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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및 전문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수도권 지역의 장애인체육회, 재활스포츠센터,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스포츠지도자를 대상으로 190부
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감정부조화는 직무 스트레스의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현 다양성은 전문직 정체성의 하위요인인 공공성, 전문조직활용,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부조화는 전문직 정체성의 자율성,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 스트레스의 하
위요인인 역할모호성은 전문직 정체성의 영향을 미쳤으며, 역할과다는 공공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이외의 전국 지역과 종목별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감정노동 유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인
식과 생각을 포함한 심층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키워드 : 장애인스포츠지도자,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전문직업정체성, 감정부조화, 표현다양성, 역할모호성

Abstract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and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sports coach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190 surveys targeting sports coach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working at sports associ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y, rehabilitation sports centers, 
and welfare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Using the SPSS 22.0 statistical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motional dissonance, 
a sub-factor of emotional labor, affects role ambiguity and role overload in job stress. The expression diversity, 
a sub-factor of emotional labor, had an impact on publicity, us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sense of 
responsibility, which were sub-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It was confirmed that emotional dissonance 
affects the autonomy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It was also confirmed that role 
ambiguity, a sub-factor of job stress, had an effect on professional identity, and that role overload had an 
effect on publicity and autonomy. As a follow-up, a detailed in-depth study including perceptions and 
thoughts on the types of emotional labor of sports coach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according to national 
regions and categories other than metropolitan areas is needed. 

Key Words : Sports coach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Emotional labor, Job stress, Professional identity, 
Emotional dissonance, Expression diversity, Role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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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체육 활동은 단순히 건강유지 및 증진, 운동발
달, 기능의 유지와 회복의 발달을 넘어 보다 풍요로운 삶
의 질을 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식되어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시·
도 장애인체육회, 재활스포츠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
심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과 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자는 상담, 지
도, 행사 관련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과의 
1:1 및 그룹 활동 내에서 장애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신
체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체육활동을 지
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약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인기 없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전공자들조차 취업을 기피
하여[2] 장애인스포츠지도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종사자는 대인접촉 빈도가 높은 서비스 직군으
로 장애인체육 현장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2]. 장애인
이라는 고객을 상대로 체육활동이라는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표현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역시 인간이
기 때문에 조직이 요구하는 외적 감정표현과 내적 마음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고객들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감
정을 표출하는 형태의 감정노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2]. 이처럼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과 움직임의 한계를 갖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 언어적 피드백 제공 등 장애인들
의 특성과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체육활동을 제
공하고 있기 때문이다[3,4]. 

특히, 저조한 운동수행 능력으로 인한 실망감, 장애 정
도가 중증이거나 미취학 장애아동일 경우 주위가 산만하
여 집중력 부재 등으로 짜증감 등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
하지 못한 채 자신이 느끼는 정서적 감정과는 다른 표현
을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된다[1,2]. 

이처럼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 체육활동을 제공하는 지
도자의 중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3,4],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환경 중요성보다는 외형적인 조직체계

구성과 체육대회 개최와 같은 행사와 이벤트 중심으로 사
업이 구성되어가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
그램 운영과 지도자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근무 환경 속에서 직무환경 문제로 인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Hochschid[5]에 의해 감정노동은 의해 처음 언급되었
으며, 육체적 노동과 정신노동과는 차별화할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동으로서 개인이 직업적 규범이나 조직적 규
범을 준수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
이 기분이나 감정을 다스려 얼굴 표정이나 신체표현을 위
해 외부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서비스 관련 직종 종사
자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최근 서비스업종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직
무 변인 간의 연구가 관광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간호학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학 분야에서는 
소수의 연구자[6]들에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타 학문
에 비해 연구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의 다양
성, 장애 유형 및 독특한 요구사항을 갖는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장애인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노동의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연구자[7]에 의해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의 감정노동
관 관련 변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과적 관계를 밝히
는 것을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서비스 요구사항이 지속
적으로 증가되는 변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직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올바른 자기인식과 정체성 확립은 전
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있어 전문직 정체성의 확
립은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
구는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
의 직무 스트레스,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감정노동이 직무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의 감정노동이 전문직 정
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전문 
직업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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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장애인체육은 신체활동과 움직임 한계를 갖는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에서 직접 대면하는 시간과 빈
도가 높고, 장애특성에 따른 지도체계 및 지도교수 방법
을 직접 전달해야만 하는 근무환경 속에 놓여져 있기 때
문에 이들의 직무스트레스는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를 둘러싼 환경 내에서 발생
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뿐 아니라 조직적
인 차원에서의 목표달성을 저하 등 고객만족 달성에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개인 
차원의 이직의도, 직무만족, 직무탈진,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결과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에서 관계성을 밝히고 있다[8,9].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긴장 수준이 증가하고, 
개인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조직 내에서 직무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스포
츠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조직의 인적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및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문직업 정체성에 중요성이 언급
되고 있다[10].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구성
원 본인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지각하는 주관적인 평
가[11,12]이다.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13- 
15]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소진을 예방
하며, 직무 만족,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즉,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스포츠지도
자들은 단순히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
라 장애인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건강증진과 사
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직
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태도는 전문정체성에 영향을 미
쳐 전문 체육지도자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복지관, 재활스

