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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 methodological research implemented to establish basic data for controlling the job 
rotation stress of nurses and effectively managing human resources by reflecting the Nurse Job Rotation Stress 
Scale (NJRS) developed by Huang and others into the domestic nursing environment and verifying the use of 
measurement tools. Methods: The study selected nurses working at four hospitals, with over 300 beds, in Seoul, 
Gyeongi-do, and Busan, as its research subjects and verified the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 Results: The results ultimately formed eight 
questions from three sub-factors (3 emotional response questions, 2 daily life questions, and 3 communication 
questions). In terms of reliability, emotional response issued a Cronbach’s of .78, daily life issued a Cronbach’s 
of .75, and communication issued a Cronbach’s of .86.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achieving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by calculating the stress of clinical nurses resulting 
from job rotation, but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the measurement tools must be expanded by confirming 
additional job rotation stress questions which reflect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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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의료 소비자들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선호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들은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병

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전략들을 제시하고 있

다[1]. 병원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공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이 병원 생존전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2]. 특히 간호사는 의

료기관을 구성하는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성

원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게 간호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의료 소비자와 병원을 연결하

는 중추적인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고, 간호사의 전문성은 병

원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3]. 

간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경영 전

략으로 대부분의 병원 조직은 직무순환을 시행하고 있다. 직

무순환이란 배치된 조직원을 필요에 따라 책임과 신분 및 기

술과 보상에 있어서 현재의 직무와 대등한 직무로 재배치하는 

인사관리의 일부분으로, 수직적 이동인 승진과는 달리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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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서 조직원의 수평적 이동을 의미한다[4]. 직무순환의 

목적은 조직의 구성원이 단조로운 일상 업무로 인한 권태와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부서로부터 다양한 

직무를 경험함으로써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극시키고 지속

적으로 조직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5]. 그러나 간호

사들은 직무순환을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직무순환으

로 인한 낯선 환경과 새로운 직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스트레

스 및 대인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은 간

호사가 조직을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6]. 간호사가 한 부

서의 업무를 능숙하게 하는 단계까지는 4~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총체적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7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 시기를 지나면 

병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잦은 직무순환은 병원 조직의 생산

성과도 관련이 있게 된다[7]. 

간호사의 직무순환은 지금까지 조직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

조되어 왔으며, 직무순환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간과되어 있

어 직무순환과 관련된 다차원인 측면의 선행연구들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직무순환은 간호사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일

종이지만,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부적절한 보상 및 대우와 과도한 간호업무 부담[8,9], 간호업

무 권한 및 자율성 부족, 의사와의 비협조적 관계, 전문직으로

서의 역할 갈등, 인간관계 대립, 업무부담, 물리적 환경 요인만

을 제시하고 있다[10,11].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스트레스 측

정도구로는 Perceived Stress Scale (PSS), Nursing Stress 

Scale (NSS), Occupational Stress Inventory (OSI), Kim과 

Gu [11]의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도구와 Chang 등[12]의 한

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PSS는 일반인의 스트

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며, Gray-Toft와 Anderson [13]

이 개발한 NSS는 업무량 과중, 대인관계상의 문제, 환자의 사

망 및 관련 업무, 환자 돌봄의 어려움, 불충분한 준비, 지지 부

족에 대하여 간호사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다. OSI와 KOSS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도구로 조직의 물리적인 환경과 조직적인 체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중심이 되고 있고, Kim과 Gu [11]가 개발한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도구도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

와의 대인관계상 및 업무상 갈등, 의료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

담, 부적절한 대우 및 보상, 상사 및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업무외의 책임, 익숙하지 않은 상

황, 밤 근무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있어 간호

사의 직무순환과 관련되는 항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타이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Huang 등[5]이 개발한 간

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Nurse Job Rotation Stress 

Scale, NJRS)는 기존의 간호사 스트레스 측정도구와는 달리 간

호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순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간호

사가 직무순환을 경험했을 때 발생되는 감정적인 반응, 일상생

활에 대한 어려움 및 새로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스

트레스들을 문항으로 개발하여 간호사들의 직무순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간호사들의 직무순환 스트레스를 측

정할 수 있는 도구가 미비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Huang 등[5]

이 개발한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국내 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으로써 간호사의 직

무순환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Huang 등[5]의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

스 측정도구인 NJRS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함으로써 추후 한국의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

스의 정도를 확인하여 간호사의 직무순환 스트레스를 관리하

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

증한다.

2)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검

증한다.

3)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간호사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동시 타당도를 검증한다.

