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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및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이 승 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요 약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

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234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교권에 대

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고,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대

응표본 t-검정과 보리치(Borich) 요구도 공식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The Locus for Focus모델을 활용하여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이를

종합하여 최우선 순위 요구 항목을 도출하였다. 교권에 대한 인식은 교권의 보장

정도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교권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동·휴식에 대한 교

권으로 나타났으며, 신분·재산상의 교권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구분석을 종합한

결과 최우선 순위 요구의 교권으로 도출된 것은 네 가지 항목이다. 교육에 대한

교권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학생 지도 결정권으로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교사들은 교사라는 지위에 주어지는 교사들의 고유한 기본적인 권리

인 교육권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실현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항목은 노

동·휴식에 대한 교권 중 ‘나는 근무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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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가 최우선 순위 요구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 시간 외에 근무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

며, 근무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교사의 교

권 인식이 어떤 과정으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

로, 교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다시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순차

적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매개모형을 신속하게 검증하는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였다. 교권 보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

하는 교사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타인과

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강화되고 심리

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쳐 소진 경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의 순차적 완전 이중 매개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번 습득하면 장기적이고 전파력이 높은

개인 심리적 기제인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등

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긍정심리자본을

키울 수 있는 역량 강화 연수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 경험 및 긍정적인 자기 대화, 긍정적인 상상, 긍정적

인 행동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자는 교사에게 성과에 대한 피드백, 성

장 기회 제공,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칭찬 등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교사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주제어: 초등학교 교사,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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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교육은 학교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생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교사는 교육의 핵

심 주체로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 물리적 환경의

조성, 행정적 지원체제의 정비 등 학교 교육을 위한 제반 조건 중에서 교육의 질

을 결정하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교사가 가진 가치관

과 신념은 학생의 개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태도와 행동은 아동

의 태도 형성 및 전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진숙, 2009; 최

인재, 2013). 또한 교사 변인은 주 양육자 다음으로 아동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다(이유미, 안지혜, 2014; Wenglisnksy, 2000).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되고, 교육환경에서 권리가 가지는 가치

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서, 교사를 학교 교육의 중요한 주체가 아닌 객체로

간주하거나, 교육의 측면을 지원하는 서비스 공급원 정도로 축소화하는 사회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한정수, 2010). 이러한 상황에서 교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교

사는 심리적 소진과 탈진,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이경순, 2014). 교사가 교권

침해와 교권 상실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교직에 대한 후회와 회의감을 넘어

서, 심리적 소진과 더불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일 처리를

보이게 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교권과 교직의 만족감

저하뿐만 아니라 교육권침해와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심

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정호열, 2010; 조용선, 2018).

교권은 교사가 교육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와 교직

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책임과 의무를 수행 함에 있어 보장받는 신분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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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사회 환경 등 제반 조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로 정한 교

사의 신분과 사회적 권위에 관한 교사의 권리와 함께 교직이라는 직업인으로서

의 권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임승렬, 2007). 교권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하며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 현장의 질 관리 측면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조영일, 2023).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

권 침해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2022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이

59건(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49건(27.3%),

공무 및 업무방해 25건(13.9%), 협박 20건(11.1%)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

권 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다(교육플러스, 2023.

09. 15.). 이렇듯 교권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연·병가를 내거나, 휴직 또는 학급을 바꾸는 방법 등의 소극적 대처뿐인 실정이

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보호 4법을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

지위법에 대해 개정 및 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2023. 11. 17.). 교육부는 교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미흡하다고 느낀다(장일영, 기영화, 2020; 조영일,

2023).

2022년의 보도 자료와 통계자료에 의하면 5년간, 교직 경력 1년 이내 면직한

교원이 31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절반인 163명은 초등교사로 확인되었다(교

육부, 2022).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정책 포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

제출한 자료, 2022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보도자료(소봄이, 2023.

05. 31.; SBS, 2022. 06. 22.)를 통해 파악한 결과 타 학교급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의 교권 침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조영일, 2023).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교사라는 직업적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OECD 47개국 중 3위에 달했다. 한국

교사들이 OECD 교사 평균에 비해 상대적인 교사의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학

생들의 위협과 언어폭력’이 5위,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 대응’은 7위로 최상위권

으로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23. 09. 24.). 이는 그만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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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교사들이 학생들과 접촉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최근

언론에서 교권 추락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들이 일부 교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

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교권 침해 상황에 노출된 교사들은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이 크지만, 이러한 어

려움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교사 혼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실정

이다(이주영, 유재경, 2020).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훈

육을 하지 않으면 자기 조절력이 떨어진다. 가정에서 하지 못한 역할을 학교가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교사에게 그럴만한 생활 지도권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

며, “아무런 수단이 없는데 교사가 무슨 수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아동

학대범으로 몰리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인터뷰를 하였다(에듀프레스,

2023. 09. 08.). 교권 침해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반복적인 수업 방해나 학부모의

욕설과 위협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도 많이 있으며, 폭행이나 성희롱에

시달리는 교사도 드물지 않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질서 체계의 필수 요소이다

(배필수, 엄준용, 2016). 교사의 교권 침해 대처 과정을 조사한 결과, 자신에게 일

어난 일에 대해 자신의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며 자

책, 수치심, 우울감을 느끼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좌절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며 불안, 분노, 신경증, 공포와 같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하였

다(김여현, 2018). 교사들이 교권 보장을 받지 못하면, 교사들은 정서적으로 불안

정해지고,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의 역할과 교권 보장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과 교육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훈육이 보편적인 인권이라

는 가치와 충돌하면서 모순적인 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이승미, 최보영, 2023).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보장 수준은 교육기본법 제 14조 제 3항과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 4항 등 법령에 의해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인권과 교사 자신의 인권 그리고 교권이 복합적으로 개입된 갈등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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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초등교사 대상 선행 연구에서는

교권 보장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는 것(양다경, 이연승, 2012; 이다은, 2017;

이세연, 2015; 이정화, 2011)에 그치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교권이 무엇

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떠한지를 살피고, 교권에 대한 최우선 순위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의

미 있는 일이다.

최근 연구에서 초등교사의 역할 모호성,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서 오는 심리적

소진보다는 신체적 고갈이나 심리적 안정감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교직 회의감과

교권에 대한 위기감이 심리적 소진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였다(배필수, 엄준

용, 2016; 서형기, 2018; 정연흥, 유형근, 2015). 유현영(2014)의 연구에 따르면, 교

사의 교권 인식이 높을수록 소진이 줄어든다고 하였고, 교권 인식이 낮을수록 소

진은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오성은(2005)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낮은 대우를 받

고 관료적 운영 상태에 있을 때, 근무 의욕과 사기가 낮아져서 소진이 발생하므

로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교

권 침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교권 위기감과 교권 상실감이 가져오는 결과로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에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리적 소진은 인간관계를 매개로 타인을 돕는 조력직에 많으며, 특히 다른 직

종보다 학생, 학부모, 동료와 관리자와 관계하며 상대하는 교직에 훨씬 많이 나

타난다(Farber, 2000).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교사 개인의 의욕과 자존감,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김지선, 2020, 박현웅, 2023; 정연홍,

유형근, 2015; Farber, 2000). 교권 침해는 교사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에게도 부

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교사의 역할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정체성 위축과 회의를 갖게 하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권오형, 2010; 오연희, 손현동, 오익수, 2019; 정혜림, 2019; 황보희,

이지연; 2019).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상의 교육과 지원

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탐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 심리적 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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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와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이미라,

전향신, 박분희, 2020; 이병선, 장혜진, 2020; 이영만, 2013; 조환이, 윤선아, 2014).

교사 개인 내적 요인에는 긍정심리자본, 성격유형, 스트레스, 전문성, 정신건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이 있다. 개인 외적 직무 환경적 요인으로는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사회적 인간관계, 도전 기회의 부족, 업무 과다와 같은 직무 특성

변인과 조직풍토, 학교장 지도성, 학교 규모와 같은 조직특성 변인 등이 있다.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교사들의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행복을 증가시키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주목받고 있다(김나경, 이동귀, 2019; 홍지

윤, 2023). 긍정심리자본이 다른 자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고 우위점을 갖는 이유

는 고유성이 있고, 더욱 장기적이고, 축적되며, 연계성이 있고 재충전이 용이하다

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철, 2012). 긍정심리자본은

조직 구성원들의 적응력 및 효과성을 향상 시키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

심리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도 한다(하미승, 2014). 조환이와 윤선아

(2017)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요구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연구에서 긍

정심리자본이 초등교사의 업무과다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한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으면 전

파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심리적 소진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을 교

육하거나 훈련을 통해 개발한다면 심리적 소진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남현준, 2018).

교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많은 학자가 사회적 지지

를 꼽는다(박현웅, 2023; 서형기, 2018; 이다은, 2017; 정보용, 2018). 사회적 지지

는 개인의 대인관계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Cohen & Hoberman,

1983),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지영, 2016).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유지혜, 2008). Pettegrew와 Wolf(1982)는 사회적

지지를 교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관리자가 기꺼이 들어주고자 하는

지,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필요한 지지를 제공

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관리자 지지와 교사의 이야기에 동료 교사가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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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외부인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

료 교사 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최근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지지와 긍

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다(곽미아, 2022; 김지선,

2020; 박현웅, 2023; 임상미, 2021). 오윤석(2023)은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

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지선(2020)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곽미아(202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미

(2021)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행

정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 수준을 높여 자

기효능감과 희망, 낙관주의와 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교권 인식과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이 보호되어 교권이 보장된다는 느

낌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된다. 그러나 교사가 교권에 대한 위기감을 지속적으

로 경험하면 교사로서의 권위 및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낮은 교권 보장

정도에 불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교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오주석(2018)의 연구에서 보직교사와 고경력 교사

일수록 교권 보장 정도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

이 교권침해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은 1순위 동료에게 조언 및 협조(79.7%), 2

순위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 따름(12.4%), 3순위 교원단체 교직상담실 이용

(4.5%), 4순위 관련 법령이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3.4%) 순으로 나타나, 교사가

가진 교권 인식 정도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즉, 자신의 교권을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지지 경험은 달라지게 된다.

교사의 교권이 보장되어 교권 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강화된다는 김

선희(2021)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교사가 권리 존중을 받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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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권리 존중의 하위변인의 경우 근로 환

경권, 보육 과정 운영 자율권, 신분 보장권 모두 긍정심리자본에 유의 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과 도미향(2022)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자원인 긍정심

리자본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사가 지각하는 교권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

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교사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

하고, 교사들이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임정미와 유기웅(2021)은 교권 관련 연구 동향 분석에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인식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분야에서 피해

교원의 경험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

적하면서 교육학 분야에서 교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조환이와 윤선아(2014)는 심리적 소진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조직특성과 근

무환경 변인을 매개 또는 조절 효과 변인으로 설정하여 모형을 설계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하였다(서형기, 2018).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보호하여 심리적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

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교권 인식과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에 초점을 두고 교사의 소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권 인식

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경로를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변인들을 설정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따라서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인과관계를 교육 환경차원에서의 변인

과 교사 개인 차원에서의 변인을 동시에 설정하고 확인한다면, 보다 통합적인 이

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를 통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과 관련이 있으며(김성은, 2019; 유현영, 2014;

손정은, 2021), 교권 인식 수준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라고 불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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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민정, 유희정, 곽정인, 2017)와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심리적 소진을 낮추고(서미옥, 2017; 손진희, 박형신, 2021; 오숙자, 2017;

이다은, 2017; 이유진, 2021), 교권 인식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며(김선희,

2021), 긍정심리자본이 높으면 심리적 소진을 낮춘다는 연구(문경희, 2022; 이미

라, 전향신, 박분희, 2020; 정숙희, 김익균, 2020), 사회적 지지의 기능들이 긍정심

리자본의 수준을 증진 시킨다는 연구(김지선, 2020; 오윤석, 2023; 최아라, 이숙,

2016)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이중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

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이를 설명하는 모형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에 대해 확인이 된다면 교사가 교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서적으로 안정

감을 가지면, 관리자 및 동료 교사와의 사회적 지지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먼저,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교권에 대한 인식과 최우

선적인 교권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 차원의 변인인 사회

적 지지와 개인 내적 차원에서의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초등학

교 교사의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경로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리자 및 동료들의 지지를 통해 교사들

이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게 하여 교사들이 더 이상 심리적 소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무너져가는 교권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이 교권 보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

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

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강화되고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소진이 오면 신체적으로 지치고, 직무에 무능감과 냉담

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과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심리적 소진을 줄이

기 위한 변인 탐색은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대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

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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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 신분·재산

에 대한 권리, 노동·휴식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 교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교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이중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연구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교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은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는가?

가설 2-1.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

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

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

리자본은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할 것이다.

나. 연구모형

위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인으로, 심리적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설정

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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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교권 인식

이 연구에서 교권 인식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을 포함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한 권

리와 사회적·경제적 생활 안정과 노동·휴식에 대한 권리까지 보장받아야 할 권리

와 권위를 말한다. 또한 교권 실행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면서 다양

한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의 안녕과 같은 정신장애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사

용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사회적 지지란 Caplan, Cobb, French, Harrison 그리고 Pinneau(1980)가 개발

한 질문지를 박성호(2001), 유정이(2002)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

다.

다. 긍정심리자본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직무, 과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 동기부여를 통한 다양한 심리적 성향 및 통합이며, 한 개인의 긍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교권 인식 심리적 소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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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심리발달을 의미하며, 긍정심리자본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성장과 변

화에 열려있는 상태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한정옥, 20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Luthans, Avey, Avolio와 Peterson(2010)에서 제시된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활용

하여, 김규태와 최경민(2014)이 학교 상황을 고려한 용어로 수정·보완하고, 정필

영(2017)이 사용한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심리적 소진

심리적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으로 무력감, 절망감, 부정적 자아개념 및 자기 직업,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한다(Maslach & Jackson,

198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척도를 김정휘(1992)가 번안하고, 장현일(2020)이 초·중등교사

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소진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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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권 인식

가. 교권의 개념

교권의 개념은 범위나 성격을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인식

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사전적, 역사적, 학문적, 법률적

의미에서 교권이란 용어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교권 개념에 대한 학부모와 학

생 그리고 교원 간의 입장 차이도 클 것으로 짐작된다. 교권 개념이 법률적 개념

이라기보다 사회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불명확성이 있다. 교육에 대한 철학 자체

도 변화하고 있어 교권 개념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조기성, 2019). 그래서 교

권에 대한 종합적 정의를 한 가지 관점으로 요약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교권 존중을 위해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교원의 전문성 존

중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2항과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도 교권 존중의 당위성과 중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 국가적 측면에서 교원의 권리와 예우를 보장하고 있다

(황보희, 이지연, 2019). 교권의 개념에는 교원의 지위와 권리 또는 인권 그리고

교육권 등의 개념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권의 개념은 교

사의 인권에서 출발했으며 그 본질적 개념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교육권을 의미한다(정순원, 2011).

