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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격한 발 과 증하는 교통량, 교통수단의 

고속화 등으로 인한 기치 않았던 각종 사고의 증가로 

국민의 건강에 한 욕구나 기 가 양  질 으로 증 하

고 이에 따라 부분의 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최고의 의료진을 통하여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기 해 노력하고 있다(김희경 등, 2005).

NHAMCS(National Hospit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는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내 응 환자

를 115,200,000명으로 추정하 는데(Nawar et al, 

2005), 이는 평균 매분 219명의 환자가 응 실을 방

문한 것으로 국민 100명당 39.6번의 응 실을 방문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약 750만 명이던 응  환

자가 2007년에는 약 840만명으로 증하여 2005- 

2007년을 기 으로 평균 약 800만 명의 응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약 18%가 연간 1회 이상 응

실을 방문한 것이다( 앙응 의료센터, 2008).

특히 종합병원 응 실은 한 시기에 필요한 응

의료를 담당할 의료인 부족, 병원 내 입원실 부족으로 

응 실 진료가 종결된 후 일반병동으로 이동되어야 할 

환자들의 응 실 기시간이 늘어나고, 비응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응 환자의 입원이 지연되어 실제 응 실 

체류시간이 길어지므로 응 실 의료진의 업무부담이 가

되고 있다(김남수 등, 2002).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료인 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함께 보내고 가장 많이 환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변하는 이들이 바로 간호사로 환자에게 제

공되는 직 인 서비스의 부분은 간호사에 의해 제

공된다(김희진, 1996). 간호사는 병원 서비스의 핵심

에 있으며 박하고 긴장된 환경 속에서 문 인 업무

에 따른 부담감을 느낀다(김희경 등, 2005).

간호사는 고도의 지  훈련을 거쳐 체계 인 이론과 

기술에 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공공 사를 

주된 목표로 지식과 기술을 유익하게 사용하며 자율성

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며, 문직업으로서의 간호사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문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발 하

고 있다(정선 , 1998). Garrett(2008)는 미국에서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과다해져서 간호사의 

소진 경험이 타 보건의료 직종의 평균 수 보다 더 높

고 간호사의 20%가 이직 의도를 갖고있다고 보고하면

서 소진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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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는 교육

재 수행능력과 수행 빈도 조사(강지연 등, 2009), 응

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김은정, 2010), 응 실 간

호사가 경험한 폭력(김수연 등, 2007; 박은  등, 

2007; 정혜연, 2008), 소진(김남수 등, 2002; 백명

자, 2003; 이미라 등, 1998)에 한 연구 등이 있었

다. 이를 통해 볼 때 응 실 특성상 24시간 개방, 증 

환자의 빈번한 내원, 입원 체에 한 혼란 등으로 응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다른 부서의 간호사보다도 

폭력과 소진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뒷바침하고 있다

(김수연 등, 2007).

최근 10년간 한국 간호사의 소진에 한 논문을 

상으로 분석한 경자와 변성원(2009)에 의하면, 총 

52편의 논문  병원 체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21편으로 가장 많았다. 소진에 한 특정 부서별로는 

암 병동(8편), 정신과(5편), 응 실(3편) 순이었고, 그 

다음은 보건소, 환자실, 리셉터, 인공신장실, 수술

실, 노인병원 순이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응 실 간

호사는 폭력 뿐만 아니라 소진에도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연구요구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진은 주변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커서 본

인뿐만 아니라 동료 간호사, 타 건강 련 요원  환자

에게까지 향을 미쳐 때로는 병원 구성원 체가 소진

을 경험하게 만든다(김희경 등, 2005). 응 실 간호사

는 삶과 죽음의 와 에서 업무와 련된 여러 가지를 

결정하여야 할 긴박하고도 책임 있는 치에 있다. 응

환자를 다루어야 하는 기상황과 열악한 응 실 환

경 등에서 과도한 업무량, 내원 환자 수가 많은 것 등

의 원인은 응 실 의료진들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려 

좋은 치료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고 환자로 하여  병원

을 나쁘게 인식하여 재이용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 사람에게 악평을 하게 되어 병원경 에도 해를 미

치고 있다(김남수 등, 2002).

