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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사의 일터 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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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bility and job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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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 교사의 일터 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울산시 특수 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특수 교사의 일터 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 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 의식, 공동체
의식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 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
의식, 공감 의식, 초월 의식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터 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 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 의식 요인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 영성의 하위 요인인 내면, 공감, 공동체, 초월 의식 요인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 영성의 내면 의식, 공동체 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교직 적응
탄력성이 높아지며, 소명 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특수
교사의 직무 소진 감소와 교직 적응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of special 
teachers' on their adaptability and job burnout. The subjects were 108 special teachers at Ulsan City.
Frequency,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irs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resilience of teacher adaptation revealed that inner 
and community consciousness had an effect on the resilience of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However, vocation, empathy, an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did not affect the resilience of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Second, analyzing the impa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job 
burnout showed that vocational consciousness had an effect on job burnout. On the other hand, inner 
empathy, community an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had no effect on job burnout.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inner and community consciousness asp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higher the 
resilience to adapt to the teaching profession, and higher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lower the job 
burnou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measures to reduce the job 
burnout of special teachers and increase their resilience to adapt to the teaching profession.

Keywords : Special Teacher, Workplace Spirituality, Teaching Adaptability, Job Exhaustion, Community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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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풍요로운 삶을 영

위하고 있다. 반면, 선천적, 후천적인 문제와 사고로 장
애인의 증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
인을 도우며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
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른 의미와 관점
으로 자체로의 역사, 문화적 실제와 장애아동, 성인이 필
요한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아동들은 같은 내용이더라도 일반 아동과는 달리 반
복학습이 필요하고, 배운 것을 일반화 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은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계획되고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이는 이들을 지
도하는 특수교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적, 정서적 장
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
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2]. 이와 같이 특수
교사의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직 적응 탄력성은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된다.

교직 적응탄력성이란 역경과 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적
인 기능 유지, 결과를 보이는 능력을 교직 적응탄력성이
라고 한다[3].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나 문제 행동, 일탈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
된 사람들 중에도 역경을 극복하며,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직 적응탄력성의 의미로 
‘탄력, 탄성, 복원력 또는 병이나 불행으로부터 빠른 회복
력과 쾌활성에 압력이 가해질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물질의 유연함과 탄성을 말한다[4]. 특수교사 또
한 ’개인이 겪는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개개인들에게 동
일한 과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위험 요소에 동일한 
노출에도 개인의 지각 여부에 따른, 적용의 과정에 어떤 
지지를 경험했는가에 따라 문제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5].

이와 같이 교직 적응탄력성의 중요성과 함께 직무 소
진의 변인이 대두된다. 직무소진은 특수교사와 같이 ‘타
인과 교류를 통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
나는 냉소와 그에 따른 증상, 정서적인 탈진이라고 하였
으며, 교사와 같이 타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직무 소진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6]. 국외의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보면 특수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은 낮은 직무만족도, 자기 효능감을 가

진 스트레스에 취약한 조직집단‘이라고 한다[7]. 이는 직
무스트레스 대처방안성 중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안이 
직무소진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8].

위와 같이 특수교사의 교직성과 대두되는 중요한 변인
은 일터영성으로 이는 일터에서의 조직의 문화 또는 리
더자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의 영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
로 표현이 되며, 조직원들이 자신의 영성을 일터 내에서 
안정감 있는 표현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적
인 차이’라고 한다[9]. 개인 중심적 일터영성이 먼저 시작
됨으로 특수교사의 직무수행에 일어나는 일터에서의 영
향이 미침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0]. 또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 목적을 일과 조직 등의 현장에서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11]. 따라서 특수교사의 일
터영성은 ‘일과 조직의 환경 속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
고 더 좋은 가치 실현을 위해 인간 본연의 심리적인 의식 
상태로, 전체적, 통합적 과정’을 말한다[12]. 이는 특수교
사의 일터영성은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소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터영성은 특수교사에 대한 의미와 목적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욕구가 
증가하는 것이다[13]. 이와 같이 국내기업직원 239명을 
대상으로 일터영성은 직원의 회복탄력과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특히 소진과의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계성을 살펴보
면 효율적 인적자원개발이야 말로 기업의 경쟁률을 좌우
하고 소진을 낮춘다는 것이다[15]. 따라서 특수교사의 일
터영성과 교직 적응탄력성이 직무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
며, 특수교사들의 교직 적응 탄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밝혀내는 것은 특수교사의 직무성과의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교직 적응탄력
성이 직무 소진과의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의 일
반적 특성이 일터영성 및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
과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특수교사의 
일터여성과 교직 적응탄력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 교사의 일터 영성이 교직 적응
탄력성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특수
교육 분야에서 특수교사들의 직무 소진 감소와 교직 적
응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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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

