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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요구-자원모델에 기반한 병원간호사의 잡크래프팅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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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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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linical nurses’ job crafting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ased on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proposed by Bakker and Demerouti (2017). Method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393 nurses working in 

nursing units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located in Cheongju region. The data,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from August 9 to August 20, 

2021,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7.0. Results: The goodness-of-fit (GoF) test results on the modified model (χ2 = 2.7, GFI = 

.94, SRMR = .03, RMSEA = .06, NFI = .92, CFI = .94, TLI = .92, AGFI = .90), indicated that the GoF index satisfied the recommended level. Re-

garding the effects of each variabl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craft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β = .48, p < .001), 

indirect (β = .23, p < .001), and total effects (β = .71, p < .001). Burnou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β = - .17, p < .001). 

Work engage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β = .41, p < .001) and total effects (β = .41, p < .001). The factors explaining or-

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job crafting, burnout, and work engagement, which had an explanatory power of 76.7%. Conclusion: Nurs-

es’ job crafting i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for enhancing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nursing organizations. Hospitals should 

develop job-crafting success cases and relat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s a strategy for enhancing the job crafting of nurses 

and, consequentl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ey words: Nurses; Workload; Burnout; Work Engagement; Self Efficacy

eISSN 2093-758X

J Korean Acad Nurs  Vol.53 No.1, 129

https://doi.org/10.4040/jkan.22138

RESEARCH PAPER

© 2023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https://jkan.or.k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들은	고객의	높아진	의료	요구와	의료기관인증

제와	같은	외부	기관의	평가,	의료기술의	발전	등	급격한	환경	변
화에	직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효율성을	증진시

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	의료기관에서	전체	인력의	

52.8%를	차지하는[2]	간호사는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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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핵심	인력으로	의료기관의	전반적	이미지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고객만족도,	재무성과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3].
이에	높아진	직무요구와	제한된	직무자원	내에서	간호사들이	

조직성과를	높이는	관련	요인들과	과정을	규명하고자	직무요구-

자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	[JD-R	모델])을	적용

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4-8].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변화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몰입	없이는	어렵다. 

Tims와	Bakker	[9],	Bakker와	Demerouti	[10]는	기존의	JD-R	
모델에	간호사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역량,	선호,	희
망	사항에	맞게	업무량과	업무	자본(work	capitals)을	수정하는	

직무	맞춤화	과정[11]인	잡크래프팅(job	crafting)을	추가하였다. 

잡크래프팅은	하향식(top-down)	조직	주도와	상향식(bot-

tom-up)	개인	주도의	접근	방식을	결합한	진보된	직무	재설계	

접근방식이다[12].	즉,	전통적	하향식	직무	재설계	접근	방식은	
조직구성원에게	간호계획과	같은	재설계에만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지만,	잡크래프팅	접근	방식은	간호사가	주어진	업무
를	스스로	변화시켜	업무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12-14].	선행	연구에서	잡크래프팅은	조직성과,	구
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13].

JD-R	모델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간호사의	긴장과	동기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기틀

을	기반으로,	직무	특성을	크게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자원
으로	구분하였다[10].	또한	JD-R	모델은	어느	특정	요구와	자원

이	포함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직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

는	대안적	틀을	제시한다.	간호사의	직무요구로서	업무과부하는	

업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촉발시키며,	업무의	생산성과	몰입을	감
소시키는	등	업무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낮추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15].	또한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가중되

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

와	보호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하지만,	환자의	권리	주
장과	의료기관의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16].	이러한	간호사

의	감정노동이	반복되면	부정적	감정이	축적되어	직무열의,	조직
몰입을	감소시키고	간호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어	환자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7].	또한	업무과부하와	감정노동이	많

을수록	간호사의	소진이	높았으며,	간호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
었다[18].

