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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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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큐리티 요원이 인지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큐리티 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 요원이 가지는 권한의 정도를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에 

대한 적합성이 현재까지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타당성

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문항의 적합성, 문항의 신뢰도, 문항의 난이도, 웅답반응 범주의 적절성 관점에서의 

문항 적합도를 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자기결정론 요인에서 문항 11번(내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은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나타나 향후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규명할 시에는 문항 11번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신뢰도가 높아 다른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도 결과의 일관성을 보인다.

셋째, 문항 12번(업무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이며 간섭없이 일할 기회가 많다)을 응답하

는데 어렵게 느끼는 반면 문항 1번(부서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이 가장 쉽게 인지하고 

있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난이도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5점 반응범주는 시큐리티 요원에게 적합한 것으로 규명

되었다.

주제어：시큐리티,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 문항 적합도, 문항난이도, 반응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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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등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다

양한 이해관계로 얽매이는 복잡한 사회구조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 가

운데 개인 및 기업에 예상치 못한 사고와 범죄, 암살, 테러 등이 발생되어 안전에 

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현 인들은 즐겁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안전에 한 욕구의 증가로 시큐리티 산업의 필요성이 두되었다(이승

로, 박상일, 2006).

시큐리티 산업은 1950년 초반에 도입되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2000 AS EM회

의, 2002 한 ․ 일 월드컵, 2005 APEC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성공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0년 12월 현재 시큐리티 관련 업체수가 3,473

개, 종사자가 142,363명에 이르게 될 정도로(사이버경찰청, 2012) 시큐리티 산업의 

양적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치안 서비스의 한 주체로서 역량이 강화되어 시큐리

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시큐리티 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산업에 종사하는 종

사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큐리티 기업은 부분 영

세하고 덤핑 계약으로 인하여 종사자들의 급여나 복지수준 등이 낮으며, 1일 3교

나 2일 2교 의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이직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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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사회적으로 직업군에 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김경식, 김평수, 

김찬선, 2007).

특히, 시큐리티 기업의 조직문화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일반 기업에 비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구성원의 상하 간에 

획일적이고 엄격한 수직 구조를 보이고 있다(강민완, 박기법, 전용태, 2006). 이러한 

기업구조는 업무 중에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하였

을 때 신속하고 유연하게 처하기가 쉽지 않아,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궁극적으로 시큐리티 산업의 질적성장

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조성호, 김영태, 김광수, 이원봉, 2008). 

이러한 관점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고객들의 서비스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신속성, 유연성, 반응성, 적응성, 혁신성 등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며, 

전통적인 계층구조에 의한 경영방법으로 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종사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에 한 

자율적인 동기와 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에 이르렀다(정효선, 한천수, 윤혜연, 2009). 

일반적인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1980년  미국 기업에서 생존을 위한 경영 혁신의 

안으로 조직 내에 만연한 무력감을 해소시키고 조직몰입과 기업경영의 혁신을 도

모하고자 도입된 이래 기업조직의 통제위주 관료제 조직에서 종사자의 자발적인 몰

입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아 조직의 혁신을 

유도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다(정효선, 한천수, 윤혜연, 2009). Bowen

과 Lawer(1992)는 서비스 부분에 임파워먼트를 적용시키면 조직행동에 한 정보 및 

보상, 종사자의 조직행동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나 방향성, 그리고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권 등을 종사자에게 할당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Fulford와 Enz(1995)는 임파워먼트를 권한위임과 심리적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

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영향력이 있으며 추구하는 목표에 한 역할수행능력, 

통제력, 권한수용 등을 느끼는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Spreitzer(1995)는 Thomas와 Velthouse(1990)에 의한 종사자의 역량증

와 자신감을 더 강조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로 발전시켜 개인의 가치와 업무에 한 

수요와 기회 간의 조화에 기초를 두어 주관적이며 평가적인 개념으로 의미성

(meaning), 직무수행능력(competence), 영향력(impact)과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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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시켰다. 의미성은 업무에 한 기본적인 관심정도로 개인의 이상, 기준, 신

념, 가치관 등과 관련하여 판단되어진 업무 목표의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직무수행

능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자신감, 기술 등을 소유했다고 믿는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영향력은 개인이 업무에 해 전략적, 관리적, 운영적 결과에 해 

개인이 미치는 영향의 지각정도를 의미하고, 자기결정력은 업무행동에 해 본인 스

스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업무에 한 통제권이나 자율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개인적 지각이다(이정란, 이경국, 2006).