응 실 간호사의 업무에 련된 의사결정들은 그 자

신이 법률 인 책임 문제까지 비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응 실 간호사는 신 하게 

상 의 문지식과 단력을 기 로 하여 응 환자를 

분류하고 응 리 재의 우선순 를 신속하게 결정하

여야 하고, 제한된 인 자원과 물  자원을 하게 

할당하여 경제 이고도 효율 이며 신속한 간호 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 경 능력을 가져야 한다(백명자, 

2003).

응 실 간호사에 한 기 가 커지면서 간호사의 신

체 , 정신  소모가 커지면 응 실 간호사로서 정체성 

확립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직업에 한 만족감이 없을 

때에는 응 실 간호사로서의 효과 인 역할 수행을 기

하기 어려우며 문 직업인으로서의 발 을 꾀할 수 

없고 한 간호업무에 한 기 와 실과의 거리감으

로 인한 갈등으로 불만족을 갖게 되고 이직을 원하게 

되며 질  간호에도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원 혜, 

2003).

오요셉(2004)에 의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문직 

종사자가 직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직업에 

한 신념과 태도, 지각이 요한 작용을 하며 문가

로서의 정체성 인식은 정 인 향을 미쳐 소진이 감

소한다고 하 다. 간호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

보면, 문직 태도가 확립되고, 자기개념, 자기 존 감, 

자기 확신 등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문직 태도가 정

으로 나타나고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며 결과 으로 소

진 경험이 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 다(이 숙, 

2000). 

간호사의 소진은 간호인력 부족과 같은 조직 요인에 

의해 더욱 심해지고 간호사의 소진으로 인하여 환자의 

낮은 만족도, 간호오류의 증가, 간호사의 높은 이직의

도가 래될 수 있다는 에서 그 요성을 새롭게 인

식할 필요가 있다( 경자와 변성원, 2009).

이에 본 연구는 응 실 간호사들의 소진, 업무수행, 

문직 정체성에 하여 악하고, 이들 개념간 계를 

조사하여 응 실 간호사들의 소진을 해소하기 한 처

방안을 마련하기 한 기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응 실 간호사를 상으로 응 실 

간호사의 소진, 업무수행, 문직 정체성 정도를 악

하고 이들 개념간의 상 계를 악하여 응 실 간호

사의 소진을 경감시키기 한 처방안 마련의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응 실 간호사의 소진, 업무수행, 문직 정체성 수

을 악한다. 

2) 응 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소진, 업무수

행, 문직 정체성을 악한다.

3) 응 실 간호사의 소진 정도와 업무수행, 문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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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의 상 계를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 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소진과 업무수

행, 문직 정체성 정도를 악하고, 각 상 계를 

악하기 한 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는 D 역시와 C 시에 소재한 300병상 이

상의 종합병원 6곳의 응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30명

을 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121부를 회수하

고 불완 한 자료 1부를 제외하고 120부를 분석하 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를 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설문지는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내용 14문항, 

소진 경험에 한 내용 21문항, 업무수행 정도에 한 

39문항, 문직 정체성에 한 내용 21문항의 총 9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소진

소진 측정도구로는 Pines와 Kanner(1982) 등이 

개발하고 픽은희(1983)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했다. 소

진 경험에 한 21문항  신체  탈진에 한 7문항, 

정서  탈진에 한 7문항, 정신  탈진에 한 7문항

으로 구성되어있고, 5  Likert 척도를 용하여 정

인 문항에서는 역환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를 이용한 차경미

(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 이

었다.

2) 업무수행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평가를 해서 이병숙

(1983)이 개발하 고, 강희 (1992)에서 사용된 도구

를 이용하 다. 일반 인 간호업무분야 12문항, 환자 

 동료 직원에 의한 업무분야 11문항, 독자  간호업

무분야 5문항,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업무분야 7문항, 

간호과정의 용으로서의 간호업무분야 4문항의 총 3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  Likert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업무수행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희 (1992)의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95 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6 이었다.

