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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instrument. Methods: Using 44 pre-
liminary items which were developed in a former study, a survey was done with 469 nurses working in 2 city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9 to October 10, 2014 and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packages 
SPSS 18.0 and AMOS 18.0. Results: The finalized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instrument consisted of 32 items 
and 6 sub factors: meaning of nursing,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transcendency through nursing service, inner self, 
interaction between the workplace environments, and harmony between individual and organization. A seven-point 
Likert scale was employed, and achieving a higher score in a particular factor and sum of all scores indicated high factor 
and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with this instrumen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nursing organization’s workplace spirituality. Therefore this instrument is recommended for use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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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경영환경의 빠른 변화로 인해 끊임없이 직무가 변화되

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변화된 직무에 적응하고자 많은 시

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이 개인에게 주는 다

양한 의미파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적 환경 및 직무환

경 관리를 하고자 하는 가운데 일터영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가 증가되고 있다. 

일터영성이란 일터(workplace)와 영성(spirituality) 개념

의 합성이다. 먼저 일터란 일터환경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타 직장 환경과는 서로 다른 사명, 가치를 가진 곳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곳에서 Maslow가 주장하는 자기실현[1]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영성의 개

념은 포괄적으로는 종교적 요인과 심리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

으며 현실상황에서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

이며, 인생목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2]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오늘날 조직에서는 개인의 내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조화와 

ⓒ 2016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http://www.kanad.or.kr



10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석정원 · 고명숙

통합을 중요시 여기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 따라서 

일터영성의 의미를 조직의 영성과 유사하게 여기기 때문에[4], 

일터영성에서 제시하는 영성은 종교적 신념인 영성이라기보

다 직업과 관련된 어떤 정신, 분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Mit-

roff와 Denton[5]은 그동안 일터영성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

던 이유는 직장생활에서 선호하는 능력은 지적능력으로 지능, 

창의성 등이 발휘되기를 더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인

력관리를 위해 일터영성 파악을 주장하였는데 오늘날은 일터

영성에서의 영성은 종교와 구별되어 열정, 의지, 도덕성, 내면

의 자아, 용기, 활력, 결단력의 특징 등을 포함한 정신적 성향 

혹은 심적 기질로 이해되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 이에 

따라 일터영성은 개인에게 일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답과 

창의성을 일깨워준다고 알려지면서 기업들은 인적자원 개발, 

유지를 위해 일터영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터영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차원

과 조직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 심리와 사기저하[7]로 스트레스, 소

외감, 삶에 대한 두려움, 소득과 정보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일

의 의미를 주로 다루는 반면[8], 조직적 차원 연구에서는 일터

영성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내적 삶이 성숙해짐으로 고몰입과 

고성과를 위한 창의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9, 10]. 이에 따라 

일터영성 관련 개념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도구 개발을 위한 

사전 문헌연구[11], ‘조직과 개인의 가치정렬’ 이라는 새로운 

구성요인을 제시한 연구[4]가 있었으며 측정도구연구로는, 개

인적, 사회적, 조직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발된 것과[12], 

실증적 분석을 통한 의미 있는 일 및 내면의 삶을 구조화한 도

구[7]와 조직적 차원 측정도구가 있었다[13].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일터영성 연

구를 살펴보았을 때, 일터영성이 용서, 감사, 삶에 대한 의미, 

평화, 조화 등 정신건강의 긍정적 지표로 사용되며[14], 업무

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15], 스트레스 

감소[16]와 우울증을 감소[17]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

의 조직시민행동과 일터영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부분

매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18]를 통해 간호조직의 관리측면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측

정도구가 간호사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의 

독특한 상황이 고려된 일터영성 파악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간호는 돌봄 행위를 근간으로 인간의 삶 전체와 상호작용하

는 소명이며 간호사는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회복, 건강증

진을 추구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간호일터의 환경은 다

른 직장 환경과는 사명 및 그 역할이 상호배타적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오늘날 의료조직은 중증 환자의 증가, 이에 따른 위급

성 증가, 끊임없는 새로운 의료기기 및 신약의 개발 등은 임상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지식탐구를 요구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조직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

황에서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에 

대한 몰입과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볼 

때 간호사를 위한 일터영성도구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되었다.

