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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ork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워라밸의 매개효과  

국 문 요 약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스마트워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권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금융권 종업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변수를 스마트워크의 양적요소인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과 질적요소인 업무자율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의 하위요소인 기술과부하, 기술침입, 기술복잡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이며, 
매개변수는 워라밸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금융권 종업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유효한 2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유연성, 업무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과부하와 기술침입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업무자율성이었다. 하지만 장소유연성과 기술복
잡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한편 워라밸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 기술침입과 직무만족 간에 워라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금융 부문에서 스
마트워크를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테크노스트레스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크의 양적, 질적 요소 
및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술적 및 실무적 기여를 제공했다.  

  
■  중심어: 금융권종업원, 스마트워크, 테크노스트레스, 워라밸,  직무만족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은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 구조를 갖추도록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전통적인 업무 방식
의 한계를 드러내며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다(Parker & Knight, 2024).
  스마트워크는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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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et al., 2023). 클라우드 컴퓨팅, 협업 도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같은 기술들이 이를 가능하
게 하며, 비대면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협업과 정보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의 확산은 과도
한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직원들은 끊임없는 디지털 연결로 인해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져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경험하며(Fernández-Fernández et al., 2023), 소통의 비인간화로 인한 
팀원 간 신뢰와 유대감 약화, 데이터 보안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스마트워크의 이점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관리 및 협업 방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Irawanto et al., 2021). 이와같이 스마트
워크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워크의 도입이 금융권 종업원에
게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경영 전략 수립 및 노사관계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워크의 다양한 요소와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스마트워크 관련 연구들은 주로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크의 시간유연
성이나 장소유연성과 같은 요소들이 업무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스마트워크가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질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Marino & Capone, 2021). 특히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는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점
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 몰입도를 감소시키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onovalova,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적으로는 스마트워크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공백을 
메우고,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의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 등의 양적 요소와 업무
자율성, 테크노스트레스의 하위 요소인 기술과부하, 기술침입, 기술복잡성 등의 질적 요소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워라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와 워라밸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함으로써 금융권에서의 스마트워크 도입 전략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종업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스마트워크  및 직무만족 개념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업무 방
식을 의미한다(Aguilar-Rodríguez et al., 2023), 이 개념은 전통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스마트워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 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Angelici & Profeta, 2024). 둘째, 클라우드 서비스, 협업 플랫
폼, 화상 회의 도구 등을 통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Sharma, 2022b). 셋째, 
스마트워크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며,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김은경, 오상진, 2023). 이러한 특성은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비용을 절감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스마트워크가 조직에서의 직무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사회적 교환 이론은 직원들이 조직과의 관계를 일련의 교환을 통해 발전시킨다고 설명한다. 직원들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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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유연성과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고 인식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이를 보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Eisenberger et al., 2001). 둘째, 직무 통제 이론에 따르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환경과 근무 일정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을 때,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
아질 가능성이 크다(Ganster et al., 2013). 셋째, 일, 가정 역할 갈등 이론에 따르면, 업무와 업무외 역할 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워크는 직원들이 업무와 비업무
적인 책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일-가정 갈등을 줄이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결국 
직원들이 조직이 자신의 복지와 성공에 투자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조직에 대한 몰입이 증가할 수 있다
(Ilgen et al., 1991). 넷째, 직무 특성 이론에 따르면 직원들이 업무자율성을 경험할 때 그들은 자신의 일이 중
요하다고 느끼고,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Fried & 
Ferris, 1987).
  한편,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 경험을 통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이는 직무의 성격, 성과, 감독 형
태, 직무 환경, 그리고 직무에 대한 개인의 호감도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긍정적 감정의 총합을 의
미한다(Andrade & Westover, 2020). 또한, 직무만족은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
응으로 정의되며, 이는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과 기대가 충족되는 정도, 직무 환경에서의 동기 부여와 유지, 심
리적 웰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Katebi et al., 2022).