3) 응 실 간호사의 문직 정체성 측정도구

응 실 간호사의 문직 정체성 측정 도구는 박종우

(1994)가 사회복지사의 직업  정체성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한 도구를 응 실 간호사의 상황에 맞게 바꾸

어 사용한 도구로 총 21문항의 Likert 5  척도를 사

용하 다. 이 도구를 이용한 박승규(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 이었다.

4. 자료 수집 차

조사 상 병원의 간호부 책임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연구 내용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 허락을 얻었다. 그

리고 다시 응 실 책임자에게 연구계획을 설명한 후 설

문에 동의하지 않은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

명하고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간호사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다.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121부를 회수

했으며 이  부 합한 질문지 1부를 제외한 120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 다.

5. 자료 분석

소진과 업무수행, 문직 정체성은 평균과 표 편차

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일반  특성에 따른 소진, 업

무수행, 문직 정체성과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로 분석하 다. 소진, 업무수행, 문직 정체성과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응 실 간호사의 소진

본 연구에서 응 실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분석한 



산업간호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0)

- 53 -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응 실 간호사의 소진은 

 역에서의 평균은 2.99(±.57)이었고 신체  역 

3.33(±.61), 정서  역 2.83 (±.62), 정신  역 

2.80(±.47)으로 신체  역에서의 소진이 가장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업무수행은 평균 3.69(±.41), 문

직 정체성은 평균 3.51(±.38)이었다.

<표 1> 응 실 간호사의 소진            (N=120)

변수 평균 표 편차

소진

신체  역 3.33 .61

정서  역 2.83 .62

정신  역 2.80 .47

체 역 2.99 .57

업무 수행 3.69 .41

문직 정체성 3.51 .38

2. 응 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소진

본 연구에서 응 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이

동을 희망하는 상자들의 평균이 3.29(±.53)로 이동

을 희망하지 않는 상자들의 평균 2.86(±.54)과 유의

한 차이(t=15.865, p<.001)가 있었다. 한 총 근무 

경력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F= 3.745, 

p=.027)가 있었다. 그러나 응 실 간호사들의 일반  

특성  연령, 성별, 결혼상태, 최종 학력, 종교, 총수

입, 부서이동 경험, 직 , 밤 근무 여부, 응 실 경력, 

수면시간 등에 따른 상자들의 소진 정도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응 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

본 연구에서 응 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응 실 간호사의 연령(F=8.191, p<.001), 결

혼상태(t=8.001, p=.005), 최종학력(F=5.407, p= 

.006), 종교(F=3.526, p=.017), 총수입(F=4.398, 

p=.014), 부서이동 경험횟수(F=6.420, p=.002), 

간호사의 직 (t=7.571, p=.007), 밤 근무 여부(t= 

12.280, p=.001), 총 근무 경력(F=14.431, p<.001), 

응 실 간호사의 응 실 근무경력(F=3.326, p=.022)

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4. 응 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문직 

정체성

본 연구에서 응 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문직 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응 실 간호사의 연령에 따른 문직 정체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F=4.653, p=.011)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25세 이하인 상자 3.38(±.34)보다 

26세 과～30세 이하인 상자 3.58(±.42)의 문

직 정체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25세 이하인 상

자보다 30세 과의 상자3.61(±.33)의 문직 정체

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응 실 간호사의 결혼상태

에 따른 문직 정체성 정도는 미혼이 3.47(±.38), 기

혼이 3.67(±.37)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t= 

6.379, p=.013)가 있었다. 응 실 간호사의 종교에 

따른 문직 정체성 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F=2.984, p=.034)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불교

인 상자 3.70(±.39)이 종교가 없는 상자 3.42 

(±.42)보다 문직 정체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응

실 간호사의 밤 근무 여부에 따른 문직 정체성 정

도는 밤 근무를 하고 있는 상자가 3.49(±.38)으로 

밤 근무를 하지 않는 상자 3.76(±.35)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 실 간호사의 총 근무 경력에 따른 문직 정체

성 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F=8.914, p<.001)

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총 근무 경력이 1년 이하인 

상자 3.27(±.26)보다 총 근무 경력이 5년 과인 

상자3.66(±.38)의 문직 정체성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총 근무경력이 1년 과～5년 이하인 상

