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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에서 교대 근무는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필연적

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근무 형태이다. 교대 근무 직종은 24

시간 근무자의 접근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는 소방관, 

경찰, 간호사, 병원 직원(hospital staff, medical personnel, 

paramedical staff) 등이 해당된다. 교대 근무 형태는 고정근

무(fixed shift work)와 2교대, 3교대, Kelly1)2)스케줄처럼 주

기적으로 반복되는 순환 근무(rotating shift work) 등 다양

한 형태가 있지만, 모든 형태의 교대 근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의 파괴(disruption)를 경험하

며, 그로 인한 피로, 근무시간의 졸림 정도 증가 및 수면의 질 

저하와 불면증 증상 등의 여러 증상을 겪는다.3-5)

일주기 리듬은 인간 내부의 생체시계(internal clock) 조절

인지 및 행동영역에서 교대 근무의 유해적인 영향 :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융합학부 뇌·인지과학과,1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과학협동과정3

이수지1,2 ·박창현2 ·하은지1,2 ·박신원1,2 ·홍혜진1,2 ·박수현1,2

마지영2,3 ·강일향1,2 ·강   한2 ·송병훈2 ·김정윤1,2 ·김지은1,2

Deleterious Effects of Shift Work in the Realm of Cognitive and 
Behavioral Domains : A Critical Review
Suji L. Lee, PharmD,1,2 Chang-hyun Park, PhD,2 Eunji Ha, BSE,1,2 Shinwon Park, MA,1,2

Haejin Hong, BS,1,2 Su Hyun Park,1,2 Jiyoung Ma, MS,2,3 Ilhyang Kang, MS,1,2

Hahn Kang,2 William Byunghoon Song,2 Jungyoon Kim, MD,1,2 Jieun E. Kim, MD1,2

1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Scranton College, Division of Converg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Ewha Brain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3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Shift workers experience a disruption in the circadian sleep-wake rhythm, which brings upon adverse health effects such as fatigue, 
insomnia and decreased sleep quality. Moreover, shift work has deleterious effects on both work productivity and safety. In this re-
view, we present a brief over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on the consequences of shift work, especially focusing on attention-associat-
ed cognitive decline and related behavioral changes. We searched two electronic databases, PubMed and RISS, using key search terms 
related to cognitive domains, deleterious effects, and shift work. Twenty studies were eligible for the final review. The consequences of 
shift work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 1) work accidents ; 2) commuting 
accidents such as car accidents that occur on the way to and from work ; and 3) attendance management at work (i.e., absenteeism, tar-
diness, and unscheduled early departure). These cognitive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shift work were also found to be associated 
with sleep disorders in shift workers. Thus, improvements in the shift work system are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workers’ health 
conditions, work productivity, and safety. 

Key WordsZZShift work ㆍCognition ㆍBehavior ㆍDeleterious effects ㆍMedical personnel.

Received: January 4, 2017 / Revised: February 2, 2017 / Accepted: March 15, 2017
Address for correspondence: Jieun E. Kim, MD
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Scranton College, Division of Convergenc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6932, Fax: +82-2-3277-6932, E-mail: kjieun@ewha.ac.kr
Address for correspondence: Jungyoon Kim, MD
Ewha Brain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6561, Fax: +82-2-3277-6562, E-mail: jungyoon.kimm@ewha.ac.kr



Korean J Biol Psychiatry █ 2017;24(2):59-67

60

을 통해 단백질 발현 등의 유전자 발현 수준에서부터 체온 

조절, 수면, 섭식과 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생명체가 살

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리듬이다.6) 이러한 일주기 리듬을 변화

시키는 교대 근무환경 및 교대 근무스케줄은 교대 근무자에

게 유해한 영향(deleterious effect)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분명

할 것이다.6)7)

본 논문에서는 교대 근무환경이 교대 근무자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 중에서도, 특히 주의 집중력 저하를 포함한 인

지기능 저하, 또는 행동 변화와 관련된 유해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교대 근무자에서 흔히 나타

나는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도 인지기능 저하, 특히 집중력 저

하의 주요한 원인8)9) 중 하나이므로 수면장애와 관련된 결과

도 “주의 집중력 저하를 포함한 인지기능 저하 또는 이와 관

계된 행동 변화”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문헌 검색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

에서 운영 중인 PubMed(https://www.ncbi.nlm.nih.gov/

pubmed/)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인 RISS(http://www.riss.kr/)를 활용하였다. 제목 또

는 초록에서 인지기능 및 주의 집중력 저하와 관련된 단어

(mental performance, attentional failure, attention lapse, 

sleep disturbance)와 유해한 영향과 관련된 단어(injuries, ac-
cidents, accidental, errors, crash)와 교대 근무(shift work)

를 AND 등의 검색 연산자를 활용,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PubMed를 통해 총 321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1차적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논문들과 종설 논문들을 제외하여 

214개의 논문을 재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교대 근무, 인지기

능 저하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은 논문들을 제외하고 

19개의 논문을 포함하였다. RISS를 통해 검색된 265개의 논

문들 중 관련 없는 논문을 배제하고 1건을 포함하여, 총 20건

의 논문을 최종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 및 행동영역에서의 교대 근무의 유해

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문헌 검색의 결과로 추려

진 논문의 고찰을 통해 교대 근무의 유해적 영향을 아래 3가

지의 범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업무 관

련 사고, 두 번째로는 근무 전후의 자동차 사고, 마지막으로

는 시간 관리의 실패(지각, 결석, 병가)이다. 