간호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내에	여러	동료	간호사와	함께	

일하며,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로	동료지지는	업무	효율성
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19].	직무자원으로서	동료지지는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원은	직무만족이	높고,	조직
에	헌신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과	성
과를	창출하여	변화를	주도한다[10].	그러나	동료지지가	간호사

의	잡크래프팅을	통해	직무열의를	높여	조직유효성(organiza-

tional	effectivenes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는	많

지	않다.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자원인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증진은	간호업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21].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직

무열의와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춘다는	선행연구	결
과는	있으나[22],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서	잡크래프팅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간호업무는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업

무량이	과도하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기	때문에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23].	간호사

가	업무	과중과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24].	간호사의	소진은	피로감

과	탈진으로	인한	자아성취감	저하,	간호업무성과	감소,	오류	증
가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불면증	및	우울증

과	같은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직무불만족,	이직의도	등	조직성
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8].	반면	조직구성원들이	내재적	

동기유발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여	직무열의를	보이면	조

직의	경쟁력은	높아진다[25].

일반적으로	조직의	성과평가는	조직목표의	달성	정도인	조직

유효성	개념을	활용하여	측정하는데,	조직유효성을	측정하는	지
표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적용

되었고,	개념의	의미	또한	다차원적이다[26].	그러므로	조직유효
성을	측정할	때는	한	가지	지표보다는	여러	가지	범주의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7].	간호조직에서	조직유효성의	평가

지표로는	18개	정도의	지표가	활용되었으며,	가장	많이	적용된	
지표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간호업무수행	등이
었다[27].	현대의	무한경쟁시대에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에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이끄

는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의	성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28].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무열의[29],	자기효능감
[30],	잡크래프팅[28]과	조직시민행동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
동을	포함하여	조직유효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였다.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고,	간호사의	업무성과로서	
조직유효성은	병원	전체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이	큰만큼	간호관

리자는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직무열의를	높이는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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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사의	잡크래프
팅	행위가	간호사의	소진과	직무열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는	것은	인적자원	관리의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할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JD-R	모델을	기반으로	병원간호사의	잡크

래프팅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을	구축하

고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인적자

원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간호사의	잡크래프팅이	조직유효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Bakker와	Demerouti	[10]가	제안한	직

무요구-자원	모델을	기반으로	병원간호사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며,	조직유효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은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둘째,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	잡크래프팅은	소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	잡크래프팅,	소진은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소진,	잡크래프팅,	직무열의는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직무요구-자원	모델에	기반한	조직유효성의	경로는	유
의할	것이다.

3. 개념적 기틀과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Bakker와	Demerouti	[10]가	제안한	

JD-R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변수들	간	경로를	설정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Figure 1).	Bakker와	Demerouti	[10]

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은	직무특성인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그리
고	개인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구성원의	잡크래프팅에	따라	
긴장과	동기가	변화하고,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JD-R	모델은	직무의	부정적	측면을	직무요구로	분류하고,	긍정
적	측면을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직무요구	변수로	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선행연

구	결과[6,7,31,32]를	반영하여	신체적,	감정적	요구로	소진,	직무
몰입에	높은	효과를	보인	업무과부하와	감정노동을	포함하였다. 

또한	임상간호사의	직무자원으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나	간
호사의	업무	특성상	동료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만큼	선

행	연구에서	동료지지가	직무자원[5,7]으로	보고되었기에	본	연
구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개인자원은	Tims와	Bakker	[9]의	연

구에서	제시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잡크래프팅을	긍정

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기효능감으로	선정하였다. 

JD-R	모델을	제안한	선행	연구[4,10]에서	긴장은	소진으로,	동
기는	직무열의로	제시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하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33]에서도	
소진과	직무열의는	조직성과에	주요	영향	변수로	밝혀져	본	연구

에서도	변수로	선정하였다.	조직성과	변수로는	선행연구[27]를	토

대로	구성원의	직무수행	결과	변수로	확인된	직무만족[5],	조직
몰입[15],	조직시민행동[20]	변수를	포함하였다.

개념적	기틀과	변수들	간	관계를	바탕으로	직무자원과	개인자

Job demands

Work overload
Emotional labor

Job resources

Peer support

Personal resources

Self-efficacy

Strain

Burnout

Motivation

Work engagement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crafting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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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소진을	완화시키고,	조직성과를	높이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열의를	높이고	조직성과도	높이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직무

자원과	개인자원은	잡크래프팅을	통해	소진을	완화시키고	조직

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직무자원과	개인자원

은	잡	크래프팅을	통해	직무열의를	높이고	조직성과를	높일	것이

라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근거하여	3개의	외생변수와	4개의	내생변수로	구축하였

