승진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무연수별 우울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85, p<.05). 

  근무부서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정보·보안·외사의 여자경찰공무원이 

1.51로 가장 높은 우울을 가지고 있고, 원스톱 지원 센터(1.49), 생활안전

(1.43), 수사·형사(1.43), 경무·청문(1.42), 기타(교통·홍보 등)(1.40), 여경

기동대(1.34), 경비(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112종합 상황실 부서가 1.34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무부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을 근무지역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이 

1.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1.58), 충북(1.55), 경기(1.51), 서울

(1.47), 대전(1.45), 울산(1.42) 순으로 평균(1.42)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

북(1.41), 강원(1.41), 광주(1.40), 제주(1.35), 부산(1.33), 대구(1.30), 전

북(1.29), 인천(1.26) 순으로 평균보다 낮은 우울을 보였으며, 경남지역이 

1.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근무지 역 별  우 울 은  통 계 적 으 로 

유 의 미 한  차 이 를  나 타 냈 다 (F=2 .88, p< .001 ).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조직변인 중 근무연수별, 근무지역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근무부서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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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따라서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란 가설은 개인변인 중 연령별, 조직변인중 근무연수별, 근무지역별

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일부만 지지되었다. 

5.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2- 1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는 표Ⅳ-9

과 같다.

표Ⅳ-9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n=498)

독립변수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β t

전체

상수 .84 .10 - 8.39**

직무스트레스 .17 .03 .22 5.89**

R=.22(a)   수정된 R2= .05   F= 34.65   P=.000 

** p<.01

  표Ⅳ-9과 같이 설문에 참여한 여자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 치는  영 향을  알아 보 기 위 한 단 순회 귀 분석 의  결과 에  대 하 여 

살 펴보면,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정적인 영향(β =.22)을 미치고 있으며, 

이 요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은 우울을 분석하는데 유의미(p<.01)하 고 , 

이  요 인 으 로  우울을 예측하는데 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증가 할 수 록  우 울 도  증 가 한 다 고  해 석 된 다 . 따라서 

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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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스트

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0와 같다.

표Ⅳ-10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n=697)

 1. 2. 3. 4. 5. 6. 7.

1.직무스트레스 1

2.우울 .22** 1

3.사회적지지 -.02 -.38** 1

4.자아존중감 -.07 -.55** .51** 1

5.스트레스대처방식 .08* -.02 .21** .24** 1

6.문제-중심적대처방식 -.03 -.38** .51** .60** .70** 1

7.정서-중심적대처방식 .14** .42** -.32** -.38** .54**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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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

(r=.22, p<.01)가 나타났다.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적지지(r=-.38, 

p<.01), 자아존중감(r=-.55, p<.01), 스트레스 대처방식(r=-.02)은 우울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우

울과 부적인 상관관계(r=-.38, p<.01)로 나타났지만 정서-중심적 대처방

식의 경우에는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r=.42, p<.01)가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r=-.02), 자아존중감(-.07), 

문제-중심적 대처방식(-.03)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을 나타냈다(r=.1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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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 효과

  연구문제 3의 여자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의 완충작

용을 해주는 조절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을 투입

하였을 때 설명력의 유의미한 증가를 비교함으로써 조절변인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가.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가설 3-1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대처 방식이 중재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을 종속변인

으로 두고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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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1 우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우울

β t R2 ⊿R2 F

1단계
직무스트레스 .21 6.08***

.19 - 79.97***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37 -10.93***

2단계

직무스트레스 .75 2.90**

.19 .00 55.07***문제-중심적 대처방식 .07 .07

직무스트레스×문제-중심

적 대처방식
.69 2.11*

1단계
직무스트레스 .16 4.79***

.20 - 86.27***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39 11.46***

2단계

직무스트레스 .45 -2.85**

.22 .02 64.06***정서-중심적 대처방식 .39 -1.95

직무스트레스×정서-중심

적 대처방식
1.06 4.00***

** p<.01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표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점수 전체 변량의 19%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79.97, p<.00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선호 할수록 우울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우울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F=55.07. p<.001) 추가적 설명력은 미미하였다. 