포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스포츠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persons)

ratio
(%)

gender man 117 61.6
woman 73 38.4

age

20-29 94 49.5 
30-39 76 40.0 
40-49 17 8.9 
50~ 3 1.5

department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48 25.3 

Disabled Welfare Center 50 26.3 
Rehabilitation Sports Center 36 18.9 

private sports facility 29 15.3 
freelancer 27 14.2

설문조사는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중복응답, 무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19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
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
을 사용하였고, 설문지 작성은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실시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으

며,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감정노동 
문항, 직무 스트레스 문항, 전문 직업 정체성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전문가 집단(스포츠교육학 박사 1
인, 특수체육전공 박사 1명, 대학교수 1명)에게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전문가 회의와 사전조시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 모든 변수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
택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
서 고유값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40이상이면 유의
한 변수로 간주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고유값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은 0.6이상을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설문
지는 Hochschild[5]의 도구를 번안하여 본 연구에서 맞
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감정노동 요인분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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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emotional labor factor analysis
Variable expression diversity emotional 

dissonance

expression 
diversity

6 .797 .150
4 .795 -.094
5 .670 .150
3 .595 .157
1 .584 .452

emotional 
dissonance

8 -.015 .909
7 .098 .837
2 .223 .492

eigenvalue 2.471 2.053
dispersion% 30.886 25.660
accumulate% 30.886 56.546

reliability .748 .815
KMO .699

Table 3. Results of job stress factor analysis
Variable expression diversity emotional 

dissonance

expression 
diversity

6 .797 .150
4 .795 -.094
5 .670 .150
3 .595 .157
1 .584 .452

emotional 
dissonance

8 -.015 .909
7 .098 .837
2 .223 .492

eigenvalue 2.471 2.053
dispersion% 30.886 25.660
accumulate% 30.886 56.546

reliability .748 .815
KMO .699

Variable role ambiguity role overload

role ambiguity

4 .845 .224
1 .828 .180
3 .814 .265
2 .813 .264
5 .737 .285
7 .642 .526
6 .603 .602

role overload 8 .152 .855
9 .275 .814

eigenvalue 4.140 2.338
dispersion% 45.995 25.978
accumulate% 45.995 71.973

reliability 923 721
KMO .914

Table 2와 같다. 감정노동 표현다양성 797~584, 감정부
조화 .909~ .492로 고유치가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 요인 적재치는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표본 적합성 지수(KMO)=.699 Bartlett의 구형성 검
증=426.487, p=.000으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56.546%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는 감정1 .748, 감정2 .730로 나타났다. 둘
째,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지는 Jeong[16]이 번안하
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하고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역할
모호성 .845∼.603, 역할과다 .855∼.814로 고유치가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적재치는 모
두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표본 적합성 지수(KMO)= 
.9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065.508, p=.000으로 요
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
은 71.973%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는 역할모호성 
.923, 역할과다 .72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professional identity factor 
analysis

Variable expression diversity emotional 
dissonance

expression 
diversity

6 .797 .150
4 .795 -.094
5 .670 .150
3 .595 .157
1 .584 .452

emotional 
dissonance

8 -.015 .909
7 .098 .837
2 .223 .492

eigenvalue 2.471 2.053
dispersion% 30.886 25.660
accumulate% 30.886 56.546

reliability .748 .815
KMO .699

Variable publicity autonomy
professi-

onal organiza-
tions

responsi-
bility

publicity

4 .811 -.071 .183 .062
5 .803 .176 .103 .055
6 .775 -.006 .059 -.129
3 .733 .192 .060 .149
7 .682 .124 .236 -.020

autonomy

14 .108 .895 .071 -.034
13 .032 .842 -.105 -.020
12 .147 .768 .227 .048
11 .082 .457 .384 -.250

profe-
ssional 
organ-
izations

8 .257 .020 .832 .148
9 .322 .137 .746 .173
10 .017 .067 .662 .179

respon- 
sibility

1 -.039 .023 .162 .884
2 .118 -.112 .244 .856

eigenvalue 3.134 2.434 2.095 1.711
dispersion% 22.382 17.387 14.963 12.218
accumulate% 22.382 39.770 54.733 66.951

reliability .835 .812 .744 .798
KMO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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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설문지는 
Hall[17]이 제작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전문직 정체성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항 3번, 문항 9번, 문항 12번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공공성 .811∼.682, 자율성 .895∼.457, 전문조직 
.832∼.662, 소명의식 .884∼.856,로 고유치가 1.0 이상
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표본 적합성 지수(KMO) 
=.76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041.306, p=.000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66.951%로 나타났고,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공공성 
.835, 자율성 .812, 전문조직 .744, 소명의식 .798로 나
타났다.