다.	외생변수는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이며,	내생변수는	
잡크래프팅,	소진,	직무열의,	조직유효성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성과	가설을	검정
하기	위한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주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이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환자간호에	직접	참여

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력	6개월	이상의	간호사

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34]를	토대로	근무경력	6개월	이상	간

호사가	조직적응과	업무수행에	익숙해져	잡크래프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	산정	기준은	AMOS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한	다변량	통계분석의	경우	권고기
준인	200~400개로[35],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4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398부	중	불충분한	자료	5부

를	제외한	3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연구	도구는	자료
수집	전	원저자	또는	번역자로부터	도구	사용	허락을	득하였다.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결혼	여부,	교육	정도,	근
무부서,	직책,	임상경력을	조사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	확

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회귀	계수(standardized	re-
gression	weight	[SRW])가	.50	이상으로	모든	개별	관측변수를	

포함하였다.

1) 업무과부하

업무과부하(work	overload)는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	능력	측면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업무가	부여된다는	인식[36]으로,	van	Veldhoven	등[37]이	
개발한	Questionnaire	on	the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Work (QEEW) ver. 2.0을	Yim	[20]이	수정·보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6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과부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자[37]와	Yim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 감정노동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구성원이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	받는	느낌과	감정	표현을	스스로	규제하는	과정[38]으로, 
Morris와	Feldman	[39]이	개발한	감정노동	측정도구를	Kim	

[40]이	수정·보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9문항의	도구

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40]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3) 동료지지

동료지지(peer	support)는	구성원이	동료로부터	지식,	경험, 
정서적	또는	실질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41],	van	Veldhoven	등
[42]이	개발한	QEEW	2.0의	도구를	Yim	[20]이	수정·보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도구로	6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지지가	높음

을	의미한다.	원	도구[37]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1이었

고,	Yim	[20]의	연구에서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구성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42]으로,	Sheer	등[43]이	개발한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	[44]이	수정·보

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도구로	5문항의	도구로	측정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43]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	Hong	[44]의	연구에서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5

였다.

5) 잡크래프팅

잡크래프팅은	구성원이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변화시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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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45],	Ghitulescu	[46]가	개발
한	도구를	Kim과	Shim	[47]이	기업	조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	영역으로	인지	재창조(cognitive	crafting)	4문항,	직무	재
창조(task	crafting)	4문항,	관계	재창조(relational	crafting)	4문
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잡크래프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과	Shim	[4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6) 소진

소진(burnout)은	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되
었다는	느낌으로[48],	Maslach	등[48]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ry	(MBI-GS)를	Shin	[49]

이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5문항의	도구로	측정하

였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

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49]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7) 직무열의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업무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충

만한	정서적	동기상태로[50],	Schaufeli	등[50]이	개발한	Dutch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9)을	Baik	[51]이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3개의	하위영역인	활력	3문항,	전념	3문항,	몰두	3문항의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50]의	Cron-

bach’s α는	.84였으며,	Baik	[51]의	연구에서	.93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1이었다.

8)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성과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으로[52],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의	평
균으로	정의하였다.

(1)	직무만족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조직구성원들이	업무에	대해	느

끼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로[53],	Jung	[54]이	번역하
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5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

미한다.	Jung	[5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2)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현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성향으로[55],	Mowday	[55]	등이	개발한	조직몰입	도
구를	Kim과	Jung	[56]이	간호조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당

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6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

다.	Kim과	Jung	[5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조직의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발적	행동으로[57], Coyle-Sha-

piro와	Kessler	[58]가	개발한	도구를	Choi와	Yoon	[30]이	간호

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된	7문항

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와	Yoon	[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CB-

NU-202107-HR-0094)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수행하였다.	자

료수집기간은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다.	자료수집

을	위해	연구자가	먼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부에	직접	방문하

여,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	각	간호단위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

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연구참여동의서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연구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지	작성을	거절하거나	
설문지	작성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	응답	자료의	무기명	처리,	보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설문지	작성의	소요시간은	20분	내외였

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감사의	
표시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IBM Corp.)과	IBM	

SPSS AMOS 27.0 program (IBM Cor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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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Job Craft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393)

Variables Categories n (%) M ± SD (range)
Job crafting

M ± SD t or F (p)

