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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job embeddedness on job burnout related 

with social worker's turnover.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decreasing the level of 

social worker's job burnout. In this study, embeddedness is composed of three sub-variables like fit, 

links, and sacrifice. Job burnout is also composed of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decrease of personal accomplishment. Thereafter,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and study hypothesis 

is tested through the survey.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 components of job embeddednes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mponents of job burnou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som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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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통계청은 ‘2015.7.11일 인구의 날’에 즈음하여 세계와 한국

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특히 노인인구와 관

련하여 우리나라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2.9%와 비교할 때, 2015년 현재 13.1%로 4.5배로 증가하였으

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2030년쯤에는 현재보

다 두 배 수준인 24.3% 수준의 증가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

된다[1].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는 2000

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조만간에 초고령 사회로 진

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현상은 사회복

지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사회복지 현

장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복

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복지사가 처

해 있는 환경은 물론이고 낮은 급여와 업무의 증가에 따른 노

동력의 저하 등의 이유로 인하여 평생을 타인에게 봉사하고자 

하였던 사명감의 약화로 인하여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의도

수준이 높으며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9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41.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2],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에서는 54.9% 이직과 

사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직무태도의 변수와의 관계를 통하

여 직무태도 변수들의 긍정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왔다. 하지만 조

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는 직무태도 외의 

요인으로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

으려고 하는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직무착근도와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직무착근도의 변수를 사용하여 이직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직무착근도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와 직무착근도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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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과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무착근도와 이직의도

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종사자들 중 특히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

어 왔다(박인규, 2005.; 김성민, 2008.; 하동현․김성민, 2010.; 

권기준, 2012.; 이경아․오흥철, 2012.; 배인호․전진화, 2014.; 

전유명, 2014 등)[4-10]. 반면에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져 왔다(최형민, 2008.; 박근도, 2011.; 심상신․김상국, 

2012.; 현은지․허성란, 2012.; 민병조․김병주, 2013.; 현은지, 

2013.; 이지현, 2014.; 나정숙, 2015)[11-18]. 이러한 직무착

근도와 관련한 연구경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직

무착근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직무착근도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 직무

착근도와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김숙영(2012)이 요양보호사들

을 대상으로 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착근도가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19] 오재동․김경호(2013)가 사회복

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불과하다[20]. 따라서 이 연

구의 주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직무착근도와 직무소

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사회복지

사는 직무특성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와의 

접촉 시에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직

무소진의 수준이 높아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이직관리를 위해서도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을 줄

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직과 관련하여, 사회

복지사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

도와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를 유발시키는 과정변수로서 직무

소진을 선정하여,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Job Embeddedness

직무착근도는 Mitchell과 그의 동료들(2001)은 조직구성원

들이 소속 조직을 떠나지 않고서 잔류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

문에서 성립된 개념이다[21]. 한마디로 직무착근도는 조직구성

원의 조직에의 잔류이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착근도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려는 이유보다는 조직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조직구성원들이 소속 조직에 왜 남으려고 하는지를 설명하

는 직무착근도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조직애착에 대한 높은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직업유지와 관련됨은 

물론이고 동료들에 대한 애착이나 조직생활에 대한 애착의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직무착근도는 조직구

성원들의 이직의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직방지를 줄

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착근도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몰입의 수준 

높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직

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게 된다[22]. 따라서 직무착근도는 이

직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이유 보다는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적

극적인 인사관리로 등장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소는 Mitchell과 그의 동료들

(2001)이 적합과 연계, 그리고 희생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구

성하였다[23].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

서의 적합은 현재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사회복

지사가 소속한 조직 등이 스스로와 일치한다고 인지하는 정도, 

연계는 사회복지사가 동료는 물론이고 조직 등과 공식적․비공

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준, 희생은 사회복지사가 현재의 직

장을 떠남으로써 본인이 희생해야 하는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

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의 수준을 분석하

고자 한다.