 2.2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 및 업무자율성과 직무만족  

  스마트워크에서 시간유연성(time flexibility)은 직원들이 자신의 일일, 주간, 월간 근무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
하고 변경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근무 시간을 직접적으로 배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재량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Thompson & Kossek, 2018; Kosseet al., 2021; 장욱진, 2024). 스마트워크에서 장소유연성
(workplace flexibility)은 직원들이 기존의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기술이나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Carlson et al., 2021). 스마트워크에서 업무자율성(work autonomy)은 직원들이 자
신의 지식, 기술,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
호에 맞게 업무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hawand & Zargar, 2022 ; Anual et  al., 2023). 
 이러한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 업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전 연구들은 시간유연성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다음과 같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Chen & Fulmer (2018)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17,8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연한 근무 일정이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Kiran & Khurram (2018)은 파키스탄의 10개 소프트웨
어 회사의 358명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유연성이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직원 행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견하였다. Griggs(2022)는 미국에서 자녀를 둔 339명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 관행이 직원들
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였다. Kahraman & Tuzuner(2022)는 이스탄불의 112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근무 시간유연성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진
(2022)은 공무원의 유연 근무제 사용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 및 훈련이 이를 
강화한다고 확인하였다.
  장소유연성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으로 Gill & Siddiqui (2021)는 파키스탄 서비스 산업에
서 근무 장소유연성이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을 높인다고 밝혔다. Ilma et al. (2022)은 인도네시아의 
재택근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며, 이는 조직몰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문창웅, 이재연(2022)은 MZ 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택근무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많을수록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Jamal et al. (2023)은 인도의 
재택근무가 직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줄인다고 분석하였다. Lee & Kim (2023)는 한국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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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연한 근무 장소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Domae et al. (2024)은  일본의 재택근무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전 연구들은 업무자율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Nakayama (2019)는 일본인 1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자율성이 직무몰입과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Ahakwa et al. (2021)는 가나의 공공 부문 직원 3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
자율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Sharma(2022b)는 인도의 200명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자율성과 조직 지원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Choi & Kong 
(2023)는 한국의 소방관 2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자율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김용영(2023)은 업무자율성이 직무만족도, 리더십, 경력 개발, 직무 설계 등 여러 조직적 변수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황성호(2023)는 한국의 MZ 세대 공무원 6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자율
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장범, 양은진(2023)은 업무자율성이 조직
몰입과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스마트워크의 시간유연성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스마트워크의 장소유연성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스마트워크의 업무자율성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만족  