Gender Man 25 (6.4) 3.59 ± 0.57 – 0.77 (.444)

Woman 368 (93.6) 3.59 ± 0.51

Age (yr) ≤ 26a 94 (23.9) 30.10 ± 6.10 (24~56) 3.60 ± 0.51 4.23 (.015)
c > b27~30b 192 (48.9) 3.52 ± 0.58

≥ 31c 107 (27.2) 3.72 ± 0.57

Marital status Single 305 (77.6) 3.56 ± 0.58 2.22 (.027)

Married 88 (22.4) 3.71 ± 0.52

Religion Yes 116 (29.5) 3.61 ± 0.64 0.44 (.658)

No 277 (70.5) 3.58 ± 0.53

Education level Associate’s degreea 56 (14.2) 3.56 ± 0.51 7.01 (.001)
c > a, bBachelor’s degreeb 319 (81.2) 3.57 ± 0.57

Graduate degreec 18 (4.6) 4.07 ± 0.57

Current work unit General units 194 (49.4) 3.56 ± 0.56 1.08 (.357)

Special units 122 (31.0) 3.67 ± 0.52

Nursing care integrated ward 54 (13.7) 3.54 ± 0.68

Others 23 (5.9) 3.62 ± 0.55

Types of working 3 shifts 379 (96.4) 3.58 ± 0.56 – 3.58 (.003)

Fixed day shift 14 (3.6) 4.05 ± 0.48

Total clinical career (yr) ≤ 3 144 (36.6) 6.08 ± 6.33 (0.50~32.67) 3.57 ± 0.50 5.96 (.003)

4~6 152 (38.7) 3.50 ± 0.60

≥ 7 97 (24.7) 3.76 ± 0.58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들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표본의	정규성	검증은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요인	적재량과	요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요인구조

를	확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로는	χ2, 
표준	χ2 (normed χ2),	절대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표준화잔차평균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분석하였고,	증분
적합지수로는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적합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지수(Tucker–
Lewis	index	[TLI])로	분석하였으며,	간명적합지수는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를	이용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RW]),	임계치(critical	ratio	[CR]), p값으로	확인하였
고,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이용하였다.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	경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였다.	모형

검증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

hood	method	[MLM])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매개변수가	3개인	

다중매개모형으로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잡크래프팅,	소진,	직무
몰입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특정간접효과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

자의	성별은	여성이	93.6%로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1세
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77.6%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경
우는	70.5%였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81.2%로	가장	많았다.	근무

부서는	일반병동이	49.4%로	가장	많았고,	근무형태는	3교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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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Validity of Variables  (N = 393)

Variables Range M ± SD Skewness Kurtosis AVE CR

Job demands .67 .72

    Work overload 1~4 2.85 ± 0.56 .11 – 0.45

    Emotional labor 1~5 3.26 ± 0.69 .18 – 0.04

Job resources .86

    Peer support 1~4 2.66 ± 0.41 – .14 – 0.51

Personal resources .88

    Self-efficacy 1~5 3.70 ± 0.59 – .22 1.23

Job crafting 1~5 3.59 ± 0.57 – .63 1.94 .93

Burnout 1~7 4.55 ± 0.63 – .39 – 0.13 .90

Work engagement 1~7 3.91 ± 0.92 – .44 1.34 .93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73 .86

    Job satisfaction 1~5 3.30 ± 0.64 – .32 0.31

    Organizational commitment 1~5 3.17 ± 0.62 – .02 0.76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5 3.12 ± 0.59 – .10 1.39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nstruct reliability;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96.4%였다.	총	임상경력의	평균은	6.08 ± 6.33년이었다.

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와 확인적 요인분석

대상자의	직무요구의	측정변수인	업무과부하는	평균	2.85 ± 0.56

점(1~4점	범위),	감정노동은	평균	3.26 ± 0.69점(1~5점	범위)이

었다.	직무자원의	측정변수인	동료지지는	평균	2.66 ± 0.41점

(1~4점	범위)이었다.	개인자원의	측정변수인	자기효능감은	평균	

3.70 ± 0.59(1~5점	범위)이었다.	잡	크래프팅의	평균	점수는	

3.59 ± 0.57(1~5점	범위),	소진은	평균	4.55 ± 0.63(1~7점	범위)

이었고,	직무열의는	평균	3.91 ± 0.92(1~7점	범위)이었다.	조직유

효성의	측정변수인	직무만족	점수는	평균	3.30 ± 0.64(1~5점	범

위),	조직몰입	점수는	평균	3.17 ± 0.62(1~5점	범위)이었으며,	조
직시민행동	점수는	평균	3.12 ± 0.59(1~5점	범위)으로	나타났다

(Table 2).

