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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  목  첫째, 경찰 들  직 내에  경험하는 컴 과 미   감 에 미 는 향  검 하
고 째,  감  변수  직 동 시에 미 는 향  실 하는 것 다. 째, 컴 과 직 동 시, 미 과 

직 동 시 사  계에   감  매개 과  검 하고 째,  감 과 직 동 시 사  계에  

집단  심  과  실 하고  한다. 본 연  본   지 경찰청  경찰 에 근 하는 남�  
경찰  353  상  사 한 후 가 검 에 들 본  사용하 다. 연 결과 경찰  경험한 컴 과 

미   감 에  과  미 는 것  검 었고,  감  직 동 시 상에  향  미 는 

것  었다. 그리고 컴 과 미 , 직동 시 사  계에   감   매개 역할  하는 것  
나타났 ,  감 과 직동 시  계에  집단  심   역할  하는 것  었다. 본 연  

 시사  엄격한 계 계가 지 고 직 스트 스가  경찰 직에 컴 과 미  행  산시  

 직  시키는  여하게  것 다.

주 어 : 컴 , 미 ,  감 , 직 동 시, 집단  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compaction and virtue experienced 
by police officers in the organization on positive emotion and, secon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the organization uniformity, which is subordinate variable. Third, we inte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positive emo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and organization 
uniformity, and fourthly, to demonstrate the coordination effect of collective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emotion and organization identicalness.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53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working at police stations belong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used these samples for hypothesis testing.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compaction and virtue experienced by police offic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emotion, and 
that positive emo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henomenon of tissue co-ordination. And it has been 
shown that positive emotion plays a full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virtue and 
organizational co-ordination, and that positive emotion and collective self-esteem plays a controlling 
role in the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co-ordina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reating a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by maintaining a strict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spreading the compaction and virtuous behavior to police organizations with high task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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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업 특 상 험에 는 빈도가 고, 

규 한 주 간 근  계  직  등  직

스트 스가 가   직업 에 해 다[1].  같  

 직 스트 스는 직 내  직 만  감

시킬 뿐 니라 업 과  한 계가 는 직동

시 상  감 시키는 주  원  고 다[2,3, 50]. 

직동 시란 직 원들   직과 끝 지 함

께하겠다는 체 에 한 개  직에 한 철

한 사 감과 충 심  갖춰 하는 경찰 들에 특별  

는 목  하나 다[4]. 

직에 동 시 지 못한 원들  직에 한 착

감  어지고 업  감 , 직  나 고 

하는 직 향  나타내게 다[5].  같   

결과  감 시키고 직동 시 상  는  

 색할 필 가 다. 그러나 지 지 경찰 과 

직동 시에 한 연 는 경찰  감 동과 결과변

수  계에  직동 시  변수  연 한 상

(2009)[6]  연  에는 찾 보  어 운 실 다. . 

에 근 주목 고 는  심리학   경찰

 직동 시 상   수 는 다 한 변 에 한 

실  연  진행해 보고  한다. 

직 내에  고통  겪고 는 동료나 상사, 그리고 

하직원에 해 감 , 시간 , 질  도움  주고 

는 행  미하는 컴 (Lilius et al., 2008)[7] 미

 미시간 학  Dutton과 동료 연 들에 해 

 연 어 고 다. 

컴  경험한 직 원들  고통스러운 사건  

직 하게 라도 그 에   미  찾 고 

하고(Folkman & Moskowitz, 2000; Fredrickson, 

Tugade, Waugh & Larkin, 2003)[8, 9], 컴  경험

하는 수가 가하  할수   감 도 함께 가 

다.  같  컴  경험  해 가  개  

 감   체  향상시  결  직에 

한 착심  가시키게 다(Lilius et al., 2008)[7]. 

또한 컴  원들  직  목  가  수용하도

 도 주어  직과 끝 지 함께 하겠다는 직  

지  욱 강하게 만든다(O’reilly & Charman, 1986)[10]. 