조수현(2005)은 교권을 교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기능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적인 지식, 능력, 기술

의 소유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부과된 사회적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

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그 전문직에서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을 다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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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라고 제시하였다.

조환이(2015)의 연구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직접적인 학생 교육권뿐만 아니라

교원의 신분․재산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교권이란 교사의 교육활동

에 따른 법과 제도적 근거를 갖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였다. 즉, 교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적

인 교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복지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사회․신분상

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9)은 교권을 교원의 직무 역할을 이행 함에 있어 일

정 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위를 인정받

고, 부과된 책임과 임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전문직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기성(2019)은 교권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교원의

인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교권을 교원이라는 지위를 향유하는 인간

으로서의 권리와 기본권으로 설명한다(조기성, 정상우, 2016). 둘째, 교원의 교육

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로 학습자, 보

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김범주, 2001). 셋째, 교원의 권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의 자율성을 지닌 전

문가로서의 교직의 특수성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김범주, 2006; 김운종,

2013). 여기서 교권은 기본적인 인권, 교육권, 권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병선과 장혜진(2020)의 연구에서는 교권을 권위와 권리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교권은 신분보장과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전문직으로서 자율권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복지적 측면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학

생들을 교육할 법적인 교원으로서의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사를 보다 교육활동의 주체자로 보면서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세린과 정윤경(2021)의 연구에서는 교권을 일반적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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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교사가 갖는 교육권은 학생의 학

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 본질상 인정되는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선택 결정권으로 보아야 하며, 그 세부 내용으로는 수업 내용 편성

권, 성적 평가권, 교재 선택권, 생활 지도권, 징계권 등이 해당된다(노기호, 2008).

교사의 권위는 전문성을 보장한 교육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것으

로, 학생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위신이라 할 수 있다.

조영일(202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의 범위를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을 지도하는 근무 시간 내에서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으나 교권이 영향을 주는 범위는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과

근무 시간 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방과후 과

정, 돌봄 시간, 거주하는 아파트, 학원 등 학교 외 공간과 근무 시간 외에도 교권

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게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모든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교권은 전문인으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

정하는 지위와 역할을 말하며 법적으로 교사에게 부여된 지위와 역할 수행과 관

련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또한 교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역할수행에 있어 부당한 간섭배제와 교육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권리

와 교원으로서 국가 전체가 인정하는 안정적이고 필요한 복지를 제공 받으며, 사

회·신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전, 2012; 이정화,

2011; 황준성, 2014).

선행연구에서 교권의 개념에서 교사의 권위와 권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으며(고전, 2012; 김민규, 이상신, 엄문영, 2016), 교권에 대한

최근 논의들은 교육권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신분보장, 노동

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해 권위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

조하고 있다(김운종, 2013, 이병선, 장혜진, 2020; 조기성, 2019; 황준성, 2014). 일

반적으로 교권이란,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

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활동권을 포함한다. 교권은 교원의

교육할 권리(교육권),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인간으로서 교사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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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해 교권 보호 4법을 시행

하였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원지위법에 대

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권한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

도를 개정함으로써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권 보호 4법이 통

과된 이후에도 교사들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뉴스, 2023. 11. 01.).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과 학부

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홀로 겪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교권 인식의 하위 구성 요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육에 대한 교권은 교육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전문적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할 권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둘

째,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은 교사의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안정적인 신분과

사회·경제적 권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은 교육

이 지니는 공공성으로 인한 근로기본권과 근무조건 향상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권 인식이란 교육에 대한 교권,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

권,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내용을 포함한 권리와 권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다.

나. 교권 보장과 실행

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권 보장과 교권을 행사하기 위

한 실행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재 요구되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매우

부족하며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교권은 상당히 하락했다고 인식하고 있

다(조영일, 2023). 이경순(2014)은 교사들이 교권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교권 상실을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 탈진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

였다. 이는 교사가 느끼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면 심리적 소진은 가속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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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경만(2015)의 연구에서는 교권 침해 대신 교권 상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지원이 가능

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용하거나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

하며 내부적으로 해결하거나 개인적으로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은 교사의 70%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21. 05.

14.).

배필수와 엄준용(2016)의 연구에서는 교권이 사라져서 없는 느낌을 교권 상실

감이라고 하며 이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성과, 조직적응, 직무 헌신도로 구

성된 학교조직 효과성에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조수현(2005)은 초등교사의 교권

보장 실태는 교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교권의 정당한 실현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육 현장을 고려하

지 않은 국가의 교육정책(38.0%)과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34.9%)라

고 하였다. 유현영(2014)은 중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의 수준은 보통보다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이러한 인식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학생 인권이

강조된 반면 교사의 권리는 상호대립의 측면으로 소홀히 다뤄졌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겼다. 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본질상 대립하는 관계라기보다 부족한 점

을 보완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과 교권의 재정립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황보영란(2012)은 유치원 교사의 경우,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은 평

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보영(2011)은 보육교사의 경우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보육

교사의 권리 인식 수준은 기대 수준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교사 권리

의 정당한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정화(2011)는 초등교사가

지각한 교권 인식은 전체 평균이 3.44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밝혔으며, 교권 보

장 정도의 하위 구성 요인별로는 교육상의 권리보장 3.84, 사회·신분상의 권리보

장 3.30, 복지상의 권리보장 3.17 순으로 인식하였다. 이연서(2020)의 연구에 따르

면, 중등교사들은 교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에 대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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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교권 실추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교직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일수록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병선과 장혜진(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이 교

권 실행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가 전문성을 지녔을 때 교육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교사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교권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원 스스로 전문성 확립을 위해 자기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교

직 윤리에 입각하여 교사 본연의 자세와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지

역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 교권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오주석, 2018).

조영일(2023)의 초등교사 대상에서 연구에서는 지역, 경력에 무관하게 현재 교

권은 상당히 하락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권에 상충하는 대상

으로는 학부모, 관리자와 상위 기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모든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로 작용 될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하여 학교는 과거보다 민

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와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감정에 의한 민원을 제

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관리자나 상위 기관인 교육청 등

은 과도한 민원에도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보다는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만족시키는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이세연(2015)의 선행연구에서 5점 평정척도에서 평균 4.16으로 높게 나타

나 초등교사들이 교권 보장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 이는 교권의 범위를 단

위 학교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교권의 내용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교권 보장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은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정확히 인식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겠지만(황보영란, 2012), 무엇보다 교원 권리의 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지연, 도경만, 곽승철, 2016). 양다경

과 이연승(2012)은 교원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교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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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하는 것이 교권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권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용어들이 다양하다. 교사의

권리 인식, 교권 보장 정도, 교권 보장 실태, 교사의 권리 존중, 교권 실행이라는

용어로 교권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 도구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교권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

(년도)
제목

분석

대상
독립변인(측정도구) 종속변인

조수현

(2005)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초등교사

261명

교권의 보장 실태

(교육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이정화

(2011)

초등교사의

교권인식과

교직 헌신도의

관계연구

초등교사

330명

교권 인식

(교육상의 권리, 복지상의

권리, 사회 신분상의 권리)

교직 헌신도

조환이

(2015)

초등학교 교사의

소(Burnout)에 관한

연구: 개인자원과

직무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5, 6학년

초등교사

337명

교권 보장

(교육상의 권리, 복지상의

권리, 사회․신분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

이세연

(2015)

초등교사가 지각한

교권 보장 정도가

학교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사

321명

교권 보장 정도

(교사의 권위, 교육권,

신분지위 보장권,

국민기본권)

학교조직

효과성

송순옥

(2017)

유아교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459명

교사의 권리

(교육할 권리,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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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2017)

유아교사의

교권실행 실태와

유아교사의

영유아권리존중

실행과의 관계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360명

교권 실행

(교육에 대한 권리, 노동

및 휴식에 대한 권리,

신분 및 사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영유아권리

존중 실행

양다경

과

이연승

(2012)

교권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유치원교사

와 초등교사

336명

교권의 보장 실태

교육상의 권리(전문성),

신분상의 권리(공정성),

재산상의 권리(공공성),

노동에 대한 권리(근로성)

유현영

(2014)

중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

중학교 교사

258명

-교사 스스로 존경 평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의

관계에 대한 인식

-수업 분위기의 변화

-상벌점제에 대한 평가

-생활지도의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

-교권 조례의 필요성

-학생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반응

소진,

조직몰입

오주석

(2018)

교권침해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초등교사

266명

교권의 보장 실태

(교육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김선희

(2021)

보육교사의

권리존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보육교사

473명

권리 존중

(근로환경권, 보육과정

운영자율권, 신분보장권)

행복감,

긍정심리

자본,

회복탄력성

손정은

(2022)

보육교사의

권리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보육교사

300명

권리 인식

(교육에 대한 권리,

노동․휴식에 대한 권리,

신분․재산에 대한 권리)

영유아권리

존중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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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보장받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

증진 방안을 갖추기 위한 선행연구(권오형, 2010; 이병선, 장혜진, 2020; 정연홍,

유형근, 2015; 정주리, 2017; 조기성, 정상우, 2016; 최인재, 2013)는 교사 권위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교권 침해 실태와 경험,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고민하기에,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교권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교권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

는데 최근의 사회 현상을 반영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교권

인식 수준을 알아보는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보육교사와 유아 교사를 대상으

로 교사의 권리 인식과 권리 존중을 살펴본 연구는 활발하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교권에 대한 최우선순위 요구를 알아보는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과 최우선순

위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의 교권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

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교사의 교권 인식

현대의 심리학에서 일상적인 감각적 대상이 어떤 자극에 의해 포착되는 것을

지각(perception)이라 한다. 즉, 지각은 단순히 감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이

상의 과정이다. 지각은 개인이 자신의 의식 구조에 따라 자극 요소에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주관적 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박용헌,

2000). 이러한 과정은 각 개인의 독특한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모든 행

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지각이론이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각은 행동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교사가 지각한 교권

인식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권한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

는 것으로, 이는 교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재 요구되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매우 부족하며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교권은 상당히 하락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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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이며 올바른 지도가 어려운 상황

이다(조영일, 2023). 교사가 이렇게 교권 회복을 시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로 지각

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져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 높은 학교 교육의 바탕이 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달라지는 현실에서 당연히 요

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교권 보장에 관한 법체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과 이의 적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양다경, 이연승, 2012). 초등교사를 대상

으로 한 이정화(2011)는 교권 보장 인식이 전체 평균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대

체로 교권 보장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관련법이 제정이 되어도 실제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고 외면 당하는게 현실이라

고 하였다. 장영란(2003)은 교사의 낮은 자존감과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교권 경시의 주된 이유로 보았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활동의 주체자로

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권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서의 연구가 많이 있다. 교사의 교권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심리적 소진(손정은, 2021; 유현영, 2014), 직무

만족(송희주, 2023; 이세연, 2015), 아동훈육방식(서애라, 김무영, 2021), 이직의도

(송순옥, 2017), 교직헌신도(이정화, 2011), 학교조직효과성(이세연, 2015) 등이 있

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사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권리 인

식 연구가 많이 있으나 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권리

보장이 열악하다고 느끼며, 교권 실행이 어려움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보육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교사의 권리 인식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용어를 쓰기

보다 교사의 권리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과 교권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

실에서 교권 인식이 다른 변인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이정화

(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교권 인식이 여교사일수록, 교직 경력이 올라갈

수록, 보직교사일수록 교직 헌신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교사가 자

신의 교육상의 권리와 사회․신분상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고 인식할수록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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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연(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가 지각한 교권 보장 정도가 학교조직 효과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권 보장 정도의 하위요인 중 상대적인 영향력은 신분·지위 보장권, 교육

권, 권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본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즉, 학교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교육권, 신분·지위 보장권과 같

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손정은(2021)은 보육교사의 권리 인식이 영유아 권리 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에서 심리적 소진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교사의 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심리

적 소진이 완화되어 영유아 권리 존중 실행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김선

희(2021)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육교사가 권리를 존중받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

아지며, 교사 권리 존중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교사의 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원장의 리더십(정수

경, 2019)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교사의 교권 인식은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교권 관련 변인 연구가 미진하지만,

교권 인식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양다경과 이연승(2012)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 비교, 조영일(2023)은 질적연구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 조수현(2005)의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전세란(2018)의 학생 인권과 교권과의 관련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인식, 이정

화(2011)의 초등교사 교권 인식과 교직 헌신도의 관계 연구 등이 있다. 이는 주

로 단일 변인에 대한 연구로 인식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연구들은 영향을 주고 받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영향을 주고

받는 변인 간의 연구(이정화, 2011; 이세연, 2015)가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변인

들을 단순하게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교권을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인식하는 정도는 교사가 속한 직무환경, 교사

의 전문성 수준, 학생과 학부모 및 관리자인 교장·교감과의 인간관계, 학교조직의

특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들이 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면 교직 활동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행동하게 될 것

이다. 더불어 사회 전체로부터 교권을 인정받게 된다면 교육활동에 대한 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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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동기를 갖게 되어 교과 지도 및 교육활동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학교 교

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조수현, 2005). 그와 반대로 교사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면 교사들의 사기가 하락하게 되어 교수 전문성이 감소

하고 교직에 대한 불만과 불만족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사회적, 경제

적으로 존경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키우고,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과 소진을 경

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권 인식은 교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교권 인식 정도에 따라 사회적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된다.

2.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의 안녕과 같은 정신장애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사용되

는 것으로 정의 된다(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애착 이

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애착 이론은 전 생애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

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환경

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아람, 2016). 긍정적인 애착은 개인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낯선 상황에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를 탐험하는 안전한 기반이 된다. 이는 제

공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박헌일, 김기원, 2001; Bowlby, 1982).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면, 사회적 지

지도 안전하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능

동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사랑이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서적 지지, 개인이 존경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게 하는 존중적 지지, 개인

이 의사소통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고 믿게 하는 네트워크적 지지로 나누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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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1985)은 문헌 고찰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망, 지지 욕구, 지지

형태의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

지, 상황 중심의 지지로 개념화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

관계의 객관적 구조를 의미하는 구조적 측면과 대인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기능

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지 욕구에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느끼는 유대

감, 신뢰감, 자신감을 포함시키고, 지지 형태에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

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유형을 포함시켰다.

House(198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지는 에너지나 시간, 물질적 자원의 측면에서

다소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같이 안정된 사회

적 관계망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직장 내 원천으로는 상사 및 슈퍼바이저,

직장 동료, 부하직원 등이 있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인 직장 외 원천이 있어서

어떤 원천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이냐에 따라 지지의 정도와 기능이 다르다

고 하였다. 김정희, 이용주와 김동춘(2014)도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주변으로부

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심

리적 안정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애정과 신뢰를 받고 있으며 소속감을 느

끼게 해 주는 정서적 지지, 금전이나 물건 등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제공해주는

물질적 지지,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평가적 지지로 나누었다.