자 3.48(±.37)보다 총 근무 경력이 5년 과인 상

자의 문직 정체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응 실 

간호사의 응 실 근무경력에 따른 문직 정체성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F=4.138, p=.008)가 있었

다. 사후검정결과 응 실 근무경력1년 이하인 상자 

3.38(±.35)보다 응 실 근무경력 5년 과인 상자

3.73(±.36)의 문직 정체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최종학력, 총수입, 부서이동경험, 이동희망

여부, 직 , 수면시간 등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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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 실 간호사의 소진과 업무수행 하부 역간의 상 계                                    (N=120)

소진
간호과정의 

용

조직구성원

으로서의 

간호업무

독자  

간호업무

동료직원에

의한 

간호업무

일반  

간호업무

소진  1 -.164 -.270**  -.160 -.24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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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응 실 간호사의 소진과 문직 정체성 하부 역간의 상 계                               (N=120)

자율성에 

한 신념

직업에 한

소명의식

자기규제에

한 신념

공공서비스에 

한 신념

거로서의

문직 신념

소진 -.138  -.380** .113 -.02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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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응 실 간호사의 소진과 업무수행, 문직 

정체성과의 상 계

상자들의 소진과 업무수행 하부 역간의 상 계

는 다음 <표 3>과 같다. 응 실 간호사들의 소진정도는 

업무수행의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간호업무(r=-.270, p= 

.003), 동료직원에 의한 간호업무(r=-.241, p=.008), 

일반  간호업무(r=-.223, p=.014)와 유의한 부

상 계를 보 다. 즉, 응 실 간호사들의 소진이 증

가 할수록 일반  간호업무수행능력과 동료직원에 의한 

간호업무수행 능력,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간호업무수행

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상자들의 소진과 문직 정체성 하부 역간의 상

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응 실 간호사들의 소진

정도는 문직 정체성의 소명의식(r=-.380, p< .001), 

거로서의 문직 정체성(r=-.216, p=.018)과 유

의하게 부  상 계를 보 다. 즉, 응 실 간호사들

이 소진을 덜 지각할수록 문직 정체성의 소명의식이 

높아지고 거로서의 문직 정체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상자들의 소진과 업무수행정도  문직 정체성

과의 상 계는 다음<표 5>와 같다. 응 실 간호사들

의 소진정도는 업무수행정도(r=-.257, p=.005)와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고, 문직 정체성(r= 

-.192, p=.035)과도 유의하게 부  상 계를 보

다. 즉, 응 실 간호사들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수록 

소진 정도가 증가하고 문직 정체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 응 실 간호사의 업무수행은 문직 정체성

(r=.696, p<.001)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즉, 응 실 간호사들은 업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문직 

정체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응 실 간

호사들은 문직 정체성이 높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 높다

고 지각하고 소진을 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응 실 간호사의 소진과 업무수행  문직 

정체성과의 상 계             (N=120)

역 소진 업무수행 문직 정체성

소진 1

업무수행 -.257** 1

문직 정체성 -.192*   .6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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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    의

본 연구는 응 실 간호사들을 소진, 업무수행, 문

직 정체성의 개념을 심으로 악하여 응 실 간호사

의 소진을 해소하기 한 처방안 마련의 기  자료를 

얻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응 실 간호사의 소진 정도는 평균 

2.99 으로 이는 임상간호사(김혜숙, 2001)의 연구에

서 평균 2.72 , 수술실 간호사(이성자, 1994)의 연

구에서 2.93 보다 높은 수를 보 으며 그  신체

 역에서의 소진 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응 실 간호사의 소진의 하부 역  

소진 정도가 큰 순서 로 살펴보면 신체  역에서의 

소진이 가장 높았는데,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혜

숙(2001)의 연구와 일반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 옥

(2002)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  특성과 소진에 해 논의해 보

면 이동희망 여부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는 국내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혜숙(2001)의 연구에서 일반  특성  최종학력, 

직 , 결혼상태가 소진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강

희 (1992)의 연구에서 일반  특성  연령, 결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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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직 , 경력 등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과는 다

른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한 멕시코 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Cabrera 등(2005)의 연구에서 

연령, 근속연수, 근무지 등이 소진과 유의한 결과를 나

타냈다.