모든	측정변수는	일변량	정규성	검증에서	왜도는	절대값이	2

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
이	만족함을	확인하였다[43],	모든	잠재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은	.55~.96의	범위로	.50	이상이었으며,	개념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72~.86으로	.70	이상이었고,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AVE])는	.67~.93으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변수들의	AVE는	

.67~.90으로,	상관계수의	제곱	.00~.64보다	커서	구성개념에	대

한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Table	2)	[59].	잠재변수들의	상관

계수는	절대값	0.63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35].

잠재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업무과부하는	감정노동(r	=	.42, 
p < .001)	및	소진(r	=	.50, p < .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열의(r	=	-	.13, p < .001)와	직무만족(r	=	-	.18, p < .001),	조
직몰입(r	=	-	.14, p < .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정노

동은	소진(r	=	.49, p < .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잡크래프
팅(r	=	-	.11, p < .05),	직무열의(r	=	-	.29, p < .001),	직무만족
(r = - .27, p < .001),	조직몰입(r	=	-	.26, p < .001),	조직시민행동
(r = - .14, p < .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료지지는	자

기효능감(r	=	.15, p < .001),	잡크래프팅(r	=	.30, p < .001),	직무열
의(r	=	.16, p < .001),	직무만족(r	=	.21, p < .001),	조직시민행동
(r = .13, p < .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잡

크래프팅(r	=	.45, p < .001),	직무열의(r	=	.45, p < .001),	직무만
족(r	=	.25, p < .001),	조직몰입(r	=	.21, p < .001),	조직시민행동
(r = .39, p < .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잡크래프팅은	직

무열의(r	=	.63, p < .001),	직무만족(r	=	.57, p < .001),	조직몰입
(r = .47, p < .001),	조직시민행동(r	=	.60, p < .001)과는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고,	소진(r	=	-	.12, p < .0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진은	직무열의(r	=	-	.30, p < .001),	직무만족(r	=	-	.35, 
p < .001),	조직몰입(r	=	-	.23, p < .001),	조직시민행동(r	=	-	.12, 
p < .0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열의는	직무만족

(r = .57, p < .001),	조직몰입(r	=	.56, p < .001),	조직시민행동
(r = .60, p < .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만족은	조

직몰입(r	=	.61, p < .001),	조직시민행동(r	=	.54, p < .001)과는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r	=	.60, 
p < .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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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Modified Model  (N = 393)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E CR (p) SM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Job crafting Job demands 0.14 – 2.66 (.008) .361 – .22 (< .001) - – 22 (< .001)

Job resources 0.03 5.70 (< .001) .34 (< .001) - .34 (< .001)

Personal resources 0.03 6.54 (< .001) .39 (< .001) - .39 (< .001)

Burnout Job demands 0.52 5.62 (< .001) .665 .82 (< .001) – .01 (.543) .81 (.002)

Job resources 0.07 – 0.72 (.474) – .05 (.426) .02 (.577) – .04 (.540)

Personal resources 0.07 0.17 (.862) .01 (.924) .02 (.591) .03 (.726)

Job crafting 0.20 0.50 (.620) .05 (.631) - .05 (.631)

Work engagement Job demands 0.56 – 1.61 (.107) .621 – .33 (.132) – .08 (.696) – .40 (< .001)

Job resources 0.04 – 0.77 (.439) – .04 (.441) .19 (< .001) .15 (.035)

Personal resources 0.04 4.18 (< .001) .24 (< .001) .22 (< .001) .47 (< .001)

Job crafting 0.15 6.43 (< .001) .57 (< .001) - .57 (< .001)

Burnout 0.13 0.33 (.738) .06 (.716) - .06 (.716)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crafting 0.09 5.16 (< .001) .767 .48 (< .001) .23 (< .001) .71 (< .001)