3.3 자료 분석
설문지 응답이 완성된 설문지를 총 210부를 회수하여 

응답 내용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0부를 제외하
고, 최종 190부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
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으
며, 연구자료분석은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 간의 상

호 관련성을 살펴보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관
관계 계수는 .389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기준치인 .80보다 작게 나타나[18] 다중공선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1 2 3 4 5 6 7 8

expression 
diversity 1

emotional 
dissonance .000 1

role ambiguity .007 .358** 1
role overload -.098 .371** .000 1

identity1 .389** .007 -.182* -.170* 1
identity2 .091 .168* .103 .194** .000 1
identity3 .244** -.131 -.121 -.132 .000 .000 1
identity4 .166* -.150* -.074 -.142 .000 .000 .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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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감정노
동은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할모호성(R²=.128, 
F=13.661, p<.001), 역할과다(R²=148, F=16.137, p<.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감정부조화(t=5.226, p<.001)
는 역할모호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 설명력은 β
=.358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감정부
조화(t=5.494, p<.001)는 역할과다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 설명력은 β=.372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이 전문 직업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감
정노동은 전문 직업 정체성의 하위요인인 공공성(R²=.151, 
F=16,591, p<.001), 자율성(R²=.036 F=3.504, p<.05), 전
문조직(R²=.077, F=7.809, p<.001), 소명의식(R²=.050, 
F=4,944, p<.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Variable role ambiguity
B se β t

(constant) -.002 .068 -.035
expression diversity .005 .068 .005 .072

emotional dissonance .358 .069 .358 5.226***
R(adj. R2)=.128(.119), F=13.661***(.000)

Variable role overload
B se β t

(constant) -.003 .068 -044
expression diversity -.100 .068 -.100 -1.477

emotional dissonance .372 .068 .372 5.494***
R(adj. R2)=.148(.139), F=16.1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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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표현다양성(t=5.759, 
p<.001)은 공공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 설
명력은 β=.389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감정부조화(t=2.322, p<.05)는 자율성에 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 상대적 설명력은 β=.167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표현다양성(t=3.486, p<.001)은 
전문조직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 설명력은 β=.246으
로 나타났다. 넷째,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표현다양성
(t=2.344, p<.05)은 소명의식에 정적 영향, 감정부조화
(t=-2.123, p<.05)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상대적 설명력은 표현다양성(β=.246), 감정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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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52)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emotional labor on professional identity

Variable publicity
B se β t

(constant) .005 .067 .072
expression diversity .394 .068 .389 5.759***

emotional dissonance .002 .068 .002 .037
R(adj. R2)=.151(142), F=16.591***(.000)

Variable autonomy
B se β t

(constant) .000 .072 .004
expression diversity .091 .073 .090 1.244

emotional dissonance .167 .072 .167 2.322*
R(adj. R2)=.036(.026), F=3.504*(.032)

Variable professional organizations
B se β t

(constant) .004 .070 .053
expression diversity .248 .071 .246 3.486***

emotional dissonance -.134 .070 -.134 -1.902
R(adj. R2)=.077(.068), F=7.809***(.001)

Variable responsibility
B se β t

(constant) .003 .071 .039
expression diversity .170 .072 .168 2.344*

emotional dissonance -.152 .071 -.152 -2.123*
R(adj. R2)=.050(.040), F=4.9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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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on professional identity

Variable publicity
B se β t

(constant) -.008 .070 -.112
role ambiguity -.181 .071 -.182 -2.560*
role overload -.169 .071 -.170 -2.388*

R(adj. R2)=.062(.052), F=6.128**(.003)

Variable autonomy
B se β t

(constant) -.004 .072 -.053
role ambiguity .103 .072 .103 1.436
role overload .194 .072 .194 2.705**

R(adj. R2)=.048(.038), F=4.689**(.010)

Variable professional organizations
B se β t

(constant) -.009 .072 -.123
role ambiguity -.120 .072 -.121 -1.679
role overload -.131 .072 -.132 -1.821

R(adj. R2)=.032(.022), F=3.067*(.049)

