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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운항 승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방안마련을 해 안 과 근무조건  조직공정성, 조직몰

입 정도를 측정하고,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악하기 해 경로분석을 시행하 다. 2014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을 운항하는 국내 7개 민간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23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안 , 근무조건, 조직공정성, 조직몰입 등을 리커트 5  만 으로 측정하여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을 수행하 다. 경로모형의 합도는 X2=88.424, p<0.001, df=48, X2/df=1.842, RMR=0.044, GFI=0.940, 

NFI=0.926, CFI=0.964, IFI=0.965로 나타났으며, 최종 연구모형에서 근무조건과 안 은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유의미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항공사의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을 해서는 안 을 강화하고 근무

조건을 향상시키고 안 에 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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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fety, working condition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crews members of airline companie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30 employees of the a private airline company who gave their informed consent and comple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 November, 2014.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stablished. The fitness 

of the hypothetical model was adequate (χ2=88.424, df=48, RMR=0.044, GFI=0.940, CFI=0.964, NFI=0.926, 

IFI=0.965). Analysis of the hypothetical model demonstrated that effects of safety, working condi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afety program and working condition to encourage better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pilot, leading to a brighter future for domestic airlin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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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은 1969년 한항공이 설립

된 이래로 지속 으로 성장해왔으며, 1988년 아시아나항

공이 설립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 제주항공을 

필두로 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지

분투자회사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유수

의 가항공사들이 설립되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항공운송은 사람과 운송수단  련시설, 환경 등이 

서로 연계하여 조화롭게 운 되며, 이 과정에서 각 구성

요소간의 원활한 조화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

의 문제 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항공운송은 항

공기를 운항하는 종사자와 장비․시설, 자연  주변작

업 환경의 향을 받으며, 인간의 최  활동 능력은 구성

요소들이 인  특성에 가장 알맞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효율성이 극 화된다[1].

민간 항공사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  업무부서와 직 인 고객 이 

없는 리, 행정, 마  부서  문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운항, 정비 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운항승

무원은 실제 항공기를 조종하며 안 운항을 책임져야 하

는 막 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  자원으로 회사의 신뢰

도, 고객만족도와 연 이 큰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 사고는 인  요인과 련성이 크다. 운항승무

원의 실수나 잘못된 단은 국가 인 재앙의 형태인 사

고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민간 항공사에 매우 치명 인 

결과를 야기하여 항공안 이 으로 요구된다. 

항공안 에는 직업 인 문화, 조직 인 문화, 국가 문

화 등의 요소가 공존하면서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에서 제각기 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 콜건항공

의 컨티넨털커넥션 3407편 추락사고의 원인  하나가 

조종사의 실수  피로 등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 운항

승무원의 피로 리는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과 휴식시간, 기   피로 험 리시스템으로 요

약할 수 있다. 과거 많은 사고가 조종실 내의 인  제 자

원이 활용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들에 한 책이 개인 인 과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을 두어 개인을 징계하거나 항공사에 엄격

한 제재를 용하는 법률의 제․개정만을 반복하 다. 

이러한 방법은 항공안 에는 문화 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무시한 것으로 과거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비의 도구로 사용하는 선진항공의 안 정책과는 거리

가 멀다고 볼 수 있다[1]. 

조직내 종사원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은 인력 리의 

효율화와 경제  측면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조직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은 조직의 발 과 

개인의 발 에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운항승무원의 

직무스트 스로 작용하는 안 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

치는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Helmreicht는 19개국의 15,000명의 조종사를 상으

로 조사 연구한 결과, 부분 직업에 한 만족과 자 심

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4]. 그러나 운항승무원의 직

무는 안 이라는 커다란 명제와 함께 하고 있다는 에

서 안 운항이 조직몰입의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근무조건이나 조직공정성과 

같은 사회심리  요인과의 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몰입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항공 객실승무원의 

조직몰입에 한 일부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5,6], 운항

승무원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세계 항공운송시장의 팽창과 함께 증가하

고 있는 민간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질 리뿐 아니라 운

항 승무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방안마련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안 과 근무조건  조직공정