이 목적에 따라 일차연구에서는 먼저 개념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Devellis [19]가 제안한 도구개발 절차에 근거하여 3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 2차 예비

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44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20]. 그

러나 일차적으로 시행된 탐색적 요인분석 주축의 연구의 제한

점으로 특정요인들 사이에만 상관성을 두거나 없앨 수 없는 

문제점과 특정 측정변수를 특정요인에 배정하거나 다른 요인

에 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21].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은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자의 가설을 모형화하고 실제 자료에 

의한 가설의 지지여부를 모형부합도라는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21]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44개 

예비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예측과 평가를 목적으

로 하는 간호일터영성의 측정도구의 확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일터영성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방

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는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 시 변수의 수보다 관측치의 수가 10배 이상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5배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22], 본 

연구는 총 문항의 10배수에 해당하는 440부를 예상으로 하였

으며, 자료수집방법은 편의표출에 의해 S시와 A시에 소재한 

450병상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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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동의한 간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먼

저 간호부의 허락을 득하고 연구자가 직접 간호부와 각 병동

을 다시 방문하여 배부하였다. 

3. 용어정의

1) 간호일터영성 

일터영성은 직장 환경 하에서 조직구성원들과 상호연결성

을 경험하고 주어진 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일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찾고자 하여, 그 결과 직장 내에서 

초월성을 경험하고 조직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가 정렬되고 있

다고 지각하는 상태[4]로서, 간호일터영성이란, 간호환경 또

는 간호현장 내에서 간호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 내면적 세

계와 간호행위를 통한 기쁨과 자아실현을 경험하고 조직의 가

치와 자신의 가치가 정렬되어 있다는 지각, 동료들 간의 상호 

연결된 느낌과 교류과정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일터영성 도구로 측정한 값을 의미

하며, 측정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일터영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4. 44개 예비문항 도출과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일차연구의 과정을 간략이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념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Devellis [19]가 제안한 도구개발 절차에 근거하여 서울 및 경

기도에 소재한 3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1차 표본 8명, 예비조사를 위한 2차 표본 100명 및 본 조

사를 위한 3차 표본 409명을 통해 44 예비 문항을 도출하였다

[20]. 

44개 문항의 도출과정[20]을 살펴보면 먼저 예비문항 구성

에는 문헌고찰과 간호학 교수 2명, 임상간호사 8명의 도움을 

받았고 그 후 1, 2, 3차의 내용타당도 검정 과정을 거쳤다. 내

용타당도는 I-CVI (Item-Content Validity Index for Items) 

계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더 명확히 하며 5인 이하일 때

는 I-CVI 값이 1.0 이상을, 6인 이상인 경우 I-CVI 값이 .78 이

상이어야 한다는 것[23]에 준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1 차 전

문가집단은 간호학 교수 5인, 2 차는 수간호사 10인, 3 차는 

국문학자 1인을 통해 어휘의 정확성, 문장의 난이도 및 이해도 

문장 구성을 수정하였다.

그 후 신뢰도 분석과 단어의 통일감, 의미중복 등을 파악하

기 위한 일 종합병원의 100명 임상간호사에게 예비조사를 실

시하고 최종, 임상간호사 409명에게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6 가지 구성요인 즉, 직장내 소통, 간호의 의미, 마음

의 보이지 않는 힘, 동료와의 유대감, 조직과의 연결, 자아실

현을 도출하였다. 

5. 연구도구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44개 문항[20]은 아래와 같으

며 척도구성은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약간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 7점으로 하였다. 