Cohen와 Mckay(2020)은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사회적 지지를 심리적 유형의 지지와 비심리적 유형의 지지로 구

분하였다. 심리적 지지는 주로 가치 평가적인 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친밀한

관계와 같은 정서적인 지지를 의미한다. 이는 칭찬, 격려, 이해와 같은 감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비심리적 지지는 주로 물질적이거나 유형적인 형태의 지지를

나타낸다. 이는 돈이나 물질적 자원과 같은 것들로 표현될 수 있다. 두 가지 지

지 유형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두 유형의 지지

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물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심리적 지지가 중

요할 수 있고, 감정적인 위로나 동료들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심리적 지지

가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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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2008)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의 결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좌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종사원은 업무적

인 상황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다(이종호, 허희영, 2012).

사회적 지지 유형을 하나로 묶어 연구하는 경향이 연구 초에는 일반적이었으

나 후에 성인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유형을 연구하게 되면서 그 다양성이 확보

되었다(박지원, 1985; Cauce, Felaner, Primavera & Ginter, 1982; Cobb, 1976).

이런 사회적 지지는 예방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지지 자체가 다면적이며 다기능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별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한다(Caplan, 1974; Cobb,

1976; House, 198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유형과 원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ahan, & Moos, 1981; Lincoln, 2000; Turner,

1981).

나. 교사의 사회적 지지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교사들의 울타리로서 교장이라면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서 교사들의 권위를 지키고 보호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사들은 교장이 자신들의

권위만 세워 준다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웬만한 독선쯤은 불평 없이 참을 수 있

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이옥자, 2000). 국내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장에 대한 언

행은 다분히 순종적이고 예우에 벗어남이 별로 없으며, 위계적인 인간관계의 특

성을 보인다. 교과가 분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의 구조와 특성, 매우 표준화

된 교육환경과 행정 여건, 경력에 따른 교직 경험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초등

학교 학교장은 교사들에 대한 업무 장악력과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

다(오영재, 2010).

사회적 지지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나누어보면, Dworkin(1987)은



- 26 -

공립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질병에 관한 연구에서 교장의 사회적 지지와

동료 교사의 사회적 지지로 나누었다. 교장의 사회적 지지는 평가와 관련해 공정

하다고 생각하는지, 직무수행에 있어 권위주의적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교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교장이나 교감이 기꺼이 이야기

를 들어주고자 하는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 상황일 때 관리자가 필요한 지지

를 제공해주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료 교사 지지는 동료 교사들이 서로 협

력하는지, 학교에 근무할수록 느끼는 소속감이 높아지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즉, 교사가 이야기할 때에 동료 교사가 집중하고 있는지, 외부 사람

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주려고 노력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권은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는데 교권에 대한 위기감을 가진 교사는 늘 불안한 느낌과

교사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교사의 교권 위기감이 높을수록 인간관계가 좋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정, 유희정, 곽정인, 2017). 학교 내의 인간관계는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로만 단순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정덕희, 2015). 학교는 근무

환경 특성상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관리자를 대표하는 교장, 교감

이나 동료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에 따

라 구분한 연구가 많이 있다(서석림, 1995; 오혜정, 2014).

국내 연구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다른 변인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

력을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있다. 독립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

(김효정, 하봉운, 2019; 석재경, 김정민, 2020), 심리적 소진(손진희, 박형신, 2021;

서미옥, 2017; 이유진, 2021), 업무 불안(강주연, 손승희, 2020)과 같은 부정적인

변인에 대한 부적 영향력은 물론, 긍정심리자본(김지선, 2020; 오윤석, 2023; 최아

라, 이숙, 2016), 직무만족도(채승희, 김정희, 2020), 주관적 안녕감(석재경, 김정

민, 2020)이나 회복탄력성(김혜선, 김진경, 2023), 행복감(김경숙, 서현, 2020; 김명

희, 유은영, 이경진, 2021; 손진희, 박형신, 2021), 교사효능감(이은선, 2017)과 같

은 긍정적인 변인에 대한 정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하여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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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 지고 있

다. 정서노동(신동주, 김승옥, 2016; 최혜윤, 2015), 일터영성(정윤주, 채경아,

2019), 자기효능감(백은영, 김혜윤, 2018), 자기돌봄(최선우, 2021), 긍정심리자본

(정대영, 윤혜진, 2018), 직무 스트레스(민정윤, 2019), 다중역할갈등(이민선,

2015), 소진(강소영, 박영숙, 2006; 서지영, 김희정, 2011; 오윤석, 2023) 등이 있

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노동과 업무만족, 감정소모 및 소진 등과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신동주, 김승옥, 2016; 최혜윤, 2015;

Abraham, 1999; Seifert, Mertini & Zapf, 1999)). 즉, 사회적 지지는 업무와 관련

된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부조화를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윤주와 채경아(2019)는 유아 교사 502명을 대상으로 일터영성과 심리적 안녕

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터영성은 사회적 지

지를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 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

영성의 하위 구성 요인은 자신의 내면 의식, 일에 대한 소명 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 등 다섯 가지

개념이다. 백은영과 김혜윤(2018)의 유아 교사 198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최선

우(2021)는 초등교사 대상 연구에서 자기돌봄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자기돌봄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돌봄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

다.

정대영과 윤혜진(2018)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민정윤(2019)이 초등교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와 자기 자비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 직무 스트레스와 교사효

능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

다. 직무 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초등교사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교사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자비를 매개하여 교사효능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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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민선(2015)은 기혼 보육교사의 다중역할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이 사회적

지지인 원장, 동료교사, 가족의 지지 등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다중역할갈등과

심리적 소진 사이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은주(2015)는 초등교사를 대

상으로 한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최혜윤(2015)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사의 정서노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즉, 정서노동과 조직몰

입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원장 및 동료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의 영향을 주는 중간 매개체로서

의 역할인 매개변인과 소진의 증감에 영향을 미쳐 이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에 역

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명성, 오서진, 김형준, 2022).

배현민과 최지영(2020)의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구 동향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긍정심리자본

가.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긍정심리자본은 긍정 조직행동의 핵심 개념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복합적이면

서 긍정성이 나타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Luthans & Youssef, 2007), 긍정적

인 심리상태는 기질적(trait-like)이기보다는 관리 가능하고, 개발 및 개선이 가능

한 상태적(state-like)특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고양될 수 있

는 심리자본이다(Luthans, 2002).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이

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표에 대한 수행 의지와 같은 개인 수준

의 심리적 차원의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자본이라고도 불리며 긍정심리학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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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용어를 자신의 비극적 경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제

시하면서 긍정심리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박철, 2021). 긍정심리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의 시작점이자, 시작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Seligman, 1990). Seligman(1998)을 중심으로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긍정적 측면과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긍정적

심리상태, 긍정적 개인 특질, 긍정적 조직 등을 연구 분야의 주요 범주로 분류하

였다. Luthans, Vogelgesang와 Lester(2006)를 중심으로 조직과 개인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이면서 실증적인 연구방법론에 기

초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가진 최대한의 잠재력으로 학교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강수정, 2022).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교사는 학생이나 동료 교

사에게 긍정적으로 대할 것이며, 학생 지도나 수업에 충실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정필영, 2017). 교사들의 긍정적 심리상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만족도 향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

업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교육권을 실행하고 있다

(김광수 외, 2014; 손준종, 2011; 황수아, 최한올, 2014).

강수정(2022)은 교사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도전적인 과업에 필요한 자기효능

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희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 현

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 등의 복합적인 심리상

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동섭과 최용득(2010)은 업무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필

요한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인지 상태를 형성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성과 향

상에 고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긍정심리자본이라고 정의하였

다. 즉,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인 태도, 자기효능감, 낙관성, 대인관계 능력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업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복합적이고 긍정

적인 인지 상태를 형성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성과 향상에 고유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이다(오창택, 2014).

채상명(2016)은 개인이 가진 심리적인 형태의 무형자본으로써 학습되고 훈련되

어져 조직의 성과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심리자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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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2016)은 긍정심리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등의 네 가지 상

태적인 특성을 지닌 변인들의 상위개념으로 변화와 개발이 가능한 개인의 긍정

적 심리상태라고 하였다. 정필영(2017)은 긍정심리자본은 교직 헌신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긍정적 심리자본이 조직효과성 및 조직몰입에 영

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볼 때(김정현, 2016; 유재익, 2016; 채상명, 2016; 최경

민, 2016), 긍정심리자본이 교사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 학교 조직

성과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장종근과 김희규(2019)는 교사가 도전적인 과업을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희망, 역경과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나고 현재와 미

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복합적인 심리상태라고 규정하였으며, 신

정헌(2021)은 도전적인 과업의 성공에 필요한 자기효능감, 목표를 인내하며 필요

한 순간에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희망, 역경에 직면했을 때 원래 상태를 뛰어

넘는 회복력,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낙관주의를 지닌 교사의 복합

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조직행동의 포함기준

을 충족하는 개념으로 긍정적이고 복합적인 심리상태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

력 및 낙관주의를 개인과 집단의 성과 향상을 이끄는 힘이라고 하였다(박선애,

이재창, 2014).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는 도전적인 과업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기효능감

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목표를 위해 인내할

줄 알고, 필요한 순간에는 성공을 위해 목표를 재설정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

며, 문제와 역경에 직면했을 때 견뎌내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

넘는 복원력(자아탄력성)을 지닌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최경민, 2016; Luthans &

Youssef, 2007).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

관주의, 회복력 등의 긍정심리 수용력을 통합하는 상위개념이다(이순늠, 김정아,

2017). 긍정심리자본은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는 자기효능감, 목표를 획

득하기 위해 인내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희망, 현실

과 변화를 수용하고 위험과 책임에 대처하고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의지인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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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복원력),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상황 혹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하거나 기대는 경향을 나타내는 낙관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긍정심리자본은 네 가지 구성 요인을 뛰어넘는 고차적 핵심 구조이며, 긍정심리

학 내의 다른 개념들과 구분되는 독립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들 네 가지 하위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독립적 개

념으로 연구되었지만,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한 업무 활

동 과정에서 발현되는 동기부여를 높이는데, 개인과 조직이 공통적인 목적을 갖

고 있으며,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동섭, 최용득, 2010). 긍정심리자본

은 긍정 조직행동과 더불어 발전된 개념으로 구성원의 긍정적이고 복합적인 심

리상태인 자기효능감, 희망, 자아탄력성(회복력), 낙관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통합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이해될 때 개별 변인들 사이의 상승작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부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Luthans & Youssef, 2007).

정리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희망을

가진 교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

할 수 있고 자아탄력성(회복력)이 높은 교사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

하는데 능숙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관주의적인 교사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Luthans, Avolio, Avey와 Norman(2007)은 긍정심리자본을 하

나의 핵심 개념으로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는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과 결과변인에 대한 긍정심

리자본의 역할을 넘어, 최근 들어 긍정심리자본의 매개작용에 대한 연구로 확장

되고 있다(박재춘, 2012; 최성열, 2021).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 즉

개인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

정적 감정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교사들의 긍정적 심리상태와 발달을 도모하

는 일은 직무만족도 향상과 낙관주의 형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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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의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이 결과변인으로 작용하여,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은 학교장의 리더십(강수정, 2022; 박신희, 2022; 장종근, 김희규, 2019), 교사의

임파워먼트(이미라, 전향신, 박분희, 2020), 소명의식(조은솔, 안동근, 2022), 교사

의 소진(최성열, 2021), 직무만족(민영록, 2021), 사회적 지지(김지선, 2020; 오윤

석, 2023; 최아라, 이숙, 2016))등이 있다.

긍정심리자본이 선행변인으로 작용하여,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받는 변인들은

소진(정숙희, 김익균, 2020), 심리적 안녕감(김경란, 2021), 행복(김현희 외, 2017;

정숙희, 김익균, 2020; 김선희, 2021), 직무만족(김현희 외, 2017; 강유정, 2015; 김

영일, 유기웅, 2016), 직무스트레스 대처 태도(김태완, 최경민, 김규태, 2015; 지미

선, 이신복, 2021), 교사 창의성(강유정, 2015), 교직헌신(허혜경, 2021), 학생 핵심

역량(김규태, 최경민, 2014), 학교조직몰입(김규태, 최경민, 2014), 직무열의(박신

희, 2022), 교사 학습공동체(신승인, 2017), 사회적 지지(고정리, 2022; 박선미, 정

지현, 이유진, 2021), 학교조직 효과성(강수정, 김희규, 2023; 장종근, 김희규,

2019), 이직의도(이재도, 2021) 등이 있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교사는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

상시키며,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긍정심리자본은 성장과 변화에 열려있는 상태적인 특성으로, 개인이 처한 도

전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거나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노진형 외, 2019). 박보겸

(2018)은 긍정심리자본이 부정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다는 것을 밝혔다. 긍정심리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힘든 직무에도 긍정

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정옥(2021)의 연구에서는 교

사의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직무, 과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긍정

적인 태도, 동기부여를 통한 다양한 심리적 성향 및 통합이며, 한 개인의 긍정적

인 심리발달을 의미하며, 긍정심리자본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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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있는 상태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주영효(2015)는 중학교 교사들이 긍정

심리자본 형성 정도가 미약하고 학교 내 구성원과의 관계도, 학교 관리자에 대한

신뢰도, 학교 조직문화의 개방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다. 긍정심리자본을 형성을 위한 개별 교사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만, 정책적 학교 단위의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다고 하였다.

한봉주(2013)와 박권홍(2012)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교사는 조

직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켜 구성원들이 긍정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로 조

직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몰입을 증진시키도록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김선희

(2021)는 보육교사의 권리 존중과 행복감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회복탄력성이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보육교사가 권리를 존중받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유정과 김규태(2016)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직문화는 긍정

심리자본을 매개하여 조직효과성에 정적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

와 최경민(2014)은 초등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조직몰입에

있어서 초등교사들의 행복이 유의미한 정적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미라,

전향신과 박분희(2020)는 초중고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

사 소진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윤석(2023)은 중등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

본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

본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지선, 2020; 최아라, 이

숙, 2016). 즉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는 교사들은 긍

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박

순희 외(2022)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정리

(2022)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동료교사, 부모,

원장의 사회적 지지 순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대

영과 윤혜진(2018)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 34 -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선미, 정지현과 이유진(2021)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과 조

직몰입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심리적 소진

가. 심리적 소진의 개념

심리적 소진(psychological burnout)이란 자신의 직무에 헌신적으로 전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증후군이다. 심리적 소진은 대인 전문직 종사자가 직

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

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직은 물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가져오기도 한다. 즉, 심리적 소진이란 직무스트레스

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

다.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를 하위변인으로

측정되며,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척도를 활용하여 대인 전문직 종사

자의 소진을 측정한다. Freudenberger(1974)의 연구를 바탕으로 Maslach와

Jackson(1981)에 의해 심리적 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이하 MBI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의사, 간호사, 경찰, 상담자, 교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변호사, 기관 관리자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

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Grayson과 Alvarez(2008)는 교사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와 같은 심리적 증상을 보

인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과도한 심리적 부담 또는 요구들에

기인한 개인의 정서적 자원들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에너지 결핍을 의미한다

(장문호, 2011). 이러한 정서적 고갈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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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이상 어렵다고 인식될 때 일어난다(Grayson &

Alvarez, 2008). 이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나 요구가 과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교사는 자신의 의지로 일에 전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감정과 관심, 느낌, 신

뢰, 흥미 및 원기 등이 상실되어 버리게 된다.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반응이며, 비

인격성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정서적 고갈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대

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심리적 대처반응으로 정의된다(Ashforth & Lee,

1990).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고객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모된 탈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

신의 정서적 고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을 사람이 아닌 사례로

취급하는 것과 같이 비인간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윤혜미, 박병금, 2004). 이

렇게 비인간화를 경험하는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무관심해지고 거리를 두려

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Grayson & Alvarez, 2008).