Burnout 0.02 – 3.44 (< .001) – .17 (< .001) .02 (.695) – .14 (.267)

Work engagement 0.05 4.73 (< .001) .41 (< .001) - .41 (< .001)

CR = Critical ratio; SE = Standard error;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3. 가설적 모형 및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분석결과	SRMR, RMSEA, NFI, TLI, 
CFI,	AGFI의	모형	적합지수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χ2/df가	3.1

로	권장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

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이용한	수정모형을	제

시하였다.	수정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있

는	변수	중	수정지수가	5	이상인	큰	순서부터	연결하여	개선되는	

모형을	최종	수정모형으로	정하는	Yu	[35]의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유효성의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오차항

(MI = 11.03),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오차항(MI	=	7.04)을	
연결하였다.	이후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167.78, p < .001)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화

된	χ2	는	2.7로	권장수준을	만족하였고, SRMR .03, RMSEA 

.07, GFI .93, NFI .90, TLI .90, CFI .93, AGFI .90으로	권장기

준(SRMR	≤	.05,	RMSEA	≤	.08,	GFI	≥	.90,	NFI	≥	.90, 
TLI	≥	.90,	CFI	≥	.90,	AGFI	≥	.90)을	만족하여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43].	이에	최종	수정모형은	Bakker와	Demerouti	

[10]가	제안한	JD-R	모델을	만족하였다.

4.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에서	내생변수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
과	및	총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잡크래프팅에	

대한	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직무요구는	직접효과(β = - .22, 
p < .001),	총효과(β = - .22,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무자원은	직접효과(β = .34, p  < .001),	총효과(β = .34,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자원은	직접효과

(β = .39, p < .001),	총효과(β = .39,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잡크래프팅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6.1%였다.

소진에	대한	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직무요구는	직접효과
(β = .82, p < .001),	총효과(β = .81, p = .002)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나,	간접효과(β = - .01, p = .54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직무자원은	직접효과(β = - .05, p = .426),	간접효과
(β = .02, p = .577),	총효과(β = - .04, p = .54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자원은	직접효과(β = .01, p = .924),	간접
효과(β = .02, p = .591),	총효과(β = .03, p = .726)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잡크래프팅은	직접효과(β = .05, p = .631), 
총효과(β = .05, p = .63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진

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6.5%였다.

직무열의에	대한	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직무요구는	직접
효과(β = - .33, p = .132),	간접효과(β = - .08, p = .696)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β = - .40, p < .00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무자원은	직접효과(β = - .04, p = .44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β = .19, p < .001),	총효
과(β = .15, p = .03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자원은	직

접효과(β = .24, p < .001),	간접효과(β = .22, p < .001),	총효과
(β = .47,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잡크래프팅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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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β = .57, p < .001),	총효과(β = .57,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진은	직접효과(β = .06, p = .716),	총효과(β = .06, 
p = .71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직몰입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2.1%였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잡크래프팅은	
직접효과(β = .48, p < .001),	간접효과(β = .23, p < .001),	총효과
(β = .71,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진은	직접효과

(β = - .17,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간접효과

(β = .02, p = .695),	총효과(β = - .14, p = .26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무열의는	직접효과(β = .41, p < .001),	총효과
(β = .41,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76.7%였다(Table	3).

5. 간접효과 검정

본	연구모형에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매개변수인	잡크래프팅, 
소진,	직무열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를	분석하였
다(Figure 2). ‘직무요구	→	잡크래프팅	→	소진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01, 
p = .435).	반면	‘직무요구	→	잡크래프팅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	.14, p = .017), ‘직무
요구	→	잡크래프팅	→	직무열의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효과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	.08, p = .017).	또한	‘직무요구	

→	잡크래프팅	→	소진	→	직무열의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01, p = .408). ‘직무자

원	→	잡크래프팅	→	소진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	.01, p = .428).	반면	‘직무자원	

→	잡크래프팅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B	=	.06, p < .001), ‘직무자원	→	잡크래프팅	→	직무열
의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0, p = .004).	그러나	‘직무자원	→	잡크래프팅	→	소진	→	

직무열의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B	=	.01, p = .445), ‘개인자원	→	잡크래프팅	→	소진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 .01, p = .451). ‘개인자원	→	잡크래프팅	→	조직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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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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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06, p < .001), 
‘개인자원	→	잡크래프팅	→	직무열의	→	조직유효성’	경로의	간

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4, p = .004).	그러나	‘개

인자원	→	잡크래프팅	→	소진	→	직무열의	→	조직유효성’	경로

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01, p = .445).