1) 직장환경과의 상호작용 영역

1. 직장은 모든 직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관심이 있다, 

2. 직장은 내 영혼이 활력을 얻는지에 관심이 있다, 3.직장은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격려한다, 4. 나

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5. 내 직장은 모든 직원에게 공정

한 대우를 해준다, 6.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동료나 상사와 같

이 이야기한다.

2) 간호의 의미영역

7.나는 내가 하는 간호에서 기쁨을 경험한다, 8. 내가하는 

간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부여한다, 9. 나는 간

호에서 활력을 얻는다, 10. 내가 하는 간호는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 11. 나는 병원에 나오는 것이 기대

된다, 12. 나는 내가 하는 간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

고 있다, 13. 내가 하는 간호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한다, 14. 나는 내가 하는 간호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

다, 15. 나는 현재 하고 있는 간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16. 나의 간호활동은 나의 가치, 신념과 조화를 이룬다, 17. 내

가 하는 간호를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3) 내적자아

18. 나는 인생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19. 나의 영적 가

치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20. 나는 내 자

신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1. 명상, 산책, 묵상

들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2. 나는 삶의 조화와 내적 

평온함을 느낀다, 23. 나의 내면의 힘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힘을 준다, 24. 나는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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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

고자 노력한다, 26. 나는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27. 나의 

내면의 힘은 어떤 강한 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한다.

4) 동료와의 연결

28. 나는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유대감을 경험한다, 29. 나

는 동료들과 간호의 목적과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30. 나는 

간호를 통하여 내가 공동체의 일부임을 인식한다, 31. 나는 동

료의 고통에 공감한다, 3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

하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다, 33. 나는 동료들과 갈등을 긍정

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5) 조직과 개인의 조화

34. 나의 삶의 가치는 조직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35. 나

는 조직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6. 내가 일하

는 조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37. 내가 일하는 조직은 

기업윤리가 있다, 38. 나는 조직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39. 나는 조직의 미션(사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6) 간호업무를 통한 초월성

40. 나는 간호하는 일에 도취될 때가 있다, 41. 나는 직장에

서 설명하기 힘든 에너지와 활력을 경험한다, 42. 나는 직장에

서 능력 확대와 성과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3. 나

는 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힘과 연결되어 있는 경험을 한다, 

44. 나는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S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

였다(SYUIRB2014-014). 또한 자료수집을 위해 논문계획서

와 S대학교윤리위원회 승인서를 첨부하여 각 병원의 간호본

부장과 간호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목적, 연구절차, 자발적 참여, 자료의 비

보장 및 자료 관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뒤 대상자가 연구

에 동의한 경우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

문지 작성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관리는 연구자 단독으로 담당하였고, 설문지 원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 상태로 연구 종료 후 분

쇄하여 폐기처분 할 것이다.

7. 자료분석

개발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WIN 18.0 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백분율과 

빈도,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척도와 요인별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와 거트만 반분 신뢰도계수를 사용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469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30대 이하가 67.6%(317명), 30대가 23.9%(112

명), 40대 이상이 8.5%(40명)의 순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

혼이 78.0%(366명), 기혼이 22.0%(103명)로 나타났다. 경력

은 2년 이상~5년 미만이 37.0%(174명), 2년 미만이 25.2% 

(118명), 10년 이상이 19.0%(89명),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8%(8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간호사가 86.1%(404명), 주임간호사가 9.6%(45

명), 수간호사가 3.1%(15명), 행정/기타가 1.1%(5명)의 순으

로 분포를 나타냈고, 최종 학력은 전문대졸이 60.3%(283명), 

RN-BSN졸이 4.1%(19명), 대학교졸이 36.1%(150명), 대학

원 이상이 3.6%(17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근무부서는 

내과계병동이 27.7%(130명), 외과계병동이 32.2%(165명), 

수술실이 7.0%(33명), 응급실이 6.0%(28명), 중환자실이 

11.9%(56명), 기타가 12.2%(57명)의 비율을 보였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35.8%(168명), 없는 경우가 64.2%(301명) 로 나

타났다. 