성 정도를 살펴보고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

을 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안전의 개념

안 (Safety)이란 험이 존재함을 제로 성립되는 

개념으로 일반 으로 험은 ‘부정 인 가치를 지닌 사

건에 처할 확률’, 즉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명의 사상 

는 물자의 괴 등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업무의 정상

인 수행을 해하는 잠재 인 험 상태로부터 해방되

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완벽하게 험이 없는 상태는 

실 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 인 상태이므로 운

인 차원에서의 안 이란 조직이나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  이하로 험이 존재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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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 수 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 

는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  이하로 험이 존재하는 상

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웹스터 사 에 의하면 상해, 손실, 감손, 고통, 해 

는 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안 리는 그와 같은 자유를 한 보 , 보호 는 

방호장치와 잠 장치, 질병 방지에 필요한 기술  지식

이라고 하 다[7]. 안 에 한 개념은 험요인 리와 

함께 사고 방과 련되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런 측면

에서 안 을 발생 가능한 사고를 피하는 상태 는 발생 

가능한 사고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8].

안 은 신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주변 환경으로

부터 건 한 신체를 지킬 수 있으므로  인간존 의 사상

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자기를 소 하게 여기고 항

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안 은 개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우리 주 의 환경을 재

정비한다는 에서 공동체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

에 안 의 요성이 있는 것이다[9]. 안 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의 

안 으로 그 범 를 국한시켰을 때, 정확한 의미의 안

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할 수 있어  안 에 

한 정의를 우선 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안 이

란 안 을 해하는 험 요인에 하여 요한 3가지 개

념으로 인  물  피해 험이 없는 상태, 험정도가 수

용이 가능하도록 어든 상태, 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

는 상태를 포함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10].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시카고 약에 의거 국제민간항

공의 안 , 질서유지와 발 을 해 항공기술, 시설 등 합

리 인 발 을 보장  증진하기 해 설립되고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있는 UN 문 기구이다[11]. ICAO는 

설립 취지에 맞게 로벌 민간항공시스템의 지속  성장 

달성이라는 비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  달성을 

해 ICAO의 미션  략목표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들

을 담고 있다. 그 에서 항공안 은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12].

우리나라는 모든 개선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8년 

ICAO의 항공안 종합평가에서  세계 1 를 기록하면

서 우리나라의 항공안 성이 부시게 호 되었지만 우

리는 이에 안주할 수 없고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항공안 에 한 응은 자기만족의 이유

때문인지 항공안 기술원 설립과 같이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새로운 조직설립과 항공법을 분법 하여 

분야별로 나 어 각각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에 치 하

고 있는 듯하다[10]. 

국내 항공교통의 안 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요

한 임무이다. 정부는 ICAO의 기 과 국내항공법규 요건

을 수하고 안 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략과 

로세스를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속 으로 개선해야 한다. 

항공안 은 항공실무를 토 로 규칙을 제정하므로 항공

안 규제사항에 하여 항공 산업계의 의견을 극 으

로 수렴해야 한다. 한 항공안 보고제도와 정보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 인 안

리 실 을 지원해야 하며, 민간 항공사와 안  련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 력해야 한다[13].

2.2 조직공정성의 개념

조직공정성은 개인 공정성 인식을 부여하는 제도와 

의사결정구조를 의미한다[14]. 즉,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제도나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공정한지에 한 인

식, 는 조직 속에서 구성원이 인식하는 공정성 지각으

로 정의한다[15]. 

공정성은 구성원의 입장에서 조직에 한 참여하는 

것이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조직의 공정성 확보는 매

우 요하다. 조직 구성원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

는 차에 해서는 참여가 낮지만 공정하다고 인지하면 

결과가 불만족스러원도 규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6].

사회  정의 추구와 련된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

의 시간이나 노력 등의 투자에 따르는 기 에 한 심리

 보상과 련된 개념이며 궁극 으로는 희소자원  

사회의 다양한 가치 배분과 련된 문제에 있어 방법론

 개인주의에 토 를 둔다[18].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조직원들의 신행

동을 증 시키기 해서는 조직차원에서의 공정성 유지

와 조직 내 신뢰를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 인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5]. 

2.3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은 특정한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해 

동일시하고 있는 정도,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개인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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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oretical framework of study

표와 가치로 인식하고 조직을 해 노력을 보이고 멤버

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18]. 한 조직몰

입은 조직과 련된 개인의 심리 인 상태로써 단순한 

조직 충성심과는 다른 개념이며 구성원들이 조직이 존속

하고 발 하도록 조직을 해 노력하는 극 인 계를 

의미한다[3].  