개인적 성취감 감소(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는 사람들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낮은 사기, 이탈, 생산성의 감소, 무능력한 대응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Maslach & Zimbardo, 1982). 학생들의 성장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끼

는 교사에게도 개인 성취감 감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Schwab(2001)는 많은 교

사들이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교직에 들

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달을 돕지 못하는 느낌은 교사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

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나. 교사의 심리적 소진

교사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

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 교육 서비스 공급원으로서의 사회적 요구, 관리

자, 동료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양한 집단과 끊

임없는 상호작용에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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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교사의 스트레스는 개인적 성취감과 교사 역량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 없

이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안도희, 김누리, 2015). 교사 소

진을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교직은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우울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직

종 중에 하나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자원이 소모되는 정서고갈, 타인

에 대한 심리적 철회로 인한 비인간화, 유능감 감소로 인한 성취감 감소로 설명

된다(Maslach & Jackson, 1981). 김성은(2013)은 교사가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

출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교사의 교수활동을 포함

한 전반적 업무, 동료 교사 및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로

소진을 정의했다. 김장섭(2004)은 교사의 소진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게

되며 처음에는 육체적 징후가 나타난 다음에 시간이 경과 하면서 서서히 정신적

징후로 진전되어 학생들에게 무관심하고 교직 전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며 직

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 하였다.

학부모의 무리한 항의나 협박,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요구, 학생에 대한 교사

의 책임 요구 등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이고

파괴적이어서 교사의 심리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이규미, 조은선, 2015;

조용선, 2018; 최유리, 2016; 황보희, 이지연, 2019). 이러한 학교조직의 대인관계

속에서 교사들은 무기력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홍우림, 2015). 심

리적으로 소진된 교사는 학생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적어지고, 교직에 대한 가치

와 의미를 상실하며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최지혜, 유형근, 2023;

Rajendran, Watt & Richardson, 2020; Skaalvik & Skaalvik, 2009; Yorulmaz,

Colak & Altinkurt, 2017). 심리적으로 소진된 교사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에서 성취와 보람

을 얻지 못하여 교직 자체에 대한 회의, 좌절, 분노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차재

은, 2021). 또한, 대인관계 및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지속하게 된

다(정연홍, 2016). 특히 심리적으로 소진된 교사는 개인의 정서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므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환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대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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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Maslach & Leiter, 2008; Papastylianou, Kaila &

Polychronopoulos, 2009).

심리적 소진은 능력이 없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한 교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

라 (Skovholt, 2003; 정연홍, 2016),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

을 열정적으로 발휘하다가 끝내 소진이 되는 것이다(오영재, 2006; 정연홍, 2016).

하지만 모든 교사가 소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특성에 따라 소진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르다.

Schwab와 Iwanicki(1982)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주어진 직무와 관련된 스트

레스를 이겨내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개인 내적 심리적 특성은 개인이 느

끼는 스트레스 강도와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관련 변인을 메타분석한 결과(이영만, 2016),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인 탄력성과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소진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교사

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 개인의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교

교육의 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때로는 원인변인으로, 또는 매개나 조절변인으로, 또 때로는 결과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순환적이고 복합적 과정은 탄력성 적용과정에 대한

모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김주환, 2011; 이영만, 2013). 국내 국·공립 초등학교의

특성상 교사의 심리적 소진 현상 역시 3~4년을 주기로 이동을 하면서 주변 교사

와 관리자들이 바뀌는 등 근무환경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심리적 소진은 다

양한 변인으로도 작용하면서, 역기능적 혹은 순기능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관련 변인의 작용과정은

단순한 모형으로 압축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소진에 대한 직무요구-자원모형(Job demand-resource model: JD-R mod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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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무요구가 직무자원을 지나쳐 불균형이 일어날 때 소진이 발생한다고 하

였다(Bakker & Demerouti, 2007). 교사 소진을 설명하는 모형으로는 요구-통제

모형,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 직무요구자원 모형 등이 있다. 요구-통제모형은 교

사가 직무요구를 받으면서도 직무통제를 받을 때 교사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은 교사가 투입한 노력과 보상

간의 불균형이 교사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이며, 직무요

구-자원모형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교사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하는 모형이다. 이중 직무요구-자원모형은 교사가 전문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 소진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모형이다.

심리적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자기효능감(조현주, 박경애, 2007), 직무만족도(이성용, 이

승훈, 2020), 교사효능감(김준, 2023; 조민아 외, 2010), 탄력성(이영만, 2012; 최하

나, 안지혜, 2022), 교사의 권리인식(손정은, 2021), 정서지능(조현주, 박경애,

2007; 곽성열, 2013), 교사의 자기돌봄(최선우, 2021; 노나임, 2022), 감성지능(장일

영, 2021), 긍정심리자본(문경희, 2022), 직무스트레스(김승녕, 2023; 배효진, 2022)

등이 있다. 또한 심리적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개인 외적 환경적 요인으

로는 사회적 지지(오숙자, 2017; 이다은, 2017), 학교조직문화(노효정, 2015), 학교

장의 리더십과 관리방식(김정희, 2020; 서형기, 2018), 직무환경(김성은, 2013), 직

무스트레스(김효정, 하봉운, 2019; 박재현, 하창순, 2018)등이 있다. 그리고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연구도 있다. 영유

아권리존중 실행(손정은, 2021), 직무열의(이정영, 2012), 직무만족(김병준, 2018),

교권실행(이병선, 장혜진, 2020)등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현민과 최지영(2021)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 연구 동향에서 심리적 소진을 종

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경우

가 대부분(88%)이었으며, Maslach와 Jackson(1981)의 MBI를 번안한 척도가

9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8%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

하기 위해 개발된 MBI를 사용하여 심리적 소진 전체를 변인으로 설정하고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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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가.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제로 운영되어 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손형국, 한수경, 한희진, 양정호, 2018). 초등학교

교사들은 중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전 과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학습지도와 생

활지도, 과도한 학교 업무, 학교 관리자 및 동료 교사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학부

모들의 지나친 요구와 개입, 교사의 가족생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리적 압

박감을 경험하게 된다(이영만, 2012).

유현영(2014)은 중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소진이 유의

미한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교권 인식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소진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교권 인식과 조직몰입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두 가지 하위요인에서 완전 매개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개인적 성취감 감소와는 부분 매개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오주석(2018)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교권 상실감을 느낄 때 교사 지위 상실

감, 교권 행사 제약감, 지도 행위 무력감, 학생 통제 불능감, 교사 인권 상실감,

교사 권위 탈진감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권 상실감은 교원들의 무력

감과 심리적 소진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손정은(2021)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권리 인식은 심리적 소진과 유의미

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영유아권리 존중 실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혔다. 보육교사의 권리 인식이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

향에서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교사의 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경험을 줄여서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김희수(2016)의 연구에서 보육교사가 맺는 인간관계와 업무보상, 근무조건은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근무조건,

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업무 보상, 동료 교사와의 관계 순으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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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선과 장혜진(2020)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능감’은 교사

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을 논할 때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라 여기지 않았지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교직을 경험한 경력교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낮은 교권 인식은 긴장감과 피로감을 가중 시키고, 나아가 심각한 정서적

고갈과 심리적 탈진을 초래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나타낸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낮은 직무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제현, 최원

석, 2015).

초등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기타 행정적 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 학교 행정가 등과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작용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직무 환경은 교사들의 소진 경향을 두드러지게 한

다(김혜경, 2011; 서석림, 1995). 교사들이 권리 보장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교사의 소진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강민정, 유희정, 곽정인, 2017).

권오형(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 폭력행위에 의한 교

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정신 건강 및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교사들

이 학생들과 함께 매일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하다가 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소극적이고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옥만(2003)은 교권의 내용

과 관련된 권위상실과 소진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는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

의 경우 소진에 권위상실이 유의한 정적 선행변인이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권위상실 스트레스가 소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폭력 경

험이 없는 교사에 비해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의 성

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고갈, 비인간화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최인재, 2013). 초등교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며 긍정적인 감정보다

는 부정적 감정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준종, 2011; 황수아,

최한올, 2014), 감정의 부조화가 지속되면 낮은 자존감, 우울증, 그리고 직무스트

레스, 심리적 소진과 같은 부적응을 포함하여 낮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이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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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김보연, 신효정, 2016; 안종호, 2015; 채주아, 배상욱, 2014; Abraham,

1999; Mann, 2004). 또한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이 길수록 소진이 높다는 연구(정

순희, 최영미, 이희영, 2013)와, 과도한 업무 요구가 심리적 소진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나연, 이희영, 2012;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2013)를 통해 볼

때,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나. 교권 인식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

교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다. 하지

만 교사의 권리 인식은 교권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장받고 실행하고 있

는 현재 실태로서, 학교조직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직

접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연서, 2020). 교사는 사회적 욕구를 지닌 인간

으로 학교조직 내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타인의 지지에 대한 지각을 하

게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낮은 교권 보장 정도에 불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적극

적으로 자신의 교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교권

인식과 교사의 권리 인식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교사는 의미 있는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을 위해 행동하고 노력하게 된다.

Adams(1963)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조직 내 구성원이 얼마만큼 공정

하고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는가에 따라 동기부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에서 출발한다.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은 공정성 혹은 불공정성을 지각하

게 되고 이에 따라 구성원은 개인의 만족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이나 책임을 자신이 받아야 할 보상 및 책임 수준과 비교

하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공정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Turner, 2007; 박효민, 김석호, 2015). 조직 내에서 불공정성을 경험한 구성원들

은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박효민, 김석호,

2015).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괴로움과 실망 등

불공정성으로 인한 심리적 괴로움이나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Adams, 1963; Walster, Berscheid, & Walster, 1973). 개인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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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보상, 권리, 책임 등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식할 경우, 이직을 하거나 인지

적, 행동적, 감정적으로 불공정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학교조직 내에서

공정성 이론에 비추어 보면, 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관리자나

동료 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불공정 상황을 해결하려 행동하게 될 것이다.

조수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다면 교직 활동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 전체로부터 교권을 인정받게 된다면 교육활동에 대한 강한

자발적 동기를 갖게 되어 교육활동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그와 반대로 교사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

하면, 교사들의 사기가 하락하게 되어 교수 전문성이 감소하고 교직에 대한 불만

과 불만족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한다

는 느낌을 키우고,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과 소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

다.

신동주와 김승옥(2016)은 보육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행위

를 할 때, 정서적 부조화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게 되는 직무와 관련된

보상, 즐거움, 활력, 성취감 등이 개인의 사회적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Cohen & Wills, 1985)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정

서 노동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자신과 사회관계망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Adelmann, 1995),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교사의 권리에 대한 인식

은 사회적 지지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류순점(2013)의 연구에서 교사의 교직관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감의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교직관이란 교원에 대한 사

회적 인식과 교사 스스로의 태도와 가치관이 동시에 포함된 개념으로 교직의 본

질을 의미한다(김운종, 2009). 교직관은 교사 자신이 교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교사가 지각하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교사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늘어나며 동료와 관리자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며 상대방의 가치를 절하하고, 그들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

적이므로 학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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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능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오승욱, 2023). 학교조직은 구성원들의 관

계로 운영이 되는데, 교사의 교권 인식 정도는 학교 관리자와 동료 교사 간의 바

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즉 교사 자신이 교권을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지지 경험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다.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교사의 소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진 예방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이다(이영만, 2016). 심리적 소진과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은 효과적으로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소진의 원인을 조직 차원의 중

재가 가능한 조직 내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Maslach와

Leiter(1997)는 소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라고 말하며 조직 내 인적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국외 연구들

(Grayson & Alvarez, 2008; Prieto, Soria, Martínez, & Schaufeli, 2008)에서도 교

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국내 연구들(김은정, 2008; 이재신, 이지혜, 2011; 최경하, 2013)에서

도 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예방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조직 내 인간관계

에 찾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를

검증한 선행 연구(김혜경, 2011; 서석림, 1995; 이다은, 2017; Cohen & Willis,

1985; Pazin, 2001)를 지지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

면 개인에게 부족한 자원이 보충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Wheaton, 1985)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Cohen과

Willis(198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심리적 소진의 정도를 낮춰주는 역할

을 한다는 결과와도 부합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심리적 소진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강소영, 박영숙, 2006; 서지영, 김희정, 2011; 오윤

석, 20203). 즉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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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지지를 높게 자각할 때,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

취감 박탈과 같은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다은(2017)은 초등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혜정(2014)은 초등특수교사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교사로

집단을 나누어 연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사회적 지지는 심리

적 소진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직무환경 위험 요소와 심리적 소진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최선우(2021)는 초등교사 대

상 연구에서 자기돌봄과 행복감 사이에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병렬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자기돌봄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돌봄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효

과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기돌봄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나

타냈다. 자기돌봄과 행복감 관계에서 심리적 소진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검중하

였다.