2. 모형적합도 

간호일터영성 측정도구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기 위해서 우선 6개의 잠재변수(요인)와 관찰변수(측정

문항)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모형을 구성한 후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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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it Indices of the Model

Variables RMSEA NFI IFI TLI CFI

Excellent ＜.05 ≥.90 ≥.90 ≥.90 ≥.90

Above average 0.5~.08 ≥.80 ≥.80 ≥.80 ≥.80

Research model .078 .849 .884 .871 .88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우도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이거나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05 미만이면 모형

적합도가 우수하며, 모형적합도 지수가 .80~.90 사이이거나 

RMR (Root mean-squared residual)이 .05~.08 사이의 값

을 가지면 모형적합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24, 

25].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보면, NFI (Normed Fit Index)는 .849, IFI 

(IncremeNtal Fit Index)는 .884, TLI (Tucker-Lewis Index)

는 .871, CFI (ComparatiVe Fit Index)는 .883으로서 모두 .80

을 넘는 값을 보이고 있고, RMR도 .078로서 .08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어 6개의 잠재변수(요인)와 관찰변수(측정문항)들간

의 관계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하였다(Table 1).

3. 수렴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먼저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측정문항들이 .686~ 

.885의 매우 높은 값으로 해당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어 측정

문항들이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보였다(Table 2).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평균분산 추출값이 .50 이상이고 개

념 신뢰도가 .70 이상이면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지니며, 각각

의 구성개념(요인)의 AVE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크면 적절한 판별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판

단하는 이론에 근거하여[26,2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간호일터영성의 6개 요인 각각의 평균분산 추출값은 .50 이

상, 개념 신뢰도는 .7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일터영성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각 구성개념(요인)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요인)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Table 3), 본 연구에서 간호일터영성 개념을 구성하는 6개 

요인의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은 적절한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4.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간호일터영성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

하여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전체 척도와 각 요인별로 내적 일

치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와 거트만 반분 신뢰도 계

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척도의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이면 수용가능, .70 이상이면 만족, .80 이상이면 매

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한다[28]. Cronbach’s ⍺값을 

보면, 간호일터영성 척도는 .96, 구성요인인 직장환경과의 상

호작용 척도는 .86, 간호의 의미 척도는 .92, 내적자아척도는 

.88, 동료와의 연결 척도는 .89, 조직과 개인의 조화 척도는 

.91, 간호업무를 통한 초월성 척도는 .91으로 모두 .80을 넘고 

있어 전체 척도 및 구성 요인들의 신뢰도가 모두 매우 만족스

러운 수준이었다. 

한편 거트만 반분신뢰도 계수를 보면, 간호일터영성 척도

는 .90, 그리고 구성 요인인 직장환경과의 상호작용 척도는 

.83, 간호의 의미 척도는 .88, 내적자아척도는 .83, 동료와의 

연결 척도는 .85, 간호업무를 통한 초월성 척도는 .84로서 모

두 .80을 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직과 개인의 조화 척도는 .77로서 신뢰도가 만족스

러운 수준을 보였다. 

5. 간호일터영성 최종 척도

최종 간호일터영성 측정도구는 6개 하위요인의 32 문항으

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문항수를 살펴보면 ‘직장환경과의 상호작용’ 요

인에 관한 4개 문항, ‘간호의 의미’ 요인에 8개 문항, ‘내적자

아’ 요인에 6개 문항, ‘동료와의 연결’ 요인에 6개 문항, ‘조직

과 개인의 조화’ 요인에 3개 문항, 그리고 ‘간호업무를 통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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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Items FL Error AVE CR

Interaction
with job
environment

1. My workplace has interest in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of all staff
2. My workplace has interest in the vigor of my spiritual life.
3.My workplace encourages my capability and talent to be demonstrated.
5.My workplace is fair to all staff.

