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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ncept analysis of social intelligence in nurses so that applying social intelligence to 

the nursing field. Methods: In this study, we followed the hybrid model procedure, involving the following steps: First, in the theoretical 

stage, the attributes and definitions of the concept of social intelligence were deter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 the concepts’ 

reality was confirmed during fieldwork. In the final analysis stage, the results confirmed in the theoretical and fieldwork stages were com-

pared and analyzed to confirm the properties and definition of the concept. Results: Nurses’ social intelligence consists of three dimen-

sions: social cognitive nursing competency, human-centered social evolution, and skills for solving complex nursing situations. Nurses’ so-

cial intelligence is a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that flexibly coordinates complex nursing situations, developed through accumulating 

experiences of continuous reflection and relationship expansion based on receptive listening and social sensitivity in clini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clusion: Nurses’ social intelligence is wid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and i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clinical nursing. To effectively apply social intelligence in the clinical contex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fforts are required to 

share and transfer knowledge and capacity-building methods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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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rti-
ficial	intelligence	[AI])	및	로봇	기술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

는	현재의	의료	풍토에서는	과거보다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이

며,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갖춘	간호사의	역량이	요구된다[1,2].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	세태	속에서,	사회적	인간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지능은	미래	사회에서	가장	높이	요구되는	능력

으로	강조되고	있으며[3],	이는	간호사에게도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직업과	인
공지능의	활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빠른	판단과	기술
적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간호사	직업에	대해	인간(55.0%)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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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34.0%)보다	훨씬	더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

다는	점에서[4],	미래	간호사의	필수	핵심	역량으로	고유	영역인	
교감과	사회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지능은	Thorndike	[5]가	지능의	영역	중	일부로	처음	소

개한	이후	Goleman	[6]의	연구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

서는	Moon	[7]이	사회적	관계	맺음에	있어	타인의	감정과	행동

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회적	상
황의	맥락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인간관계
에서	대인	간	사고와	감정,	의도,	행동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회적	문제	상황에	잘	적응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사회적	유능성과	효율성을	가진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8].

임상에서의	사회지능은	간호사에게	있어	임상	내	마주하는	상

황에서	효율적	의사소통,	경험적	지식의	공유	및	전달과	보호자
의	돌봄	관계	형성,	효과적	위기관리	등에	필요하며,	오늘날과	같
이	의료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특히	관계적	문제해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사회지능이	높은	간호사는	

의료	위기를	능숙하게	해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의	원

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	학제적	팀	구성원과의	유기적인	소통
과	더불어	타	부서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와
의	깊은	신뢰	관계	구축하고,	의료	오류의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
는	것과	같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1].	병원	조직
은	다양한	전문	직종이	근무하기	때문에	직종	간	이질성이	높고	

갈등이	많다[12].	이러한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극복하고,	구성
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것은,	환자	안전	및	높은	간호의	
질과도	관련성이	있다[13].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
용적이며,	협동을	즐기고,	조직의	성과에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14]와	최근	COVID-19를	경험하면서	간호사의	심리적	상

태나	소진감이	이직	의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성취감에	정적	인과관

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15,16]	바탕으로,	간호사의	사회지능	
함양은	간호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데에도	관련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간호학에서	다룬	사회지능과	관련된	연구는	단독

으로	개념을	가지고	연구에	활용되기보다는,	사회적	지지[17],	감
성지능[18],	그릿(Grit)	[19]	등과	같은	용어로	혼재되어	있고,	주
로	상관관계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되고	있어,	사회지능의	개념
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	타	학문에서	이루어진	사

회지능의	개념은	해당	분야의	특정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사용

되고	있어,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정의와	속성이	명확하지	
않아,	개념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혼재되어	사용

되고	있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의	경우,	측정하는	도구는	개발되었
으나[20],	이는	홍콩에서	개발한	도구를	번안하여	제안한	것으
로[21]	국내	임상	현장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포함되지	않아,	국
내	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을	포괄하기	어려운	측정	도구로	보인

다.	따라서	국내	임상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간호사	사회지능의	

실재와	유용성,	이전	양상,	활용	영역	등을	확인하고,	그	본질과	
속성을	밝혀	개념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간호사	사회지능의	실재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간호사의	사회지능의	개념을	

정립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안과	이
와	연관되어	인간	중심	간호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지능	활용	간

호	중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의	중심	개념인	사회지능은	타고나는	것보다는	후천적	성