이운경, 강호수와 손다정(2021)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공현주와 이성규(2018)는 사회 복지 전

담 공무원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영만(2012)은 초등학교 여교사 300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 수준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승진(2023)은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민원 담당 공무

원의 감정노동이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

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김효정과 하봉운(2019)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

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

진을 증가시키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 정도가 심리적 소

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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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사는 책임감이 높으므로 타인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심리적 소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

석하였다. 김유정 외(2011)는 보육교사 대상 연구에서 원장과의 사회적 인간관계

는 동료교사와의 인간관계와 다르게 수직적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원장은 교사

에게 심리적으로 지지 변인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개인적인 변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가 속한 기관의 맥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교육 기관의 맥락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인이 있으며,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장과 교감의 지지

그리고 초등학교 동학년 중심의 동료교사 일 수 있다. 교사를 둘러싼 환경적 변

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 교사의 직무소진 또는 심

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매개적인 역할도 수행하며 조절적인 역할

도 수행하는 변인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사회적 지지, 정서 조절, 회복탄력성 등

으로 나타났다(김명성, 오서진, 김형준, 2022). 동료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의 사

회적인 지지 정도는 소진에 직접적이며 간접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교사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 교권 인식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

교사에게 교권을 실행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역량을 다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조건으로 교사가 전문성을 지녔을 때 교육전문가로서의 역할 수

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교사가 전문성을 지녔을 때 자신의 자율성을 바탕으

로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교육에

대한 교권 외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권 침해를 경험하게 되면 교사 자신의 의욕과 자존감, 직업적인 불안

감을 보이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된다(강민정, 유희

정, 곽정인, 2017; 정연홍, 2016; Farber, 2000).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교사로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관련되어(김은영, 박은혜, 2006), 교직 전문

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김혜란(2020)의 연구에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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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2021)는 보육교사의 권리 존중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권리 존중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회복탄력성이 매개효

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보육교사가 권리를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긍정심리자본

과 회복탄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김미애(2016)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좋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아지며 자기효능감, 긍정 정서, 마음 챙

김은 행복을 느끼는 감정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김혜연(2020)은 보육교사가

권리 존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높은 만족감과 낙관성을 통해 행복감이 높

아진다고 하였다. 정은경과 도미향(2022)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자원인 긍정심리자본을 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긍정적 심리자본은 개인이 가진 최대한의 잠재력으로 주위 환경의 변화에 개

방되어 개발과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학교 조직의 성과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긍정적 심리상태와 발달은 교사들의 전문성과 만족도 향상,

정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광수 외, 2014; 손준종, 2011; 황수아, 최한올, 2014).

Luthans, Norman, Avolio와 Avey(2008)는 긍정적 심리자본이 조직 내에 결근율,

스트레스, 이직 의도, 일탈 등을 낮추도록 돕고, 직무 성과를 높이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을 지닌 교사는 교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보다 높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정서적 몰입을 하게 되고(박권홍,

2012; 정효선, 윤혜현, 2014),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주,

유태용, 2013). 또한 교사의 높은 긍정적 심리자본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

용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우며(김종백, 2012), 학생들의 핵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규태, 최경민, 2014).

긍정심리자본은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 수행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

로자의 조직에 대한 헌신, 만족 등의 바람직한 태도와 조직 시민 행동 같은 바람

직한 행동, 그리고 직장에서의 행복, 주관적 안녕감, 직무 성과, 업무 수행과 정

적인 관계로 나타났다(이동섭, 최용득, 2010; Luthans, Avolio, Avey & N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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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 냉소주의, 이직 의도, 구직 행동, 직무 스

트레스 및 불안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이직 의도, 일탈과 같은 바람직하

지 않은 행동에도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Avey,

Luthans & Youssef, 2010).

긍정적 심리상태의 소유자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인

내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과 경로들을 탐색한다. 또한 이들

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낙관적 사고와 해석

을 통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한다. 그 결과 성과 향상에 더 광범위

하게 기여하게 된다(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이와 같이 긍정심

리자본이란 조직 구성원의 약점 대신 강점에 초점을 두며, 주변 환경에 대해 성

공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의 성과를 높이고, 조직을 보다 성공적으로 발전

하기 위한 심리적 및 정서적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상태(individual's positive psychological state of

development)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마.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

자본은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심리자본이 높

을수록 심리적 소진 소진이 낮아졌다(김나경, 이동귀 2019; 이시형, 이영균,

2021). 이미라, 전향신과 박분희(2020)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긍정심리자본을 높게 보유하고 있을수록 소진을 경험할

확률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학환(2020)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긍정적 요인으

로써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김병준(2018)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

족 간에 심리적 소진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성용와 하규수(2020)의

연구에서 긍정 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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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2020)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소진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이를 긍정심리자본이 자신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어려운 환경에 잘 대처하여 심리적 소진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순하(2022)는 감정노동

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간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한 윤일선(2020)은 직장 내 괴롭힘과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밝혔다. 김병준(2018)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소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냈으며, 긍정심리자

본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진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도 살펴보면,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수준이 낮아졌다(서지영, 김희정, 2011; 윤혜정, 문경례, 2020; 장경은, 김혜원, 최

유리, 2017; 차시연, 김윤희, 2018). 이영만(2012)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낙관적 태도의 설명력이 가장 높아 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

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며, 낙관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 심리적 소진을 줄이는데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이다은, 2017).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부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 이희영, 2020; 차시연, 김윤희, 2018). 이

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명성, 오서진과 김형준(2022)은 매개적인 역할도 수행하며 조절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변인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 회복탄력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e)과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회복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은 긍정심리자본

이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어려움이나 제한적인 환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여 환경을 통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겸비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아울러 기

관에서의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아탄력성

(ego-resilience)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성공적

으로 적응해가는 능력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며, 인지, 사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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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Block,

1980). 또한 긍정적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은 구성원의 복합적인 긍정적

인 심리상태(희망, 낙관성 등)를 의미한다(Luthans & Youssef, 2007).

반면, 심리적 소진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최성

열(2021)은 긍정심리자본은 소진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아 교사들의 조직몰입을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개

발하는 것이 유아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심리적 소

진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바.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선행 연구(강정남, 조규

판, 2022; 박지영, 이희수, 2015; 박현경, 2023; 양성윤, 2017; 여인주, 2015)를 살

펴보면, 박지영과 이희수(201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최아라와 이숙(2017)은 청소년의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점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긍점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Li, Ma, Guo, Xu, & Zhou, 2014).

여인주(2015)는 호텔조직구성원 40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력에 모두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

심리자본의 네 가지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 낙천성, 희망, 탄력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 개인의 사회적 관

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며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성윤(2017)은 서비스산업의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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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하위요소인 상사지지와 동료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인 자기효

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력에 각각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기업의 직원들이 동료 및 상사들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동료

지지에 비해 상사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좀 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아라와 이숙(201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심

리자본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유리와 허진영(2019)의 연구에서도 피트니스센터 지도자 22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

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문세은(2022)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사회

적 지지와 긍정적 심리자본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종훈과 김재현(2021)은

재취업 구직자 4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형주와 유태용(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개인

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박현경(202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

록 긍정적 심리자본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i, Ma, Guo, Xu,와 Zhou(2014)의 심리학 전공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주관적 안녕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Luthans, Norman, Avolio와

Avey(2008)은 지원적 분위기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에서 긍정심리자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 매개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지지적인 분위기는 긍정심리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교사의 지각

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을 증진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희망에 정적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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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박유리, 2020)는 선행연구와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가 희망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선행연구(최아라, 이숙,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인 자아탄력성으로 살펴볼 때, 사회적 지지보다

자아탄력성의 설명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여선영, 2005; 이다은, 2017; 이영만,

2012)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개인 내적인 특성(자아탄력성)이 외적 요

인(사회적 지지)보다 심리적 소진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선영

(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가 자아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필

요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심리적 소진에는 외적인 자원보다 교사의 내적

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기대하기보다는 교사 자

신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영만(2012)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준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고현, 박신영,

2019; 박순희 외, 2022; 박신영, 2017; 정대영, 윤혜진, 2018)도 있다. 정대영과 윤

혜진(2018)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의 사회적 지지, 동

료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

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긍정심리자본과 원장 및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애 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구

축하고 사회적 지지 함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박순희(2022)의 연구에서 보육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며, 이렇게 높아진 사회적 지지는 심

리적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긍정심리자본의 경우 사회적 지지

를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긍정심리자본이 직접 심

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영향을 미칠 때 그 의

미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사.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 침해의 증가, 아동의 정서 행동 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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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기능 강화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사회에서 바라는 모순적인 기대치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인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

람과 빈번하게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Baumeister & Leary, 1995). 타인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신체적·심리적 안녕

감을 경험한다(Cohen, Mckay, 2020; Deci & Ryan, 2000). 즉, 사회적 관계 속에

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지각은 심리적 소진과 관련이 있다(Cohen &

Wills, 1985).

조현주와 박경애(2015)의 연구에서는 지속되는 폭력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폭력

으로도 과민해지고, 급격한 피로감 및 대인관계에 민감성이 생기는 등의 정서적·

신체적·대인관계에서 후유증을 보고하고 있다. 즉, 교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면 대인관계 민감성이 생기고 피로감은 학교 구성원인 관리자와 동료 교

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의 인간관계를 사회적 체계로 볼 때 교사의 교

권 인식 수준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 간에 도

움을 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 반응을 감소시켜준다(김영숙, 서경현, 2002).

권오형(2010), 이규미와 손강숙(2013), 이규미와 조은선(2015)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력이 교사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이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분노, 후회,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교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은 학교 구성원들과 인간관계에 있어 원활한 상호소통을

하기 어렵다. 유정하와 김재희(2021)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시간

근무, 과도한 업무량 같은 근무조건, 부모와 동료 교사 간 인간관계로 심리적 소

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장시간 근무, 과도한 업무량과 같이 교사

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누적된 긴장감과 피로감은 학교조직 구성원과의 인

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진다.

김형섭(2016)은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



- 53 -

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복탄력

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현웅(2023)은 초등교사의 사회적 상호작

용 불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만(2012)은 교사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가 심리적 소진 수준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

아탄력성은 심리적 소진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심

리적 소진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영만(2012)은 심리적 소진 수준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지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 차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 환경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

변인 중에 어떤 변인이 먼저 선행되는지 탐색해보고,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 지

지보다 영향력을 더 가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므로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다. 이유진(202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소진에 대

하여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송명숙(2015)은 보육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육교사가 지

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할 때 심리

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와 이종훈(2017)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직접 효과를 나타나지 않

았지만,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간접효과만 있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소진은 낮

아진다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현주, 이성규, 2018; 윤혜정, 문경



- 54 -

래, 2020).

반면, 긍정심리자본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신영, 2017;

고현, 박신영, 2019)도 있다. 박순희(2022)는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

며, 이렇게 높아진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을 낮추고, 그릿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이렇게 높아진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릿은 지속적 관심의 열정과 꾸준한 노력의 끈기를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개념

이다. 이는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에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이르

는 경로는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긍

정심리자본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 즉, 긍정심리자본이 직접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영향을 미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유아 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명성, 오서진과 김형준(2022)

은 직무소진이나 심리적 소진의 영향을 주는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인 매개변

인과 소진의 증감에 영향을 미쳐 이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매개적인 역할도 수행하며 조절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변인으로 많이 사용된 것

은 사회적 지지, 정서 조절, 회복탄력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에서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e)과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교사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높은 수준의 긍정심리자본을 가진 교사일수록 미래

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며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가

정하고,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인과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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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45명(19.2%)이고 여자가 189명

(80.8%)으로 여자가 많았다. 연령은 20대가 51명(21.8%), 30대가 90명(38.5%), 40

대가 64명(27.4%), 50대이상이 29명(12.4%)으로 30대가 가장 많다. 담당 교사 자

격으로는 초등정교사가 202명(86.3%), 특수(초등)교사가 18명(7.7%), 기타가 14명

(6.1%)로 나타났는데 기타에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초등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포함하였다. 초등학교 내에 특수학급 설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설치가 208명(88.9%)이고, 미설치가 26명(11.1%)으로

나타나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에 ‘예’ 153명(65.4%), ‘아니오’ 81명(34.6%)으로 교권침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은 3년 미만이 29명(12.4%), 3년이상 5년

미만이 18명(7.7%), 5년이상 10년 미만이 63명(26.9%), 10년이상 15년 미만이 50

명(21.4%), 15년이상 20년 미만이 27명(11.5%), 20년 이상이 47명(20.1%)으로 나

타나 5년이상 10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초대졸 3명(1.3%), 대졸이

166명(70.9%), 석사졸업이 62명(26.5%), 박사 수료이상 3명(1.3%)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입이 147명(62.8%), 미가입이 87명(34.6%)으

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는 정규교원이 214명(91.5%)이고 비정규교원이 20명

(8.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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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34)

구분 대상
빈도

(명)

백분율

(%)
구분 구성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45 19.2

담당
교사
자격

초등정교사 202 86.3

여 189 80.8 특수(초등)교사 18 7.7

연령

20대 51 21.8 기타 14 6.1

특수
학급
설치
여부

설치 208 88.9
30대 90 38.5

미설치 26 11.1
40대 64 27.4

교권
침해
경험

예 153 65.4

50대이상 29 12.4 아니오 81 34.6

근무

지역

서울 28 12.0

교육

경력

3년 미만 29 12.4

3년이상 5년 미만 18 7.7경기 55 23.5
5년 이상 10년 미만 63 26.9

부산 13 5.6
10년 이상 15년 미만 50 21.4

대구 11 4.7 15년 이상 20년 미만 27 11.5
인천 5 2.1 20년 이상 47 20.1

광주 6 2.6

최종

학력

초대졸 3 1.3

대졸 166 70.9울산 6 2.6

석사졸업 62 26.5강원도 5 2.1

박사 수료 이상 3 1.3충청도 15 6.4
교원

단체

가입

가입 147 62.8경상도 32 13.7

미가입 87 34.6전라도 17 7.2

제주도 22 9.4 고용

형태

정규교원 214 91.5

세종 12 5.1 비정규교원 20 8.5

2. 측정도구

가. 교권 인식 척도

유아 교사의 교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김보영(2011), 양다경과 이연승(2012),

임승렬(2007), 황보영란(2012) 등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정주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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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정·보완하고, 이병선과 장혜진(2020), 손정은(2022)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를 학생으

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자세한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교권 인식 척도의 중요도-실행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교권 인식은 총 19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교육에 대한 교권,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노동·휴식에 관한 교권으로 최우선순위 교권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도

-실행도로 구성하여 설문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권 실행도는 교권 실행에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교권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교권 보장이 잘 이루

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교권 실행도를 교권 인식 척도로 사용하였다.