.809

.777

.839

.691

.508

.668

.441

.626

.521 .812

Meaning of 
nursing

2. My service in nursing might bring pleasure to others.
4. My service in nursing is related to something important in life.
6. I am well aware of the meaning of my service in nursing.
7. I think my service in nursing is meaningful to society.
8. I am proud of my service in nursing.
9. I am thankful to my current service in nursing.
10. My activity of nursing coordinates with my value and belief.
11. I feel accomplishment through service in nursing.

.686

.686

.743

.771

.823

.854

.768

.843

.667

.823

.519

.496

.446

.375

.570

.390

.528 .899

Inner self 2. My spiritual value influences decisions I make.
3. I think I am a spiritual person.
4. Meditation and walking are important part of my life.
5. I feel harmony of life and inner peace.
6. My inner strength invigorates me when encountering difficulty in my life.
10. My inner strength is based on trust in certain stronger entity.

.716

.768

.688

.766

.707

.765

.600

.517

.606

.417

.567

.527

.501 .857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1. I experience certain relationship of unity with colleagues in my workplace.
2. I share with colleagues objectives and meaning of nursing.
3. I am aware of being a part of community through nursing.
4. I share with pain of colleagues.
5. I am quite familiar with someone else's problems and understand them.
6. My colleagues and I try together to solve our differences in a positive way.

.711

.836

.876

.699

.673

.770

.536

.327

.229

.531

.470

.399

.585 .893

Harmony between
workplace
and individual

2. I think positive on future of workplace.
3. My workplace is do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4. My workplace has entrepreneurial ethics.

.885

.871

.869

.261

.293

.281

.733 .892

Transcendence
through
nursing

1. I often get absorbed in my work of nursing.
2. I experience unexplainable energy and vitality at workplace.
3. I make a ceaseless effort for expansion of my capability and pursuit of 

result at my workplace.
4. I often experience being connected to energy of higher dimension.
5. I am always pursuing new values related to nursing.

.779

.861

.833

.760

.820

.577

.423

.379

.608

.415

.578 .875

The fit indices 
of the model

 x2=1,718.276, df=449, p＜.001 RMSEA=. 078, NFI=.849,
 IFI=.884, TFI=.871, CFI=.883 

FL=Factor loading.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factors

Factors
1 2 3 4 5 6

r (p) r (p) r (p) r (p) r (p) r (p)

1. Interaction with job environment (.722)*

2. Meaning of nursing .59 (＜.001) (.727)*

3. Inner self .44 (＜.001) .60 (＜.001) (.708)*

4.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47 (＜.001) .70 (＜.001) .57 (＜.001) (.765)*

5. Harmony between workplace and individual .66 (＜.001) .72 (＜.001) .55 (＜.001) .71 (＜.001) (.856)*

6. Transcendence through nursing .63 (＜.001) .69 (＜.001) .67 (＜.001) .65 (＜.001) .73 (＜.001) (.760)*

*AVE's squar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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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ronbach'  of the NWS

Classification No of items Cronbach's ⍺ Guttman's split-halves reliability

NWS 32 .96 .90

Interaction with job environment  4 .86 .83

Meaning of nursing  8 .92 .88

Inner self  6 .88 .83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6 .89 .85

Harmony between workplace and individual  3 .91 .77

Transcendence through nursing  5 .91 .84

NWS=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월성’ 요인에 5개 문항이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7점 스케일을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들을 구성하는 문항

들에 대한 응답의 합을 문항 수로 나눈 값이 간호일터영성 및 

각 구성요인들의 척도 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간호일터영성 전체 평균은 

4.59점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동료와의 연결’ 이 4.93

점으로 가장 높고, ‘간호의 의미’ 4,88점으로 두 번째로 높으

며, 그 다음으로 ‘조직과 개인의 조화’ 4.78점, ‘내적자아’ 4.39

점, ‘간호업무를 통한 초월성’ 4.26점, ‘직장환경과의 상호작

용’ 4.0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은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의 대상이 동료들이며 삶의 목적도 일과 무관하지 않

다. 특별히 간호는 돌봄 행위를 근간으로 인간의 삶 전체와 상

호작용하는 소명이며 간호사는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회복,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간호일터환경