본 연구에서 일반  특성이 응 실 간호사의 소진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는 상자들의 부

분이 근무경력이 1년5년 사이에 있는 간호사가 반 

이상을 차지하여 1년  응 실 업무에 가장 응이 잘 

된 시기이므로 일반  상황과 소진에 별다른 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 자료수집 시 이 2월로 

신규간호사나 신규 인턴, 지던트들이 배치되기 직

으로 응 실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의 간호사가 일에 

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응 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

사들의 업무수행 정도도 높은 수 이라 응 상황 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  특성  소진정도에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이동희망여부로 

이동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훨씬 많았던 이유도 이런 

연유로 응 실에서 한창 응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수

월하기에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

과는 업무수행 정도와 소진이 유의한 역 상 계를 가

진다는 강희 (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다음은 응 실 간호사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응 실 간

호사의 업무수행은 3.69 으로 이는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원형(2002)의 연구에서 3.81 , 정 지

(1998)의 연구에서 3.96 보다 낮은 결과를 보 지만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강희 (1992)의 연구에서 3.50 보다 높

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업무 수행은 일반  간호업무, 

동료직원에 의한 간호업무, 독자  간호업무, 조직구성

원으로서의 간호업무, 간호과정의 용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 본 연구 상인 응 실 간호사의 간호업무는 

일반  간호업무의 수행이 많고, 독자  간호업무나 간

호과정의 용 업무 등을 게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반면 환자들에게 충분한 심을 보이고 환자 

 가족, 그 주 환경을 수용하는 동료 직원에 의한 간

호업무분야의 업무수행 정도는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 간호의 표본으로 인간호 실 을 

한 간호과정의 용분야도 소란스럽고 긴장된 응 실이

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 휴식  안정을 제

공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실 때문에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  특성에 따른 응 실 간호사의 

업무수행의 특성은 미혼일수록, 학력이 높거나 종교를 

가졌을 때 업무수행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부서 

이동 경험이 많은 상자가 그만큼 풍부한 임상경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수행정도가 높음을 말해 주고 있

다. 한, 연령, 최종학력, 직 , 밤 근무 여부, 총수

입, 총 근무경력, 응 실에서의 근무경력이 업무수행에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변수 는데 임상간호사를 상으

로 한 김원형(2002)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직

가 높을수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수행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 간

호사보다는 책임간호사 이상인 상자들이 수입이 많고 

밤 근무도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정도가 많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책임간호사 이상인 상

자들은 그만큼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시간을 간

호사로서 일을 해왔으며 기본 인 간호사 업무 외에 부

서 체를 총 하고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같이하고 있

기 때문에 업무수행 정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

다. 반면 일반 간호사들은 근본 인 간호업무도 수행하

고 있지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처하기 하여 직  

간호 외의 일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의 업무수행 정도를 낮게 지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도 응 실에서의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업무수행 정도가 

더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응 실 간호사의 문직 정체성에 해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응 실 간호사의 문직 정

체성은 평균 3.51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복지사

를 상으로 한 오요셉(2004)의 연구에서 3.70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한 신념으로써의 

문직 정체성이 3.80 , 자기규제에 한 신념으로서

의 문직 정체성이 3.58 , 자율성에 한 신념으로

서의 문직 정체성 3.54 , 직업에 한 소명의식으

로서의 문직 정체성 3.52 , 거로서의 문직 신

념으로서의 문직 정체성 3.07  등의 순으로 공공 

서비스에 한 신념으로서의 문직 정체성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거로서의 문직 신념으로서의 문직 

정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응 실에 근무하는 간호

사들이 응 실 간호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의료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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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요성을 강하

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한 신념으로

써의 문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문직임을 

내세우는 거로서의 문직 활동인 체계 인 총회나 

모임 참여, 련 잡지의 구독 등에는 많은 심을 두고 

있지 않아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문직 정체성에 해 살펴보

면,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  결혼상태, 

종교, 밤 근무 하지 않을수록, 연령, 총 근무 경력, 응

실 근무 경력 등에서 문직 정체성은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오요셉(2004)