손정은(2022)의 연구에서 교권 인식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교권 실행 신뢰도

(Cronbach’s α)는 교육에 대한 교권 .89,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83, 노동 ·휴

식에 대한 교권 .7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실행

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교권 .85, 신

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90, 노동 ·휴식에 대한 교권 .82로 나타났다. 중요도의 전

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고, 교육에 대한 교권 .82,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90, 노동 ·휴식에 대한 교권 .86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중요도

Cronbach’s α

실행도

Cronbach’s α

교육에 대한

교권

교육업무에 대한

권리 인식
1-6 6 .82 .85

신분·재산상

의 교권

신분보장 및

생활 안정에

대한 권리 인식

7-13 7 .90 .90

노동·휴식에

관한 교권

노동 및 휴식에

대한 권리 인식
14-19 6 .86 .82

전체 19 .9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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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Caplan, Cobb, French, Harrison 그리고 Pinneau(1980)가

개발한 질문지를 박성호(2001), 유정이(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

문지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가족의 지지를 삭제하고 사회적 지

지의 2가지 하위요인(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지지, 동료교사의 지지)을 측정

하기 위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관리자의 지지 6문항, 동료교사 지지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

다. 김나경(2018)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척도의 자세한

문항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다. 긍정심리자본 척도

초등학교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Avey, Avolio와

Peterson(2010)에서 제시된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활용하여, 김규태와 최경민

(2014)이 학교 상황을 고려한 용어로 수정·보완하고, 정필영(2017)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 측정 도구는 네 가지 하위요인(자기효능감, 희

하위요인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관리자의 지지
학교 행정가인 교장,

교감의 지지
1-6 6

동료의 지지 동료교사의 지지 7-12 6

전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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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회복력, 낙관주의)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각 6개 문항, 총 24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정필영(2017)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측

정도구 전체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척도의 자세한 문항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문항 구성

라. 심리적 소진 척도

심리적 소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Maslach와 Jackson(1981)

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척도를 김정휘(1992)가 번안하고, 장

현일(2020)이 초·중등교사 대상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하위요인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자기

효능감

주어진 상황 아래 특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 행동과정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1-6 6

희망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와 성공적인 목표

달성경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

7-2 6

회복력

갈등이나 역경 및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성공 및 증가된

책임감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용력

13-18 6

낙관

주의

미래에 나쁜 일들 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념이나 태도, 사고방식
19-24 6

전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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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

관한 문항들은 긍정 기술이므로 평정의 일치를 위해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장

현일(2020)의 연구에서 심리적 소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의 전체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척도의 자세

한 문항 구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심리적 소진 척도의 문항 구성

*은 역채점 문항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리서치 회사를 통해 212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개인적 온라인 폼 설문을 통해 22부의 데이터 자료를 합하여 총 234부를 분석하

였다. 설문은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특정 대상으로 인해

최대 200부 정도가 가능하였다. 리서치 회사의 모집단 선정 기준은 패널 가입자

중 초등학교 교사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메일 설문이 무작위로 발송되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정서적 고갈
사람들에 의하여 피로감과 정서

소모감이 검증되는 현상

1, 2, 3, 6, 8, 13, 14,

16, 20
9

비인간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경향의 태도 5, 10, 11, 15, 22 5

개인 성취감

상실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4*, 7*, 9*, 12*, 17*,

18*, 19*, 21*
8

전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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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집 방법의 경우, 무

작위 메일 발송으로 진행되나 조사 조건에 해당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발송

되기 때문에 층화 표본추출로 볼 수 있다.

확률적 표본추출 방법 중 층화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여러 층으로 나눈 후,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요소들끼리 묶은 몇 개의 층으로 나눈

후 각 층 별로 일정한 크기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

표성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즉 표본추출 오차를 줄이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표본추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최소화하였다.

통계적 검정의 유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230부 이상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개인적 설문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개인

적 온라인 설문 또한 동일한 기간에 설문을 한 교사가 주변 교사에게 설문을 부

탁하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

만으로 한정할 경우, 지역의 특성과 교육 현장 문화의 차이 등으로 제한적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경력의 일반

적 초등학교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연구의 목

적과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한 패널 및 참

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가. 교권 인식과 최우선순위 요구를 위한 자료 분석 방법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은 현재 수준(what is)과 미래의 바람직한 수준

(what shouldbe) 간의 차이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차이의 크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우선순위가 도출됨에 따라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데 사용된다(박영신, 이효림, 2016). 또한,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은 현

재의 현실수준(실행도)과 미래의 기대수준(중요도)의 단순한 차이만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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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두 수준의 차이에 중요도에 대한 값을 반영하는 것이다(조대연,

2009).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료수집 방법 가운데 설문 기법이 가장 널

리 사용 되는데, 차이를 분석하기 보다는 중요도, 필요도, 단순 선호도 등 하나의

척도만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조대연, 2006).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실제 교사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행 정도에 대한 교권의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도-

실행도 설문의 응답 자료를 SPSS와 Exc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요구도 조사를 위해 문항별 중요도-실행도의 유의 확률 확인을 위해서

대응 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둘째,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유의 확률이 도

출된 문항을 선별하여 보리치(Borich) 요구도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보리치 요구

도 우선순위를 확립하였다. 보리치 요구도 값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Borich,

1980).

Cal En (계산된 교육 요구도) =

{In(중요도) - Co(수행도(인식되어진 수준)}× Ig(항목의 중요도 평균)

셋째, the Locus for Focus 모델(이하 LF 모델) 산출을 통하여 보리치 요구도

우선순위의 절단값을 도출하였으며, LF 모델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실행

정도를 시각화하였다. LF 모델은 좌표 평면의 사분면에 ‘중요도의 평균값’과 ‘중

요도와 수행도의 차이의 평균값’을 축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리치 요구도의 단점을 보

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조대연, 2009).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Mink, Shultz와 Mink(1991)가 개발한 요구도 분

석 방법으로 총 4 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축은 기대 수준의 값, 세로축은 기

대 수준(중요도)과 현재 수준(실행도)의 차이 값을 의미한다. 가로축의 축을 나누

는 값은 기대 수준의 평균값이고, 세로축의 축을 나누는 값은 기대 수준과 현재

실행 수준의 차이의 평균값이다. ‘기대 수준’은 이상적인 점수로 응답자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점수이며, ‘기대 수준과 현재 실행 수준의 차이’는 긴장 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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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클수록 미래의 요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김은성, 리상섭, 2019; 리상섭,

2005).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모형은 표 7과 같다.

넷째, 보리치 요구도의 우선순위와 LF 모델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복되는 항목

을 최우선순위 요구로 결정하였으며, 비중복된 항목은 차순위로 필요한 인식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최우선순위 결정은 단순 평균 차이나 t-검정의 단점, 중

요도와 수행도의 차이가 크더라도 중요도가 높지 않다면 특정 역량이 간과되는

문제 등 각 요구도 분석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정선아, 조대연, 2013).

즉, 최우선순위 결정 기법은 t-검정, 보리치의 요구도 공식, LF 모델의 종합적

결과를 활용한 기법이다. 각 방법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좀 더 구

체적이고 정확하게 최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조대연, 2009), 교육

학 분야의 요구 분석 연구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다(박용

호 외, 2012).

2사분면: LH

(LH:중요도는 낮고

중요도-수행도

차이는 높음)

1사분면: HH

(HH: 중요도 및 중요도-수행도

차이가 모두 높음)

3사분면: LL

(LL: 중요도 및 중요도-수행도

차이가 모두 낮음)

4사분면: HL

(HL: 중요도는 높고

중요도-수행도

차이는 낮음)

표 7. The Locus for Focu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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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

자본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Hayes, 20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 4.2버전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은 모두 92개이다. 그 중 이 연구문제를 위해 model 6,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model 4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

음 네 가지 절차를 따른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빈

도분석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W) 및 첨도(K)를 확인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문항 간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교권 인식, 사

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ver. 4.2)를 사용하였다(Hayes, 2017).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 분석기법은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방법이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종래

에 Baron과 Kenny가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권장했던 여러 단계의 분석과 Sobel

검정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강점을 지니는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변인만 입력하면 한 번에 검정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감정

기, 박미희, 2014).

이중 혹은 다중 매개효과 모형 등의 복잡한 매개 모형과 조절 효과를 포함한

모델을 제시하여 모형을 검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의

수가 많을 때 조건적 간접효과를 신뢰구간으로 제시하는 방법론이다(이창식 외

2019; Preacher & Hayes, 2008). 또한 조절된 매개변인과 매개된 조절변인의 효

과검증뿐만 아니라 변인의 수가 많은 모델에서 독립-매개변인 간 조절효과나 매

개-종속변인 간 관계 조절효과 검증도 가능하다(구동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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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의 수가 많아도 분석이 가능하며, 절차를 간소화시켜

다른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에 있어 신속한 검증을

할 수 있다. 또한 변인별로 간접효과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인의 개별적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감정기, 박미희, 2014). 마지막으로, 이 매개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표본 수 5,000개

를 재추출하고 95%의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의 Model 6검증은 총 4단계에 걸쳐 최종적으로 이중매개 효과

를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Model 6 모형의 목적은 X(교권 인식)가 M1(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M1(사회적 지지)은 M2(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매개변인 간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Y(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이

형권, 2015). 특히, Model 6은 X가 4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X→Y, X→M1→Y, X→M2→Y, X→M1→M2→Y의 경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교권 인식→심리적 소진(X→Y, Direct effect of X on

Y)의 직접효과, 둘째, 교권 인식→사회적 지지→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X→M1

→Y), 셋째, 교권 인식→긍정심리자본→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X→M2→Y), 넷

째, 교권 인식→사회적 지지→긍정심리자본→심리적 소진의 이중 매개효과(X→

M1→M2→Y, Indirect effect of X on Y through M1 and M2 in serial)를 동시

에 파악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비현실적인 정규성을 가정하

지 않아, 매개효과나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다

(Hayes, 2017). 이중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랩 확인

시 표본 수는 5,000개로,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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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교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요구

가. 교권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실행도 인식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교권의 중요도-실행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

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파악하였다. 중요도에서 있어서 교사가 가

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교권은 교육에 대한 교권 4번 항목인 ‘나는 교육방법 결

정권을 가지고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교권이 실행도에 있어서도 같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으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 교육현장에서 교

육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중요도의 평균값은 3.311(SD=.754)이

고, 실행도는 3.157(SD=.693)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에서 교육에 대한 교권 평균값

은 3.829(SD=.736)이고, 신분·재산상의 교권 평균값은 2.801(SD=1.064)이며 노동

휴식에 대한 교권 평균값 3.388(SD=.910)로 평균값이 나타났다. 실행도에서 교육

에 대한 교권 평균값은 3.740(SD=.748)이고, 신분·재산상의 교권 평균값은

2.630(SD=.938)이며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평균값은 3.190(SD=.903)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교권,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신분·재산상의 교권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실행하는 수준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교

사의 교권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인 요구도 조사가 필

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권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평균값과 이에 따른 각각의

순위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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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하위

요인
문항 내용

실행도

순위 M(SD) M(SD) 순위

9 3.56(1.06)

교육에

대한

교권

1. 나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지고 있

다.
3.47(1.04) 8

3 3.95(.92)
2. 나는 교육과정 운영권을 가지고 있

다.
3.84(.890) 2

6 3.78(1.01)
3. 나는 교육내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

다.
3.74(1.00) 4

1 4.05(.90)
4. 나는 교육방법 결정권을 가지고 있

다.
3.95(.92) 1

4 3.86(1.02)
5. 나는 학생 지도를 위한 방법을 결

정할 수 있다.
3.77(1.03) 3

7 3.78(.96)
6. 나는 학생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68(1.03) 6

15 2.83(1.26)

신분·

재산상

에 대한

교권

7. 나는 부당한 교육 외적 활동으로부

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2.59(1.18) 16

17 2.63(1.26)
8. 나는 부당한 처우나 징계 등에 대

한 소송 제기권을 보장받고 있다.
2.35(1.10) 18

13 2.95(1.23)
9. 나는 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

고 있다.
2.70(1.12) 15

19 2.41(1.38)
10. 나는 자격과 경력, 직무에 따라 보

수 책정을 적절하게 받고 있다.
2.34(1.26) 19

11 3.17(1.24)
11. 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2.92(1.17) 11

16 2.74(1.28)
12. 나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변상받고 있다.
2.73(1.22) 14

14 2.90(1.36)

13. 나는 성과급, 기타 보수(초과 근무

수당 등)의 지급을 공정하고 정확

하게 받고 있다.

2.79(1.27) 13

표 8. 교권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평균값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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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권에 대한 교사의 요구

1) 대응표본 t - 검정

t 검정(test)은 연구 개발자가 파악한 문제점이 정확한가 부정확한가,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연구하고자 하는 결과치가 차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등과 같은 표본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노경섭, 2019).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중요도-실행도를 각각 5점 Likert 척

도로 응답받았다. 수집된 응답은 각 교권의 중요도-실행도 간의 평균 차이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별 교권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p<.01)가 도출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대응표본 t-

검정은 표 9와 같다.

18 2.53(1.34)

노동·

휴식에

대한

교권

14. 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

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2.37(1.25) 17

8 3.60(1.08)
15. 나는 관리자로부터 공정한 임용과

계약체결 과정을 보장받고 있다.
3.37(1.12) 9

10 3.33(1.32)
16. 나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3.23(1.32) 10

5 3.86(1.06)

17. 나는 교육, 연수, 휴가(출산, 육아

휴직)등으로 공백이 있는 경우 대

체인력을 보장받고 있다.

3.59(1.19) 7

2 3.95(1.09)
18. 나는 퇴근 후 또는 주말의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
3.69(1.14) 5

12 3.08(1.47)
19. 나는 제공된 연차를 모두 보장받

고 있다.
2.92(1.4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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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권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2)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보리치 요구도 산출 공식에 따라 도출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순위로 확인된

교권은 교육에 대한 교권 1, 3, 5번 항목,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에서는 10, 12,

13번 항목,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은 16번 항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리치 요

구도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요구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그러나 보리치 요구

도는 어떤 우선순위까지를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고려해 볼 것인가에 대해 기준

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the Locus for Focus 모

델을 적용하여 보리치 요구도의 문제를 보완하였다(Mink, Shultz, Mink, 1991).

구분 중요도 실행도 차이

영역 M(SD) M(SD) M(SD) t

교육에 대한 교권 3.829(.736) 3.740(.748) .088(.460) 2.931**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2.801(1.064) 2.630(.938) .171(.888) 2.953**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3.388(.910) 3.190(.903) .198(.613) 4.938***

교권 전체 3.311(.754) 3.157(.693) .153(.549) 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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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보리치(Borich) 요구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평균 보리치 요구도

중요도
중요도-실행도

차이 값
요구도 값

요구도

순위

교육에 대한

교권

1 3.555 -0.085 -0.297 4

2 3.948 -0.111 -0.426 11

3 3.782 -0.047 -0.176 3

4 4.051 -0.102 -0.405 10

5 3.858 -0.085 -0.323 6

6 3.777 -0.098 -0.362 8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7 2.824 -0.239 -0.619 13

8 2.628 -0.277 -0.653 14

9 2.944 -0.247 -0.668 15

10 2.405 -0.064 -0.15 2

11 3.170 -0.256 -0.747 16

12 2.739 -0.008 -0.023 1

13 2.897 -0.106 -0.298 5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14 2.525 -0.158 -0.374 9

15 3.598 -0.230 -0.777 17

16 3.324 -0.106 -0.344 7

17 3.854 -0.269 -0.965 19

18 3.952 -0.260 -0.963 18

19 3.076 -0.162 -0.47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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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Locus for Focus 모델(이하 LF 모델)을 이용한 산출 결과

이 연구에서는 LF 모델을 산출하여 보리치(Borich) 요구도를 통해 도출된 요

구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단값을 확인하고, 교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좌표 

평면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교권에 대한 LE 모델 산출 결과는 그림 2와 표 

11과 같다. 