이러한 Spreitzer(1995)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하위요인 간의 상호연계성이 있으

므로 하나의 요인이 없을 경우에 전체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형태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의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

다(Cho & Faerman, 2010; Chow, Lo, Sha & Hong, 2006; Spr eitzer, 2007; Hancer & 

George, 2003).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주(198 8)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임파워

먼트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사도구를 검증하면서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다

양한 상자와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시켜 관련성을 규명하

였다(장막숙, 장효강, 정용모, 2010; 김유경, 서문식, 김상훈, 2007; 김의영, 이종환, 

2011; 신선정, 정원균, 김기영, 2010; 조성호, 김영태, 김광수, 이원봉, 2008; 이정란, 

이경국, 2006).

그 결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경영, 사회복지, 간

호학, 교육, 서비스 분야 등에서 관심이 증가하면서(Molleman, Delft ＆ Slo mp, 2001)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자아존중감, 서비스지향성, 

조직성과, 이직의도 등과 관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종사자들이 업무수행 시 자기 결정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신속하고 자주

적으로 문제해결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석환(2008)은 

공무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강한 구성원들이 직무수행과

정의 심리적 충만감을 인식하고 조직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어 직무에 한 긍정적 느낌이나 조직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행

동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가 일반 서비스 관련 직업군

에서 척도의 적합성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시큐리티 종사자를 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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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척도의 적합성 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김의영, 이종환, 2011; 

김유경, 서문식, 김상훈, 2007; 김창호, 김평수, 2005; 김평수, 이광렬, 이영석, 2005).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에 구성하는 문항의 적합도 정도에 

따라 구인 개념의 외연이 결정되기 때문에 척도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이준우, 송은일, 송성섭, 2011). 이에 DeVellis(2003)는 검사도

구의 척도 개발 시에 타당성, 신뢰성, 경제성 등과 연관시켜 최적의 문항을 사용해 

응답자로부터 특정 현상과 속성에 한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가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서비스 관련 직업군에 비해 시큐리티 요원의 상황적 

관점에서 처해 있는 근무환경 및 직무조건이 다른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가정하

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척도에 한 문항 적합도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은 적합도는 어떠한가?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은 신뢰한가?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의 난이도는 어떠한가?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응답반응 범주는 적절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시큐리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시큐리티 요

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집락표집법에 의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상자를 표집하

였다. 연구 상을 서울 및 충청남도로 제한을 둔 이유는 시큐리티 산업의 수요가 

많고,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큐리티 회사는 경찰청에 등록

되어 있으며 50명이상 근무하는 20개 소기업 업체로 업체별 40부씩 전체 800명에게 

설문을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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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552)

하위요인 n(%)

성별
남자 454(82.8%)

여자 98(17.8%)

연령

20-29세 352(63.8%)

30-39세 162(29.3%)

40-49세 31(5.6%)

50세이상 7(1.3%)

교육

고졸 220(39.9%)

대졸 321(49.1%)

대학원이상 11(2.0%)

근무

기간

1-3년 220(39.9%)

3-5년 160(29.0%)

5-10년 161(29.2%)

10-15년 11(2.0%)

직위

평사원 402(72.8%)

팀장 98(17.8%)

부장이상 52(9.5%)

수입 184.43±55.29

그러나 수집된 자료 중, 응답에 불성실하거나 이중 기입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

는 자료는 제외시키고 실제분석에서 552명(69.0%)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자의 수는 효과크기(ES)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α), 통계적 검증력을 각각 

ES=.50, α=.05, (1-β)=.90으로 설정한 최소 표본수(n=176)에 충족되기 때문에 상

자 수에 의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rdfelder, Faul, & Buchner, 1996). 선정

된 연구 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6개(성별, 연령, 교육, 근무기간, 

직위, 수입) 문항과 Thomas와 Velthouse(1990)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Spr eitzer(1995)

가 개발한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정해주(1988)가 문화적으로 고유한 현상인 에

믹(emic)과 문화적인 일반성인 에틱(etic) 현상을 고려하여(Banville, Desrosi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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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Volet, 2000)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시켜 개발한 질문지를 조사도

구로 활용하였다. 