향으로	볼	수	있으며[6],	간호사의	사회지능은	임상	현장에서	다
양한	조직	구성원	및	간호대상자와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습득되므로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개념분석	 모형인	
Schwartz-Barcott와	Kim	[22]의	혼종모형(hybrid	model)이	적

합하다.	혼종모형의	경우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분석과	간호	

실무에서	귀납적으로	추출된	경험적	내용을	결합하는	실증적	분

석	절차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정립되지	않은	개념을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작업을	통해	개념의	본질적	속성

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형성된	인식에	기초한	개념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을	개념	분석하여,	간호역량으로	실재화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chwartz-Barcott와	Kim	[22]의	혼종모형

(hybrid	model)을	이용하여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개념

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선행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임상간호사	사회지능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고	잠정적	정의를	도출한다.	둘째,	현장	작
업	단계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

단계의	문헌분석에서	확인된	간호사	사회지능의	속성을	재확인

하고	새로	발견된	속성을	확인한다.	셋째,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이론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의	속성을	비교	분석하여	개념화함으

로써	최종적인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정의,	차원과	속성	규명을	
통해	개념을	개발하는	것이다.



461

https://jkan.or.kr

혼종모형을 이용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분석

https://doi.org/10.4040/jkan.2312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chwartz-Barcott와	Kim	[22]의	혼종모형에	따라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을	분석하고자	설계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수는	선행연구[22,24]를	근거로	15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의	기준으로는	연구팀의	합의에	따라	사

회지능의	객관적	지표인	사회적	능력과	영향력,	자기표현,	배려심	
등[6]을	고려하여,	참여자에	대한	긍정적	간호	피드백(예:	온라
인	칭찬	게시판,	추천	등)과	동료평가를	통한	추천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보하였다[25].	연구	참여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업무	적응이	완료되는	시점인	

8개월에서	1년의	기간	중	1년	이상	임상에	재직	중이면서[26], 
Marlowe	[8]가	제시한	사회지능	역량의	외적	표현인	고객지향성

의	객관화를	근거로,	병원	게시판	내	칭찬간호사로	2회	이상	선
정된	간호사	중,	근무	년수	1년	미만자를	제외하여	눈덩이	표집
하여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간호사의	해당	부서장에게	5점	척

도의	친절성	평가	설문을	진행한	뒤,	4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
은	참여자로	선별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들의	고객지향의	일체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Tromso-Social	In-
telligence	Scale)	[27]를	인용하여,	연구팀이	구성한	친절도	자

가	설문에	답변한	문항	점수	5점	만점에	4점	이상	취득한	대상자

를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임상간호사

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력과	임상부서	및	조직	내	위치	

등을	고르게	분포시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간호사를	선정한	

뒤,	최종	연구팀의	심의를	통해	사회지능의	외적	표현인	객관성
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종	참여자는	총	15명으로,	연
령은	29세에서	55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경력이	15.3년이
고,	이직	경험은	평균	1회	미만이며,	부서	이동은	평균	0.8회로, 
모두	여성이었다(Table 1).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Schwartz-Barcott와	Kim	[22]의	혼종모형	개념분

석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이론적	단계에서	사회지능의	개념을	도
출하고,	광범위한	문헌검색을	통해	간호사	사회지능의	잠정적	정
의를	내렸다.	두	번째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내린	개

념의	속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였다.	최종	단계에서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

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간호학에서의	사회지능의	통합적	개
념의	정의와	속성	및	차원을	확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이론적 단계(theoretical phase)

이론적	단계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개념적	정

Table 1. Character of Participants

No. Age (yr) Total careers (yr)
Rotation 

experiences 
(number)

Educations Types of hospital
Departments 

(present)

1 29 6 > 3 University Tertiary general Ward

2 45 23 1 University Tertiary general OPD

3 35 15 1 University Tertiary general OPD

4 55 28 > 3 Doctor Tertiary general Ward

5 31 9 0 Master Tertiary general ICU

6 29 6 0 University Tertiary general ICU

7 50 29 2 Doctor Tertiary general Ward

8 31 8 1 University Specialty Ward

9 30 6 0 University Tertiary general ICU

10 27 3 0 University Tertiary general Ward

11 38 15 0 University General Ward

12 48 25 0 University General Ward

13 42 19 0 Master General OPD

14 45 22 3 University Long term care Ward

15 39 16 3 University General ED

ED = Emergency department; ICU = Intensive care unit; OPD = Outpati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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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속성에	초점을	두고	본질적	의미	고찰을	위해	사전적	의미