본      론

업무 관련 사고 

업무 관련 사고(work-related accidents, occupational ac-
cidents, occupation injury, occupation-related injury)의 종

류는 교대 근무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본 범주에서는 의료기관의 교대 근무자인 간호사 및 병원 직

원(hospital staff)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Ta-
ble 1).10-24) 간호사 및 병원 직원들의 업무 관련 사고의 유형

은 주삿바늘과 관련된 사고(needlestick injury and sharps 

injuries)로 감염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사고와 혈액과 체액 

등 직접적으로 감염원에 노출되는 사고,13)15)17)18)21)23) 그리고 의

료 과실(medical error), 술기 과실(procedural error)과 같이 

의료 행위에서의 업무 관련 사고를 다룬 연구10-12)14)16)20)22)23)가 

보고되었다. 직·간접적인 감염원의 노출과 관련한 사고는 교

대 근무자에게 중대한 유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 

과실이나 술기 과실을 범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Ohayon 등11)은 병원 직원(hospital staff members)에 해

당하는 행정직(administrative), 의료직(medical), 사회복지

직 종사자(maintenance and social service staffs)의 다양한 

업무 관련 사고의 빈도를 조사하였고, 면담(interview)과 자

가보고 설문지를 통해서 수면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을 평가

하였다. 연구 결과로, 업무 관련 사고와 병가의 횟수는 수면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수록 증가하며, 순환 교대 근무자

가 고정 교대 근무자보다 업무 관련 사고가 유의하게 증가함

을 보고하였다. 

Smith 등17)은 간호사의 주사침 자상과 관련된 사고와 순환 

근무 형태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에 따르면 고정근무 

간호사보다 순환 근무 간호사의 주사침 자상 발생률이 1.67배 

높았다. 

교대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스케줄의 다양한 변화를 겪을 뿐 

아니라 하루 8시간 이상의 연장된 근무시간(extended work 

duration) 동안 근무하는 일이 흔히 생기는데, 이러한 장시간

의 근무시간이 업무 관련 사고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

과들도 있다. Green-McKenzie와 Shofer18)는 24개월 동안 혈

액 및 체액의 노출(exposure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사고를 당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종사자(healthcare worker)

들의 근무시간을 후향적 연구방법(retrospective study)을 통

하여 추적 조사하는 방법으로 근무시간과 혈액 및 체액의 노

출 사고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지속적인 혈액 

및 체액의 노출 사고를 당하는 근무자의 1/4이 업무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의료 종사자들임을 보고하였다. 

Ayas 등13)은 24시간 이상의 연속 근무를 하는 병원 인턴

(intern)들을 대상으로 경피적 손상(percutaneous injury)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2737명의 병원 인턴들에서 전향적 연구

를 진행하였고,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extended work) 후 낮 

근무(day work)를 할 때와 24시간 근무 없이(non-extended 

work) 낮 근무를 하는 두 집단의 경피적 손상의 빈도를 비



Deleterious Effects of Shift Work █ Lee S, et al

journal.biolpsychiatry.or.kr 61

Ta
bl

e 
1.

 S
tu

di
es

 th
at

 in
ve

st
ig

at
ed

 w
or

k-
re

la
te

d 
ac

ci
de

nt
s 

in
 s

hi
ft 

w
or

ke
rs

A
ut

ho
rs

O
cc

up
at

io
n

St
ud

y 
po

pu
la

tio
n

A
cc

id
en

t t
yp

e
O

ut
co

m
e 

m
ea

su
re

s
Re

su
lts

O
ha

yo
n 

 
et

 a
l.11

)

Ho
sp

ita
l  

st
af

f m
em

be
rs

81
7 

st
af

f m
em

be
rs

 o
f a

 
ps

yc
hi

at
ric

 h
os

pi
ta

l 
1)

 F
ixe

d
 d

ay
tim

e
1)

 sc
he

d
ul

e 
( n

 =
 4

42
)

2)
 R

ot
at

in
g 

d
ay

tim
e

1)
 sh

ift
s (

n 
=

 3
23

)

3)
 S

hi
ft 

or
 n

ig
ht

tim
e

1)
 w

or
k 

( n
 =

 5
2)