<표 2> 내용타당도에 기초한 심리적 임파워먼트 문항내용

번호 문항내용

1 부서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

2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업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5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의 역량에 대해 자신이 있다

6 나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터득했다

7 나의 업무 활동은 회사에 매우 중요하다

8 업무 활동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9 나의 업무 활동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10 내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11 내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12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이며 간섭 없이 일할 기회가 많다

특히,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는 의미성, 직무수행능력, 영향력, 자기결정력의 하

위요인에 전체 12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시큐리티요원 전

문가 1명, 스포츠심리학 전문가 1명, 체육측정평가 전문가 1명)에 의해 시큐리티 요

원에 맞는 문항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문항별 내용이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등의 구조적 관계와 관련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한 후(표 2), 사전조사에 의한 신뢰도

를 확인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확인 후, 시큐리티 요원 100명의 사전자료를 수집하여 

내적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Cronbach'α에 의해 신뢰도는 .820으로 안정적인 지수를 

보여 시큐리티 요원에게 적용될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지임을 확인하였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연구 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SPSS 15.0 Vers.을 통해 Cronbach'α 값과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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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문항반응이론의 기본가정인 일차원성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하나의 고유치(eigenvalue), 즉 제 1 성분의 고유

치가 전체분산에 20% 이상 설명하면 일차원성 가정이 지지되기 때문에(강태훈, 

2010; Reckase, 1979) 문항반응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적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Facets 3.61(Linacre, 1989)을 통해 Rasch 모형을 적용하였다. 문항별 적합도와 

관련된 분석에는 Rasch 모형의 기댓값과 응답자가 선택한 반응 간의 차이를 나타내

는 문항내(Infit) 및 외적합도(Outfit) 지수와 문항의 난이도와 신뢰도는 Logit 값과 

분리신뢰도 지수를 사용하였다(Linacre & Wright, 1994; Wright & Masters, 1982). 적

합도 지수는 0.70에서 1.30까지의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적합한 문항으로 간주되며, 

0.70보다 낮은 문항은 변화가 없거나 종속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으로 간주되며, 1.30

보다 높은 문항은 일관성이 없는 문항으로 판단하여 부적합한 문항으로 평가된다(지

은림, 2003; Chi, 2001; Zhu & Cole, 1996). 또한 5점 척도에 피험자 반응범주를 구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치 변화에 따른 5점 척도의 기 점수 

분포와 척도의 범주 확률곡선의 단계조정값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에 한 문항 적합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Rasch 모형의 기본가정인 일차원성 가정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총 2 요인(성분)으로 분석되었고 제 1 성분의 고유치가 2.263, 

제 2 성분의 고유치가 .506으로 가장 큰 고유치를 갖는 1 요인에 의해 75.42%의 분산

이 설명되었다. 따라서 주성분이 전제분산의 20% 이상을 설명하므로 심리적 임파워

먼트 척도 12문항은 일차원성 가정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론적 문항

반응 곡선과 실제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반응빈도 간의 관계를 통해 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x'자로 표시된 점이 95% 신뢰구간

(가는선)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인 관찰치가 Rasch 모형 분석에 적

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 적합도 35

<표 3> 척도의 요인별 주성분분석 결과

제 1 성분 
고유치

제 2 성분 
고유치

제 1성분 고유치의 
설명량(%)

2.263 .506 75.425

 <그림 1> 문항특성곡선에 의한 측정자료의 적합도

(95% 신뢰구간: 양쪽 측면의 얇은 선)

1.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 적합도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표 

4), 자기결정론 요인의 문한 11번(내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다:내 ․ 외적합=1.31)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들은 내 ․ 외적합도 지수가 기준값인 1.0을 기준으로 0.7에서 1.3까지의 

범위 내에 있어 문항별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연구의 

수집된 시큐리티요원 측정 자료가 ‘정규분포로부터 무선 표본이 되었다’는 영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Random(normal) X2 검증결과, X2=10.7로 통계적으로 영가설이 채택되

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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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분리도와 신뢰도

<표 5>는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분리도(Seperation)와 신

뢰도(Reliability)를 나타낸 것으로 분리도 지수가 3.00 이상이면 문항난이도간 분류가 

명확한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지수가 0.90 이상이면 다른 연구 상을 적용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일관성 있게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Baumgarter & Jackson, 1995; Mick 

& Brian, 2008). 또한 모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RMSE는 일반적으로 0.10 이하는 