은 다른 직장환경과 매우 다르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윤리적이며 정의로움으로 환자의 옹호자가 되어주는 간호

사의 간호일터영성 속성을 확인하고 그 구성요인에서 도출된 

문항들로 간호일터영성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409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도출된 일차연구의 

44개 문항[20]을 본 연구를 위하여 임상간호사 469명에게 다

시 조사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하위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최종 6개 요인,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71.03%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간호의 의미’ 요인의 고유값은 5.46으

로 전체 분산의 17.1%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를 통해 

삶의 목적과 가치를 경험하는 상태로 치유와 타인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사회적 의미를 찾고 자신의 신념과 간호와의 조

화를 이루는 간호일터영성의 가장 큰 설명 요인이다. 이런 연

구결과는 Roh[12], Ashmos와 Duchon[7], Milliman 등[13], 

Kinjerski와 Skrypnek[29], Sheep[30]의 연구에서 일터영성

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의 의미가 추출된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일)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

고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30]으로, 이것은 간

호사들이 간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료와의 연결’ 요인의 고유값은 4.25로서 전체 분산의 13.3 

%를 설명하였는데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간

호의 목적과 의미를 공유하고 동료의 고통에 공감하고 배려하

며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직장 내

에서 함께하는 구성원들과의 소속감을 통해 다른 구성원의 성

장을 돕고 온전한 간호를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Kim과 Kim[4], Ashmos와 Duchon[7], 

Milliman 등[13], Kinjerski와 Skrypnek의 연구[29]에서 나온 

상호연결성, 공동체의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터영성 도구의 

공통 속성이다. 

‘간호업무를 통한 초월성’ 요인의 고유값은 4.03으로서 전

체 분산의 12.6%를 설명한다. 직장에서 일에 대한 완전한 몰

입과 에너지를 느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

해 능력을 확대해 나가며, 더 높은 차원의 어떤 힘과 연계된 느

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경험, 완전한 느낌, 활력과 에너지

의 긍정적 상태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간호를 통해 대상자에게 회복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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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Instrument and Its' means

Factor Items M±SD

NWS total 4.59±0.76

Interaction with 
job environment

My workplace has interest in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of all staff.
My workplace has interest in the vigor of my spiritual life.
My workplace encourages my capability and talent to be demonstrated.
My workplace is fair to all staff.

4.16±1.39
3.55±1.34
4.23±1.22
4.25±1.18

Sub total mean 4.05±1.08

Meaning of 
nursing

My service in nursing might bring pleasure to others.
My service in nursing is related to something important in life.
I am well aware of the meaning of my service in nursing.
I think my service in nursing is meaningful to society.
I am proud of my service in nursing.
I am thankful to my current service in nursing.
My activity of nursing coordinates with my value and belief.
I feel accomplishment through service in nursing.

4.44±1.12
4.78±1.25
5.13±1.08
5.42±1.11
5.07±1.18
4.98±1.18
4.53±1.18
4.72±1.16

Sub total mean 4.88±0.93

My internal self My spiritual value influences decisions I make.
I think I am a spiritual person.
Meditation and walking are important part of my life.
I feel harmony of life and inner peace.
My inner strength invigorates me when encountering difficulty in my life.
My inner strength is based on trust in certain stronger entity.

4.66±1.20
4.25±1.21
4.31±1.36
4.13±1.12
4.61±1.16
4.37±1.23

Sub total mean 4.39±0.95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I experience certain relationship of unity with colleagues in my workplace.
I share with colleagues objectives and meaning of nursing.
I am aware of being a part of community through nursing.
I share with pain of colleagues.
I am quite familiar with someone else's problems and understands them.
My colleagues and I try together to solve our differences in a positive way.

4.98±1.04
4.68±1.04
4.91±0.99
5.15±1.02
4.93±0.93
4.91±0.99

Sub total mean 4.93±0.81

Harmony between 
workplace and 
individual

My workplace is do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My workplace has entrepreneurial ethics.
I think positive on future of workplace.