한편, 직 내에  미 (virtue)   직 과학 

에  강 어 지만  연  료는 매우 미미

한 편 다. Cameron(2003)[11]  직 미  직

갖고 는  특 라고 하고, 하   항목  

낙 주 (optimism), 신뢰(trust), 컴 (compassion), 

실 (integrity), 용 (forgiveness)  하 다. Peterson 

& Seligman(2004)[12]는 미  도  한 행동과 

계가 는 개  개   어 사  향

상  지향하는 행 라고 하 고, Rhee, Dutton & 

Bagozzi(2006)[13]  직  미  행동  직  도

 규  거나 리  개  태    집

단  나타나는 식  동 라고 하 다. 

직 미  근본   보다는  

 주목하고  에 직 원  직 미

 주 경험하  할수  직 체 도 함께 향상 다

(Rhee, Dutton & Bagozzi, 2006)[13]. 동료들에게 

 는 습  찰한 원들   는 에 

해 과 심  갖게 고 결  신도  는 

행동에 동참 하게 다(Hatch, 1999; Eisenberg, 

1990; Sethi & Nicholson, 2001; Leavitt, 1996; 

Quinn & Dutton, 2002)[8-12].  같  직 미  

다  원과 함께 동하여 동  할 수 는 

 는 직  것 다(하원식 , 2012)[20]. 

직 에  동하고 는 원들  신 , 질

 고통  많  겪고 고, 동료나 상사 또는 직  

뜻한 공감(compassion)  하고 다(Dutton & 

Heaphy, 2003)[20]. 그 는 개 보다는 직차원에

 보살핌     큰 심리  감  얻  수 

 다[8]. 컴  경험한 직 원들  

 마 에   감  끌어 내 고 하고

(Lilius, Worline, Maitlis, Kanov, Dutton, & Frost, 

2008)[21], 신  경험한 공감  과  동료들에게 

하게 다. 뿐만 니라 직과 심동체가 는 

직 동 시 상  나타내  다  원들에게 가 

하고 는 직  랑스럽게 여 는 집단  심  

하게  것  할 수 다. 

본 연 는 경찰 들  직 내에  컴 과 미  

경험할 경우  감  매개  직 동 시에 미

는 향   실 하는  그 가 다. 또한 독립

변수  컴 과 미  변수   하 고, 

 감 과 직 동 시  계에  집단  심  

과   실 하 다는  차별   것 다. 

라  본 연 는 직 내에  컴 과 미  

 강 고 는 근 연   하여 엄격

한 계 계가 지 고 는 경찰 직 내에  컴

과 미  과  연 해 볼 필 가  것  

단 다. 체  첫째, 경찰 들  직 내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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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컴 과 미   감 에 미 는 향  검

하고, 째,  감  변수  직 동 시에 미

는 향  실 하는 것 다. 째, 컴 과 직 동 시, 

미 과 직 동 시 사  계에   감  매개

과  검 하고, 째,  감 과 직 동 시 사  

계에  집단  심  과  실 하고  한다. 

2.  경  가

2.1 컴 과  감

컴  같  한다는 미  com과 고통, 열, 격

 뜻  담고 는 passion  합  단어 다. 컴

에 한 지 지  행연 들  간   

 강 한 학과 심리학 에 편 어 연 어 

 에 직행동 에 는 주 짧  연  역사  

가지고 다(Lilius et al., 2008)[7]. 직 내 원들 

간에 생 는 고통(Suffering)에 한 보살핌  미하

는 컴  실질  행동  통해 만 나타나는 결과

 에 행동(action)  지 는 비슷한 미  감

(Empathy), 동 심(Sympathy), 그리고 연민

(pity)과는 는 개 다(Lilius et al., 2008)[7].

컴  고통  당하고 는 상에게 다가 는 여러 

가지 근 식  하나 (Frost et al., 2000)[16], 

 신  감 나 보상심리 는 계없  고통에 

여 는 상   사랑하고 가엾게 여 는 행  미

한다(Wispé, 1986; Post, 2002)[23, 24]. Kahn(1993)[15]

에  컴  특별한 목  갖지 고 뜻함과 

한 마  하는 행동  상 에게 

 마  상태  보여주는 것 라고 하 다. 또한, 컴

 고통  고 는 상  식하고, 심리  고통에 

공감  하 , 그 고통  해결해 주거나 경감시킬 수 도

 돕는 행 (action)  말한다(Kanov, Maitlis, Worline, 

Dutton, Frost, & Lilius, 2004)[26].