  정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점수 전체 변량의 20%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86.27, p<.001).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지며 정서-중심적 대처

방식을 선호할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우울에 대하여 직무스트

레스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추가적으로 2%의 설명

력을 가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4.06, p<.001).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모두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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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1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그림Ⅳ-2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그림Ⅳ-1. 2는 우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우울 폭이 넓어지고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폭이 

줄어 우울지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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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서-중심적 대처방식보다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직무스트

레스로부터 발생하는 우울을 완충시켜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Ⅳ-4에서 

처럼 30.7%에 해당되는 여자경찰공무원들은 참거나 술로 해소하는 등 소

극적, 피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60.8% 의 여자경찰공무원들은 대화나, 

자기계발, 운동등 비교적 건강하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문제 

- 중심적 대처방식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찰 스트레스 요인이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완충효과가 있는 반면 외상성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완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성원, 2006), 스트레스 상황의 특성에 따라 정서 - 중심 대처방식이 

더 적응적일 수 있다는 연구(정은주, 2004) 도 있다. 그러므로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정서-중심대처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조절효과가 있다고 합의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가설 3-2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중재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을 종속변인

으로 두고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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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 우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우울

β t R2 ⊿R2 F

1단계

직무스트레스 .21 6.19***

.18 - 79.75***

사회적지지 -.37 -10.91***

2단계

직무스트레스 1.54 6.83***

.23 .05 67.61***사회적지지 .80 4.00***

직무스트레스×사회적지지 -1.77 -5.95***

** p<.01

  표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점수 전체 변량의 18%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79.75, p<.00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짐을 나타낸다.  

  우울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추가적으

로 5%의 설명력을 가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7.61, 

p<.001). 따라서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림Ⅳ-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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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Ⅳ-3은 우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적지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직

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가 

직무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우울을 완충시켜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가진 경우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지면 우울은 감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찰스트레스 요인이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가 있으며(신성원, 2006) 가족, 친구, 이웃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 우울을 적게 유발하고(이숙, 1987) 기혼 여성의 사회적 지지수

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김미례, 2006)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여자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켜 주는 조절 및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경찰공무원에게 가족, 동료, 친구, 이웃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예방은 물론 그 강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울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다.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가설 3-3의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재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

중감과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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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3> 우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우울

β t R2 ⊿R2 F

1단

계

직무스트레스 .18 5.78***

.34 - 175.86***

자아존중감 -.54 -17.38***

2단

계

직무스트레스 1.54 5.96***

.36 .02 131.16***자아존중감 .45 2.38*

직무스트레스×자아존중감 -1.63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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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점수 전체 변량의 3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175.86, p<.001).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함을 말해준다. 

  우울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추가적으로 

2%의 설명력을 가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1.16, p<.001). 

그림Ⅳ-4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그림Ⅳ-4는 우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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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경우 자아

존중감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직무스

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우울을 완충시켜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나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우울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높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을 감소시켜 빨리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경찰스트레스 요인이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 스트레스 요인이 행동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가 있다고 확인된(신성원, 2006)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며,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기혼 여성은 우울수준이 높고(김미

례, 2006)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심리적 기능에 대한 스트레

스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Whisman & Kwon, 1993: Brown & 

Dutton, 1995)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여자경찰공무원에게 자아존중감은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조절 및 중재효과가 있을 것이란 가설은 지지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자경찰공무원들은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우울

정도가 낮은 것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

감이 인지적 취약성을 감소시켜 우울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조율효

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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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과중한 업무나 

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혹은 충격적이거나 위험한 사건을 경험 

한 후에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에 주목하여 연구를 실시해왔으나, 

소수 그룹인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93%가 남성인 경찰조직과 위계적 경찰문화 안에서 업무와 육아 등을 

병행하며 경찰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자경찰공무원들은 남자경찰공무원

과는 다른 형태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기초질문지, 직무스트레스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우울 척도

등 6개 96문항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등이 우울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지 가설을 설정하여 F검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구체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경찰공무원들은 연령이나 결혼, 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지역

에 상관없이 평균이상(3.32)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직무스트레

스는 11-15년 근무한 30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결혼관계는 

사별, 기혼 순이었다. 근무부서는 기타(교통·홍보 등), 경비, 경무·청문 순

이었고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고 울산, 전남 순이었다. 여자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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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변인(연령, 결혼관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조직변인(근무부서, 근무지역, 근무연수)중 근무연수에 따라서

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개인변인(연령, 결혼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조직변인(근무부서, 근무연수, 근무지

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둘째, 여자경찰관의 우울은 평균이 1.42로 우울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우울이 전 연령대에 나타나고 있었다. 우울은 11-15년 근무