조직몰입의 행동  결과는  행동(Focal Behavior)

과 임의 행동(Discretionary Behavior)으로 구분된다. 

 행동은 몰입 상과 직 으로 련된 행동이며 임

의 행동은 직 인 연 성은 없으나 개인이 임의로 선

택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이다. 를 들어, 조직 몰입의  행동은 조직

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며 임의 행동은 조직에 남아있기 

해 더 노력하는 행동을 말한다[19]. 세 차원의 몰입 모

두  행동을 일으키지만 유지  몰입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상에 몰입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

명하 다. 즉, 이직을 하고 싶어도 다른 안이 없어 재

의 조직에 머물고 있는 종업원은 조직이 요구하는 기본

인 과업 수행은 유지할 것이나 원을 도와주거나 업무시

간 외에 근무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Meyer 등은 이러한 각각의 몰입 차원이 행동에 다르

게 향을 미친다는 에서 조직몰입을 세 차원으로 구

분하는 것이 요하다고 지 한다[20]. 연구 결과들에 따

르면 직무만족, 직무수행, 조직 시민 행동과 같은 조직에

서의 정 인 결과 변수와의 련성은 정서  조직 몰

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규범  조직 몰입이 높았다. 

유지  조직 몰입의 경우에는 련성이 없거나 부정 으

로 련되어 있음이 밝 졌다. 

조직행동의 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수 이 높

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요성이 강조되

고 다른 성과 변수보다 조직성과에 근거 심이 되는 개

념이다[21].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수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구조, 조직의 인 자원 리시스템, 

조직지원인식, 조직공정성 등이 있다고 제시하 다[5]. 

한 조직몰입의 요인은 기업의 조직 문화, 조직 규모, 조

직 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 느끼는 간 인 만족요소와 

여, 진 , 고용의 안정성, 직무규정, 후생복지 등 피고

용인 개개인이 느끼는 직 인 만족 요인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재 민간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직무 련 연구

는 직무스트 스[22,23]나 직무만족  이직의도[24]에 

해 진행되었으나 사회심리  요인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서는 다각 인 련요인을 탐색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민간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가설  모형을 구축한 후 요인 간의 경로를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경로 분석모형 연구이다. 즉, 

실증분석을 해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 로 운항 승

무원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연구모형은 [Fig. 1] 과 같다.

민간 항공사 운항 승무원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



융복합 사회에서 민간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조직몰입 결정요인 : 안전, 근무조건, 조직공정성을 중심으로 59

는 가설모형에 포함된 변수들로는 외생변수에 근무조건

과 안 을 두었고, 내생변수에 조직몰입을 두고 매개변

수로 조직공정성을 포함하여 구성하 다.

3.1.1 가설 설정
H1. 낮은 근무조건은 조직공정성에 부(-)의 향을  

것이다. 

H2. 안 은 조직공정성에 정(+)의 향을  것이다. 

H3. 낮은 근무조건은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것이다. 

H4. 안 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것이다.

H5.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것이

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인천 국제공

항  김포국제공항을 운항하는 국내 7개 민간 항공사의 

운항승무원들에게 연구 목 을 설명하고 조를 의뢰하

여 자발 으로 승인한 연구 상자에게 서면 동의와 함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구조화된 설문지 

250부를 직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 으

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230

부(92.0%)의 유효 표본을 분석 상으로 하 다. 

3.3 측정도구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한 변수의 조작  정의는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기 로 일반  특성 5문항, 근무

조건 3문항, 안  3문항, 조직공정성 3문항과 조직몰입 3

문항으로 구성하 다. 

안 은 천재지변, 질병, 해로운 조건, 해고 등과 같은 

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개인이 갈등

과 불안으로 정신 , 신체 으로 과잉부담을 느끼면서 

발생하는 유기체의 심리  반응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조[2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근거로 하여 운

항승무원이라는 직무에 맞게 ‘안 규정  차제시’, ‘안

 토의’, ‘효과 인 안 규정’으로 구성하 고[26],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 5

 척도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안 하다고 인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0.66이었다. 