W
or

k-
re

la
te

d
 

ac
ci

d
en

ts
, s

ic
k 

le
av

es
In

te
rv

ie
w

s, 
qu

es
tio

nn
ai

re
s*

Fr
eq

ue
nc

y 
of

 w
or

k-
re

la
te

d
 a

cc
id

en
ts

 :  
ro

ta
tin

g 
d

ay
tim

e 
w

or
ke

rs
 ( 1

9.
5%

) , 
fix

ed
 d

ay
tim

e 
sc

he
d

ul
e 

w
or

ke
rs

 ( 8
.8

%
) , 

ni
gh

tti
m

e 
of

 sh
ift

 w
or

ke
rs

 ( 9
.6

%
)

Fr
eq

ue
nc

y 
of

 si
ck

 le
av

es
 :  

ro
ta

tin
g 

d
ay

tim
e 

sc
he

d
ul

e 
gr

ou
p 

( 6
2.

8%
)  a

s 
co

m
pa

re
d

 w
ith

 d
ay

tim
e 

gr
ou

p 
( 3

8.
5%

, p
 <

 0
.0

01
)

Su
zu

ki
  

et
 a

l.12
)

N
ur

se
s

44
07

 n
ur

se
s i

n 
8 

ge
ne

ra
l 

ho
sp

ita
ls 

in
 J

ap
an

 
( c

ol
le

ct
io

n 
ra

te
 

94
.0

%
)

D
ru

g-
ad

m
in

ist
ra

tio
n 

er
ro

rs
, i

nc
or

re
ct

 
op

er
at

io
n 

of
 m

ed
ic

al
 

eq
ui

pm
en

t, 
er

ro
rs

 in
 

pa
tie

nt
 id

en
tifi

ca
tio

n,
 

ne
ed

le
st

ic
k 

in
ju

rie
s

Re
po

rte
d

 th
ro

ug
h 

se
lf-

ad
m

in
ist

er
ed

 
qu

es
tio

nn
ai

re
, 

PS
Q

I†

N
ur

se
s o

n 
ro

ta
tin

g 
sh

ift
s e

xp
er

ie
nc

e 
m

or
e 

oc
cu

pa
tio

na
l a

cc
id

en
ts

 in
 th

e 
pa

st
 1

2 
m

on
th

s (
25

4%
 g

re
at

er
 th

an
 n

ur
se

s w
ho

 a
re

 n
ot

 sh
ift

 w
or

ke
rs
)

A
ya

s 
et

 a
l.13

)  

In
te

rn
s

27
37

 o
f t

he
 e

st
im

at
ed

 
18

44
7 

in
te

rn
s i

n 
US

 
po

st
gr

ad
ua

te
 

re
sid

en
cy

 p
ro

gr
am

s

Pe
rc

ut
an

eo
us

 in
ju

rie
s

W
eb

-b
as

ed
 su

rv
ey

s‡

th
at

 a
sk

ed
 a

bo
ut

 
w

or
k 

sc
he

d
ul

es
 a

nd
 

th
e 

oc
cu

rre
nc

e 
of

 
pe

rc
ut

an
eo

us
 

in
ju

rie
s

Pe
rc

ut
an

eo
us

 in
ju

ry
 ra

te
s :

 e
xt

en
d

ed
 w

or
k 

vs
. n

on
-e

xt
en

d
ed

 w
or

k 
( O

R 
=
 

1.
61

 ;  
95

%
 C

I 1
.4

6-
1.

78
)

Ba
rg

er
 

et
 a

l.14
)

In
te

rn
s

27
37

 re
sid

en
ts

 in
 th

ei
r 

fir
st

 p
os

tg
ra

d
ua

te
 

ye
ar

Si
gn

ifi
ca

nt
 m

ed
ic

al
 

er
ro

rs
W

eb
-b

as
ed

 su
rv

ey
§

Fa
tig

ue
-re

la
te

d
 si

gn
ifi

ca
nt

 m
ed

ic
al

 e
rro

r
N

o 
ex

te
nd

ed
-d

ur
at

io
n 

sh
ift

s :
 3

.8
%

1-
4 

ex
te

nd
ed

-d
ur

at
io

n 
sh

ift
s :

 9
.8

%
> 

5 
ex

te
nd

ed
-d

ur
at

io
n 

sh
ift

s :
 1

6%
Ilh

an
 

et
 a

l.15
)

N
ur

se
s

51
6 

nu
rs

es
 w

or
ki

ng
 

at
 a

 T
ur

ki
sh

 h
os

pi
ta

l 
( re

sp
on

se
 ra

te
 8

7.
0%

)

Sh
ar

p 
or

 n
ee

d
le

st
ic

k 
in

ju
ry

Re
po

rte
d

 th
ro

ug
h 

se
lf-

 
ad

m
in

ist
er

ed
 

qu
es

tio
nn

ai
re

∥

Sh
ar

p 
or

 n
ee

d
le

st
ic

k 
in

ju
ry

 fa
ct

or
 :  

w
or

ki
ng

 fo
r m

or
e 

th
an

 8
 h

ou
rs

 p
er

 d
ay

( p
 <

 0
.0

5)