  테크노스트레스(techno stress)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Konovalova, 
2022). 이는 디지털 도구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포함하며, 과도한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기술과부
하), 기술 사용에 대한 불안(기술불안),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흐려짐(기술침입),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기술복잡성), 그리고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기술불확실성)를 포함한다(Ranathunga & 
Rathnakara, 2022). 테크노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인지 과부하, 정서적 고통,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흐려
짐, 그리고 디지털 도구 사용의 강도에서 비롯되는 기타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테크노스트레스는 직
무만족도 저하, 조직에 대한 몰입 감소, 정신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 하위 요소 중 기술과부하, 기술침입, 기술복잡성을 연구 변수로 선택했다. 이
들이 스마트 워크 환경에서 워크라이프밸런스와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harma & 
Tiwar, 2023). 또한, 금융권 종업원은 기본적으로 IT 기반 시스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술불안이나 
기술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원인이 있다. 기술과부하는 과도한 정보
로 인한 스트레스, 기술침입은 업무가 개인 생활로 침범하는 현상, 기술복잡성은 복잡한 기술 사용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의미하며 이 모두가 직무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Pflügner et al., 2020).
  기술과부하(techno-overload)는 새로운 기술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요구와 정보로 인해 개인이 겪는 압력과 
스트레스를 의미한다(Harris et al., 2022). 이는 작업자의 자연스러운 업무 리듬과 기술 도구가 강요하는 속도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과부하를 느끼게 한다. 지속적인 정보 유입, 빈번한 업데이트,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 등이 이러한 상태를 초래한다. 특히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다중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기술과부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업무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신체적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정신 건강과 전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flügner et al., 2020).
  기술침입(techno-invasion)는 정보통신기술(ICT)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현상을 의미한다(Pflügner et al., 2020). 이 개념은 기술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일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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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침투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와 연결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휴
식 시간을 줄이며, 지속적인 업무 압력과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이메일, 메시지, 업무 알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침입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기술
침입은 장기적으로 정신적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Harris et al., 2022).
  기술복잡성(techno-complexity)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Wahl et al., 2024). 이는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배우고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기술복잡성은 특히 현대 소프트웨어, 시스템, 디지털 
도구 사용에서 두드러지며, 기술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사용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업무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사용자들이 자신감을 잃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Zhao et al., 2023).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는 여러 최근 연구에서 다각적으로 탐구되었다. Shintri(2022)는 
COVID-19 팬데믹 동안 고등 교육 기관의 교직원들 사이에서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hi et al.(2023)은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탐구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테크노스트레스 요인(도전적 요인과 장애적 요인)
이 직무 및 가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도네시아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Pranoto & Nuzulia(2023)의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 특히 기술과부하가 직무만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Kot(2022)은 테크노스트레스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와 업무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강조하며, 직장에서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술과부하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Thurik et al. (2024)의 연구에서는 프랑
스 소기업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과부하가 신체적, 정신적 웰빙, 수면의 질, 번아웃 및 외로움 등 복합적인 
웰빙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McDaniel et al. (2021)은 가정 내에서 일과 관련된 기술 사
용이 업무 과부하, 생활 만족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였다. Igwe & Chukwu (2019)
의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 아바칼리키의 비즈니스 조직에서 비서들의 직무 성과에 대한 기술과부하의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기술과부하가 낮은 생산성, 직무 불만족, 정신적 피로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Yin et al. 
(2018)은 중국에서 모바일 정보통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기술정보과부하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술침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탐구되었다. Kim(2021)은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직원들
이 기술침입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업무를 구분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공사업무구분 
관리 전략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Igwe & Chukwu(2019)은 나이지리아 비즈니스 
조직의 비서들이 경험하는 테크노스트레스, 특히 기술침입이 직무 불만족과 낮은 생산성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
다. Chen et al.(2022)은 중국의 금융 서비스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술침입이 자기조절 능력의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직무 불만족 및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Wu et al.(2022)은 중국의 직장인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술침입이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술복잡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Karimi & Nazari(2018)의 연구에 따르면, 기
술복잡성은 도서관 사서들의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Nurgaliyeva et al.(2023)은 교사들의 기술 역량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기술복잡성이 직무만
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e Roux & Botha(2021)은 남아프리카의 페로크롬 제련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술복잡성이 생산성과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많은 
관리자들에게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Lee & Lim(2020)은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술복잡성이 직무만족도와 교사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이상
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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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4 기술과부하는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기술침해는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기술복잡성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워라밸의 매개효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은 직업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 균형, 참여 균형, 만족도 균형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을 포함한다(Aufri et al., 2023). 이 개념은 특히 스마
트 워크 근무자들이 일과 개인 생활의 여러 요소와 자원을 관리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을 강조한다(Eniola, 
2023). 일과 삶의 균형은 직업적 활동과 개인적 생활 영역에서 만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여 어느 한쪽
이 다른 쪽을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Wong et al., 2023).
  연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은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 몰입도를 높여 직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워라밸은 직무 스트레스와 부(-)의 관계가 있고 직무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에는 모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uldoss et al., 2021).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상태가 직무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동기 부여를 높이고 직원 이직률을 낮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Bocean et al., 2023). 또한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있다고 인식하는 직원
은 직무 성과가 높고 이직 의도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워라밸은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Susanto et al.,2022).
  한편, 스마트워크의 긍정적요소(예: 유연성)와 부정적요소(예: 테크노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서로 상반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유연성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테크노스트레스는 그 반대로 직무만족도를 저하시
킬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워라밸의 매개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Çobanoglu et 
al.,2023). 워라밸은 스마트워크의 긍정적 요소가 직무만족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촉진하고, 부정적 요소로 인한 부
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워크 요소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워라밸의 매개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워라밸의 매개효과와 관련하
여 Stankevičienė et al.(2021)은 리투아니아의 비즈니스 및 공공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문화(시간유연성, 
운영 유연성)와 직원의 웰빙 간의 관계에서 워라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업무 문화가 
직원의 웰빙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며, 워라밸이 이를 일부 매개한다고 하였다. Çobanoglu et 
al.(2023)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경력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매개 역할을 조
사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경력 만족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Rashmi & Kataria(2023)는 인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자원(업무자율성, 상사 지원, 동료 지원)과 직무만
족 간의 관계에서 워라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워라밸은 업무자율성과 상사 지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1 워라밸은 시간유연성과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2 워라밸은 장소유연성과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3 워라밸은 업무자율성과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4 워라밸은 기술과부하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5 워라밸은 기술침해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6 워라밸은 기술복잡성과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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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 모형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금융권 종업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
다. 스마트워크의 양적인 요소인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 질적인 요소인 업무자율성, 그리고 테크노스트레스의 
하위요소인 기술과부하, 기술침해, 기술복잡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이며, 이들 사이
의 매개변수로 워라밸을 설정하였다. 이들의 구조적인 관계는 그림1과 같다.