한 30대의 여자경찰공무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결혼 관계별로는 미혼, 

기혼, 사별 순이었다. 우울이 높은 근무부서는 정보·보안·외사, 원스톱지원

센터 순이었으며, 근무지역은 전남, 충남, 충북 순이었다. 여자경찰공무원

들의 우울은 결혼관계,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 

근무연수, 근무지역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여자경찰공무원의 우울은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란 가설은 각각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경찰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증가 할수록 우울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상

성 사건 경험이 많은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

하며(한보람, 2012),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기 효능

감과의 부적 관계를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두금주, 

2002; 최미례, 2000) 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란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를 토대로 여자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지수가 높은 연령대, 근무연수, 근무지역을 

선정하여 심리치료, 상담프로그램, 교육 등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조직적 

차원의 대안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근무

부서나 근무지역이 우울이 높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대처방식이 개입



- 57 -

되면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3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경찰공무원들은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문제-중심적 대처

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 방식 모두 조절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지나 문제-중심적 대처 

방식을 선호 할수록 우울이 낮아졌고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

할수록 우울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경찰공무원들이 

직무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을 모두 사용하지만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과도한 사용은 그 개인에게 부가적 정서적 문

제들을 야기 할 수 있고(공수자·이은희, 2006) 우울지수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후 교육이나 상담과정에서 문제-중심대처 방식 사용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여자경찰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사회적지지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지수가 감소하여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지지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효과를 변화시

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높은 사회적지지나 자아존중감이 기혼 여성 의 

우울경향성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김미례, 2006) 

결과와도 일치한다. 사회적지지는 대화를 통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가족, 

동료, 친구, 이웃 등 중요한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형성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소속감이나 개인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완화

시키고 내적힘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는 완충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를 바탕으로 여자경찰공무원들은 평균이상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지

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우울지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여자경찰공무원들이 직무스트레

스에 대하여 대처방식을 적절히 사용하고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우울지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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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릴 수 있다. 

  여자경찰공무원과 타 여자공무원, 전문직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대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명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여자경찰공무원은 6년

에서 15년 정도 근무한 30대의 기혼인 경우에 가장 많은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하면서 임신, 출산, 양육, 

가사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 매진을 하지 못하면서 

업무, 동료 간의 갈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여자경찰공무원들이 잦은 동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도 육

아에 대한 부담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동료들의 배려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적 조직문화, 성인지적 

복지제도의 확충, 육아문제와 업무의 병립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으로 여자경찰관의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경찰조직 내에서의 조

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형식적인 고충처리 절

차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보다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울보다는 직무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

에 중점을 두어 경찰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즉, 스트레스 관리교육이나 프로그램, 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경찰조직내의 동료와 상사의 배려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지지문화 

형성, 여경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

자경찰공무원의 직장 내 스트레스는 상사나 동료의 지지나 독려 등 적절한 

지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긍정적 지지문화는 여자

경찰공무원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거나 직장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조직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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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경찰관서별 전문상담 및 임상심리 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치료과정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능력 배양은 물론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으

며 전문가의 지원과 개입을 통해 정확한 문제진단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1회 실시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 일 수가 있다. 즉, 설문조사 당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

거나 치안상황이 많은 경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사, 동료의 태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많다고 응답할 수 있고 반대로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거나 상사,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등 내부 만족

도가 높은 시점일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 종단

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을 본청과 16개 지방청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답

변한 응답자의 수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스트레스 지

수를 절대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

거나 낮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표본 추출이 가능하도록 전국 지방청 별 

여자경찰관 수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여자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여자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실태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지역적 특성과 기능(부서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차후 지역별(지방청별) 혹은 기능별(부서별)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구체

적이고 추가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여자경찰공무원이 가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정확도를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기보고식 설문지(qustionaires)이므로 연구대상자가 왜곡하여 

반응할 경우 통제가 어렵다는 제한 점이 있다. 스트레스나 우울에 관한 

질문에 자신이 경험한 사항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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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답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의 지수가 개인의 현 상황

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면담 등 질적연구를 통해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여자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처음이고 

연구대상자가 700여명으로 전체 여경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었으나 타 여성공무원, 전문직, 

가정주부, 서비스직, 생산직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남·여 경찰공무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각각 스트레스 요인은 어떻게 다른지, 우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전체 

경찰공무원이 가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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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Woman Police 

Offic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ss-Coping, 

Social-Support, Self-Esteem

                     Kim Yeong-ok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sis Director: Kim Seong-bong

     
            

  This thesis studies the relations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woman police officers and moderating effects of stress-coping,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For that purpose, theoretical 

study on job stress, depression, suicide,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s done and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are 

formulated.

