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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다. 연구대상은 2020년 한국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의 비율을 기반으로 서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12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했다. 연구는 IRB 승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 통계는 SPSS & AMOS 25.0를 활용
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핑을 활용하였다. 연
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정(+)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한 윤리
의식에 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자기효능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실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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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ethical consciousness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atio of the statistical yearbook of Korean 
social workers in 2020,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n 512 social workers work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oul.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IRB approval. The analysis and statistics of this 
study used SPSS & AMOS 25.0. Bootstrapping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social workers' ethical consciousness on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was verified. In addition,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verified between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social workers on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systems and practices to support capacity building and promote 
self-efficacy for ethical awarenes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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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사
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회적 문제해결과 욕구를 해
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특히, 취약계층 등 복합
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에 욕구가 
높고[1],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2]. 이에 사
회복지시설에서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서비
스 욕구, 열약한 사회복지 근무환경, 사회복지 관련 서비
스 수요의 증가로 스트레스를 겪어 낮은 직무만족을 보이
기도 한다[3].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낮은 직무만족감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열악한 
직무환경과 낮은 직무만족은 이직률 증가로 서비스의 질
적 만족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 또한, 낮은 직무
만족은 근무의 연속성에 따른 불안정성 등으로 효과적이
고 효율성 있는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
한 사회복지시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
다.

정부와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인상, 근무시간, 인력확보, 휴식, 대체휴무, 보
수교육 등과 같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이
언트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어
려움, 서비스 실천 방법의 한계 등이 낮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4].

한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자의 권익을 옹호하며[6], 예측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정한 가치를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7-8]. 이에. 이용자에게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윤리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만족감을 
높이고, 높아진 서비스 만족감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스스
로의 업무에 가치를 느끼고 긍정적인 직무의 만족을 가진
다[9].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사
회복지의 이념과 사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윤리
적인 실천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한다. 클라
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윤리적인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가치를 높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10-14].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
로 사회복지사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윤리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가치있
는 서비스를 제공한 긍정적인 경험을 지원하며, 자기효능
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15]. 

자기효능감은 ‘할 수 있다’는 지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긍정적인 성취를 나타내도록 돕는 역할
을 한다. 윤리의식은 긍정적 경험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16]. 또한,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에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역할이 중요함
을 알 수 있다[17-19]. 즉,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
비스 실천 경험은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올바
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역량강화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기여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사회복지서비
스 실천에 전문성을 높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기에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에 관하여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을 근거로 연구코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수준이 직무만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수준과 직무만족 사이에
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윤리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
윤리의식 및 직무만족은 선행관계를 통해 연관성을 찾

을 수 있다. 높은 윤리의식은 높은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고[11,20,21], 조직 내 긍정적인 영향으
로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12,2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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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 중에서 윤리의식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해소 영향이 있고[22], 
윤리의식은 직무만족 증가를 통한 삶의 전반에 긍정적 만
족감을 줌을 볼 수 있다[23]. 또한 윤리의식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성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돕는다[11,24].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은 직무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사회복지
사의 윤리의식 증가에 관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
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윤리의식과 직무만족 간의 영
향을 확인코자 한다.

2.2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윤리의

식은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대전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
사의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
이 있었고[25],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 윤리의식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이 있었다[26]. 
또한, 사회복지 업무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
에서 윤리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했
다[27].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윤리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이 있음을 검증했다[28]. 
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은 
영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코자 한다.

2.3 윤리의식,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
자의 윤리의식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29]. 장애인복지시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15]. 하지만, 사회복
지사를 대상으로 윤리의식과 직무만족 속에서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하여 연구를 실천한 내용은 많지 않다. 이에 
앞에서 확인한 윤리의식과 직무만족, 윤리의식과 자기효
능감 관계 이외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관계의 연구로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윤리의식,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으
로 이어지는 매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을 윤리의식, 자
기효능감,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확인코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목적
으로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20년 한국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의 비율을 기반으로 서울 사회복지시설(사회복
지관 31.2%, 노인복지시설 17.4%, 장애인복지시설 
18.8%, 아동복지시설 15.8%, 지역자활센터 16.8%)의 비
율을 근거로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12
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했다. 온라인의 특성
상 무응답은 없었으며, 관련 연구는 IRB 승인(승인번호 
P01-202105-22-001)으로 2021년 5월부터 6월에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서 소재지가 서울
인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총 40개 시설에 협조공문과 
모집공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총 512명이 참여하였다.