Sc
ot

t 
et

 a
l.16

)

N
ur

se
s

11
48

 n
ur

se
s w

ho
 h

av
e 

m
em

be
rs

hi
p 

in
 th

e 
A

m
er

ic
an

 
A

ss
oc

ia
tio

n 
of

 
C

rit
ic

al
-C

ar
e 

N
ur

se
s 

an
d

 fu
ll-

tim
e 

em
pl

oy
m

en
t

Er
ro

rs
 in

vo
lv

in
g 

ad
m

in
ist

ra
tio

n 
of

 m
ed

ic
at

io
ns

, 
pr

oc
ed

ur
al

, c
ha

rti
ng

, 
an

d
 tr

an
sc

rip
tio

n 

Re
po

rte
d

 th
ro

ug
h 

lo
gb

oo
ks

¶

Th
e 

ris
k 

of
 m

ak
in

g 
an

 e
rro

r a
lm

os
t d

ou
bl

ed
 w

he
n 

nu
rs

es
 w

or
ke

d
 1

2.
5 

or
 

m
or

e 
co

ns
ec

ut
iv

e 
ho

ur
s (

O
R 

=
 1

.6
1,

 p
 =

 0
.0

3)

Sm
ith

  
et

 a
l.17

)

N
ur

se
s

11
62

 n
ur

se
s f

ro
m

 a
 

la
rg

e 
ho

sp
ita

l in
 

So
ut

he
rn

 J
ap

an
  

( re
sp

on
se

 ra
te

 7
4.

0%
)

N
SI

Re
po

rte
d

 th
ro

ug
h 

se
lf-

 
ad

m
in

ist
er

ed
 

qu
es

tio
nn

ai
re

**

M
ixe

d
 sh

ift
s (

ro
ta

tin
g 

sh
ift

 sc
he

d
ul

e)
 :

-
1.

67
-fo

ld
 in

cr
ea

se
d

 ri
sk

 o
f s

us
ta

in
in

g 
an

y 
N

SI
 ( O

R 
=
 1

.6
7,

 9
5%

 C
I 1

.0
1-

2.
85

)

-
2.

72
 ti

m
es

 g
re

at
er

 ri
sk

 o
f s

us
ta

in
in

g 
an

 N
SI

 fr
om

 a
 c

on
ta

m
in

at
ed

 d
e-

vi
ce

 ( O
R 

=
 2

.7
2,

 9
5%

 C
I 1

.7
1-

4.
44

)



Korean J Biol Psychiatry █ 2017;24(2):59-67

62

Ta
bl

e 
1.

 S
tu

di
es

 th
at

 in
ve

st
ig

at
ed

 w
or

k-
re

la
te

d 
ac

ci
de

nt
s 

in
 s

hi
ft 

w
or

ke
rs

 ( c
on

tin
ue

d)

A
ut

ho
rs

O
cc

up
at

io
n

St
ud

y 
po

pu
la

tio
n

A
cc

id
en

t t
yp

e
O

ut
co

m
e 

m
ea

su
re

s
Re

su
lts

G
re

en
- 

M
cK

en
zie

 
an

d
 

Sh
of

er
18

)

Ho
us

e 
st

af
f, 

nu
rs

es
, a

nd
 

te
ch

ni
ci

an
s

A
 la

rg
e 

ur
ba

n 
te

ac
hi

ng
 

ho
sp

ita
l w

ith
 

ap
pr

ox
im

at
el

y 
60

00
 

em
pl

oy
ee

s

A
cc

id
en

ta
l b

lo
od

 o
r 

bo
d

y 
flu

id
 e

xp
os

ur
e

D
at

a 
re

vi
ew

 o
f a

ll 
ac

ci
d

en
ta

l b
lo

od
 

an
d

 b
od

y 
flu

id
 

ex
po

su
re

s r
ep

or
te

d
 

Th
e 

ac
ci

d
en

ta
l b

lo
od

 a
nd

 b
od

y 
flu

id
 e

xp
os

ur
es

 re
po

rte
d

 b
y 

nu
rs

in
g 

st
af

f 
w

er
e 

al
m

os
t e

qu
al

ly
 d

ist
rib

ut
ed

 a
m

on
g 

th
e 

3 
sh

ift
s

Ha
lv

an
i  

et
 a

l.20
)

In
du

st
ria

l m
in

in
g 

gr
ou

p 
w

or
ke

rs
13

7 
( s

hi
ft 

w
or

ke
r)  

vs
.