근무조건에 한 개념은 근로기 법에 확실하게 정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 과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7]. 장[28]이 사용한 문항을 근

거로 운항승무원에게 알맞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공

되는 음식의 수 ’, ‘목 지 숙식여부’  ‘기내 업무환경’

으로 구성하 고,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 5  척도를 측정하여 수가 높을

수록 좋은 근무조건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의 Cronbach’s α는 0.72이었다.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제도

나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가에 

한 인식이다[15]. 본 설문항목은 McFarlin and 

Sweeney[29]의 연구를 토 로  최[3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에서 ‘정확한 정보수집’, ‘인격  업무지침’  ‘충분

한 정보제공’ 으로 구성하 다]. 측정은 ‘  그 지 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록 조직공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6이었다. 

조직몰입은 특정한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해 

동일시 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Mowday가 개발한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18]를 

수정보완하여 왕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 ‘장기근속’  ‘  직장근무 희망’으

로 구성하 다[35]. 측정은 ‘  그 지 않다(1 )에서 ’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 5  척도로서 수가 높

을수록 조직몰입에 하여 정 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79이었다.  

3.4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21.0(IBM SPSS Statistics 21.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와 AMOS 21.0을 이

용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결측

치는 완 정보 최 가능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용하 다. 

4. 연구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이 된 응답자 230명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227명(98.7%), 여성 3명(1.3%)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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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eights
S.E

Reliabilit
y of 

concept
AVE*

Working condition

working condition 1 0.57 0.63

0.75 0.51working condition 2 0.90 0.18

working condition 3 0.60 0.60

Safety

safety 1 0.42 0.47

0.78 0.56safety 2 0.84 0.20

safety 3 0.70 0.40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justice 1 0.83 0.25

0.90 0.75organizational justice 2 0.82 0.22

organizational justice 3 0.82 0.21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1 0.72 0.41

0.88 0.71organizational commitment 2 0.88 0.22

organizational commitment 3 0.89 0.21

 * Average Variance Extracted

났으며, 연령은 20  11명(4.8%), 30  90명(39.1%), 40  

101명(43.9%), 50  이상 28명(12.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소속 항공사는 한항공 119명(51.7%), 아

시아나항공 77명(33.5%), 제주항공 8명(3.5%), 에어부산 

3명(1.3%), 이스타항공 12명(5.2%), 티웨이항공 2명

(0.9%), 진에어 9명(3.9%)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은 공군사 학교 66명(29.0%), 해군사 학교 

3명(1.3%), 한국항공 학교 45명(19.6%), 한서 학교 8명

(3.5%), 일반 4년제 92명(40.0%), 엠 리리들(미국) 7명

(3.0%), 그리피스(호주) 6명(2.6%)으로 나타났다. 

출신을 민경력과 군경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민경

력은 한항공 조종훈련생 35명(15.2%), 한국항공 학교 

비행교육원 본1과 13명(5.7%), 운항인턴 13명(5.7%), 면

장인턴 40명(17.4%), 1,000시간 민경력조종사 21명

(9.1%), 기타 6명(2.6%)이며 군경력은 공군사 학교 66

명(28.7%), 공군2사 학교 2명(0.9%), 사 후보생(조종장

학생) 15명(6.5%), 공군 ROTC 12명(5.2%), 해군조종사 

경력 6명(2.6%), 기타 1명(0.4%)으로 나타났다. 

승무기종별로 살펴보면, B737 104명(45.2%), B747 22명

(9.6%), B767 9명(3.9%), B777 22명(9.6%), A320 49명

(21.3%), A330 18명(7.8%), A380 6명(2.6%)으로 나타났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의 확인  검증을 해 체 구성개념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으며 X2=88.424, p<0.001, df=48, X2/df=1.842, 

RMR=0.044, GFI=0.940, NFI=0.926, CFI=0.964, IFI 

Delta2=0.965등 모든 지수들의 합도가 기 치를 상회

하고 있어 측정모델이 실제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

으로 단되었다. 

각 요인의 모든 변수는 개념 신뢰도가 기 치인 0.7이

상이며,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도 기 치인 0.5 이상으로 나타나 사용된 측정항목

들은 해당 연구변수들에 해 높은 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렴타당성과 구성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요인간의 측타당성과 별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상 행렬과 분산추출지수와의 련성을 확인하

으며 <Table 2>와 같다.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 다 상

지수를 비교한 결과 각선의 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다 상 계수(r2)의 값이 작아 요인 간 별타당성을 확

보하 음을 알 수 있다.