Dutton et al.,(2002)[27]는 직  리 가 원들

 겪고 는 고통  해하고 그 고통  해  수 도

 도움  다  직  가 가  질 수 다고 하

다. 컴  직 내  동료 사 에  뿐만 니라 직 

내에  공식   경 (channel)  통해 도 

나타나 , 러한 컴  직 내에  고 없  생

하는  극복하게 해주고 원들  고통  겨낼 

수 는  도  도 다(Dutton et al., 2002)[27]. 

원들   감  시키  해 는 

직차원에  고통 겪고 는 상   공감하고 

해해 주는 과 지도(coaching)가 필 하다(Boyatzis, 

Smith, & Blaize, 2006)[28]. 컴  직 내에  

원들  보살핌  고 다고 느끼게 하거나, 신과 

직  하나라고 느끼는 동질감  갖게 하는  도움  

다. 또한 컴  직 에  생  고통  상처  

해주는 역할  하 도 한다(고 훈 , 2012)[29]. 

상 에 한 공감   다  사람들과 통  

진시  동료  느끼게 하고, 직 원  

심과 만 감  갖게 한다. 컴  주고 게  

원들 간  만남에 한 느낌   변 시키는 

역할도 한다. 고통에 직 했   상 에게 컴  

 경험하게  미 했  계가 강 다

(Frost et al., 2000)[22]. 직  내에  경험하는 컴

 원들  감 에 직  또는 간  향  미

, 원들 사 에  생한 갈등  시킬 뿐만 니

라  몰  강 함  결  원들  심

리 본  는 역할  한다.  같  직 내에  

원들  컴  경험하는 것  직에 한  

감  생시키 , 공  직  원  심과 같

  감  갖게 한다(Cialdini, Borden, Thorne, 

Walker, Freeman, & Sloan, 1976)[24].

 같  컴 과  감 에 한 행연  

 다 과 같  가  하 다.

가  1. 경찰 들  직 내에  경험하는 컴  

 감 에  향  미  것 다. 

2.2 미 과  감

Cameron(2003)[11]  직  미  특징  3가지 

하 주  하여 하고 다. 첫째, 미  어  

행동  하고  것  개 시킬 가 가 는 도

 (moral goodness)과 계가 고(McCullough & 

Snyder, 2000)[31], 째, 미  사람  과 도  

, 사람  강 과 , 복 (Baumeister & 

Exline, 1999, 2000)[32], 가  는 목 과 월  

원 (Roberts, 1988)[33]과 같  사람(human beings)

과  다. 째, 미  심   월한 

사  개 (social betterment)  미하는 것 다.

직 내에  미  경험한 원들   

직시민행동  나타내는 경향  다.  직  과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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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  가  직 가 과 시  행동하

는 상  나타나는 것 다(Baker, 2000; Hun & 

Andrews, 2006)[34].  는 행  찰한 

원들  행  한 사람에게 과 심  갖게 고 상

 행동  지지하게  결  신도 행에 동참하게 

다(Hatch, 1999; Eisenberg, 1990; Sethi & Nicholson, 

2001; Leavitt, 1996; Quinn & Dutton, 2002)[14-18]. 미

 행하는 습  찰함  향상 는  고 감

 과  통해 직 체에 산 다. 특  직 리

가  는 행동  보 게  원뿐만 니라 

직 체가  향  주게 다. 

 같  직 미  타 과 동하여 동 할 

수 는 직  만들어 뿐만 니라 원들  

 감  지니게 하는 역할  한다(Lilius et al, 

2008)[35]. 라  미 과  감 에 한 내�  

행연  근거  다 과 같  가  하 다. 

가  2. 경찰 들  직 내에  경험하는 미  

 감 에  향  미  것 다.

2.3  감 과 직동 시 

특 한 집단  직 는 원 개  감 과 행동

에 많  향  다. Tajfel(1978)과 Turner(1984)에 

해 립  사 체  에  원들  직

 특 에 신  가  연결하  사 체  

하게 고,  통해 개  가  립할 뿐만 니

라  감, 원들간  타주 , 감 등  

가시킨다고 한다(Tajfel, 1982; Kramer, 1993)[36, 37]. 