13
0 

( n
on

-s
hi

ft 
w

or
ke

rs
)  

O
cc

up
at

io
na

l 
ac

ci
d

en
ts

Pi
pe

r F
at

ig
ue

 S
ca

le
, 

Ep
w

or
th

 S
le

ep
in

es
s 

Sc
al

e

Pi
pe

r F
at

ig
ue

 S
ca

le
 m

ea
n 

sc
or

e 
be

tw
ee

n 
sh

ift
 w

or
ke

rs
 w

ith
 a

cc
id

en
t (

4.
1

±
 1

.8
3)

 a
nd

 th
os

e 
w

ith
ou

t a
cc

id
en

t e
xp

er
ie

nc
e 

( 2
.6

9 
±
 1

.2
2,

 p
 =

 0
.0

01
)  

D
em

ir 
Ze

nc
irc

i 
an

d
 

A
rs

la
n21

)

N
ur

se
s

48
3 

in
vi

te
d

 n
ur

se
s a

t 
G

az
i U

ni
ve

rs
ity

 
M

ed
ic

in
e 

Fa
cu

lty
 

Ho
sp

ita
l o

f A
nk

ar
a 

( re
sp

on
se

 ra
te

 8
9.

94
%

)

N
ee

d
le

st
ic

k 
or

 sh
ar

p 
ob

je
ct

 in
ju

rie
s

Re
po

rte
d

 th
ro

ug
h 

cr
os

s-
se

ct
io

na
l 

se
lf-

ad
m

in
ist

er
ed

 
qu

es
tio

nn
ai

re
s†

†

N
ur

se
s w

or
kin

g 
co

ns
ist

en
tly

 e
ith

er
 in

 th
e 

m
or

ni
ng

 o
r a

t n
ig

ht
 h

ad
 b

et
te

r 
sle

ep
 q

ua
lit

y 
th

an
 th

os
e 

w
or

ki
ng

 ro
ta

tin
g 

sh
ift

s ;
 sh

ar
p 

ob
je

ct
 a

nd
ne

ed
le

st
ic

k 
in

ju
rie

s w
er

e 
as

so
ci

at
ed

 w
ith

 sl
ee

p 
qu

al
ity

Sw
an

so
n 

 
et

 a
l.22

)

A
ll

D
at

a 
w

er
e 

ob
ta

in
ed

 
fro

m
 th

e 
20

08
 S

le
ep

 
in

 A
m

er
ic

a 
po

ll, 
a 

te
le

ph
on

e-
ba

se
d

 
an

nu
al

 su
rv

ey
 

co
nd

uc
te

d
 b

y 
th

e 
N

SF
 ( r

es
po

ns
e 

ra
te

 
17

%
)

O
cc

up
at

io
na

l 
ac

ci
d

en
ts

20
08

 S
le

ep
 in

 A
m

er
ic

a 
po

ll, 
a 

te
le

ph
on

e-
ba

se
d

 a
nn

ua
l s

ur
ve

y 
co

nd
uc

te
d

 b
y 

N
SF

‡
‡

Re
la

tiv
e 

to
 d

ay
tim

e 
w

or
ke

rs
, s

hi
ft 

w
or

ke
rs

 w
er

e 
at

 a
n 

in
cr

ea
se

d
 o

d
d

s f
or

 
ex

pe
rie

nc
in

g 
oc

cu
pa

tio
na

l a
cc

id
en

t i
n 

th
e 

pa
st

 y
ea

r (
O

R 
=
 2

.7
7,

 9
5%

 
C

I 1
.2

7-
6.

02
, p

 =
 0

.0
1)

A
sa

ok
a 

 
et

 a
l.23

)

N
ur

se
s

12
02

 n
ur

se
s i

n 
th

e 
To

ky
o 

m
et

ro
po

lit
an

 a
re

a 
 

( re
sp

on
se

 ra
te

 8
0.

5%
)

M
ed

ic
at

io
n 

er
ro

rs
, 

pr
oc

ed
ur

al
 e

rro
rs

 a
t 

w
or

k,
 in

ju
rie

s a
t w

or
k 

Re
po

rte
d

 th
ro

ug
h 

se
lf-

 
ad

m
in

ist
er

ed
 

qu
es

tio
nn

ai
re

§§

M
ed

ic
at

io
n 

er
ro

rs
, p

ro
ce

d
ur

al
 e

rro
rs

, a
nd

 w
or

k 
in

ju
rie

s w
er

e 
8%

, 1
9%

, a
nd

 
7%

, r
es

pe
ct

iv
el

y

Pa
rk

24
)  

N
ur

se
s

27
9 

nu
rs

es
 

Sa
fe

ty
 a

cc
id

en
ts

, 
co

gn
iti

ve
 fa

ilu
re

Ho
sp

ita
l s

ur
ve

y 
on

 
pa

tie
nt

 sa
fe

ty
 c

ul
tu

re
Fa

ct
or

s i
nfl

ue
nc

in
g 

sa
fe

ty
 a

cc
id

en
t w

as
 sh

ift
 w

or
ki

ng

C
he

n 
et

 a
l.26

)