4)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

도를 검증한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Huang 등[5]이 개발한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

스 측정도구를 국내 간호환경을 반영하여 검증함으로써 간호

사의 직무순환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는 방법론적인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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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300병상 

이상의 병원 4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참여에 동의하

고 설문에 참여한 자를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직무순환

의 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요인분석이 주요 분석방법으로 활용되어지는데 안정된 요

인을 얻기 위해서는 사례 수가 예상되는 문항 수의 최소 5~10배 

이상이 되거나 최소 표본크기가 200 이상이 요구된다[14].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200명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Nurse Job Rotation Stress 

Scale)

Huang 등[5]이 개발한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

구(NJRS)는 총 3개 하위요인(정서적 반응 4문항, 일상생활 3

문항, 의사소통 3문항)의 10문항(5점 척도: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

지 않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가 인지하는 직무 순환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uang 등[5]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0~.84로 나타났다.

2) 간호사 업무 관련 스트레스(The Nursing Stress Scale)

Gray-Toft와 Anderson [13]이 개발하고 Kim [15]이 번역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수정한 총 31문항(9점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자주 느낀

다’ 9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가 인지하

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15]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5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WHO가 제시한 도구 번역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

다[16].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NJRS) 개발자에

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 허락 메일을 받았으며, 도구의 번역

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임

상간호사이면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소유한 사람이 영어를 한

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한국어판을 다시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미국 현지 간호사이면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소유한 사

람에게 역번역을 하였다. 간호학 교수 1인과 간호학 박사이면

서 임상간호사인 2명이 번역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문장구조와 

의미의 유사성을 검토 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6월 1일부터 7

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300병상 

이상의 병원 4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93건

(회수율: 96.5%, 응답률: 100%)이었으나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관리자에 해당하는 수간호사 9명에 대해서는 일반간호사와

의 직무순환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84부였다. 

5. 자료분석방법

모든 자료분석은 SPSS/WIN 20.0와 AMOS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동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내용 타당도

는 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측정하고,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동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개발도구와 

국제적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

구로 인정되는 Gray-Toft와 Anderson [13]의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

성은 Cronbach's ⍺를 확인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KUIRB 2016-0036-01) 시행되었다. 참여 대상자들에게는 연

구목적과 수집된 자료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개인적인 정보는 자료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실

제 분석과정에서는 참여 대상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통계

처리 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연구과정에서 

언제든지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공지하였으

며, 이외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지하였다.

Ⅲ. 연 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자 10명(5.4%), 여자 174명(94.6%), 평균 연령은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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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0 (5.4)
174 (94.6)

Age (yr)
≤25
26~30
≥31

28.59±6.43
 39 (21.2)
 83 (45.1)
 62 (33.7)

Education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66 (35.9)
 73 (39.7)
 45 (24.4)

Religion Yes
None

 84 (45.7)
100 (54.3)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 other

 60 (32.6)
124 (67.4)

Total work 
experience (yr) ＜4

4~7
＞7

7.76±4.44
 45 (24.5)
 71 (38.6)
 68 (36.9)

Department work 
experience (yr) ≤3

3~6
＞6

4.21±3.86
 72 (39.1)
 54 (29.4)
 58 (31.5)

Position of 
department

Staff nurse
Charge nurse

147 (79.9)
 37 (20.1)

Table 2. Factors Analysis of Nurse Job Rotation Stress Questionnaire

Factors Items
Factors loading

1 2 3

Emotion 1. When I am notified of a job rotation, I frequently feel anxious  0.80  0.18  0.25

2. When I am notified of a job rotation, I feel it is hard to concentrate during the 
daytime and hard to sleep at night

 0.81  0.01  0.11

3. I experience loss of appetite when I am notified of a job rotation  0.78  0.19  0.23

Daily life 4. I worry about whether it will be easy to apply for annual leave  0.19  0.66  0.26

5. I worry that my daily life will be affected during the job rotation period  0.23  0.75  0.14

Communication 6. As a senior nurse, I worry that I will be criticized for making mistakes  0.04  0.16  0.80

7. I worry about whether I will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hysicians in the 
rotation unit

 0.14  0.16  0.87

8. I worry about individual physician's preferences and habits in the rotation unit  0.17  0.18  0.81

Eigen value  3.24  2.49  1.21

% of variance 32.48 24.99 12.09

% of cumulative 32.48 57.47 69.57

Cronbach's ⍺  0.78  0.75  0.86

6.43세이며 학력은 학사 학위 73명(39.7%), 종교는 없음이 100

명(54.3%), 결혼 상태는 미혼 및 기타가 124명(67.4%)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경력은 평균 7.76±4.44년, 부서 근

무경력은 평균 4.21±3.86년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일반간호

사가 147명(79.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타당도 검증

1)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간호학 교수 1인과 간호학 박사이면서 임상간호사 2명이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한 결과 모든 문항은 CVI .80 이상으

로 확인 되었다. 

2)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

(1) 탐색적 요인분석

Kaiser-Meyer-Olkin (KMO) 검정을 실시한 결과 .83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관계수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

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x2=814.12 (p<.001)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분

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

으며, 요인회전방식은 varimax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간호

사 직무순환 스트레스의 총 10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공통성이 .4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고[17], 고유값이(eigen 

value)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확인되었다. 요인별로 살펴보

면, 정서적 반응에 해당하는 3문항,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2문

항,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3문항으로 총 8문항이 확인되었다

(Table 2). 