직 에  컴  경험한 원들  사 체  

 근거  하여 신   집단 에  

 감  한 후 직과 동 시 는 상  나타내

게 다(Ashforth & Mael, 1989)[38]. 

Van Knippenberg et al.(2000)[39]  신  가

과 연결  상에 해  평가하는 간  

습  에 신  업 에 해 도  태도  보

  하여 직 동 시 상  진다고 하 다.

Dutton et al.(2010)[40]  연 에 도 었듯  

직 에  컴  경험한 원들    

체  하게 어  감  지하게 다. 

경찰 들  동료 뿐 니라 직 차원에  컴 과 보

살핌  게 다 들  동료들과 직에 해  

감  갖게 고 직과 하나가 는 마  갖게  것 다. 

 같  경찰 직 내에  상사 또는 동료 직원들

 컴  주고  경찰 들   태도  갖

 후 경찰 직과 공과 실  함께 경험하  운  

함께 하겠다는 직 동 시 상  보 게  것  

상 다.

라  본 연 에 는 컴 과  감 에 한 

행연   래  같  가  하 다. 

가  3. 경찰 들  직 내에  하는  감

 직 동 시에  향  미  것 다.

2.4 컴 과 직 동 시, 미 과 직 동 시  

    계에   감  매개 과 

경찰 직 내에  경찰 들  주고 는 컴  

원들에게  감  러 키게 하고(Lilius et 

al.,2008)[35], 사  체  에 하여 경찰 직

과 하나가 고 하는 직 동 시 상  키게 

다. , 업 특 상 심리  과 에 어 

는 경찰 들  직 에  컴  경험하게  

 감  생 게 고(Dutton et al., 2010)[39], 

러한 컴  직 가  경찰 직과  하

나가 고 하는 직 동 시 상  나타나게 다.

그러므  본 연 에 는 경찰 들  경험하는 컴

과 직 동 시 계에   감  매개할 것  

하 다.

또한 컴 과 마찬가지  미  직 내에  한 

행  미하 , 미  하   신뢰 , 용 , 컴

, 실  등  행연 에 도 었듯  (Cameron 

et al., 2003)[41] 직 내에   감  생시  직 

동 시 상  키게 다고 하 다(  , 2016)[42]. 

라  본 연 에 는 미 과  Cameron et 

al.(2003)[41]  연  직 동 시에 한 행연  

 경찰 들  직 내에  경험하는 미 과 직 

동 시 계에   감  매개할 것  하고 

다 과 같  가  하 다. 

가  4. 컴 과 직동 시 계에   감  

매개 할 것 다. 

가  5. 미 과 직동 시 계에   감  

매개 할 것 다. 



경찰 들  경험하는 컴 (Compassion)과 미 (Virtue)  직 동 시에 미 는 향:  감  매개 과  집단  5

2.5  감 과 직 동 시  계에  집단  

    심  과 

Bartel(2001)[43]  직과 원들   

행 가 원들  집단  심(collective self esteem)

상승시키고  해 직 체 과 직 동 시에 

 향  다고 말했다. 경찰 들  컴  통

해 직 내에  한  감  다  집단  

원들과 상 용하  다  직과 차  견하게 

고,  통해 경찰들  컴  보살핌  다는 

 감  가지고 스스 가 경찰 직에 어 

다는 실  랑스럽게 생각하게 다. 그러므  동료 

간에 주고  돌  행  해  동에 

동참하게  경찰 들  그들  한 경찰 직에 한 

 평가  하게  욱 강하게 직 동 시 

상  키게 다. 

라  본 연 에 는  감 과 집단  심에 

한 내�  행연 에  하여(Lilius et al., 2008; 

Bartel, 2001)[35,43] 집단  심에 해 래  같

 가  하 다.

가  6.  감 과 직동 시 계에  집단  

심   할 것 다. 