2. Job Burnout

Freudenberger(1974)에 의해 처음으로 직무소진이란 표현

이 사용된 후[24], Maslach(1982)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직무소진은 조직구성원 간에 나타나는 탈진현상으

로서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감소의 직무소진에 대

한 구성요소가 제시되면서 직무소진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 되

었다[25]. 일반적으로 직무소진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무수행 상 겪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고갈의 결과

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직무소진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업무담당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부정

적인 심리적 탈진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소진을 야기

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권성현(2008)은 개인적 요인과 직무상황

적 요인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은 인구통

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결혼, 결혼 등의 차이에 따라 직무소진

이 달라진다고 하였고, 성격특성은 성격유형, 대리외상, 자아존

중감 등에 따라서 직무소진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

고 직무상황적 요인은 개인의 직무특성과 직업적 특성, 조직적 

특성에 따라서 직무소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26].

조직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소속감과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조직생활을 하게 된

다. 하지만 고객과의 접촉 시에 나타나는 직무탈진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구성원의 신체, 정서, 행동, 동료 간의 대인관계 등

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도 부

정적인 영향은 물론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저해하고 조직몰입

의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이직의도를 높이는 영향을 미친다. 결

국 구성원이 지각하는 직무소진 현상은 구성원 개인은 물론이

고 조직의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7].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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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으면 정서적 

소진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으면 비인격

화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으면 개인성

취감 감소는 낮아질 것이다.

한 직무소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

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겪게 되

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직무소진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직무

소진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3. Job Embeddedness and Job Burnout

이 연구에서의 핵심 논점은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 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이다. 하지만 그동안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 간

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행연구들

이 많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형민

(2008)은 벤처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소진과 직무

착근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직무소진과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인 중 연계와 적합성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8].

박근도(2011)는 호텔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착근도

와 직무소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호텔종사자의 직무착

근도는 그들의 직무소진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9].

심상신과 김상국(2012)은 여가스포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

석결과, 직무착근도는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

났다[30].

현은지와 허성란(2012)은 여행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소진과 직무착근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직무소진은 

및 이직의도를 높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다[31].

민병조와 김병주(2013)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

여, 직무착근도가 직무태도를 매개로 하여 직무소진 간의 관계

에 대한 분석결과, 직무착근도는 교사의 직무소진에 유의미하

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태도 중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는 경우에는 직무착근도가 직무소진에 기

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32].

현은지(2013)는 여행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착근도

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직무착근도의 구성요

인 중 적합과 연계가 직무소진과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33].

이지현(2014)은 국내외 기업체의 사원들과 공공기관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34].

나정숙(2015)은 한식당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

착근도와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직무착근도는 

직무소진을 낮춰주는 결과를 얻었다[35].

지금까지의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들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착

근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직무소진의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직무착근도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Research Design

1. Establishing the Analysis Model and Setting

the Hypothesis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착근도와 이직의도를 유발시키는 과정변수로서 직무소진

을 선정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

복지사의 직무소진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소인 적합, 연계, 희

생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직무소진의 구성요소들을 종속변

수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그림 1>의 연구모형에 의한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으면 직무소진은 

낮아질 것이다. 

2. Measuring the Variables

2.1 Job Embeddedness

직무착근도에 대한 측정은 Mitchell과 그의 동료들(2001)이 

개발한 설문문항[36]을 토대로 이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적합은나는 현재 내가 소속한 조직의 구성

원들을 좋아한다를 포함한 5개 문항, 연계는현재 내가 소

속한 조직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료들은 많은 편이다

를 포함한 5개 문항, 희생은현재 내가 소속한 조직을 떠난

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를 포함하여 5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5점 Likert 척도

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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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ob Burnout

직무소진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Maslach와 Jackson(1981)

이 제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에 기초하여[37] 

이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정서적 소진은

나는 업무 때문에 지쳐 있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5개 문

항, 비인격화는나는 클라이언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

재로 생각한다를 포함한 5개 문항, 개인성취감 감소는나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를 포함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문항들

에 대해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Empirical Analysis

1. Data coll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Sample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을 G광역시와 J

도 지역 소재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배포된 총 250부의 설문지 

중 203부를 최종 표본으로 확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회

복지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재

직기간을 선정하여 해당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대

상인 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71명, 35.1%, 여자가 132명, 65.1%를 차지

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세∼35세가 68명, 33.5%로 가장 많

고, 30세 미만이 64명, 31.5%, 36세∼40세가 57명, 20.7%, 

41세∼45세가 10명, 4.9%의 순으로 나타났고, 46세 이상이 4

명, 2.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173명, 85.3%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이 23명