논    의

본	연구는	Bakker와	Demerouti	[10]가	제안한	직무요구-자

원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병원간호사의	조직유효성	구조모

형을	구축하고	잡크래프팅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잡크래프팅,	직무열의,	소진은	조직유효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들	요인은	조직

유효성을	76.7%	설명하여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잡크
래프팅은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잡크래프팅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60,6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간호단위관리자들의	조

직구성원에	대한	자아-목표	설정,	자아-강화,	자아-기대,	자
아-관찰이나	자아-평가에	대한	격려와	같은	지지적	감독은	조

직구성원들의	잡크래프팅	행동을	촉진하며	조직유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61].	관리자의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에	잡크래프팅	훈련을	포함함으로써	리더에

게	영감을	주고,	구성원의	잡크래프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
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시
간대학의	‘Center for organization’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을	위한	

‘Job CraftingTM Exercise’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내	간호사의	잡크래프팅	중재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적용한	Hyun	[60]의	연구에	따르면,	잡크래프팅	중재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잡크래프팅	활동을	증가시키고,	조직몰입, 
직무배태성,	조직웰빙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임상현장

에서	간호사는	스스로	주어진	업무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잡크래프

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34,60].	따라서	간호조직과	간호관리자는	간호사

의	인지크래프팅을	높이기	위해	간호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나

아가	간호전문직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주기적인	상담·교

육,	체계적	멘토	프로그램과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갈등	상
황	해결	전략	등의	관계크래프팅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수행	능력이	낮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는	직무크래프팅이	우수한	경력간호사의	노하우(know-

how)	공유와	사례	발표회	같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사의	

크래프팅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61].	반면,	소진은	조직유
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은	조직유

효성을	저하시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간호

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62].	본	연구에서	업무과부하와	감정노

동에	따른	간호사의	소진은	조직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차원에서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과	업무성

과	향상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63].	긍정적	간호업무환경은	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간호오류,	안전	수행	등의	업무	결과
를	향상시켜[64]	궁극적으로는	간호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소진을	낮추는	근무환경	개선은	간호사의	수급과	고용

안정에도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

가	필요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잡크래프팅이	소진을	낮추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과다한	직무요구는	간호사의	잡크래프팅	활동을	위축시
켜	소진을	낮추는	효과를	감소시켰을	수	있다.	이들	변수의	관계

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은	잡크래프팅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간호사의	직무요구는	잡

크래프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은	잡크
래프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요인들은	잡크래프팅을	
36.1%	설명하였다.	직무요구로서	업무과부하나	감정노동을	높이

는	부정적	직무자원은	간호사의	주도적	영향력	발휘를	저해하고	

적절한	대처	능력과	간호성과	또한	낮춘다[59].	반면	구성원을	동

기부여	시키는	도전적	직무요구는	업무	외의	노력이	필요하더라

도	소진을	낮추면서	직무만족도와	직무열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65].	이에	간호조직은	간호사의	직무요구에	

대한	잡크래프팅의	완충	역할을	위해	직무재설계	시	간호사를	참

여시켜	직무요구에	대한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직무자원으로서	동료지지는	잡크래프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는데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45,61].	이러한	결과

는	간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지

각하면	업무의	의미를	높게	인식한다[45]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동료지지가	잡크래프팅	행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66].	간호업무는	환자를	중심으로	동료들과	의

사소통	및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간호사나	초보간호사

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동료	상호	간에	도움과	지지

를	주고받음으로써	잡크래프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간호단위관리자의	지지가	간호사의	잡크래프팅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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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61]	관리자는	직무관리	측면에서	간호사가	업무의	의

미를	깨닫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잡크래프팅이	일

어나도록	촉진해야	한다.	개인자원으로	자기효능감은	잡크래프팅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선호,	지식,	기술에	맞게	직무를	변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잡크래프팅	