와	문헌을	고찰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개념의	차원과	속성,	잠
정적	정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능’, ‘사회지능’, ‘사회적	인식’, ‘사회	심
리적	건강’, ‘사회적	자본’, ‘감성지능’	등을	주요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
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가전자도서관(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DBpia	등에서	검색을	진행하
였다.	국외	문헌	고찰을	위해서	PubMed,	Google	Scholar	등을	
통해	Social	intelligence	AND	nurse, Social skill AND nurse, 
Social power AND nurse,	Communication	skill	AND	nurse	등
의	검색어로	진행하였다.	문헌검색	범위는	간호학뿐	아니라	경영

학,	교육학	등	타	학문까지	포함하였다.	문헌검색	시기는	Thorn-

dike [5]가	사회지능	용어를	언급[4]하기	시작한	19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검색	결과	국내	

논문과	서적은	총	98개,	국외	논문과	서적은	총	87개	중	사회지
능과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논문	등을	제외한	총	17개의	출간	

논문과	학위	논문	및	서적을	최종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며,	세부	
선택과정은	Figure 1과	같다.	또한	‘간호학에서	사회지능은	무엇

인가?’, ‘사회지능의	속성과	지표는	무엇인가?’, ‘사회지능은	어떻
게	정의되는가?’, ‘사회지능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사회지능	측

정을	위한	도구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문헌	고찰을	

실시한	후	잠정적	정의를	내렸다(Table 2).

2) 현장 작업 단계(fieldwork phase)

현장	작업	단계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론적	단계에서	분

석된	개념을	실증적으로	타당화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

대일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연구자	준비

연구팀	전원은	연구	도구로써	자료	수집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질적	연구	수행	자료	분석	
경험을	가짐으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

구팀은	질적	연구의	엄격성	기준에	따라,	분석	시	사실적	가치, 
일관성	및	중립성	유지	등을	준수하고자	하였으며	단계별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된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2)	현장	설정	및	교섭

혼종	모형에서는	현장	작업	단계에서	현장	설정	및	교섭	후	사

례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동료	추천과	구체적인	칭찬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설정과	

교섭을	대체하고,	개별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RISS =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NDSL =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Figure 1. Flow chart of literature search strategy.

Searching: RISS, KISS, NDSL, DBpia, Pubmed, Google Scholar

Keyword: Social intelligence, social skill, social power, communication skill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foreign = 87, domestic = 98)

Full 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foreign = 17, domestic = 5)

Initial exclusions from title and

abstract (n = 69)
Duplication publication (n = 94)

Indefinite concept or attributes (n = 2)

Unrelated to the meaning of social

intelligence (n = 3)

Used for concept analysis of social intelligence of clinical nurse
(foreign = 12, domestic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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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izing of Literature

Authors (yr) Publications Study designs Concepts of social intelligence Attribution

Thorndike 
[5]

Journal Judicious 
study

First proposed the concept of social intelligence. Human 
intelligence is classified into abstract intelligence, mechanic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lligence. Cognitive evaluation of 
others and coordination of actions with others are defined as 
social intelligence.

Cognitive evaluation of others.
Action-oriented harmony with 
others.

Moss & 
Hunt [43]

Journal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research

Ability to integrate well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algamation ability.

Ford & Tisak 
[33]

Journal Correlational 
analysis

Ability to understand and accept interpersonal thoughts, 
feelings, intentions, and actions well, adapt well to social 
problem situations, act efficiently, and be open to new 
experiences, demonstrating social competence and efficiency.

Behavioral effectiveness.
Social cognition.
Social competence.

Marlowe [8] Journal Factor 
analysis

Understand the emotions, thoughts, and actions of people, 
including yourself, in social life, and based on that 
understanding, creat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human relationships and emotions, discover or solve problems 
in human relationships, and create useful products. Ability to 
solve a series of problems.

Social interest, social self-efficacy, 
empathy skills, social skills, and 
intelligence.

Riggio et al. 
(1991)

Journal Framework 
for concep-
tualiz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bility to communicate, these basic 
skills are necessary for a person to be ‘socially intelligent’.

Individual differences in ability to 
communicate.

Kelly et al. 
(1998)

Book -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existence of others and social 
relationships and lead to mutually positive results.

Understanding social relationships.
Ability to induce mutually positive 
results.

Wong [38] Journal Experimental Social intelligences show that several cognitive aspects of social 
intelligence and behavioral aspects.

Social perception, social knowledge, 
social insight.