Tr
uc

k 
d

riv
er

96
C

ra
sh

es
, n

ea
r-c

ra
sh

es
, 

cr
as

h-
re

le
va

nt
 

co
nfl

ic
ts

, 
un

in
te

nt
io

na
l 

la
ne

 d
ev

ia
tio

ns

Sa
fe

ty
-c

rit
ic

al
 e

ve
nt

s, 
sle

ep
 p

at
te

rn
Hi

gh
es

t s
af

et
y-

cr
iti

ca
l e

ve
nt

 ra
te

 w
as

 a
ss

oc
ia

te
d

 w
ith

 sh
or

te
r s

le
ep

V
en

ne
lle

 
et

 a
l.25

)

Bu
s d

riv
er

67
7 

( re
sp

on
se

 ra
te

 9
7%

)
A

cc
id

en
t, 

ne
ar

-m
iss

 
ac

ci
d

en
t

Ep
w

or
th

 S
le

ep
in

es
s 

Sc
al

e,
 q

ue
st

io
nn

ai
re

7%
 ( h

av
in

g 
an

 a
cc

id
en

t)
, 1

8%
 ( n

ea
r-m

iss
 a

cc
id

en
t)

 d
ue

 to
 sl

ee
pi

ne
ss

 
w

hi
le

 w
or

ki
ng

*
 :

 a
ss

es
sin

g 
w

or
k 

co
nd

iti
on

s, 
w

or
k 

sc
he

d
ul

e 
an

d
 t

he
ir 

co
ns

eq
ue

nc
es

,†
:  

as
se

ss
in

g 
m

en
ta

l-h
ea

lth
 s

ta
tu

s, 
Ja

pa
ne

se
 v

er
sio

n 
of

 t
he

 P
SQ

I q
ue

st
io

nn
ai

re
,‡

:  
su

rv
ey

 c
on

ta
in

ed
 d

e-
ta

ile
d

 q
ue

st
io

ns
 a

bo
ut

 w
or

k 
ho

ur
s, 

sle
ep

, w
or

k 
ro

ta
tio

n 
d

ur
in

g 
th

e 
m

on
th

, d
ay

s 
of

f, 
an

d
 n

um
be

r o
f e

xt
en

d
ed

-d
ur

at
io

n 
w

or
k 

sh
ift

s, 
§  

:  
in

te
rn

s 
w

er
e 

as
ke

d
 t

o 
re

po
rt 

w
he

th
er

 t
he

y 
ha

d
 m

ad
e 

a 
sig

ni
fic

an
t m

ed
ic

al
 e

rro
r (

“D
o 

yo
u 

be
lie

ve
 s

le
ep

 d
ep

riv
at

io
n 

or
 fa

tig
ue

 c
au

se
d

 y
ou

 to
 m

ak
e 

a 
sig

ni
fic

an
t e

rro
r?

”)
, ∥

:  
th

e 
fir

st
 p

ar
t o

f t
he

 q
ue

st
io

nn
ai

re
 c

on
sis

te
d

 o
f 

d
es

cr
ip

tiv
e 

qu
es

tio
ns

 w
hi

ch
 w

as
 fo

llo
w

ed
 b

y 
qu

es
tio

ns
 o

n 
w

he
th

er
 th

e 
re

sp
on

d
en

t h
ad

 e
ve

r s
us

ta
in

ed
 a

 sh
ar

p 
or

 n
ee

d
le

st
ic

k 
in

ju
ry

 d
ur

in
g 

th
ei

r w
or

ki
ng

 li
fe

 a
nd

 in
 th

e 
pa

st
 y

ea
r i

n 
th

e 
ho

sp
ita

l a
nd

 a
bo

ut
 th

e 
ch

ar
ac

te
ris

tic
s 

of
 th

e 
in

ju
ry

 e
pi

so
d

e,
 ¶

 :
 in

cl
ud

e 
w

or
k-

re
la

te
d

 q
ue

st
io

ns
 a

nd
 q

ue
st

io
ns

 a
bo

ut
 d

iffi
cu

lti
es

 re
m

ai
ni

ng
 a

w
ak

e 
w

hi
le

 o
n 

d
ut

y,
 *

*
 :

 s
el

f-p
er

-
ce

iv
ed

 p
sy

ch
os

oc
ia

l f
ac

to
rs

 w
er

e 
ad

ap
te

d
 fr

om
 c

at
eg

or
ie

s 
th

at
 h

av
e 

pr
ev

io
us

ly
 b

ee
n 

sh
ow

n 
to

 b
e 

ap
pr

op
ria

te
 in

 J
ap

an
 a

nd
 e

lse
w

he
re

, †
†

:  
PS

Q
I, 

M
or

ni
ng

ne
ss

-E
ve

ni
ng

ne
ss

 
Q

ue
st

io
nn

ai
re

 a
nd

 M
as

la
ch

 B
ur

no
ut

 In
ve

nt
or

y 
w

er
e 

us
ed

, ‡
‡

:  
cl

as
sifi

ca
tio

n 
sc

he
m

es
 w

er
e 

d
ev

el
op

ed
 t

o 
be

 c
on

sis
te

nt
 w

ith
 t

he
 In

te
rn

at
io

na
l C

la
ss

ifi
ca

tio
n 

of
 S

le
ep

 D
iso

rd
er

s-
2.