3. 연  

3.1 연  상  차

본 연 는 경찰 들  직 내에  컴 과 미  

경험하   직 동 시에 어 한 향  미 는지에 

해 보고  하 다.  해  지 경찰청 

 경찰 에 근 하는 남·  경찰  370  상  

 진행하 다. 편 본 과 식 

 용한 지는 경찰 내  산망 e-  용

하여 포 한 후 e-  또는 우편  수하 다. 

사 시 는 2018  11월 1  ∼ 2018  11월 21

지 진행하 고, 실하게 답하거나 항목에 체크

가 누락  지  한  353  가 검   

통계 에 사용하 다.

3.2 도  

3.2.1 컴 (Compassion)

컴  상  해하고 함께 느끼  어 움에 

처한 상 에게 감 , 질 , 시간  도움  주는 

행동(action)  수 하는 행  미하는 것 다(Lilius 

et al, 2008)[35].

본 연 에 는 Lilius et al,.(2008)[21]  사용한 컴

 항목  사용하 다.  3개  항목  

어 , 항  는 ‘나는 경찰   하  나 

또는 동료가 고통에 처했   (나  동료) 감 , 

시간 , 질  지원  주고 다’ 등  다. 항목 

 Likert식 5  척도  답하게 하 고, 수가 수

 컴  다는 것  미한다. 컴  항목들  신

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α=.853 었다. 

3.2.2 미

미  Cameron  한 개  루고  열망한 

가  고  상태,  낙 주 (optimism), 신뢰(trust), 

컴 (compassion), 실 (integrity),용 (forgiveness) 

등 5개 하 차원   개  미한다. 도 는 

Cameron et al.(2004)[44]  개 한 항목  수 하

여 사용하 다.  13가지  항   항목  사용

하 , 항  는 ‘ 우리 직에 는 우 들  

끼는 행동  쉽게 볼 수 다.’등  다. 항목  Likert

식 5  척도  사용하 다. 미  항목들  신뢰도 계

수 Cronbach’s alpha는 α=.878 었다.

3.2.3  감

 감   직 에  경험하는  

감  미한다. 본 연 는 Lilius, Worline, Maitlis, 

Kanov, Dutton, & Frost(2008)[35]  사용한  감  

척도 4개 항목  용하 다. 항  는 ‘나는 든 

에 어 랑스럽게 생각한다’,등 다. 항목  Likert

식  척도  사용하 다. 항목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α=.854  나타났다.

3.2.4 직 동 시

직 동 시는 직 원들  신  한 직과 

하나가 는 도  미한다. 직 동 시는 Mael & 

Ashforth(1992)[45]  연 에  사용  6가지 항목  

역해  사용하 다. 항  는 ‘나는 경찰 직에 

해 말할  ’우리 직‘ 라는  쓴다’ 등  다. 

직 동 시 항목들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는 

α=.89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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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집단  심

집단  심 란 신  한 직에 하여 스스  

지  갖고 다  사람들에게 랑하고 보하는 행  말한

다. 집단  심 척도는 Luhtanen R. & Crocker(1992)[46]

가 연  개 한 척도 8개 항목  역하여 사용하 다. 

체  항목  ‘나는 경찰 직에   할 , 우리 

 원   것에 해 게 생각한다’. 등  사용

하 고, Likert식 5  척도   하 다. 들 항

목들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는 α=.862 다. 

3.3 연

Fig. 1. Research Model

4. 연 결과

수집  료는  실시 후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0.0  용하여  과 가 검  

실시하 고, SPSS(Stati -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0.0  용하여 신뢰도 , 빈도 , 그리

고 상 계  실시하 다. 또한  감  매개

과검  하여 Preacher & Hayes(2008)가 개 한 

스트랩(Bootstrapping)  사용하 다[47]. 스트랩 

  료  료  복원  허용하여 재 

본  하는 통계  포에 한 가  

실할  과  사용할 수 는 검 다(허원 , 

2013)[49].

4.1 변수들 사   (CFA)  연

     합도 검

평균 산 (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Fornell 

& Larcker (1981)에 해  시  개  들 값  

어도 0.6 상 어  변 과 타탕한  다고 본

다. 본 연  AVE 검 결과 든 재변수  재  신

뢰도 값  0.7  었다.