4.84±1.10
4.79±1.10
4.71±1.07

Sub total mean 4.78±1.00

Transcendence
through
nursing

I often get absorbed in my work of nursing.
I experience unexplainable energy and vitality at workplace.
I make a ceaseless effort for expansion of my capability and pursuit of result at 
my workplace.
I often experience being connected to energy of higher dimension.
I am always pursuing new values related to nursing.

4.26±1.21
4.16±1.28
4.49±1.11
4.05±1.20
4.33±1.13

Sub total mean 4.26±1.01

NWS=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나은 간호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근무하는 동안 온

전히 간호에 몰입하여 초월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Roh 

[12], Kinjerski 와 Skrypnek [29], Sheep[30]의 연구에서 나

온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 특별한 체험과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내적자아’ 요인의 고유값은 3.85로서 전체 분산의 12%를 

설명한다. 내적 힘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만족

할 줄 알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개인의 소망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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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존재의 근본적 의미의 

개념으로 Kim과 Kim[4], Roh[12], Ashmos 와 Duchon[7]의 

연구에서 내면의 삶, 내면의식과 같은 의미로 나타났다. 일을 

통해 희망과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일과 관련된 기본적 

가치(정직, 성실, 봉사)를 중시 여기는 마음의 상태[3]로 간호

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과 의미를 찾는 간절한 마음과 고통의 

의미,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간호윤리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늘 봉사하며 삶에 만족하며 사는 마음이다.

‘직장환경과의 상호작용’ 요인의 고유값은 3.20로서 전체 

분산의 10%를 설명한다. 조직은 구성원에 대한 정신적, 육체

적, 영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소통을 가능하게 하

는 환경으로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하위요인이다.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돌봄을 경험하며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우며 신뢰

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대우와 인정받음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며 직장으로부터의 관심과 인정, 격려를 받는 직장의 

공감문화와도 같은 것이다. 

‘조직과 개인의 조화’ 요인의 고유값은 1.95로서 전체 분산

의 6.1%를 설명한다. 조직에 대해 긍정적이며 기업적 윤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 직장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조직의 

목표와 연결된 느낌과 조직의 미션과 가치의 동일화로 Kim과 

Kim[4], Milliman 등의 연구[13]에서 추출된 조직 가치정렬 

요인과 같다. 내가 속한 조직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

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도구들이 5개의 구성요인으로 되어 있었다면, 간호

일터영성은 6개의 구성요인으로 직장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추

가되었다. 이것은 다른 업무와 달리 간호는 도덕과 윤리적 원

칙에서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실천되는 행위로 이

러한 직장환경을 통해 관심과 격려, 공정함으로 직업윤리가 

확고해지며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간호직은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경험 속에 있는 인간을 대상

으로 하는 고귀한 전문직이다. 특히 오늘날 의료조직 환경은 

중증 환자의 증가, 위급성 증가, 새로운 신약의 출현, 의료기

기의 개발 등으로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변화에 적응하도록 간호도 종용받고 있다. 이런 적응과 동시

에 임상간호사는 간호실무를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전

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화를 발견해야 하고, 나아가 자기개발 또는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도구는 간호조직생활

을 통하여 통합적 자아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임상간호사들

에게 일터를 통한 영성욕구 충족 정도를 파악해 줄 것으로 생

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대상자의 편의 표집으로 대

표성을 갖지 못함에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 론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간호일터영성 척도는 조직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간호조직

은 의료조직의 목적과 간호사 개개인의 목적지향이 조화를 이

루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파악할 수 있어 미래의 건강한 조직관리를 위해 필수

적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도구의 활용은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이다. 

끝으로 다양한 특성의 의료기관들에게 확대하여 간호조직

의 일터영성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한 간호사들의 개인적, 조직

적 목적일치 및 간호의 의미를 정립해 나가는지를 반복 조사

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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