  Research question 1

  Are job stress and depression influenced by individual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or organizational variables(length of service, 

working department, working area)? 

  Hypothesis 1-1 Woman police officers' job stress varies with 

individual variables. 

  Hypothesis 1-2 Woman police officers' job stress varies with 

organization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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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othesis 1-3 Woman police officers' depression varies with 

individual variables. 

  Hypothesis 1-4 Woman police officers' depression varies with 

organizational variables. 

  Research question 2

  Does woman police officers' job stress correlate with depression?

  Hypothesis 2-1 Woman police officers'  job stress correlates with 

depression. 

  Research question 3

  Do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moderate between 

depression and job stress of woman police officers.

  Hypothesis 3-1 Stress coping arbitrates between depression and  

job stress of woman police officers.

  Hypothesis 3-2 Social support arbitrates between depression and  

job stress of woman police officers.

  Hypothesis 3-3 Self-esteem arbitrates between depression and  

job stress of woman police officers.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a self-report 

questionnaire is used. 697 among 7,817 woman police officers of Korea's 

16 regional police offices answer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police stress measure from Spielberger(1981)'s Police Stress 

Survey(PSS), the Perceived/Received Social Support Scale(PRESS) 

of Wellbrock and Harrell(1999), the self esteem scale of 

Rosenberg(1965) which is translated into Korean by Jeon 

Byeong-je, the Ways Of Coping Checklist(WCC) developed by 

Folkman and Lazarus(1985) are used. WCC's factor analys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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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by Kim Jeong-hui and Yi Jang-ho(1985)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done by Yi Eun-hui(1985). And Beck(1967)'s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is also used as measures.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WIN 18.0 

program i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of questionnaire responses.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 of the survey 

is verified by th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Cronbanch’s α) to 

prove objectivity and correlation analysis is done to see interrelations 

among factors. F-verification is done to analyze group difference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is executed to study effects of job 

stress on dep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s done 

to verify moderator variables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The result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oman police officers' stress level is above the average, 

but, depression level is low. Job stress and depression partially 

vary wi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Second,  job stress of women police officers is found to give 

qualitative effects on their depression an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meaningful results on depression analysis. 

  Third, both of problem-focused coping style and emotion-focused 

coping style have moderating effects on depression. Woman police 

officers who prefer the problem-focused coping style have low 

level of depression, but, women who have emotion-focused coping 

style have high level of depression. The results imply that the 

problem-focused coping method can be more effective than the 

emotion-focused coping style to relieve job stress. 

  Fourth, the interaction effects on depression between job stress 



- 73 -

an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The 

results imply tha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have moderating 

effects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To conclude,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for minorities are 

needed to reduce woman police officers' job stress. The national 

police agencies need to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for woman 

police officers to flourish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mong 

workers. They are the key to development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healthy society.  

  This thesis proposes effective ways to tackle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woman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findings and 

discusses their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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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정과 업무를 병행하면서 꿋꿋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하고 있는 여자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들이 직무수행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반응, 개인

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우울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여자경찰

관의 처우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학술적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며 본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지도교수 : 김 성 봉 

                        연구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영 옥  

                                 ☎ 010- 8829- 1438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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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문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문항에 ˅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귀하의 학력은?(각 과정은 중퇴 및 재학을 포함합니다.)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재학 ⑤ 대학원 재학

⑥ 대학원 졸업

3.귀하의 계급은?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

4.귀하의 입직경로는?

① 순경공채 ② 101단 ③ 경찰간부후보생 ④ 경찰대학 ⑤ 기타특채

5.귀하의 근무년수는?

①2년 미만 ② 2-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16-20년 ⑥ 20년 이상

6.현재 근무하는부서는?