Moon [7] Journal Correlational 
research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emotions, thoughts, and actions 
of people, including oneself, in interpersonal situations and 
to act appropriately based on that understanding. A series of 
problem-solving skills that can create useful social products by 
discovering or resolving interpersonal problems.

Ability to act appropriately based 
on understanding.

A set of problem-solving 
techniques.

Jones & Day 
[30]

Journal Factor 
analysis

Flexible application of social knowledge is an important aspect 
of social competence.

Social knowledge, social-cognitive 
flexibility.

Park (2005) Journal Instrument 
development

The ability to use social knowledge to effectively solve social 
problems in daily life, pay sensitive attention to social 
relationships within the social context, and process information 
flexibly by openly participating in new social situations.

Sensitive cognition in social 
context.

Flexible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Gini (2006) Journal Study 
examined 
the 
performance

Ability to take action to achieve desired social goals. Social cognition, moral cognition, 
empathy.

Buchholz 
(2011)

Book - The ability to deal positively and effectively with others and 
relationships in the interests of unity and coordination, social 
intuition and empathy.

Unity and coordination, 
understanding social intuition 
and empathy, form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Choi (2009) Disser-
tation

Factor 
analysis

Although we do not realize it, it plays a role in regulating 
even the smallest aspects of social interactions. The ability to 
understand social clues and act wisely in social relationships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others and respond appropriately 
within those relationships.

Ability to understand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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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선정

일대일	면담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참

여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의	현장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우편을	보낸	뒤,	간호부로부터	눈덩이	표집법을	통해	
추천받은	자	중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최종	참여자	15명을	

선정하였다.

(4)	자료	수집

선정된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사전	설명	후,	자발적으
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면	면담을	진행하
였다.	심층	면담은	진술	내용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때를	종료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참여자
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회당	소요	시간은	60분	내외로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시,	비언어적	표
현은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기록하였으며,	면담내용의	녹음	동
의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으로는	①	사회지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②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성이	향

상되었다고	느꼈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③	간호사로서	대상

자	또는	동료	등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④	
경험이	쌓이면서	얻어진	기술을	통해	관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	

사례를	말해주세요.	⑤	간호사가	사회성을	드러내는데	방해	요인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⑥	사회성	또는	대인관계를	이용한	
임상	문제해결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⑦	간호사에게	사회지능

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등이다.	꼬리에	꼬리를	잇는	질문의	형

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녹음된	면담내용은	면담	직후	필
사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Patton	[28]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일정한	분
류체계	내에서	자료들을	의미	있는	주제나	범주로	조직화하고	단

순화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필사한	자료	가운데	

간호사의	사회지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진술을	찾아내	밑줄을	

그은	후,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한	후	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공통적인	의미를	묶어,	하위	범
주를	도출하고,	이들	하위	범주를	묶어서	속성과	차원을	분류하
였다.

(6)	연구	타당도	고려

현장	단계에서	시행한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사	연구를	선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연구자	2인이	본	연구를	통해	추출한	내용과	확정한	속성과	지표	

내	유의미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경력	25년	이상의	

수간호사	2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에게	내

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최종 분석 단계(final analysis phase)

최종	분석	단계는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의	결과를	통

합하는	과정으로,	이론적	단계의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간호
사의	사회지능	개념의	작업적	정의와	경험적	준거를,	현장	작업	

Table 2. Continued

Authors (yr) Publications Study designs Concepts of social intelligence Attribution

Kim & Lee 
[18]

Journal Correlational 
research

The ability to accept the emotions and actions of others in social 
relationships, accurately understand the received information, 
and respond flexibly in social situations.

Ability to respond flexibly in social 
situations.

Ability to understand the emotions 
and behavior of others.

Goleman 
(2006) 

Book - A set of interpersonal competencies, built on specific neural 
circuits, that inspire people to be effective.

Empathy, effective communication 
or social skills, self-awareness,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Park & Lee 
[10]

Journal Exploratory 
study

Burnout showed significant effect in social intelligence and 
turnover intention.

Forming harmonious human 
relationships within the 
organization, ability to manage 
relationships.

Veron [40] Journal - Ability to get along with people in general, social technique or 
ease in society, knowledge of social matters, and susceptibility 
to stimuli from other members of a group, as well as insight 
into the temporary moods or underlying personality traits of 
stranger.