4.3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구조

방정식 모델을 이용하 다. 공분산 구조분석에 사용된 

모수추정방법은 최 우도법이며 공분산행렬을 분석 자

료로 이용하 다. 가설검정에 앞서 연구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 분석결과 X2=88.424, df=48, p<0.001로 연구

모형이 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X2 

값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클수록  가설

이 기각될 경우가 많다. 

X2 검증에서 p값이 0.05미만으로 나와 가설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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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Factor Working 
condition Safety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ing condition 0.51

Safety 0.06* 0.56

Organizational justice 0.19* 0.38* 0.75

Organizational commitment 0.17* 0.19* 0.17* 0.71

α=0.05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각 요인별 각성 행렬은 분산추출지수임

        [Fig. 2] Path diagram of the model

Path β S.E C.R.
H1 working condition -> organizational justice -.401 .088 -4.567***

H2 safety -> organizational justice 1.082 .217 4.974***

H3 working condi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513 .139 -3.686***

H4 safety -> organizational commitment .872 .299 2,917**

H5 organizational justi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109 .148 .742

주) 
*:p<0.05, **:p<0.01, ***:p=0.000

<Table 3> Path coefficient

되더라도 합도 지수들의 경험  기 들을 통해 모형의 

합도를 설명할 수 있다[31]. 따라서 모형 합에 한 

단은 X2 검증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다른 합도 지

수들과 함께 단해야 한다. 분석결과 RMR=0.044, 

GFI=0.940, AGFI=0.903, NFI=0.926, CFI=0.964로 반

인 합도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연구가설의 검정 

연구가설의 검정을 하여 직 경로계수의 t값을 평

가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 으며, 인과

계분석을 한 최종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논문에서는 95%신뢰수 (유의수  

0.05)에서 t값(CR)이 2보다 클 때 연구가설이 채택된다

[31]. 

이에 따른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가설1, 가설2, 가설3 , 

가설4는 채택되었고, 가설5는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이 

정(+)의 계를 보 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기각되었다. 의 세부가설별 채택여부와 최종 연구

모형을 살펴보면, 민간 항공사의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

을 해서는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고 안 에 한 노력을 

높이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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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항공사 조직 리와 인 자원 리 측면에서 

안 , 근무조건, 조직공정성  조직몰입에 한 요성

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경 리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

가 운항승무원의 직무 만족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해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아울러 

운항승무원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한 경로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민간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근무조건에 만족할수

록 조직공정성  조직몰입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 복리후생제도 운 은 운항승무원의 안정감과 근로

의욕을 상승시켜서 직무만족  태도가 향상됨으로써 조

직 리 운 이 효율 일 것을 시사하 다. 

둘째, 연구도구인 직무스트 스에서 운항승무

원과 련성이 높은 안 요인을 선택하여 조직공정성 

 조직몰입과의 구조 계를 분석한 결과 민간 항공사에

서 안 운항을 한 노력을 보다 강화시킬 경우 조직공

정성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즉, 민간 항공사에서 안 의식을 철 히 리하

면 운항승무원의 조직몰입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직무스트 스는 차에 한 심리  평가

에 을 두는 차공정성에 향을 다는 Mcfarlin 외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9].

민간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 

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운항승

무원의 안 , 근무조건,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 간의 경

로를 분석하여 민간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조직 리 운

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깊다.

본 연구결과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직  효과를 

나타내는데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조직공정성을 측정하

는 내용이 주로 민간 항공사의 의사결정, 운항승무원에 

한 인격 인 업무지침  업무량에 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다루었기에 민간 항공사에 느끼는 강한 소속

감, 정년근무 등을 측정하는 조직몰입 내용과 직 인 

련성이 낮게 조사된 것으로 단된다.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직무스트 스는 다양한 하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 ’이라는 하

요인만을 선택하여 분석하 기에 다각 인 직무 스트

스와의 경로를 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연구

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보상, 피로와 같은 사회심리  요인에 한 연구  

출신별, 회사별로 조직공정성  조직몰입의 차이에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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