LF 모델에서 중요도와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난 1사분

면(HH)에는 교육에 대한 교권 1, 2, 3, 4, 5, 6번 항목과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은 16번 항목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 필요 수준(중요도)이 높으면

서 미래 필요수준과 현재 보유수준의 차이가 큰 영역이다. 2사분면(LH)에는 신

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10, 12, 13번 항목이 위치 하였으며, 이는 기대수준이 최

우선 영역만큼 높지는 않지만 현재 실행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권 수

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교권에 대한 LF모델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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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권에 대한 LF모델 산출 결과

3사분면(LL)에는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7, 8, 9, 11번 항목과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14, 19번 항목이 위치하였으며, 기대 수준과 현재 실행 수준의 차이값

이 기대수준(중요도)의 값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무시 영역으로 나타났다. 4사분

사분면 하위요인 하위내용

1사분면

(HH)

교육에 대한

교권

1. 나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교육과정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3. 나는 교육내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교육방법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학생 지도를 위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6. 나는 학생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16. 나는 근무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 근무 수당

을 받고 있다.

2사분면

(LH)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10. 나는 자격과 경력, 직무에 따라 보수 책정을 적절하

게 받고 있다.

12. 나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변상받고

있다.

13. 나는 성과급, 기타 보수(초과 근무 수당 등)의 지급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받고 있다.

3사분면

(LL)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7. 나는 부당한 교육 외적 활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8. 나는 부당한 처우나 징계 등에 대한 소송 제기권을 보

장받고 있다.

9. 나는 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11. 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14. 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

다.

19. 나는 제공된 연차를 모두 보장받고 있다.

4사분면

(HL)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15. 나는 관리자로부터 공정한 임용과 계약체결 과정을

보장받고 있다.

17. 나는 교육, 연수, 휴가(출산, 육아휴직)등으로 공백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보장받고 있다.

18. 나는 퇴근 후 또는 주말의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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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HL)에는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15, 17, 18번 항목이 위치하였으며, 기대수준

과 현재 실행 수준의 차이값이 평균보다 낮고 기대 수준보다 높은 만족 영역이

라 할 수 있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LF 모델

에서 중요도 평균값이 높고 중요도-실행도의 차이값이 높을 경우 우선순위를 가

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LF 모델에서는 1사분면에 분포한 교육에 대한 교권 1,

2, 3, 4, 5, 6번 항목과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은 16번 항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

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교권에 대한 교사의 최우선순위 요구

1) 보리치 요구도와 LF 모델을 통한 최종 요구도 순위

LF 모델은 보리치 요구도에서 단순하게 제시되는 순위를 바탕으로 최우선 요

구도 순위를 결정하는 절단값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LF 모델의 1사분면(HH)

에는 7개의 교권 항목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보리치 요구도의 최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절단값은 7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리치 요구도에 따른 최우선순위 교

권은 교육에 대한 교권 1, 3, 5번 항목과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에서는 10, 12,

13번 항목,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은 16번 항목으로 7개의 항목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보리치 요구도와 LF 모델에서 중복되는 우선순위 문항을 확인하여

최우선 요구순위를 도출하였으며, 보리치 요구도와 LF 모델 중 한 번이라도 우

선순위로 분류된 문항은 차순위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교권 1, 3,

5번 항목과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16번이 중복성이 확인되어 최우선순위의 교

권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교권 2, 4, 6번 항목과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10, 12, 13번 항목이 한 번씩 우선순위로 나타나 차순위 교권으로 분

류되었다. 차순위 요구로 나타난 6가지 교권은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문항10,

문항12, 문항13번은 LF모델 2사분면(LH: 중요도는 낮고 중요도-수행도 차이는

높음)에 속하여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요구 분석 최우선순

위 결정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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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교육에 대한 교권 신분·재산상에 대한 교권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보리
치요
구도
순위

4 11 3 10 6 8 13 14 15 2 16 1 5 9 17 7 19 18 12

보리
치요
구최
우선
순위

√ √ √ √ √ √ √

LF
모델 √ √ √ √ √ √ √

최
우선
순위

√ √ √ √

차
순위 √ √ √ √ √ √

표 12. 전체 요구 분석 최우선순위 결정

2.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 간의 구조적 관계

가.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의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

리자본, 심리적 소진이다. 표집된 자료의 정규분포곡선을 이루는지 살피기 위하

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를 절대값으로 볼 때 왜도의 가장 높은 수치는

.036로 나타나고 첨도의 가장 높은 수치는 .545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도와 첨도

는 절대값 기준으로 왜도는 2 이하, 첨도는 8(또는 10)이하이면 정규분포곡선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1). 따라서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의 모든 변인은 일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교

권 인식은 평균은 3.157(SD=.693), 사회적 지지 평균은 3.505(SD=.671), 긍정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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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평균은 3.185(SD=.667), 심리적 소진 평균은 3.167(SD=.271)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13과 같다.

표 1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234)

나.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의 상관분석

Kline(2005)은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90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최

소값 .33에서 최대값 .5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542, p<.01), 교사의 교권 인식이 긍정심리

자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r=.535, p<.01)으로 나타났으며, 종속

변인인 심리적 소진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r=-.340, p<.01)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긍정

심리자본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94, p<.01)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인인 심리적 소진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326, p<.01)를 나타냈다.

변인 1. 교권 인식
2. 사회적

지지

3. 긍정

심리자본

4. 심리적

소진

평균(M) 3.157 3.505 3.185 3.167

표준편차(SD) 0.693 0.671 0.667 0.271

범위(Range) 1-5 1-5 1-5 1-5

왜도(W) .190 -.333 -.134 -.170

첨도(K) -.497 -.036 .234 -.545



- 76 -

또한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소진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435,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 사회적 지

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상

관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모든 변인에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 연구의 방

향성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을 통해 구성 개

념 간의 상관성은 알 수 있으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1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N=234)

**p<.01

다.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구조

적 관계

1)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가설 2-1인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LLCI는 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의 하한값을 의미하고, ULCI는 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값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표 1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변인 1. 교권 인식
2. 사회적

지지

3. 긍정

심리자본

4. 심리적

소진

1. 교권 인식 1

2. 사회적 지지 .542** 1

3. 긍정심리자본 .535** .594** 1

4. 심리적 소진 -.340** -.326** -.4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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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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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을 살펴보면, 교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525,

p<.001),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B=-.081, p<.01),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총 효과는 B=-.133(p<.001)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사

회적 지지가 투입되면서 교권 인식에서 심리적 소진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B=-.091(p<.01)로 감소하여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경로 Β S.E. t p LLCI ULCI

교권 인식
심리적

소진
-.133 .024 -5.504*** .000 -.181 -.086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525 .054 9.814*** .000 .420 .631

교권 인식
심리적

소진

-.091 .028 -3.189** .002 -.147 -.035

사회적

지지
-.081 .029 -2.777** .006 -.139 -.024

사회적 지지

심리적 소진교권 인식

.525*** -.081**

c=-.133***

c’=-.091**

주: 계수는 비표준화 추정치임 **p<.01, ***p<.001

그림 3.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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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을 살펴보면, 부트스트래핑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

래핑의 실행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

하지 않아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매개효과

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로서 가설 2-1이 지지 되었다.

표 16.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Bootstrapping(N=234)

2)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가설 2-2인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7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를 살펴보면, 교권 인식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

=.515, p<.001),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Β=-.144,

p<.001),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총 효과는 Β=-.133(p<.001)이었으나 매개변

인인 긍정심리자본이 투입되면서 교권 인식에서 심리적 소진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Β=-.059(p<.05)로 감소하여 긍정심리자본이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효과 -.133 .024 -.181 -.086

교권 인식→심리적 소진(직접효과) -.091 .028 -.147 -.035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심리적 소진(간접효과)
-.043 .016 -.07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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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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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을 살펴보면, 부트스트래핑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

스트래핑의 실행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가지는 매

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교권 인식이 심리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자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경로 Β S.E. t p LLCI ULCI

교권 인식
심리적

소진
-.133 .024 -5.504*** .000 -.181 -.086

교권 인식
긍정심리

자본
.515 .053 9.642*** .000 .410 .621

교권 인식
심리적

소진

-.059 .027 -2.164* .031 -.113 -.005

긍정심리

자본
-.144 .028 -5.106*** .000 -.200 -.089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교권 인식

.515*** -.144***

c=-.133***

c’=-.059*

주: 계수는 비표준화 추정치임 *p<.05, ***p<.001

그림 4.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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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로서 가설 2-2가 지지 되었다.

표 18.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검증

Bootstrapping(N=234)

3)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

가설 2-3인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

자본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9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이중 매개변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인을 추가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

해야 한다(Hayes, 2017). 이중 매개 분석에서 독립변수(교권 인식)가 매개변수(사회

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고, 첫 번째 매개변수(사회적 지지)가 두 번째 매개

변수(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며, 두 번째 매개변수(긍정심리자본)가

종속변수(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중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Preacher & Hayes, 2008). 검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Β=.542, p<.001)을 미쳤으

나,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경로(Β=-.059, n.s)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효과 -.133 .024 -.181 -.086

교권 인식→심리적 소진(직접효과) -.059 .027 -.113 -.005

교권 인식

→긍정심리자본→심리적 소진(간접효과)
-.074 .017 -.110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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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권 인식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Β=.302,

p<.001),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Β=-.329, p<.001)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Β=.542,

p<.001),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Β=.431,

p<.001),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Β=-.329,

p<.001).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총 효과는 Β=-.133(p<.001)이었으나 매개변

인인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투입되면서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 간 경로

의 직접효과가 Β=-.132(n.s)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매개모형은 직렬 성향을 가

지며,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완전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19.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이중 매개효과

(N=234)

***p<.001

경로
Β S.E. t p LLCI ULCI

독립변인 종속변인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
.525 .054 9.814*** .000 .420 .631

교권 인식
긍정

심리자본

.291 .058 5.047*** .000 .177 .404

사회적

지지
.428 .059 7.211*** .000 .311 .545

교권 인식 -.052 .029 -1.789 .075 -.109 .005

사회적

지지

심리적

소진
-.024 .031 -.766 .444 -.086 .038

긍정

심리자본
-.134 .031 -4.280*** .000 -.196 -.072

총 효과 -.133 .024 -5.504 .000 -.181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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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래핑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의 실행 결

과를 표 20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결

과 M1(X→ M1→ Y)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Effect=-.013, LLCI=-.044, ULCI=.019). 교권 인식→사회적 지지→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Indirect effect of X on Y through Mi = ai

bi)의 경로 크기는 -.013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접효과 경로 중 교권 인식이 사회

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소진에 이르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

어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33**

교권 인식 심리적 소진

.431***

-.132

.542*** -.329***

.302*** -.059

교권 인식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
    긍정

심리자본

주: 계수는 비표준화 추정치임 **p<.01, ***p<.001

그림 5. 각 경로별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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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 검증

Bootstrapping(N=234)

* L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의 하한값

** ULCI: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값

둘째,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M2(X→ M2→ Y)는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Effect=-.039, LLCI=-.064, ULCI=-.017).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

서 긍정심리자본은 단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접효과 경로

중 교권 인식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심리적 소진에 이르는 경로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권 인식→사회적 지지→긍정심리자본→심리적 소진의 순차적 이

중매개효과는 신뢰구간 95%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30, LLCI=-.050, ULCI=-.015). 교

권 인식→사회적 지지→긍정심리자본→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Indirect effect of X on Y through M1 and M2 in

serial)의 경로 크기는 -.030으로 나타났으며, 이중매개효과(X→M1→M2→Y)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

다.

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심리적 소진
-.013 .016 -.044 .019

교권 인식

→긍정심리자본→심리적 소진
-.039 .012 -.064 -.017

교권 인식→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심리적 소진
-.030 .009 -.050 -.015

총 간접효과(전체 매개효과) -.082 .019 -.122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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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 경로의

총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82, LLCI=-.122, ULCI=-.046). 교

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Β=-.133, p<.001)보다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

리자본이 추가 되었을 때,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Β=-.132, n.s)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매개모형은 직렬 성향을 가졌다.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은 순차적 완전 이중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로서 가설 2-3은 지지 되었다.

연구가설 2-3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

가 지각한 교권 인식은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권 인식은 긍정심리자

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권 인식은 심리적 소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

본을 거쳐 심리적 소진에 이르는 간접경로는 순차적 완전 이중 매개하는 모형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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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먼저, 교육업무에 대한 권리 인식, 신분보장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노동 및 휴식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 교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

사의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 긍정적 심리

자본의 이중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에 근무하는 교사 23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구학적 변인과 교권

인식의 중요도와 실행도,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소진에 대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교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교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교

권 인식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대응표본 t-검정, 보리치(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적용한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리치 요구도 분석

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모델을 종합하여 교권 중에 이행해야 하는 최

우선순위 요구를 알아보았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교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살펴보면 초

등학교 교사 자신의 교권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실제 실행되고

있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요도와 실행도에 있어 교육에 대한

교권, 노동 휴식에 대한 교권, 신분·재산상의 교권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권

인식 측정 도구로 살펴본 교권 인식은 권리보장 정도, 교권 실행 정도, 권리존중

수준으로 같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교권 인식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교권 보장과 실행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초등교사가 지각한 교권 인식은 보통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난 이정화(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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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가 교권 인식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경력에 무관하게

현재 교권은 상당히 하락하였다고 인식하는 조영일(2023)의 초등교사 대상 연구

가 뒷받침한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에 대한 교권에 대한 최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최우

선적으로 요구된 교권은 교육에 대한 교권은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학생 지도 방법 결정권과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으로 근무 시간 외의 근무에 대

하여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항목이 최우선순위의 교권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최우선순위 요구된 교권 중에 교육에 대한 교권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편

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학생 지도 방법 결정권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사라는 지위에 주어지는 교사들의 고유한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교권에서 차순위 요구로 나타난 항목까

지 포함한다면 교육에 대한 교권 모두가 도출된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교권은 교육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과정

상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권리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내용 및 방법의 결정,

학생 지도 방법 결정, 평가 등과 관련한 교육상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 학생을 가르치는 권리인데 교

육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교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미흡한 것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자유를 요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교사 역할로, 교

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를 반영하여, 교실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김종훈, 2022). 조수현(2005)의 연구에서 현재 실행 수준보다 더

보장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로 교육상의 권리가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한다.