  
 3.2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 기간
은 2024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제외하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총 267부를 수집하여 결측된 17부를 제외하고 최종 250부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재직기간, 직급, 고용형태에 대한 문항으로 총 7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41.3%, 여성이 58.7%였다. 연령은 20대 9.0%, 30대 30.7%, 40대 
37.3%, 50대 23.0%였다.  기혼이 55.3%, 미혼이 44.7%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65.0%로 가장 많았다. 
전체직장 경력은 5년미만 18.3%, 5년이상 10년미만 20.0%, 10년이상 15년미만 23.0%, 15년이상 20년미만 
19.3%, 20년이상 19.3%였다. 직급은 사원급 30.0%, 대리급 19.7%, 과차장급 27.3%, 팀장급 16.3%, 부점장급 
6.7%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85.0%, 계약직 13.7%, 기타 1.3%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Amos 
24를 사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측정항목 간 집중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AMOS 24.0 최대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 ML)을 활용하였다.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기술침해, 기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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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β t p CR AVE Cronbach
‘ α

시간유연성

wt5 .833 fixed

.965 .848 .944
wt4 .921 21.779 ***
wt3 .912 21.355 ***
wt2 .872 19.683 ***
wt1 .854 19.003 ***

장소유연성

wp5 .940 fixed

.968 .860 .966
wp4 .947 33.910 ***
wp3 .873 26.213 ***
wp2 .946 33.803 ***
wp1 .906 28.652 ***

업무자율성

ja6 .807 fixed

.963 .812 .913

ja5 .767 14.476 ***
ja4 .820 15.545 ***
ja3 .869 16.894 ***
ja2 .768 14.489 ***
ja1 .688 12.549 ***

기술과부하

to5 .851 fixed

.965 .846 .940
to4 .894 21.058 ***
to3 .904 21.446 ***
to2 .866 19.767 ***
to1 .848 19.088 ***

기술침입

ti5 .846 fixed

.960 .830 .904
ti4 .892 20.354 ***
ti3 .863 19.147 ***
ti2 .755 15.420 ***
ti1 .750 15.271 ***

기술복잡성

tc1 .719 fixed

.961 .832 .916
tc2 .839 14.195 ***
tc3 .867 14.667 ***
tc4 .864 14.630 ***
tc5 .854 14.455 ***

워라밸

wlb1 .801 fixed

.956 .816 .883
wlb2 .623 11.136 ***
wlb3 .858 16.551 ***
wlb4 .820 15.619 ***
wlb5 .803 15.214 ***

직무만족

js1 .840 fixed

.963 .839 .929
js2 .836 17.841 ***
js3 .883 19.508 ***
js4 .859 18.632 ***
js5 .835 17.823 ***

잡성, 워라밸, 직무만족에 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확인적 요인 분석(측정 모형 분석)은 χ²/df = 1.607, RMR = .043, RMSEA = .045, GFI = .845,  AGFI = 
.820,  NFI = .901, TLI = .956,  CFI = .96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치인 것으로 밝
혀졌다. 변수별 측정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6 이상을 보였으며, 개념 신뢰성은 모두 .9 이상을 나타내고 있
다. AVE는 모두 .8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표들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우종필, 2022)하므로 집중 타당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의 결과 Cronbach‘ α 값은 장소유연성 
.9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워라밸 .8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들은 이들 사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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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 기술침입 기술복잡성 워라밸 직무만족 AVE 제곱근