행위를	더	많이	한다[67]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단

기간의	교육과	개인의	노력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68]	간호조직	

차원에서	간호사의	잡크래프팅을	높이기	위한	응급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

영을	통해	효능감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	잡크래프팅이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직무요구	변수만	유의한	영

향을	보였다.	이들	변수는	소진을	66.5%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직무요구	요인으로	업무과부하와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69]와	일치하였다.	간호사에게	과도

한	업무량이	지속되면,	불안감과	업무집중력	저하,	업무의욕	상
실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
단위관리자는	간호사의	업무과중	이유를	파악하고	필요한	간호

인력	지원과	합리적	업무	배분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감정노동	또한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

을	주는	만큼	소진을	감소하기	위해	상황별	감정노동	대응	매뉴

얼의	개발과	이행,	악성고객	전담처리반	운영	등의	전략이	도움
이	될	것이다[70].

본	연구	결과에서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	잡크래프팅, 
소진은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소진을	제외하

고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는	직무몰입을	62.1%	설
명하였다.	특히,	잡크래프팅은	직무열의를	높여	조직유효성에	직
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7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잡크래프팅이	높은	구성원은	직

무열의와	소속감이	높을	뿐	아니라	에너지를	집중하여	긍정적	업

무	환경을	조성한다[65].	직무열의가	높은	간호사는	환자의	작은	

변화에도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여	직무만족을	경험하며	조직에	몰입하여	조직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72].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이	잡크래프
팅,	소진,	직무열의를	거쳐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고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특정간접효과를	통해	효과의	크

기와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잡크래프팅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직무자원인	동료지지와	개인자원인	자기효능감은	

잡크래프팅과	직무열의를	매개로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는	직무요구-자원	

모델의	개념적	틀인	조직의	직무환경과	자원,	조직구성원	자신의	
능력,	개인자원이	잡크래프팅과	직무열의를	매개로	조직성과를	
높이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동료지지는	잡크래프팅,	직무열
의를	매개로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지지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직무자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변화와	변혁을	위한	행동에도	동참한

다[73].	따라서	간호단위	차원에서는	동료	간	지지와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팀워크	형성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도	조직구성원들의	잡크래

프팅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직무자원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잡크래프팅,	직무열의를	매개로	조
직유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잡크래프팅을	

발휘함으로써	직무열의를	높이고	재직의도를	높여	조직	전체에

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74,75].	그러므로	간호조직과	간호관리

자는	조직유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자원인	자기효

능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코칭프로그램의	운영과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76].	또한	간호사의	직무열의를	높

이는	방안으로	직무범위의	명확화와	직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무

에	활력을	갖게	하며[77],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
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등을	통해	조직몰입	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효과를	보인	잡크래프팅은	환

경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
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행복과	성장,	조직의	발전에	필
요한	핵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61].	또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높은	직무열의와	긍정적	태도로	직무

를	수행해야	하는데,	잡크래프팅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
적인	기여와	헌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잡크래프팅이	자기효능감이나	동료지지를	통해	향상될	수	있으

며,	이는	직무열의와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조직차원의	성과향상
에	핵심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업무과중이나	감정노동

과	같은	직무요구는	간호사의	잡크래프팅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소진을	높이므로	조직차원의	간호근무환경	개선의	필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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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직무요구-자원	모델은	병원간호사의	

조직유효성을	예측하고	설명하기에	적합하였다.	즉,	간호조직의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잡크래프팅	능력이	중요

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잡크래프팅을	잘	하는	간호사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높은	직무
열의를	토대로	긍정적인	직무태도	및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따

라서	의료기관과	간호조직에서는	업무성과로	대변되는	조직유효

성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잡크래프팅	향상	전략으로	잡크래프팅	

성공사례	개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잡크래프팅이	자가평가에	의존함으로써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	또한	대상	병원	간호사의	임상경력,	학력
수준	및	간호전달체계,	임금수준,	조직문화	등의	근무환경이	간
호사의	잡크래프팅	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일개	상급종
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

로	다양한	조직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수	이외에	직무요구-자원	모델에서	과정변수

로	제안하고	있는	직무동기와	직무부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
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	잡크래프팅이	조직유
효성에	긍정적이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조직유효성

을	높이기	위한	잡크래프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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