3.3 변수별 척도
3.3.1 윤리의식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에 관한 척도는 Borys & 

Pope[30]가 개발하고 Yoo[31]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했
다. 관련 척도는 6문항, Likert 5점 척도이며, Yoo[3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10,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7였
다.

3.2.2 직무만족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척도는 Guidubaldi & 

Cleminshaw[32]이 구성하고 Min[33]이 사용한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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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관련 척도는 17개 문항Likert 5점 척도이며, 
Min[3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10,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883이다. 

3.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 Adams[34]가 제작하고 Hong 

[3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관련 척도는 16문항 
Likert 5점 척도이며, Hong[3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60,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81이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과 통계는 SPSS & AMOS 25.0를 활용

했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확인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
했다. 둘째,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했다. 셋째,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
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했다. 매개효과 분석모형은 AMOS를 활용한 구
조방정식의 부트스트랩핑을 활용하였다. 

4. 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을 통해 확인한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여자 

320명(62.5%), 남자 192명(37.5%)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
았다. 연령대로 20대 265명(51.8%), 30대 128명(25.0%), 
40대 77명(15.0%), 50대 이상이 42명(8.2%)의 비율이었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512)

Division N %

Gender Male 192 37.5
Female 320 62.5

Age

20s 265 51.8
30s 128 25.0
40s 77 15.0
50s~ 42 8.2

Period

~1 year 34 6.6
1~2 years 88 17.2
2~3 years 105 20.5
3~5 years 105 20.5
5~10 years 102 19.9
10years ~ 78 15.2

Education

junior college 198 38.7
college 145 28.3

graduate school 99 19.3
etc 70 13.7

다. 경력으로 2년에서 3년 미만과 3년에서 5년 미만이 각
각 105명(20.5%), 5년에서 10년 미만 102명(19.9%), 1년
에서 2년 미만 88명(17.2%), 10년 이상 78명(15.2%), 1
년 미만이 34명(6.6%)의 비율이었다. 학력으로 전문대학 
졸업 198명(38.7%), 4년제대학 졸업 145명(28.3%), 대학
원 졸업 99명(19.3%), 기타 70명(13.7%)의 비율이었다.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을 통해 확인한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

과 윤리의식 평균 3.784(SD=1.040), 직무만족 평균 
3.430(SD=.943), 자기효능감 평균 3.539(SD=.834)였다. 
주요 변수들은 정규성을 보였다.

Table 2.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Ethical 

Consciousness 3.784 1.040 -1.103 .503

Job Satisfaction 3.430 .943 -.259 -.355
Self-efficacy 3.539 .834 -.817 1.237

4.3 상관관계
Table 3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연구대상자

의 특성에서 성별(남성=0, 여성=1)과 학력(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기타=0, 4년제대학 졸업/대학원 졸업=1)
은 더미처리했다. 연령과 경력은 빈도분석으로 구분한 내
용과는 달리 설문 자체인 비율척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만족에 자기효능감(r=.790), 윤리의식(r=.788), 
학력(r=.555), 경력(r=.520), 연령(r=.361)이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1 ㅤ ㅤ ㅤ
2. -.091* 1 ㅤ ㅤ ㅤ
3. -.013 .615** 1 ㅤ ㅤ ㅤ
4. .036 .190** .508** 1 ㅤ ㅤ ㅤ
5. .115** .272** .386** .493** 1 ㅤ ㅤ
6. .047 .372** .459** .436** .695** 1 ㅤ
7. .081 .361** .520** .555** .788** .790** 1

1. Gender, 2. Age, 3. Period, 4. Education, 
5. Ethical Consciousness, 6. Self-efficacy
7. Job Satisfaction
*p<.05, **p<.01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ㅤㅤ153