시간유연성 1 .921

장소유연성 .688** 1 .927

업무자율성 .553** .493** 1 .901

기술과부하 .278** .262** .250** 1 .920

기술침입 .223** .290** .242** .662** 1 .911

기술복잡성 .146* .213** .176** .614** .681** 1 .912

워라밸 .267** .222** .426** -.117* -.143* -.089 1 .903

직무만족 .387** .280** .509** .029 .145* .064 .454** 1 .916

*. p< .05,  **. p< .01

 4.2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본 연구의 데이터는 단일 출처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Podsakoff & Organ(1986)이 제안한 Harman의 단일요인 분석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인의 설명력이 31.286%로서 총분산의 50% 이하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 우
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arman, 1976).

 4.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간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한 AVE 제곱근 값(square root of AVE)과 상관관계 계수 사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
하였다. 즉,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 계수보다 클 때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
우에는 <표 2>와 같이 AVE 제곱근 값이 모든 상관계수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간 판별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며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4.4 인과관계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간유연성이 금융권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표준화계수(β) .226, CR값이 3.136으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 시간유연성은 금융권 종
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장소유연성이 금융권 종업원들의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080, CR값이 1.156으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 장
소유연성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업무자율성이 금융권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441, CR값이 7.366으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
라서 가설3 업무자율성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기술과
부하가 금융권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232, CR값이 –3.340으로 유의확률 .05에
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4 기술과부하는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기술침입이 금융권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63, CR값이 –2.197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5 기술침입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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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

Path β C.R. P 검정 결과

시간유연성 --> 직무만족 .226 3.136 .002 채택

장소유연성 --> 직무만족 .080 1.156 .249 기각

업무자율성 --> 직무만족 .441 7.366 .000 채택

기술과부하 --> 직무만족 -.232 -3.340 .001 채택

기술침입 --> 직무만족 -.163 -2.197 .029 채택

기술복잡성 --> 직무만족 .001 .018 .986 기각

<표 4> 워라밸의 매개효과 검정결과

Path β LLCI ULCI 검정결과

시간유연성-->워라밸-->직무만족 .022 -.002 .076 기각

장소유연성-->워라밸-->직무만족 .013 -.023 .057 기각

업무자율성-->워라밸-->직무만족 .132 .072 .196 채택

기술과부하-->워라밸-->직무만족 -.044 -.113 -.018 채택

기술침입-->워라밸-->직무만족 -.065 -.132 -.013 채택

기술복잡성-->워라밸-->직무만족 .015 -.036 .067 기각 
  LLCI : Lower Limited Confidential Interval,  ULCI : Upper Limited Confidential Interval

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기술복잡성이 금융권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001, CR
값이 .018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6 기술복잡성은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금융권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 시간유연성, 기술침해 
순이었다. 

 

 4.5 워라밸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 기술침입, 기술복잡성과 직무만족 간 워라
밸의 매개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4>와 같다. 분석방법은 AMOS의 bootstrapping을 활용하였
으며, 유의성은 신뢰구간 추정방법으로 하였다. Bootstrapping은 95% 신뢰구간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0이 
존재하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0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Hayes, 2022). 실증분석결
과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 기술침입의 경로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7-3.7-4, 7-5는 채택되었
다. 시간유연성, 장소유연성, 기술복잡성의 경로에는 0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가설 7-1, 7-2, 7-6은 기각되었다.