Variable responsibility
B se β t

(constant) .004 .072 .061
role ambiguity -.074 .072 -.074 -1.025
role overload -.142 .073 -.142 -1.953

R(adj. R2)=.026(.015), F=2.432(.091)
*p<.05, **p<.01, ***p<.001

직무 스트레스가 전문직 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8과 같
다. 직무 스트레스는 전문 직업적 정체성의 하위요인인 
공공성(R²=.062 F=6.128, p<.01), 자율성 (R²=.048, F= 
4.689, p<.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역할모호성
(t=-2.560, p<.05), 스트레스(t=-2.388, p<.05)는 공공성
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 설명력은 역할모호
성(β=.-.182), 역할과다(β=-.170)로 나타났다. 또한, 직
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역할과다(t=2.705, p<.01)는 
자율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 설명력은 β
=.194으로 나타났다. 

4.2 논의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변수인 감정부조화가 직무 스트레스 변수인 역할모
호성, 역할과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19,20]을 부분
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이 대인접촉과정에서 실제 감정
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혼란스러
운 경우 즉, 감정부조화를 지각할수록 자기 소외 경험을 
하게 되고,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이어져 직무 스트레스
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스포츠지도자를 대상
으로 한 Kim et. al.[7]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은 심리·정서
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해주고 있어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 관계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하면 할수록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
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 직무환경은 일반 체육 현장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성과와 조직 목표달
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지
금까지 감정노동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소진[21- 
23], 이직의도[24], 직무탈진[25], 소진[26,27] 직무 관련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무에 대한 감정노
동 수준이 높을수록 긴장 수준이 증가하고, 개인 및 조직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감정노동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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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감정노동은 전문직 정체성의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28]와 본 연
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감정노동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직
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29,30]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으로 직업 정체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정체성은 전문직구성원 스스로가 전문직업인이라
고 내리는 주관적 평가[11]로서 자율성, 소명의식, 서비스
신념, 전문적 기반과 같은 요인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주
며 직업에 대한 의도 및 직업자체에 만족에도 영향을 주
고 있다[31].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들
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체
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톡특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강한 책
임감과 좋은 체육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식을 함양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문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 지각상태를 의미
하고 있다. 즉, 직업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를 말한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Yeom[32]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
구에서 감정노동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업무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할 감정노동에 대
한 고민 및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적, 정서적, 제도적 지지
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에 향상에 도움일 될 
것이라 보고하였다. 장애인체육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는 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도자들의 감정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직무 스트레스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전문정체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할모호성은 공공성에 부
적 영향을 미쳤으며, 역할 과다는 공공성 부적 영향을 미
치고, 자율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역할 갈
등이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직무 스트레
스는 전문 직업 정체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0], 
직무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

한 연구[33], 개인-역할 갈등이 적을수록, 업무 자체에 대
한 모호성이 적을수록 전문직 정체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34]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의 감정노동이 직무 
스트레스 및 전문 직업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
시에 장애인스포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감정부조화는 직무 스트레스의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둘째, 감정노동의 하위요인인 표현 다양성은 전문
직 정체성의 하위요인인 공공성, 전문조직활용, 소명의식
에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부조화는 전문직 정체성의 자율
성,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할모호성은 전문직 정체
성의 영향을 미쳤으며, 역할과다는 공공성과 자율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스포츠지도자가 감정노동으로
부터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업무환경 개선, 동
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감정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
다. 그동안 감정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활동이 축적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정노동을 개인적 차원
으로 인식하며 문제로 인식하며, 감정노동 상황에서 실질
적인 대응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감정노동을 대
처하기 위해 위한 조직 차원의 감성 조절, 감성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제공하여 서로 간 감정노동을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겠다.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
할모호성과 역할과다가 전문직 정체성 하위요인인 공공
성의 신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보아 전문직 
정체성, 공공성 신념, 클라이언트 및 공중에 대한 서비스 
이상(the idea of service)은 전문 직업인의 일차적 목표
이며, 전문직 정체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물론 자
신이 속한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매체라는 사실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족한 직
무는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부정
적인 영향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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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는 개인의 
업무수행능력[27]뿐 아니라 고객서비스 지향성 및 직무 
만족[35]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장
애인스포츠지도사의 전문자격제도 시행되고, 처우 환경 
역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직으로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무과
정에서 실천적 방안으로 전문조직활용, 소명의식, 공공성
에 대한 신념 등이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 인식수준이 함
양을 위한 조직 차원의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스포츠지도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이 직무 스트레스와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설문지 조사를 통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이외의 전국 
지역과 종목별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감정노동 유
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인식과 생각을 포함한 심층 연구
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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