4.4 가설검증
4.4.1 타당성 검증
Table 4를 통하여 관측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복합신뢰도의 최소값이 .997로 허용치 0.7보다 높고, 평
균분산추출지수의 최소값이 .978로 허용치 0.5보다 높아 
관측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Division β S.E AVE C.R

Ethical 
Consciousness

1 .952 .016

.985 .997

2 .944 .012
3 .900 .011
4 .950 .019
5 .935 .010
6 .918 .009

Self-efficacy

1 .851 .015

.982 .998

2 .893 .011
3 .904 .012
4 .891 .013
5 .897 .012
6 .877 .014
7 .886 .013
8 .879 .014
9 .910 .010
10 .884 .013
11 .871 .014
12 .894 .012
13 .853 .014
14 .847 .017
15 .824 .017
16 .836 .021

Job Satisfaction

1 .845 .022

.978 .998

2 .846 .019
3 .872 .019
4 .842 .016
5 .854 .019
6 .874 .019
7 .907 .013
8 .894 .016
9 .867 .016
10 .909 .014
11 .873 .015
12 .915 .014
13 .871 .022
14 .874 .019
15 .917 .012
16 .895 .015
17 .857 .021

Table 4. Intensive validity verification

4.4.2 측정모델의 검증
Table 5를 통하여 확인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x2= 

2740.889, df=636, p=.000로 공분산행렬 간에 차이로 
부적합하다. 그러나 x2은 표본 크기에 영향이 크기에 절

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고려했다. 그 결과 절대적
합지수인 SRMR=.027, 증분적합지수인 NFI=.908, TLI= 
.923, CFI=.929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x² df p SRMR
2740.889 686 .000 .027

NFI TLI CFI RMSEA
.908 .923 .929 .077

Table 5. Model fit

4.4.3 구조모델 분석결과
Table 6을 통하여 확인한 검증결과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에 윤리의식과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으로 윤리
의식(ß=.469, C.R=12.490, p<.001)과 자기효능감
(ß=.467, C.R=12.111, p<.001)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또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으로 윤리의식(ß=.712, C.R=17.915, p<.001)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Division B β C.R.
Self-efficacy ← Ethical 

Consciousness
.506 .712 17.915

Job 
Satisfaction

← .393 .469 12.490

← Self-
efficacy .551 .467 12.111

Table 6. Verification result

4.4.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Table 7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윤리의식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했다(ß=.333, p=.005). 매개효과 검증은 
AMOS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했다.

Table 7.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
Sobel Test β p

Ethical Consciousness → 
Self-efficacy → Job Satisfaction .333 .005

Fig. 2. Research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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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과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윤리의식의 영
향을 확인했다(ß=.469, p<.001). 이는 선행연구 연구[11, 
12, 20-24]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윤리의식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윤리의식의 
영향을 확인했다(ß=.712, p<.001). 이는 선행연구[25-28]
를 지지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윤리의식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
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확인했다(ß=.467, p<.001). 관련 결과는 선행연구
[12,29]를 지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
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사의 자
기효능감을 통한 직무만족 증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과 직무만족사이에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했다(ß=.333, p<.01). 
이는 윤리의식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17,18]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
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하여 윤리의식과 자
기효능감을 함께 고려한 사회복지 실천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및 실
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의
식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마련 및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매년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
하여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으로 윤리교육 영
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교육시간이 짧고 사회복지실천 현
장에 적합한 내용을 모두 전하기 어렵다. 이는 보수교육 

강사의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다양
성을 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윤리의
식을 높이기 위한 사례와 개입방안을 안내하는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실천
이 가능한 윤리 연구 및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여 사회
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인 실천을 이
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과 환경 마련이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과 학교 
및 학회에서는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을 바라
보며 사회복지사의 욕구를 파악하고 현시대에 필요한 역
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들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지원에 관한 제도와 환경 마련
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할당표집방법으로 전국 규모가 아닌, 서울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윤리의식으로만 독립
변수를 한정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보다 다양한 변인을 확인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조사를 활용하여 횡단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에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
기에 종단적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 등이 요구된다. 이
와 같은 한계에서도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증
진을 위해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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