 4.6 논의

  첫째, 시간유연성, 업무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업무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직무에 대한 자율권을 가질 때, 그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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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기술과부하와 기술침입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들이 사용해
야 하는 기술의 양에 압도되거나 기술이 개인 시간을 침입할 때, 직무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
하고 침해적인 기술 사용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초래하여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장소유연성과 기술복잡성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금융 부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많은 금융 기관에서 사무실 기반 근무가 여전히 일반적이며, 원
격 근무나 여러 위치에서 일하는 방식이 널리 채택되지 않고 있어 장소유연성이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복잡성의 경우 이 분야의 직원들은 이미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술에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며, 많은 조직에서 이러한 기술적 요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견고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을 것이다. 그 결과 기술복잡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전이나 스트레스
로 인식되지 않아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
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금융 부문에서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자율성이다. 업무자율성이 중요한 이유
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직
무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업무자율성은 직원의 동기 부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직무만족도로 직접 연결된다.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직원들은 자신만의 업무 목표와 방법을 설정
할 수 있어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몰입도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 부문에서 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업무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워라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워라밸이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 기술침입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업무자율성은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하여 개인 생활과 업무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워라밸이 잘 유지되며, 이는 직무만족도로 이어진다. 반면 기술과부하와 기술침입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도 
일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워라밸을 저해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
고, 직무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때 워라밸은 기술과부하와 기술침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워라밸이 유지될 경우 기술과부하와 기술침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균형을 줄여
주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금융 부문에서 스마트워크가 종업원들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
유연성과 업무자율성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과부하와 기술침입은 직무만족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유연성과 기술복잡성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업무자율성, 기술과부하, 기술침입과 직무만족도 사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 부문에서 스마트워크를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자율성이 가
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테크노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크의 양적, 질적 요소 및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문적 및 실무적 기여를 제공한다.

 5.1 논의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간 및 장소유연성 같은 양적 요인과 업무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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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스마트워크를 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많은 기존 연구가 주로 
양적 요인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스마트워크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차원
을 학문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주요 결과 중 하나인 테크
노스트레스의 영향을 측정하여 학문적 담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테크노스트레스를 기술과부하, 기술침해, 기
술복잡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금융 부문에서 이들 스트레스 요인이 종업원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깊이를 더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은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변수, 일과 삶의 균형,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
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매개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켰다. 이는 현대 직장에서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역학에 관한 이론적 틀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자율성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금융 부문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
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여 자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며,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참여도와 혁신성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간유연성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부문에서는 보
다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유연한 근무 제도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 교
육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일과 삶의 균형을 높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할 것이다. 셋째, 기술과부하와 기술침해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테크노스트레
스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업은 업무 시간 외의 커뮤니케이션 제한, 효율적인 기술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명확한 기술 사용 경계를 설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 관리 기법에 
대한 워크숍이나 상담 세션을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함으로써 종업원들이 테크노스트레스가 업무와 개인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스마트워크의 질적 요소로서 업무자율성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워크의 다양한 
질적 요소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 의미감, 팀워크의 자율성 등 다른 질적 요소
들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스마트워크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적 보수적인 금융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스마트워크가 더욱 보편화된 스타트업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스타트업에서는 스마트워크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고,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및 조직 규모에 따른 스마트워크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
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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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Smart Work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es in the Financial Sector : 

The Mediating Role of Work-Life Balance

Lee, Sung-seop1)

Dong, Hak-lim2)

Abstract

The rapid advance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ongoing effects of COVID-19 significantly 
accelerated the adoption of smart work practices, especially in the financial sector.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smart work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es in this industry.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ime flexibility and workplace flexibility (as quantitative elements of smart work) and work 
autonomy (as a qualitative element) on job satisfaction. Additionally, the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technostress 
factors, including techno-overload, techno-invasion, and techno-complexity.

 Using data from 250 valid survey responses collected from financial sector employees, the study employ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AMO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ime 
flexibility and work autonomy positively influenced job satisfaction, with work autonomy being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Conversely, techno-overload and techno-invasion negatively affected job satisfaction. However, workplace 
flexibility and techno-complexity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possibly due to the 
already established norms in the financial sector, where remote work and high-level technology usage were standard 
practices.

 A critical aspect of the study was the examination of work-life balance as a mediating factor. The analysis 
confirmed that work-life bala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utonomy, techno-overload, 
techno-invasion, and job satisfaction. This suggested that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was 
crucial for enhancing job satisfaction in smart work environments, particularly in the financial sector. Effective 
management of technostress was essential to preserving this balance and improving overall employe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understanding of how smart work practices and technostress impacted 
job satisfaction. They offered practical insights for financial sector organizations seeking to optimize smart work 
environment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work-life balance and carefully managing technostres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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