의 연구에서처럼 미혼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총 근무

경력과 응 실에서의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문직 정체

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임

상 간호사의 일반  특성과 간호 문직 태도와의 차이

에 한 연구(최송희, 1996)에서 연령, 최종학력, 

재 직 ,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간호 문직 태도가 정

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응 실이나 

병원이라는 사회조직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상자에 

비해 시간이 지난 만큼 업무를 충분히 익히고 응한 

상자들일수록 간호사라는 것에 해 많이 생각하고 

정 인 생각을 주 사람들과 나 고 평가하기 때문에 

문직 정체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업무수행과 소진에 해 논의하고자 한

다. 본 연구 상자의 업무수행과 소진은 상 계는 

유의하 지만, 상 이 낮은 편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소진과 업무 수행능력간의 상 계에 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상자의 업무 스트 스가 높을

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정 지, 1998)

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한, 응 실 간

호사를 상으로 한 박춘화와 고효정(1999)의 연구에

서는 응 실 간호사의 근무  스트 스가 증가할수록 

간호업무 수행 정도가 감소하 고 특히 업무량이 가

되고 부 한 보상에 의한 스트 스 증가로 업무수행 

정도가 감소한다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그

러나 특수 부서를 제외한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를 상으로 한 강희 (1992)의 연구에서 업무상황에

서 경험하는 스트 스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축 은 소진을 일으키므로 상

자의 업무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소진을 높게 경험한다

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변하는 사회의 가장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응

실의 간호사로서 더욱 문 인 지식 추구와 세계화시

에 걸맞는 문직 간호사로 거듭나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소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응 실 간호

사의 스트 스 등을 리하고 응 실 간호사로서의 

문  교육  한 보상 등으로 소진을 낮추고 업무

수행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응 실 간호사의 소진과 업무수행, 문

직 정체성과의 계를 악하기 한 탐색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는 D 역시, C시에 소재한 300병상 이

상의 종합병원 응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일반  특성 14문항, 소진 21문항, 업무수행 39문항, 

문직 정체성 2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

행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 다.

응 실 간호사들은 건강 돌 자로 의료서비스의 최

일선에서 상자와 가장 먼  만나며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응 실 간호사들의 소진이 증가할수록 업무수행 

능력은 감소하고, 문직 정체성도 감소하고 있다.

응 실 간호사들이 각자의 치에서 자기 발 을 

해 노력하고 문직 정체성이 높아지면 업무수행능력도 

높아질 것이고, 응 실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의료서비

스 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소진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기 해 병원이나 단

체의 고용주, 경 자, 리자 등은 간호사의 문직 정

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 , 양 , 환경 으로 힘써야 

할 것이며 더불어 생물학   환경  요인 등과 같은 

특정 요소에 해 소진을 감소시키고 방할 수 있는 

활동  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응 실을 심으로 편의표출에 

의하여 자료수집하 으므로, 우리나라 체 응 실 간

호사를 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체 응 실 간호사들을 모집단으로 한 

표성있는 표본을 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응 실 간호사들을 상으로 간호업무수행과 문직 

정체성 향상을 통한 소진 감소 맞춤 로그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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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에 한 유사 실험 연구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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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f Emergency Room 

Nurses' Burn-out, 

Nursing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Kim, Jeonghee*․Ahn, Hye Young**

Eom, Mi-Ran***․Lee, Mee Young****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ER nurses' 

burn-out, as an understanding in the relationship 

of nursing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nurses working 

in the emergency room of the general hospital 

with over 300 bed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and C city.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nd 120 were collected. For 

the data analysis, SPSS WIN 12.0 was used. 

ER nurses' burn-out was 2.99, the mean of 

nursing performance was 3.69, and professional 

identity was 3.51. The extent of ER nurses' 

burn-out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xtent of nursing performance(r= 

-.257), along with professional identity(r= 

-.192). While ER nurses' nursing performanc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fessional identity(r=.696). In conclusion, 

the higher professional identity, the fewer ER 

nurses experienced burn-out, and the higher 

extent of nursing performance was obtained. It 

is necessary to create activities and programs 

to reduce and prevent burn-out.

Key words : Burn-out, Nursing performance, 

Professional ident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