력성,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3월 10일부터 2020년 07월 20

일까지 울산시의 특수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1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
은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08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일터영성 39문항, 교직 적응탄력성 25문항, 직무 소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교유형, 연령, 학력, 교직경력 등으로 구
성하여 조사하였다.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을 측정하기 위
해 노상충[16]이 사용한 일터영성의 측정도구는 하위요
인 내면의식 9 항, 소명의식 10항, 공감의식 5 항, 공동
체의식 10항, 초월의식 5 항 총 39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교직 적응탄력성
을 측정하기 위해 임연경[17]이 사용한 교직 적응탄력성
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자기효능감 6문항, 심리적요인 
5문항, 사회적관계 5문항, 환경 및 생활만족 4문항, 정책
적지지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특수교사의 직무 소진을 측정하
기 위해 임연경[17]이 사용한 직무 소진의 측정도구는 하
위요인 정서적 탈진 7문항, 개인적성취감 감소 8문항, 학
생에 대한 비인격화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일터영

성의 전체 신뢰도는 .940으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
이고 있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면의식 
.931, 소명의식 .919, 공감의식 .930, 공동체의식 .925, 
초월의식 .926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전체 신뢰도는 .834의 높은 신뢰
도를 보이고 있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자기효능감 .775, 심리적요인 .792, 사회적관계 
.780, 환경 및 생활만족 .830, 정책적지지 .820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직무 소진의 신뢰도 또한 .804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탈진 .731, 개인적성취감 감소 .752, 
학생에 대한 비인격화 .704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측
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
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Workplace 
spirituality

Inner 
consciousness 9 .931

.940

Vocational ritual 10 .919
Empathy 5 .930
Community 
consciousness 10 .925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5 .926

Adaptabili
ty to 
teaching 
profession

Self-efficacy 6 .775

.834
job factors 5 .792
Social relationship 5 .780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4 .830

job 
exhaustio
n

Policy support 5 .820

.804

Emotional 
exhaustion 7 .731

Decrease in 
personal 
achievement

8 .752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특수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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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알아보았으며,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
탄력성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특수

교사의 성별은 남자 36명(33.3%), 여자 72명(66.7%)으
로 남자 보다 여자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은 특수학교가 66명(61.1%)으로 특수학급 42명
(38.9%) 보다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40대가 51명(47.1%)으로 가장 많이 차지
하였으며, 30대가 29명(26.9%), 50대 이상이 22명
(20.4%), 20대가 6명(5.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학사가 64명(59.3%)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31명
(28.7%), 박사 13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
은 6년-10년이 40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11년-15
년이 34명(31.5%), 16년 이상이 23명(21.3%), 4년 이하
가 11명(10.2%) 순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교사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lassification
Total(N=108)

Frequency Ratio(%)

Sex
Male 36 33.3
Female 72 66.7

School
Special school 66 61.1
Special class 42 38.9

Age

20s 6 5.6
30s 29 26.9
40s 51 47.1
Over 50 22 20.4

Education
Bachelor 64 59.3
Master 31 28.7
Doctor 13 12.0

Teaching 
career

Under 5 years 11 10.2
6-10 years 40 37.0
11-15 years 34 31.5
Over 16 years 23 21.3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일터영성에 대한 기술통계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일터영성 요인의 전체는 M=3.99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공감의식(M=4.04)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소명의
식(M=4.03), 내면의식(M=4.00), 공동체의식(M=3.97), 
초월의식(M=3.92)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일터영
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Workp
lace 
spiritu
ality

Inner 
consciousness 108 2.67 5.00 4.00 .41

Vocational ritual 108 2.70 5.00 4.03 .39
Empathy 108 2.40 5.00 4.04 .42
Community 
consciousness 108 2.60 5.00 3.97 .41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108 2.80 5.00 3.92 .38

Total 108 2.85 5.00 3.99 .36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workplace spirituality

3.2.2 교직 적응탄력성에 대한 기술통계
특수교사의 교직 적응탄력성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교직 적응탄력성 요인의 전체는 
M=3.62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직 적응탄력
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책적지지(M=3.81)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관계(M=3.71), 자기효능감(M=3.63), 
심리적요인(M=3.55), 환경 및 생활만족(M=3.40) 순으
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교직 적응탄력성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Adapta
bility 
to 
teachi
ng 
profes
sion