받아들일 수 있어 모두 최적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MSE=.09, 분리도

=6.27, 신뢰도=.98).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시큐리티 요원에게 적용되는 심리적 임파워

먼트 척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시큐리티 요원을 상으로 적용할 시에도 모든 결과에 

해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문항별 적합도

문항
Infit Outfit

MS STD MS STD

 1. 부서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 1.07 .60 1.07 .60

 2.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01 .10 1.01 .10

 3.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88 -1.1 .88 -1.1

 4. 업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73 -2.7 .73 -2.7

 5.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의 역량에 대해 자신이 있다 .85 -1.4 .85 -1.4

 6. 나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터득했다 .79 -2.00 .79 -2.0

 7. 나의 업무 활동은 회사에 매우 중요하다 .74 -2.60 .74 -2.6

 8. 업무 활동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1.09 .80 1.09 .80

 9. 나의 업무 활동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1.05 .50 1.05 .50

10. 내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1.01 .10 1.01 .10

11. 내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1.31 2.70 1.31 2.7

12.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이며 간섭 없이 일할 기회가 

많다
1.27 2.50 1.27 2.5

Random(normal) chi-square: 10.7  df: 10  significance(probability): .38

<표 5>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신뢰도

RMSE SEPERATION RELIABILITY

기준치 .10 3.00 .97

측정치 .09 6.2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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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 난이도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난이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 

X2=433.8으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처럼 문항 12

번(logit=.7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1번(logit=-.7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문항 12번이 시큐리티 요원이 응답하는데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문항으

로 인식하는 것이며, 문항 1번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측정값이 피험자의 능력이나 문항의 난이도를 logit 값으로 변환시킨 것으로 logit 

값이 클수록 피험자가 응답하려는 문항에 한 난이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logit 값에 한 오류값(SE)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문항별 측정값에 한 정확성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ogit 값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표 6>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문항별 난이도

문항 Logit S.E.

1 -.79 .10

2 -.19 .09

3 -.31 .09

4 -.75 .10

5 -.58 .09

6 -.36 .08

7 .28 .08

8 .32 .08

9 .61 .08

10 .38 .08

12 .70 .08

Fixed(all same) chi-square: 433.8  df: 11  significance(probability): .00

4.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응답반응 범주의 적합성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 적합도 검증에서 응답반응 범

주의 형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 속성이 

높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5점 척도의 응답반응 범주의 수가 시큐리티 요원에게 



38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31호(2012)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주확률곡선과 단계조정값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였다.

 <표 7>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응답범주에 한 단계조정값으로 1범주와 

2범주의 교차점은 -1.13, 2범주와 3범주는 -.81, 3범주와 4범주는 .37, 4범주와 5범주는 

1.57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주 1에서 범주 5까지 평균측정치

도 .02에서 .84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조정값이 점차적

으로 증가하므로 사용된 응답범주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홍세희, 조용래, 

2006; Chi, 2001).

<표 7>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응답반응범주 분석

범주 응답비율(%) 평균측정치 외적합평균제곱값 단계조정값

1 59(3%) .02 .90

2 209(10%) .14 .90 -1.13

3 634(32%) .43 1.0 -.81

4 750(38%) .71 .90 .37

5 348(17%) .84 1.1 1.57

1

2

3
4

5

 

<그림 2> 5점척도의 범주확률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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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2>에서는 범주확률곡선의 x축은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속성과 

문항난이도의 로짓점수 차이를 나타내며, y축은 특정응답범주가 선택될 확률을 나타

낸 것으로 피험자의 범주확률곡선이 범주별 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어 

범주 간의 등급 차이가 타당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측정치 변화에 따른 5점 척도의 기대점수 

<그림 3>은 측정치 변화에 따라 반응범주의 5점 척도의 기 점수에 한 모형 

특성곡선 정보로 측정치가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척도 등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반응범주 수

에 사용되고 있는 5점 척도는 타당한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시큐리티 요원에게 있어 성공적인 직업 활동이란 신체를 담보로 긴장된 상황 속

에서 근무하는 환경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

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직업 활동은 자신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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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과정이

며 임파워먼트로 볼 수 있다(Faulkner, 2001). 이러한 점에서 시큐리티 요원에게 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성공적인 직업 활동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핵심 요건이