CFA 결과 연  체  합도 수 들  CFI 

= .922 TLI = .913 IFI = .923 NFI = .869 RMR = .049 

RMSEA =.059  검 어 통   충 시키는 

 합도  나타내고 다. 

4.2 변수들 사  상 계  타당도

본 연  연 에 한  해 식

 용 통계프 그램  AMOS 20.0  사용하 다. 

  실행하여 항목 간에  상 계가 

고 재량 값   virtue(미 ) 11  항목  

거 한 후 SPSS 23.0  용하여 상 계  하 다.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재변 들 간  상 계수

 값  가 .262**∼.587** (p＜.01)  것  었다.

Categories 1 2 3 4 5

1. Compassion .681

2. Virtue .432** .701

3. PE .262 .336** .601

4. OI .323 .384 .463** .677

5. CSE .408 .556 .508 .587** .721

Mean 3.7384 3.3149 3.4560 3.8258 3.5302

SD .74018 .70069 .80032 .72661 .61623

*p＜.05, **p＜.01, ***p＜.001 The number in the diagonal is the square 

root of the AVE

Table 1. Correlabdion Analysis Result

4.3 가  검   연  경  

4.3.1 연  경 계수 

본 연 에 는 컴   감 에 한 향  

미  것 라는 <가 1>  검  한 결과  계수 

b=.260, 차 SE =.056, CR =5.012,  ***p 

= .000 < .001  나타나 <가 1>  지지가 었다. 째 

미   감 에 한 향  미  것 라는 <가

2>  검  한 결과  계수 b=.352 , 차 SE 

=.058, CR =6.898,  ***p = .000 < .001  나

타나 <가 2> 역시 지지가 었다.

째,  감  직동 시에 한 향  미

 것 라는 <가 3>  검  한 결과  계수 

b=.449, 차 SE=.044, CR =9.212,  ***p 

= .000 < .001  나타나 <가 3>  지지가 었다.  

같  본 연 에  했  <가 1>과 <가 2>, <가 3>

역시  지지 었다. 검  결과는 다  Table 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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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h analysis of research model

4.3.2 컴 과 직동 시 계에   감  

      매개 과 

본 연 에 는 매개 과 검  해 Preacher & 

Hayes(2004)[47]가 개 한 Process 식  용하 다. 

Bootstrapping  용한 컴 과 직동 시 사 에

 매개 과 결과는 LL95CI=.445, UL95CI= 

.1788  0(zero)가 95% CI[.445, .1788]에 포함 지 

 매개 과가 한 것  검 었고, <가 4>는 

지지 었다. 매개 과 검 결과는 래 Table 3과 같다.

Direct effect of X(compassion) on Y(OI)

Effect SE t p

.2149 .0479 4.4843 .0000

Indirect effect of X(compassion) on Y(OI)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PE .1002 .0363 0.445 .1788

Table 3.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Compassion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4.3.3. 미 과 직 동 시  계에   감  

      매개 과 

<가 5>  매개 과 검  한  역시 

Preacher & Hayes(2004)[42]가 개 한 Process 식

 용하 다[47].  결과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Bootstrapping  용한 컴 과 직 동 시 간  간

과는 LL95CI=.0550, UL95CI= .2307, 0(zero)가 

95% CI[.0550, .2307]에 포함 지   매

개 과가 한 것  검 었 , <가 5> 역시 지

지 었다. 매개 과 검 결과는 래 Table 4  같다.

Direct effect of X(vritue) on Y(OI)

Effect SE t p

.2891 .0519 5.5732 .0000

Indirect effect of X(virtue) on Y(OI)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PE .1281 .0485 .0550 .2307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Virtue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4.3.4  감 과 직 동 시  계에  집단  

     심  과 

본 연 에 는 내 경찰  들  경험하는  감

과 직 동 시  계에  집단  심  과

 미  것 라고 하 다. 과 검   

Preacher & Heys(2004)[47]가 연  개 한 Process 

Macro program  통해 한 결과 LLCI =.0525∼ 

ULCI= .2895 사 에 zero(0)  포함 지 므  집단  

심  과가 한 것  실 었다. 라  <가 6>

는 지지 었고, 과 검 결과는 래 Table 5  같다.