Self-efficacy 108 2.50 5.00 3.63 .50
job factors 108 2.40 5.00 3.55 .49
Social 
relationship 108 2.40 5.00 3.71 .48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108 2.25 4.00 3.40 .32

Policy 
support 108 2.00 5.00 3.81 .50

Total 108 2.64 4.80 3.62 .36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on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3.2.3 직무 소진에 대한 기술통계
특수교사의 직무 소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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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으며, 직무 소진 요인의 전체는 M=2.39로 평균 
점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성취감 감소(M=2.65)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탈진(M=2.38), 학생에 대한 비인
격화(M=2.14)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직무 소진
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job 
exhaus
tion

Emotional 
exhaustion 108 1.00 3.71 2.38 .45

Decrease in 
personal 
achievement

108 1.75 3.63 2.65 .41

Depersonalizati
on of students 108 1.00 3.60 2.14 .59

Total 108 1.29 3.07 2.39 .41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job exhaustion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성, 직무 소진과

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특수교사의 일터영성과 교직 
적응탄력성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r=.778, p<.01). 반면, 일터영성과 직무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491, p<.01). 또한 교직 적응탄력
성과 직무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
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52,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
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
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Classification Workplace 
spirituality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job exhaustion

Workplace 
spirituality 1

Adaptability to 
teaching 
profession

.778** 1

job exhaustion -.491** -.552** 1

**p<.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4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성, 직무 소진과의 관계
3.4.1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직 적응탄력성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
하는 R2값이 .621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2.1%로 회귀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373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
과 추정된 회귀모형(F=33.405, p<.000)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
력을 살펴보면, 내면의식(β=.220, p<.05), 공동체의식(β
=.344, p<.01)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
위요인인 소명의식(β=.071, p>.05), 공감의식(β=.029, 
p>.05), 초월의식(β=.203, p>.05)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교직 적응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epen
dent 

variabl
e

Independen
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
zation 
factor t/p Toler

ance
limitB Standar

d error β

Adapt
ability 
to 
teachi
ng 
profes
sion

Constant .555 .243 2.285**

Inner 
consciousn
ess

.191 .096 .220 1.981* .302

Vocational 
ritual .066 .124 .071 .532 .206

Empathy .024 .101 .029 .243 .265
Community 
consciousn
ess

.301 .105 .344 2.859** .257

Transcende
ntal 
consciousn
ess

.190 .110 .203 1.72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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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the 
elasticity of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3.4.2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소진에 대한 일터영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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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7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27.8%로 회귀모형을 설
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743
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
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
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17.846,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
을 살펴보면, 소명의식(β=-.420, p<.01) 요인은 직무 소
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β=-.064, 
p>.05), 공감의식(β=-.180, p>.05), 공동체의식(β=.053, 
p>.05), 초월의식(β=.072, p>.05) 요인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
교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수교사
의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Depen
dent 

variab
le

Independen
t variable

Unnormalizatio
n factor

Standard
ization 
factor

t/p Toleran
ce

limitB
Standa

rd 
error

β

job 
exhau
stion

Constant 4.651 .388 11.993
***

Inner 
consciousn
ess

-.064 .154 -.064 -.416 .302

Vocational 
ritual -.447 .197 -.420 -2.266

** .206

Empathy -.177 .161 -.180 -1.104 .265
Community 
consciousn
ess

.054 .168 .053 .319 .257

Transcende
ntal 
consciousn
ess

.078 .176 .072 .44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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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job 
exhaus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
성, 직무 소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교직 적응탄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적응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책적지지 요인이 가장 높았으
며, 사회적관계, 자기효능감, 심리적요인, 환경 및 생활만
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
식, 공감의식, 초월의식 요인은 교직 적응탄력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
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동체의식 요인이 높
을수록 교직 적응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 요인
은 직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터영성과 직무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
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교직 적응탄력성과 직무 소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터영
성의 하위요인인 내면의식, 공감의식, 공동체의식, 초월
의식 요인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의 일터영성 하위요인인 소
명의식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터영성은 교직적응 탄력성을 돕는다
는 연구[9]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수교사의 일터영성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고 있다[10]. 이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11]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사의 직무에 대한 추구점이 일치한다[14].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사의 역할 수행을 높이
기 위해 일터영성, 교직 적응탄력성, 직무 소진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행
복감이 특수교사와 가족, 장애인 등 공동체에서 일터영
성, 교사 적응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상의 논의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에서 살
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에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 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 
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
수교사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성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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