으로 11.3%, 대학원졸이 7명,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

간에 있어서는 3년∼5년이 96명, 47.3%로 가장 많고, 5년∼7

년이 88명, 43.4%, 2년 미만이 11명, 5.4%의 순으로 나타났

고, 7년 이상이 8명, 3.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 Verifying the Measurement Instrument

이 연구의 변수인 직무착근도와 직무소진에 대한 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이 연

구의 선정변수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직무착

근도의 구성요소인 적합 .075, 연계 .081, 희생 .722, 직무소진

의 구성요소인 정서적 소진 .766, 비인격화 .739, 개인성취감 

감소 .781로 신뢰도 계수들이 0.7 이상이어서 신뢰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측정모형을 설

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적

합도의 검증을 위해 적합도 평가지수를 사용하여 판단한 결과, 

RMR=0.053, IFI=0.936, TLI=0.927, CFI=0.911, 

RMSEA=0.047로 나타나 구조방정식모형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3. Verifying the Hypothesis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에 대한 변수 간 인과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3.1. Job Embeddedness and emotional exhaustion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인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적합, 연계, 희생의 순서로 영향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직무착근도의 수준이 높으면 그들

이 느끼는 정서적 소진의 수준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으면 정서적 

소진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3.2. Job Embeddedness and depersonalization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인과 비인격

화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비인격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합

과 연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

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으면 비인격화는 낮아질 것이

라는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3.1. Job Embeddedness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s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인과 개인성

취감 감소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성취감 감소에 미치

는 영향은 적합과 연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 수준이 높으면 개인성

취감 감소는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1. Test of hypothesis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경로

계수
t값 p

채택

여부

적합

정서적

소진

-.276 -4.237
000*

**
채택

연계 -.185 -3.182
000*

**
채택

희생 -.117 -2.307 012* 채택

적합

비인격화

-.305 -5.133
.000*

*
채택

연계 -.159 -2.916
001*

**
채택

희생 -.095 -1.536 .136 기각

적합
개인

성취감

감소

-.209 -3.513
.000*

**
채택

연계 -.144 -2.781
.001*

*
채택

희생 -.081 -1.255 .07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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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인인 적합, 연계, 희생은 직무소진의 수준

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직무착근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사들의 직무소진과 이직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인사행정의 일환

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직무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직무태도변수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직무소진을 감소시켜주는 원인변수로서 직무착근도의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이직의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직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소진을 감소시켜 주기 위

한 인적자원의 관리차원에서 직무착근도를 사용하여 직무소진

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직무소진 관리에 대한 이

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사회복지조직에서 직무착근

도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들, 즉 최형민(2008), 박근도( 2011), 심상신․
김상국(2012), 현은지․허성란(2012), 민병조․김병주(2013), 현

은지(2013), 이지현(2014), 나정숙(2015) 등의 연구결과와 같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어진 직무착

근도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들

이 사회복지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하였

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

도의 수준이 높으면 직무소진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무착근도의 수준이 높

을수록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소진 및 이직관리

를 위해서는 직무착근도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관계는 정서적 소진, 비인격

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 직무소진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직

무소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조직이나 직무

에 적합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소속감을 지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

는 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사의가치관이 조직의 문화와 잘 부합

하는가를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조직

의 정책결과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하고,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직무관련 기술이나 능력을 잘 익힐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능력과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성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고, 정기적인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의 정착 등으

로 종사자들과의 연계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

공은 사회복지사의 인적 자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다.  이의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의 직무착근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높

은 소속감과 사회복지사라는 자부심의 부여와 업무에 대한 동

기부여를 촉진하는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 내에

서는 동료와 상사, 부하 간의 원활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

는 친목도모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의 마련과  근무환경 개

선과 보수의 적정화와 복지수준의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부담이 과부하 되어  

정서적․․ 육체적 탈진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복

지사의 직무소진의 수준을 낮추어 주어 이직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의 제시에

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대상으로서 설문조사 대상자의 범위의 한정성을 

들 수 있으며, 측정도구가 자기보고형식의 설문지방식으로 수

집된 정보가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직무착근도라는 개

념은 조직 차원인 조직 내적인 요소와 지역사회 차원인 조직 

외적인 요소에 대해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에서는 조직 내적인 요소에 국한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그

리고 직무소진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단편적으로 직무착근

도의 변수만을 선정하여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

지만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직무착근도와 더불어 다양

한 직무태도의 변수들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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