Calibration Effect Validation

CSE b se t p LLCI(b) ULCI(b)

2.9190 .1919 .0540 3.5522 .0004 .0856 .2982

3.5351 .1815 .0458 3.9609 .0001 .0913 .2716

4.1512 .1710 .0603 2.8379 .0048 .0525 .2895

Table 5. Morerating Effect of CSE on Positive Emotion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5. 결   시사

5.1 결  

본 연 는 든 가  실   통해 가 검

 실시하 다.  경찰  경험한 컴 과 미  

 감 에 하게 과   것 라고 하  

<가 1>  하게 지지 었다. 또한  감  

가  경찰 들에게  직 동 시 상  나타나게  

것  했  <가 2>  <가 3>도 지지 었다. 컴

과 미 , 직동 시 사  계에   감  

매개 역할  할 것  했  <가 4> <가 5> 역시 

한 결과  실 어 지지 었고,  감 과 직

동 시  계에  집단  심   역할  할 

것 라는 <가 6>도 하게 검 어 지지 었다. 

라  본 연 는 엄격한 계  직  신체  

험  감수해 하는 업 특  가   직 스트

스  겪고 는(Anderson, et al., 2002)[49] 경찰

들  컴 과 미  경험하게   경 에

도  감  갖게 고 집단  심 역시 

 직과 끝 지 함께 하겠다는 직 동 시 상  

보 게  것 라 사실  검 하 다. 

H Path b SE CR P Test

H1 Compassion→PE .260 .056 5.012 .000*** Accept

H2 Virtue→ PE .352 .058 6.898 .000*** Accept

H3 PE→ OI .449 .044 9.212 .000*** Accep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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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

본 연   시사  첫째, 내에 는 

 경찰 들  경험하는 컴 과 미  직 동 시  

계에   감  매개 과  실 했다는  다. 

째, 직 내에  경찰 들  컴 과 미  통해  

하는  감 과 직 동 시  계에  집단  

심  과  실 하 다는  다.

실천  시사 는  직 스트 스에 어 

는 경찰 들   직 경 에 도 직 내에  

 컴 과 미  주고   감  

가시  심리  에 도움  주는  다.  해

 경찰 들   감  향상시킬 수 도  직 

차원에  컴 과 미  산  수 는 공감능  향

상 프 그램  도  도 할 필 가  것 다. 

철한 가 과 사 감  민  신체  재산  보

할  갖고 는 경찰 에게 가  필 한 목 다. 

 같  직업 식  신   직에 한 

심과 직과 내가 하나라는 직 동 시 식   

 나타나는 상 다. 본 연 에  검  것처럼 경찰

들  직 내에  컴 과 미  경험하  할수  

직 동 시 상  지는 것  었다. 

라  경찰 직 내에 컴 과 미  산  수 

는 상·하 직원 간  링 도  참여식 직  같  

실질  실행 프 그램  도  착 어  할 것 다. 

5.3. 연  한계

본 연  한계  다 과 같다. 첫째, 경찰 들  

직 에  경험하는 컴 과 미   감 과 

직 동 시에 미 는 향에 한 계  실 하 지만 

러한 변수들 간  계에 향  미  수 는 또 다  

변수들  폭 게 용하지 못한 한계  다. 라  

향후 연 에 는  감   직 동 시  �후행 

변수  다  변수들  하여 검 할 필 가  것 다.

째, 단  연  한계 도 다. 내 경찰 들  

직 내에  경험하는 컴 과 미 , 그리고  감

과 직동 시 등  2018  닌 다  시 에  

들 변수들  하 다  경찰 들  경험하는 컴

과 미   감 과 직 동 시에 미 는 과  

 하게  낼 수  것 다. 라  향후연

에 는  컴 과 미 에 한 내�  연  

 단  연  계  통해 시간  에 라 

직 내 경찰 들  경험하는 컴 과 미  직에 미

는 과  살펴볼 필 가  것 다. 

째, 연  상  본과 수집한 지역  편  한계

 가지고 다. 본  상  울·경  지역  경찰

들  편 었  에 연 결과  에 어 움

 다. 향후 연 에 는 본 사  수집 지역  

 하여 본 수집 후 연    필

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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