 
ST

O
P 

qu
es

tio
nn

ai
re

 a
nd

 E
pw

or
th

 S
le

ep
in

es
s 

Sc
al

e 
w

er
e 

al
so

 u
se

d
, §

§  
:  

Sh
or

t F
or

m
-8

, J
ap

an
es

e 
ve

rs
io

n,
 C

en
te

r f
or

 E
pi

d
em

io
lo

gi
c 

St
ud

ie
s 

D
ep

re
ss

io
n 

Sc
al

e 
w

er
e 

us
ed

. O
R  

:  
od

d
s 

ra
tio

,  C
I  :

 c
on

fid
en

ce
 in

te
rv

al
, N

SI
 :

 n
ee

d
le

st
ic

k 
an

d
 sh

ar
ps

 in
ju

rie
s, 

N
SF

 :
 N

at
io

na
l S

ci
en

ce
 F

ou
nd

at
io

n,
 P

SQ
I  :

 P
itt

sb
ur

gh
 S

le
ep

 Q
ua

lit
y 

In
d

ex
 



Deleterious Effects of Shift Work █ Lee S, et al

journal.biolpsychiatry.or.kr 63

교하였는데, 그 결과 24시간 이상 근무한 병원 인턴 집단이 

24시간 근무를 안 한 병원 인턴 집단에 비해서 경피적 손상 

빈도가 1.61배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Ilhan 등15)은 51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사침 자상(sharp 

and needlestick injury)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8시간 이

상의 근무가 주사침 자상의 유의미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연장된 근무시간으로 인한 업무효율과 관련된 

의료 과실(medical error)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뤄졌다. 

Barger 등14)은 2737명의 병원 레지던트(residents)들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24시간 이상 근무한 병원 레지던트의 의료 과

실(medical error)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주의 집중력이 감

소함을 보고하였고, Scott 등16)도 12.5시간 이상 연속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투약 오류(medi-
cation error) 발생률이 1.61배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 

인지기능을 기억, 주의력, 행동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병원 

간호사의 인지기능을 측정하여 인지 실패가 업무 관련 사고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국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이뤄졌다. Park24)은 병원 간호사의 업무 관련 사고를 유발

하는 인지 실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교대 근무스케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무 관련 사고가 피로도 및 졸림 정

도 중 어떤 척도와 더 연관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Halvani 

등20)은 공장근무자를 교대 근무자와 일반 근무자로 분류하

여 두 집단의 피로도와 졸림 정도, 근무 관련 사고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두 집단은 피로도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피로도 척도가 졸림 정도 척도에 비해서 근무 관련 

사고와 더 연관되었다.

의료 종사자와 공장근무자 이외에 교대 근무 운전기사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수면과 졸림 정도(sleep-
iness)와 자동차 사고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Vennelle 

등25)은 677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졸림 정도가 10점을 초과한 133명의 참여자들 중 졸림 

정도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가 7%임을 보고하였다. 

Chen 등26)은 트럭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수면 지속시간

(sleep duration) 및 휴식시간 동안의 수면을 취하는 퍼센트

(sleep percentage in the duration of non-work periods)를 

조사하여, 수면 패턴(sleep pattern)과 자동차 사고(safety-

critical events)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휴식

시간인 새벽 1~5시 사이 수면을 취하며, 수면 지속시간이 5

시간보다 짧은 수면 패턴일수록 안전사고와의 연관성이 높다

고 보고하였다.

근무 전후 자동차 사고

교대 근무자의 주의 집중력 저하는 교대 근무자의 자동차 

사고(motor vehicle accident, motor vehicle crash, motor 

vehicle collision, traffic accident, automobile accident)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동차 사고발생 빈도가 교대 근무시간 

및 형태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밝힌 여러 연

구 결과가 있었고, 주로 통근 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Table 2). 교대 근무 간호사에 대한 연구 중 Gold 등10)은 

미국 매사추세츠병원(Massachusetts Hospital)의 635명 여

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가보고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고, 교대 근무자(night shift)에서 주·야간 

근무자(day/evening shift)보다 약 2배 더 많이 자동차 사고

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자동차 

아차사고(automobile near miss)27)의 경우를 포함한다면 교

대 근무자에서 주·야간 근무자에 비해 2.47배 더 많은 사고

가 발생하였다. 