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성과 측면에 맞추어 측정하는 

검사이며 검사결과가 시큐리티 요원의 조직 효율성을 위한 관리 및 방안을 위한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시큐리티 요원

에게 적합한 척도로 작용되고 있는지에 해 제기한 학자가 없다. 따라서 사회문화

적 특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적합도에 

한 타당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항반응이론의 Rasch모형은 고전 통계기

법의 문제점인 검사 문항이 가지고 있는 문항별 난이도와 변별도 특성이 피험자의 

집단에 의해 변화되고 집단 간 특성이 다르게 추정된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성태

제, 2001). 즉 문항 모수치들이 문항의 특성이나 피험자의 능력 및 특성에 따라 변화

되지 않는 문항모수 불변성 개념이 적용되어 문항분석에 한 정 성이 보다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문항 적합도를 문항반

응이론에 의해 규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높은 검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항반응

이론은 다양한 심리검사들의 난이도를 추정하거나 난이도를 공통 척도에서 비교하

게 해주며 피험자의 능력을 난이도 수준에서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예순, 

백현순, 김현남, 진주라, 2009).

이에 따른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큐리티 요원이 업무행동에 해 본인 스스로 얼

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업무에 한 통제권이나 자율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 지각을 설명하는 자기결정력 요인에서 11번 문항인 ‘내 업무수행 방식에 있

어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항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큐리티 요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결정할 수 없는 의견에 한 일관

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현 지위에 따라 응답형태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정되는 문항 11번은 응답자의 혼동을 줄 수 있는 

문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전체 12문항 중 1문항은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앞으로 시큐리티 요원을 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할 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척도를 이용해야 타당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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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또한 고전 통계기법인 Cronbach'α와 같이 해석되는 문항 신뢰도 지수를 살펴보면, 

신뢰성이 높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라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신중하게 번역했거나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항 내용을 보다 타당하게 수행되었음을 고려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에서도 문항별 난이도가 차이를 보였

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12번인 ‘업무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이며 간섭없이 

일할 기회가 많다’이며, 가장 낮은 문항은 1번인 ‘부서에 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로 

시큐리티 요원이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에 반응 시에 쉽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쉽

게, 어렵게 판단되는 문항은 어렵게 인식되는 등 문항 난이도가 ±2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문항의 난이도 분포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한 측정값이 상 적

으로 정확성이 높다는 결과도 보이고 있어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별 내용이 적합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척도의 반응범주 적합성에서는 척도의 반응범주가 증가할수록 평균 측정

값 및 임계치가 증가하며 범주확률곡선이 등급 간에 겹치지 않게 이동하여(정혁, 

2009)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5점 척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엄격하

게 척도의 범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범주수를 5점에서 7점이나 9점으로 늘

려 최적 척도법 연구를 통해 적절한 척도의 범주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는 체적으로 척도

의 개발이 잘 수행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결정력의 11번 문항에 해서는 향후 연구자들이 문항을 선택할 시

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연구를 토 로 향후 시큐리티 요원의 조직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규명한 척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이에 따른 척도의 적합성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상자가 

서울과 충남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척도의 적합성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다소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이

용한 연구들이 보다 신뢰로우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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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em Goodness-of-Fi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Scale in Private Security Guards

Kim, Eui-Young
Kim, Sae-Hyung

Lee, Jun-Woo

Based on the results of preceding researches that the uncertainty perceived 

by the private security guards about their roles exerts direct effect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security industry, it needs to preferentially 

examine the degree of authority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s have. The 

suitability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criteria for measuring this for 

private security guards, however,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up to the 

present, so it can be said that the validity of the informat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ccordingly, as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criteria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research examined the suitability of items, reliability of 

items, the level of difficulty of items, and the item goodness of fit from the 

viewpoint of the appropriateness of category of responses, and i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self-determinism factor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criteria, Item 11 was found to be an unsuitable item, so it is proper that Item 

11 should be deleted when examining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from now on. Second, the item reliability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criteria was high, so the consistency of the results 

is shown even if the data are collected from the other private security guards. 

Third, they feel that it is hard to respond to Item 12 while they perceive that 

Item 1 is the easiest, and the level of items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criteria is evenly distributed. Fourth, it was established that the 5-point 

categories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criteria were suitable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s.

Key words：Security, Item difficulty, Response category, Psychological 
empowerment scale, Goodness-of-f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