①경무,청문 ②생활안전,지역경찰 ③ 경비 ④ 정보,보안,외사 ⑤수사,형사

⑥여경기동대 ⑦ 원스톱지원센터,117 ⑧ 112종합상황실 ⑨ 기타(교통,홍보등)

7.결혼관계는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8.직장 내의 스트레스가 가정에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① 아주많이미친다 ② 많이 미친다 ③ 보통이다 ④그저 그렇다

⑤ 전혀미치지않는다

9.귀하가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스트레스 요인)는 무엇인가요?(2가지 선택)

① 업무 ② 돈 ③ 건강 ④ 승진 ⑤ 가족(자녀,남편)

⑥ 관계(친구,동료,상사)⑦ 기타

10.고민(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2가지 선택)

① 참는다 ② 대화 ③ 운동 ④ 술

⑤ 자기계발(자격증 취득,독서,공부등)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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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    용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전혀

느끼지 

않음

별로

느끼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11 교대근무(주․야간, 2교대, 3교대등)

12 업무, 훈련에 대한 부담

13 동료경찰관의 업무회피 혹은 비협조

14 범죄자에 대한 검찰, 법원의 관대한 처분

15 업무와 관련 경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16 감독자의 부당, 불합리한 지시․감독

17 상급부서의 불충분한 지원, 과도한 관여

18 비번(휴무일), 원거리 동원이나 근무

19 가정폭력 사건처리 및 개입

20 강력범죄 사건처리 및 개입

21 청소년 범죄 사건처리 및 개입

22 감독자와의 관계의 어려움

23 경찰 내부의 까다로운 규제, 징계

24 경찰에 대한 주민의 비난

25 주민 동원, 주민과의 관계

26 공격적 군중과의 대치

27 경찰에 대한 부정적, 왜곡적 언론보도

28 현장에서 즉시 해야하는 결정, 판단

29 시민으로부터의 개인적 모욕

30 주취자 처리

31 부족한 인력

32 비 경찰 업무 수행

33 승진 또는 포상, 성과, 경쟁

34 장비, 급여의 문제

35 높은 윤리적 기준에 대한 요구

36 신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

37 이론과 현실의 차이에 따른 직무 갈등

다음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중 경험 하실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스트레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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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주요 내용

사회적지지 감정을 느끼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8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직장 상사가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한다.

39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경찰관이 아닌)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한다.

40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지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한다.

41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지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한다.

42
나는 다른 동료경찰관에 대한 강한 동료애

를 가지고 있다.

43
국민이 경찰을 지지하는 언동과 태도는 업무 

수행에 활력소가 된다.

44
경찰관이란 직업은 나를 올바로 살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45
누군가 경찰을 욕하거나 무시하면 분노가 

생긴다.

46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조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47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가족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48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친구들은 나를 지지

해줄 것이다.

49 나는 경찰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50 나는 경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귀하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사회적지지)에 대한 질문입

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의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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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주요 내용

자신의 존중감에 대한 생각

전혀 

아니

다

그렇지 

않은편이

다

보

통

이

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51
나는 내 자신이 가치있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2 나는 내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53
나는 그다지 성공을 많이 하지는 않았으나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5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비교적 일을 잘 할 수 있다.

5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7 아이들은 나를 존경한다.

58 내가 없으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

59 나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60 나를 위한 보상을 하는 편이다.

61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62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3 누군가 나를 모욕, 질책을 받아도 견디어 낼수 있다.

64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자주 책망하는 편이다.

65 나는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귀하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잘 나타낸 문항

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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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요 내용

사용하는 정도

전혀 

아니

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

로그

렇다

항상

그렇

다

66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한다.

67
나는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68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69 나는 그 일로부터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70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한다.

71
그 일로부터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

견한다.

72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애쓴다.

73 나는 긍지를 갖고 꿋꿋이 버티어 나간다.

74
나는 그 일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

내려고 협상하고 타협한다.

75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군다

76
나는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77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78
나는 이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7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80
나는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한다.

81 나는 잠시 그 사건으로부터 물러나 있는다.

 귀하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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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요 내용

정   도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82  나는 슬프고 기분이 울적하다.    

83 나의 외모는 추하다고 생각한다

84 나 자신이 무가치한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85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86 나는 매사에 나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한다.

87 나의 앞날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다. 

88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렵다.   

89 나는 쉽게 화가나고 짜증이 난다.         

90 진로, 취미, 가족, 친구에대한관심을잃었다.   

91
어떤 일에 나 자신을 억지로 내몰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다.

92 인생은살가치가없으며죽는게낫다고생각한다

93 식욕이 없다. 또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94
불면으로고생하며잠을개운하게자지못한다. 

또는지나치게피곤하여너무많이잔다. 

95 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96 성(sex)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요즘 며칠 사이에 이런 경험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그

빈도에 따라 적절한 숫자에 O표 하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체크가 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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