Asaoka 등23)은 일본의 교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고, 교대 근무 수면장애(shiftwork sleep disor-
der)가 있는 교대 근무자와 교대 근무 수면장애가 없는 교대 

근무자를 비교하여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 아차사고(near 

miss traffic accident)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교대 근무 

수면장애 진단은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통

해 이루어졌으며, 근무 도중 잠에 의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

지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 교대 

근무 수면장애가 있는 교대 근무자에서 그렇지 않은 교대 근

무자에 비해 자동차 아차사고와 실제 자동차 사고발생의 비

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병원 인턴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28) 월평균 

3.9회, 평균 34시간 이상 장시간 교대 근무(extended shift)를 

한 병원 인턴이 그렇지 않은 병원 인턴에 비해 자동차 사고의 

월 발생률이 9.1% 증가했으며, 통근 시 자동차 사고의 월 발

생률은 16.2%로 증가하였다. 또 차 안에서 잠이 들거나 길에

서 차를 멈춘 채로 머문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보고하

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응급 의학 전공의 교대 근무자

에서 야간 교대 근무자가 주간 및 오후 근무자에 비해 교대 

근무 후 퇴근 시 차량 사고율이 높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2) 

이외에 Akerstedt 등29)은 야간 교대 근무자에게 운전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게 하여 정상 수면한 교대 근무자와, 자동차 사

고 빈도와 같은 거리 주행시간을 비교하였다. 야간 근무를 한 

교대 근무자에서 자동차 사고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야간 근무를 한 교대 근무자가 정상수면 교대 근무자에 비해 

졸음 정도가 높으며, 동일한 거리의 주행시간도 현저하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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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음을 보고하였다. 

시간 관리의 실패(지각, 결석, 병가)

시간 관리(time management)의 실패는 지각, 결근(absen-
teeism), 조퇴(leaving early), 근무 중 졸음(falling asleep at 

work)에 해당되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

우(missed work time)를 포함한다.22) 

Demir Zencirci와 Arslan21)이 실시한 터키의 대학병원 간

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간 관리의 결과

와 수면의 질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대 근

무로 인한 수면의 질의 저하로 인해 교대 근무 간호사들이 

시간 관리에 실패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순환 근무 

간호사들은 고정근무 간호사들에 비하여 결근하거나 근무 

중에 졸음에 빠지는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고하고 있

다.21) 위 연구들의 주요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결      론

교대 근무환경은 교대 근무자들에게 업무 관련 사고, 자동

차 사고, 시간 관리 실패로 인한 인지·행동 측면에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함을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

한 유해성은 인지기능 및 수면장애와 관련된 문제들과 연관

되어 있고, 순환 근무와 긴 근무시간과 연관됨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대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순환 교대 근무 형태

의 개선과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개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또 교대 근무 수면장애의 예방적, 치료적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교대 근무 수면장애를 개선하고 예방

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수면과 각성 상태(wakeful-
ness)를 촉진하기 위한 낮잠(prophylactic nap)23)30-33)과 근무

스케줄에 맞게 생체 리듬(circadian clock)의 적응을 촉진시

키는 빛 치료(light therapy)34-41)가 있다. 위 대안을 실제 교

대 근무환경에서 적용하는 연구42)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빛 치료 도구는 교대 근무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

한 형태의 도구33)들로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다. 

교대 근무의 유해성은 교대 근무자들43) 혹은 교대 근무환

경을 시뮬레이션44)45)한 사람연구나 동물연구46)를 통해서 일

주기성 유전자(circadian clock gene)의 발현조절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는 등 교대 근무의 유해성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

(mechanism)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교대 근무와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는 암45)

이나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만성질환47)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기능의 유해적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과 연결될 수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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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인지기

능과 관련된 생물학적 기전을 행동적인 측면과 함께 관찰하

여, 인지행동적인 측면의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동일한 교대 근

무 직종이라 할지라도 교대 근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국

내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국내 교대 근무자들을 대상

으로 한 인지기능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24)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설문조사와 같은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 방법을 통해 안전사고의 결과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Akerstedt 등29)이 안전사고의 결과를 운전 시뮬레이션(driv-
ing simulator)을 통해 측정했던 것처럼, 안전사고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디자인을 통해 교대 근무의 

인지 및 행동영역의 유해성에 대해 유의미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국내연구들이 앞으로 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안전사

고와 관련된 국내연구 중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분석 및 개

선 방안에 관한 연구48)가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인지 및 행동

영역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대부분의 연구는 교대 근무 직종 중

에서도 병원 교대 근무자를 주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가 많았

다. 이는 병원 교대 근무자들은 한 장소의 교대 근무자의 수

가 많아 연구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며 연구수요 및 적용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소방관, 경찰관과 같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교대 근무자들에서, 한 번의 행동 실수나 

인지기능 저하가 미치게 될 사회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병원 

교대 근무자들 못지 않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각 직종의 교대 근무환경에 맞는 사회

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교대 근무·인지·행동·유해성·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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