송순옥(2017)의 유아교사 대상 연구에서도 기대수준-현실 수준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도 교육할 권리로 나타나 이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교권 실행을

위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을 언급한 연구(오주석, 2018; 이병선, 장혜진, 2020)에



- 87 -

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이 연구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최우선순위 요구된 교권 중에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을 살펴보면,

‘나는 근무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로 나타났다. 이

는 근무 시간 외에 근무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만족감이 낮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보상이 많더라도 업무 그 자체가 과도하다면, 노

력보다 보상이 더 많다 하더라도 소진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은 교육이 지니는 공공성으로 인한 근로기본권과 근무조

건 향상에 대한 권리이다. 교사 권리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

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의 활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주당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 이상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하

루 8시간 근무제이지만, 교육 공동체들간의 협의 시간, 학부모 상담과 교재·교구

연구 등의 이유로 법정 근무시수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이정화, 2011). 급여

나 근무 시간, 복지 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초등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량에 대한 적절한 수준

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수현과 강에스더(2023)는 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드는 에너지와 같은 양

을 다른 활동에 투입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

함에 따라, 교직에서의 권리 배제 및 불인정을 경험한 교사들이 외부 수익성 활

동에 집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전문직으로 실제로 일하는 시

간 뿐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시간, 그 일을 하기 위한 능력

을 유지 발전시키는 시간까지 모두 업무에 해당된다. 이 시간은 당연히 업무시간

으로 간주 되어야 하고, 하루 직무는 이런 시간들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교권 인식이 어

떤 과정으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교권 인식이 사회

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다시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하여 심리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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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Hayes(2017)의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

심리자본은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권 인식은 심

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

에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영향

을 미치는 완전 이중 매개모형이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순차적 매개변인의 연쇄작용을 확인함으로써 학교조직에서 직무 환경적

차원인 관리자의 지지와 동료 교사의 지지가 먼저 선행되고, 개인 내적 차원의

긍정심리자본의 역량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번 습득하면 장기적이고 전파력이 높은 개인 심리적 특성인 긍정심리

자본이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는

교권 인식에 대한 심리적 소진의 설명 변인으로서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개인 내

적 요인의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 외적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긍정심리자본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Seligman(1998)은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신체적 건강뿐 아니

라 집단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고,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Avey,

Luthans & Youssef, 2010). 특히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가진 최대한의 잠재력

으로 주위 환경의 변화에 개방되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관리와 계발이 가능한

것으로, 학교조직의 성과에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교사 교육에 있어, 긍정심

리자본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고민 되어져야 한다.

오윤석(2023)이 중등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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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송명숙(2015)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

는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할 때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여선영(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자아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방

안이 필요하다는 결과는 이 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심리적 소진에는 외적인

자원보다 교사의 내적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기

대하기 보다는 교사 자신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영만

(2012)의 연구도 이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내적 변인인 긍정심리

자본이 외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보다 심리적 소진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교육 현장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중요도-수행도로 알

아봄으로써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교권에 대해 알아본 것에 대해 의의

를 가진다.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모델을

종합하여 교권 중에 이행해야 하는 최우선순위 요구를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둘째,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하나의 매개변인인 단순 매개 경로로 인간의 마음

을 설명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

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순차적 이중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직접 경로 외에도 교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

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쇄적

인 작용을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교권 위기감 또는 상실감을 가진 교사는 심리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사회적 지지 체계를 먼저 구성

하고,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긍정심리 역량

을 강화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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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

본이 순차적 완전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육 현장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과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는 교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우선적으로 요구된 교권은 교육에 대한

교권은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학생 지도 방법 결정권과 노동·휴식에

대한 교권으로 근무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항목이 최

우선순위의 교권으로 도출되었다. 교육에 대한 교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미

흡한 것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소진은 교권 인식,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심리자본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소진 경험을 줄이기 위해, 긍정심리에 바탕을 둔 최우선적 요구로 나타난 교권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둘째,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이중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완전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번 습득하면 장기적이고 전파력이 높은 개인 심리적 기제

인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

적 소진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긍정심리자본을 키울 수 있는 역

량 강화 연수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

다. 교사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교사들의 개인적인 결점보다는 강점과 좋은 특성에 집중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사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교사의 성과와 학

생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권 인식에 대한 심리적 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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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인으로서 개인 내적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개인 외적 사회적 지지 영

향력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 훈련, 관리자의 동기부여, 지원

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 교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

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

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 긍정적인 상상, 긍정적인 행동 등의 훈련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된다. 또한 관리자들은 교사에게 성과에 대한 피드백, 성장 기

회 제공, 성과 인정 및 칭찬 등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과

의 동료성 회복, 관리자와의 상호 소통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향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 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분위기는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치원이나 중등학교에 일

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초등학교 교사는 개인주의 문화 성향보다 동학년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자기 자신을 교

직이라는 특수한 집단 속의 일부로 인식하여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타 직종보다

적대감이 적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권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달라서 교

권실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승렬

(2007)은 교육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으로 교육 관계법에 규정된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적지 않아, 교사들이 교육활

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뿐

더러 교권 침해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교육공동체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이 학교에서 겪는 학부모 갑질 문

제,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은 관련 문제가 개인의 역량 부족

등으로 치부될 수 없고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한수현, 강에스더,

2023).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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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세한 규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급변하는 학교 환경과

교권 개념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높아

지는 상황에서 교사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

색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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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

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이중매개효과에 관한 설문지(리서치 회사에서 재구

성되었음)

안녕하십니까?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조사지는 교사의 교권인식, 사회적 지지, 긍정적심리자본,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교육현장에서 교권의 내용을 실행하는 정도와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를 통해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

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3년 10월

조사지 관련 문의: 연구자 이승미(leesm0424@korea.kr)

1. 선생님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과정의 교사 자격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 정교사 ② 특수(초등)정교사 ③ 기타

4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① 특수학급 설치 ② 특수학급 미설치

5

선생님의 총 교육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년미만 ② 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15년 미만

⑤ 15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6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떠합니까?

① 초대졸 ② 대졸

③ 석사 졸업 ④박사 졸업

7 최근 3년간 교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선생님은 교원단체에 가입 하셨습니까? ① 가입 ② 미가입

9 선생님의 고용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정규교원 ② 비정규 교원

10

현재 근무 기관의 소재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

남, 경북, 경남, 제주

mailto:leesm04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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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권 중요도-실행도 인식 설문지

교권은 교사가 교육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책임

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장받는 신분과 생활 안정, 사회 환경 등 제반 조건까지 포함

하여 법률로 정한 교사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사의 권리와 함께 직업인으로서

의 권익을 포함한다.

* 선생님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교권 내용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큰 숫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하

위

요

인

문항내용

중요도

매우 낮다

↔매우높다.

교

육

에

대

한

교

권

1. 나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교육과정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교육내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교육방법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학생지도를 위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

다.
1 2 3 4 5

6. 나는 학생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신

분

·

재

산

상

에

대

한

교

권

7. 나는 부당한 교육 외적 활동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부당한 처우나 징계 등에 대한 소송

제기권을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자격과 경력, 직무에 따라 보수 책정

을 적절하게 받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받

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변상받고 있다.
1 2 3 4 5

13. 나는 성과급, 기타 보수(초과 근무 수당

등)의 지급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받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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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교권 내용의 실행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교

권 인식 척도로 사용). 실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큰 숫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하

위

요

인

문항내용

실행도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교

육

에

대

한

교

권

1. 나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교육과정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교육내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교육방법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학생지도를 위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학생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신

분

·

재

산

상

에

대

한

교

7. 나는 부당한 교육 외적 활동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부당한 처우나 징계 등에 대한 소송 제

기권을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자격과 경력, 직무에 따라 보수 책정을

적절하게 받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노

동·

휴

식

에

대

한

교

권

14. 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

장받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관리자로부터 공정한 임용과 계약체

결 과정을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 근

무수당을 받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교육, 연수, 휴가(출산, 육아휴직)등으

로 공백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보장받고 있

다.

1 2 3 4 5

18. 나는 퇴근 후 또는 주말의 휴식을 보장받

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제공된 연차를 모두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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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척도

평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교장, 교감, 직장 동료)에 대해 전반적으

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행정관리자(교장, 교감)는 내가 더 쉬

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2
나는 행정관리자(교장, 교감)와 같이 이야

기 하는 것이 쉽다
1 2 3 4 5

3
나의 행정관리자(교장, 교감)는 내가 직장

에서 힘들 때 의지가 된다.
1 2 3 4 5

4
나의 행정관리자(교장, 교감)는 나의 개인

적인 문제들을 기꺼이 들어준다.
1 2 3 4 5

5
나의 행정관리자(교장, 교감)는 나를 존중

해 준다.
1 2 3 4 5

6
나의 행정관리자(교장, 교감)는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준다.
1 2 3 4 5

7
나의 직장 동료는 내가 더 쉬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8
나는 직장 동료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쉽다.
1 2 3 4 5

권

12. 나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변

상받고 있다.
1 2 3 4 5

13. 나는 성과급, 기타 보수(초과 근무 수당 등)

의 지급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받고 있다.
1 2 3 4 5

노

동

·

휴

식

에

대

한

교

권

14. 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관리자로부터 공정한 임용과 계약체결

과정을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교육, 연수, 휴가(출산, 육아휴직)등으로

공백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18. 나는 퇴근 후 또는 주말의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제공된 연차를 모두 보장받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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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심리자본 척도

긍정심리자본이란 긍정심리학에 바탕을 둔 복합적 개념으로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통해

효능감을 갖고 도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필요한 순간

에는 경로를 재설정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역경과 갈등의 상황에서

책임감으로 되돌아오는 회복력과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래의 설문 내용을 읽고 평소 느끼고 생각하던 바와 같거나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나의 직장 동료는 내가 직장에서 힘들 때

의지가 된다.
1 2 3 4 5

10
나의 직장 동료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기꺼이 들어준다.
1 2 3 4 5

11 나의 직장동료는 나를 존중해 준다. 1 2 3 4 5

12
나의 직장동료는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준다.
1 2 3 4 5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에

대응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3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업무에 대해 논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자신이 있다.
1 2 3 4 5

4
나눈 업무(수업/행정업무)에서 목표설정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나 지역

인사들을 자신 있게 접촉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동료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다.
1 2 3 4 5

7

만약 업무(수업/행정업무) 중에 어려움을 스

스로 해결해야 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다.

1 2 3 4 5

8 요즘 내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1 2 3 4 5

9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은 다양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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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적 소진 척도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선생님의 일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

한 설문입니다. 평상시 느끼시는 정도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일 때문에 기력을 다 소모한 느낌이

든다.
1 2 3 4 5

2
내 일 때문에 정서적으로 메말라 버린 느

낌이 든다.
1 2 3 4 5

10 나는 지금 학교에서 상당히 성공했다. 1 2 3 4 5

11
나는 최근 업무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

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1 2 3 4 5

12
요즘, 나 자신을 위해 설정한 업무목표를 잘

충족하고 있다.
1 2 3 4 5

13
학교에서 좌절할 때 그것을 잘 견뎌내고 회

복한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잘 관리한다.
1 2 3 4 5

15
나에게 업무가 주어진다면 ‘그래 내 일이야’

하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종종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잘 관리한다.
1 2 3 4 5

17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18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다.
1 2 3 4 5

19
내가 하는 업무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1 2 3 4 5

20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그 일

이 잘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이다.
1 2 3 4 5

21
나는 항상 내 직무의 밝은 면을 보려고 한

다.
1 2 3 4 5

22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

다.
1 2 3 4 5

23
내가 맡은 일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

로 풀린다.
1 2 3 4 5

24
나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부

분도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를 대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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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기진맥진한 느낌

이 든다.
1 2 3 4 5

4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생각하

면 피로감을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일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 같은 기분이 든

다.
1 2 3 4 5

7
나는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일로 매우 많

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8
나는 교사라는 직업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1 2 3 4 5

9
나는 교사가 된 이래로 사람들에게 좀 더

냉담해졌다.
1 2 3 4 5

10
사람들과 더불어 온종일 일하는 것은 긴장

되는 일이다.
1 2 3 4 5

11 나는 맡은 일이 너무 벅차다고 느낀다. 1 2 3 4 5

12
내가 일부 학생들을 마치 물건처럼 냉정하

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13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들 중 일부의 책임

을 나에게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14
나는 일부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5

15

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어

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1 2 3 4 5

16
나는 학생들의 문제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1 2 3 4 5

17
나는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나는 매우 활기에 차 있다. 1 2 3 4 5

19
나는 학생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난 뒤에는

아주 기분이 좋다.
1 2 3 4 5

21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

들을 많이 성취했다.
1 2 3 4 5

22
나는 일할 때 감정적인 문제들을 아주 침

착하게 처리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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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s aims to verify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teaching authority on psychological exhaustion. 234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sponses were gathered to pursue the research
purpose.
Fir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teaching recognition and needs for
teaching authority were investigated. To this end, priorities were derived
using the paired sample t-test and Borich needs formula,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visually using the Locus for Focus model. Afterwards, the
results were synthesized to derive the highest priority requirements. In terms
of guaranteed teaching authority, the authority for education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authority for labor and rest, and the authority for status and
property was the lowest. And the degree of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eaching authority was found to be at a normal level. As the result
of the needs analysis, four rights were derived as the teaching authority with
the highest priority needs. Three rights were under teaching authority for
educati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the right to determine the
educational content, and the right to decide on student guidance. Teachers
have the top priority in education rights, which is the basic rights regarding
the status of teacher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most basic rights are yet
to be realized. The last derived item is 'I am receiving overtime pa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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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utside of working hours' is categorized under the teaching rights for
labor and rest.' Overtime labor was found to be the highest priority
requirement, causing low satisfaction even with overtime pay.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teaching rights exercised to
guarantee students' right to learn is required, and management of overtime
work is necessary.
Next, we tried to examin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exhaus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understand how teachers'
recognition of teaching authority affects psychological exhaustion. Based on
the conceptual definitions of teaching authority recognition,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previous studies,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that shows the influence of teaching authority recognition on
social support, which in turn affecting psychological exhaustion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der to confirm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 SPSS PROCESS macro's Model 6, which rapidly verifies the
complex mediating model, was applied. Teachers who recognize that the
guaranteed teaching authority is well established demonstrated higher sense
of emotional stability, so they perceive a higher level of social support and
gain a positive energy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se relationships will
strength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ffect psychological stability
positively, thereby reducing the experience of exhaus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significant doubl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authority recognition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The sequential and complete double mediation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confirm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did not directly affect psychological exhaustion, but
affected psychological exhaustion only throu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 long-term and
high-spread personal psychological mechanism, is an important parameter
once acquired. It can be seen that in order to recover from psychological
exhaus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need training or support to strengthen
the capacity to increas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n internal
characteristic of individuals. In order to strength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raining such as goal achievement experience, positive self-dialogue,
positive imagination, and positive behavior is necessary. In addition, managers
should provide feedback on performance. It should motivate teachers by
providing growth opportunities, sufficient recognition and praise for
performance, and creating a supportive school atmosphere that actively
collects teachers' opinions and promotes participation.

Keywords: Elementary school teacher, Teaching authority recognition, Soci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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