Social insight ability, interpersonal 
skills, social skills, knowledge of 
social problems, sensitivity to 
stimulation from group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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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확인된	정의	및	속성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후	간호사

의	사회지능	개념의	의미와	속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계획에	대

해	삼성창원병원	생명연구윤리위원회	승인(SCMC	2022-04-

016)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

담	전,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진행	방법을	설명
하였다.	면담내용	녹음과	녹음자료	및	모든	참여자의	자료는	연

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	후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

자의	자료	및	정보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으로	표시하였으

며,	정해진	공간에	보관하여	접근제한	설정을	하였다.

연구 결과

1. 이론적 단계

1)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의 사전적 의미

‘사회(society)’는	정치,	문화,	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통
의	관심과	신념,	이해에	기반한	다인(多人)의	개인적	집합,	결사
체를	의미하며,	라틴어	‘societas’는	동료,	동업자	등의	관계를	포
함한	친근한	사람들을	일컫는	의미이다. ‘지능(智能)	또는	인텔
리전스(intelligence)’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지능
은	한	개인이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인지

적인	능력과	학습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이다[29].	따라서	

사회지능은	사회	문화권에서	자기	및	타인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타 학문에서의 사회지능의 의미

Thorndike	[5]는	심리학에서	사람의	지능을	추상적	지능,	기
계적	지능,	사회적	지능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분류하면서	학문
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Marlowe	[8]는	경제학에서	사회지능이	

대인	간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감정,	사고,	행동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며, 
대인	간	문제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여	유용한	사회적	산물

을	창조할	수	있는	일련의	문제해결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였다.	이후,	아동학에서	Jones와	Day	[30]는	결정적	사회지능과	
유동적	사회지능을	구분하여,	전자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으로	보았고,	후자를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해석,	이해	및	적용하
는	능력으로	보았다.	Silvera	등	[31]은	사회적	정보처리	기술과	

사회적	기술,	사회적	인식을	거론하며,	새로운	사회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에	대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국내에서	사회지능	개념을	처음	정의한	Moon	[7]은	교육학에

서	사회지능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사회적	교류
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대인관계에서	타인
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Choi	[32]는	사회지능이	높다면	사회적	실
마리를	잘	이해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행동한다고	정의

하였다.	교육학에서는	사회지능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대인	간	사

고와	감정,	의도,	행동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회적	문제	상
황에	잘	적응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인	능력으로	사회적	유능성과	효율성을	가진다고	제시하

였다[33].	정보학에서	사회지능은	정책	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소로,	행정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되므로	적극	함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34].	심리	및	사회학에서	사회지능을	타인의	

존재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상호	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

나도록	이끄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지능을	바탕으로	긍
정	정서를	유도하고	삶의	만족도	및	교육적	사회화와	효율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였다[35].	상담학	사전[30]에	따르면,	사회
지능이란	‘일상생활에서	자기	및	타인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이

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타	학문에서의	사회지능은	높은	

인지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연결되는	인적	관계	조건을	활용

하여,	해당	분야의	효율과	효과성을	도모하는	능력으로	결론	내
릴	수	있다.

3) 간호학에서의 사회지능의 의미

간호학에서	사회지능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감정과	행동

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회적	상
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제시된	선행	연구[36]가	있

으나	이는	사회지능의	속성에	대한	분류가	없어	대인	간	대처	능

력	수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속성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능과	유사	개념인	감성지능의	정의는	간

호사가	자신	및	환자의	감정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후,	자신과	환
자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여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라

고	정의하였으며,	속성은	감정	인식,	감정조절,	감정	표현,	감정	
활용이라고	하였다[37].	그러나	사회지능에서	핵심으로	여기는	

관계적	역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인적	감정조절이	중심이	되고	

있어,	사회지능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4) 이론적 단계의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차원, 속성, 잠정적 정의

문헌	고찰과	연구팀의	논의를	거쳐,	추출된	공통적인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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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능은	3개의	차원과	10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즉,	사회적	
지각[38]	차원에서는	경청,	공감,	감정이입	속성[5,7],	적극적	관
심과	민감성	속성[39],	높은	이해력	속성[7],	문제발견	기술[40]
로	4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	사회적	통찰[41]	차원에서

는	구체적	감정이입[42],	파장	맞추기[42],	통합	및	융합	능력
[33,43]으로	3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기술[31]	차원에

서는	영향력[38],	유연성[39],	대처	능력[7]의	3개의	속성이	확인
되었다.	이처럼	이론적	단계를	통해	나온	차원과	속성을	토대로	

내린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에	대한	잠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은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업무적	유능함

을	가진	간호사가	사회적	인지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여,	임상에서	적절한	행동	능력을	발휘하여	전문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인관계	중심의	능력’으로	잠정적으로	정

의해	볼	수	있다.