(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확인 된 8문항은 

Huang 등[5]이 개발한 도구의 문항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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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Nurses Job Rotation Stress 
and Stress related Nurses' Job

Variables
 Nurses job 

rotation stress
Stress related 

nurses' job

Nurses job rotation stress 1

Stress related nurse job .69 1

*p＜.001.

합도를 확인한 결과 x2=69.77 (p=.145),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96, goodness of fit index (GFI) .96, 

comparative fit index (CFI) .97,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04, normed fit index (NFI) .96으

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계수의 값을 확

인한 결과 각 요인의 문항은 .5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총 8

문항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적 타당성 지표인 집중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를 확인하였다.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70 이상(정서적 반응=.86, 일상생활=.85, 의사소통=.88), 평

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는 기

준인 .50 이상(정서적 반응=.89, 일상생활=.81, 의사소통=.88)

을 만족하므로 집중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일반적으로 판별 

타당도는 두 요인의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모두 크

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하며, 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상관계

수 제곱보다 AVE의 값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

도 확보되었다(Table 3, Figure 1).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간호사 업무 관련 스트레스[15]와 본 연구의 한국어판 직무

순환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측정도구간의 

상관계수는 .69(p<.001)로 나타났다(Table 4).

3. 신뢰도 검증

내적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정서적 반응은 Cronbach’s ⍺
는 .78, 일상생활 Cronbach’s ⍺는 .75, 의사소통 Cronbach’s 

⍺는 .86으로 나타났다(Table 2).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순환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Huang 등[5]이 개발한 간

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그 신

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

국어판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한국 간호사들

의 직무순환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

한 척도로 검정되었다. 한국어판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75~.86로 

나타났으며, 이는 Huang 등[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

수 .80~.84와 유사하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어

판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구성개념을 살펴본 

결과, 3개의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확인되었으며, 요

인 1은 직무순환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 요인 2는 직무순환으

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요인 3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

려움이 포함되었으며, Huang 등[5]의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하위요인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별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Huang 등[5]등의 연구와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한국어판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에서는 Huang 등[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서적 반

응의 항목 중 “나는 타부서로 직무순환 발령을 받았을 때, 새

로운 동료들과 어떻게 어울리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하게 된

다”는 항목이 제외되었다. 이는 한국의 간호사들은 조직 내의 

팀워크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식이 강하여 직무순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Emotion Daily life Communication

Emotion 1

Daily life .46* 1

Communication .44* .54* 1

CR .86 .85 .88

AVE .89 .81 .88

*p＜.001; CR=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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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하는 간호사에 대한 배려심이 높고[18], 특히 직무순환을 

하는 간호사가 경력직 간호사이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의 대인

관계 문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일상생활 항목 중 “나는 타부서로 직무순환 

발령을 받았을 때, 정시에 퇴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을 하

게 된다”는 항목은 제외되었다. 이는 타이완 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한 Huang 등[5]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한국 간호사

의 업무가 교대근무이면서 각 근무 시간에 수행되어져야 하는 

업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시에 퇴근하는 것보다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역할을 전수해 주는 

것이 한국 간호사들에게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이러한 업무의 

정확성은 간호사의 인사고과에 대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에

[19], 직무순환을 경험하는 간호사들에게서도 정시의 퇴근보

다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보다 구성타당도를 검

증하는데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한국어판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반응, 일상생활, 의사소통으

로 이루어진 3요인 모델은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 요인부하량,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지수 등을 이용해 요인과 측정변

인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측정항목들이 구성개념을 일관되

게 측정하고 있고, 요인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나, 한국어판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에 대한 집

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도 검증되었다. 이는 한국어판 간호

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간호사들의 직무 순환 스

트레스 개념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 도구임을 지지하는 결과

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는 물론 한국의 간호사

들에게도 직무순환의 스트레스는 낯선 환경 적응에 대한 정

서적인 반응,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어려움 및 새로운 부서 직

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동시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사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간호사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69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이는 상관

계수 추정에 의한 타당도 평가는 상관계수가 .60~.80이면 ‘타

당도가 높다’, .80~1.0이면 ‘타당도가 매우 높다’로 기준에 의

하여[20] 간호사의 직무순환 스트레스를 사정할 수 있는 타당

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Huang 등[5]이 개발한 간호사 직무순환 스트레

스 측정도구를 국내 간호 환경을 반영하여 측정도구를 검증함

으로써 간호사의 직무순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된 연구로, 

총 3개의 하위요인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호사들의 

직무순환 스트레스를 사정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측

정도구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임상의 간호사들이 직무 순

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정하여 효과적인 인적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직무순환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극시키고 지속적으로 조직의 일원으로 성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간호사가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

문에, 추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간

호사 직무순환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필요하고, 직무순환 스트

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질적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하

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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