2. 현장 작업 단계

현장	단계에서	도출된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차원과	속성도	

3개	차원과	10개	속성이었다.	사회적	지각	차원에서는	수용적	경

청	속성,	사회적	민감성	속성,	높은	이해력	속성,	문제발견	기술	
속성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통찰	차원에서는	거울학습을	통한	감

정이입과	파장	맞추기,	경험의	축적을	통한	자아	성찰	속성과	인
간	중심적	사고	속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	차원에서

는	노하우	축척,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경험,	영향력	있는	중재자	
역할	속성이	확인되었다(Table 3).

1) 사회적 지각 차원

(1)	수용적	경청

참여자들은	대부분	배려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

을	먼저	수용하려는	태도로,	일단	이야기를	경청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갈등이	있더라도	수용적	경청을	바탕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관계자를	능동적으로	개입시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청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불만 호소는 보통 간호사 혼자 응대하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환

자도 많아요. 일단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 선생

님이 같이 들어가서 계속 듣고 하면, 어느 순간 화를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고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참여

자 6)

(2)	사회적	민감성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빠르게	인지하여	관찰하

며,	연결되는	모든	일에	관심	있는	자세를	갖고	접근한다고	하였
다.	사회적	민감성은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펴	상황에	맞추

어	양보하거나	적절한	사회적	행동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
계를	원만하게	잘	맺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

다.	일상에서	친밀함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며	다

양한	문제	상황이나	업무적	측면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상황을	

진행하는	원동력이	된다.

답변이 늦어 화가 나는 경우, 조금 달리 생각해요. 결국 나중에 답이 

온다. 그런 걸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스

타일을 빨리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

게 할 말을 다하고 난 뒤, 빨리 나오는 게 나아요. 말이 많고 서로 약간 

얘기를 계속하길 원하는 사람은 그에 맞추어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 엄

청 좋아하더라고요. (참여자 1)

Table 3. Dimension and Attributes in Theoretical Stage and Fieldwork Stage

Theoretical stages Fieldwork stages

Dimensions Attributes Attributes

Social perception [38] Listening, sympathy, empathy Receptive listening

Active concern, sensitivity Social sensitivity

High comprehension High comprehension

Problem detection skills Problem detection skills

Social insight [41] Concrete empathy Empathy and wavelength matching through mirroring

Match the wave length Self-reflection through experience accumulation

Incorporates Human-centered thinking

Social skill [31] Social influence Know-how accumulation

Social fluidity Experience of changing medical paradigm

Social coping skill Influential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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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이해력

참여자들은	업무에	대한	능숙함이	기초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상	문제를	간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이해하면, 
당면한	문제에	세밀하게	접근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성공적인	해결책으로	귀결할	수	있다.	참여자들

은	간호와	관계된	학습	의지가	높으며,	소명	의식이	투철하며,	간
호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접
근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타인과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력은	사회

지능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오더 받을 때, 환자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만약에 오더 파악이 안 되어있거나 환자 파

악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버발(구두) 오더를 받으면, 이해를 아예 

못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상호작용이라 생각하고, 일단 동료 사이랑 그

리고 환자랑도 상호작용이 잘 돼야 불편한 걸 얘기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4)	문제발견	기술

참여자들은	능동적	태도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으로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

회로가	형성되어	문제발견	기술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직면한	문

제의	본질을	인식하며,	발견된	문제를	정의하고,	자신의	방법으
로	해결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급	상황이	빈번한	

임상	현장은	자칫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사

고의	결여가	우려될	수	있으나	참여자들은	수준	높은	문제발견	

기술을	실제	임상에서	발현하였다.

여러 사람에게서 내가 잘못한 얘기를 들으면 바로 와 닿더라고요. 그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면 

진짜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참

여자 2)

2) 사회적 통찰 차원

(1)	거울학습을	통한	감정이입과	파장	맞추기

참여자	대부분은	환자	및	보호자	됨	경험이	있었으며,	이	경험
을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감정이입과	파장	맞추기를	

통해	이해와	연민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환

자에게	깊이	공감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차원의	속성

으로	나타났다.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선배와의	관계에서	긍

정적인	거울학습	경험이	축적되어	자기화하였다.	특히	동료	간	대

인관계에서	사회지능을	발휘하여,	예기치	못한	갈등의	문제해결
에	긍정적인	진가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도 아파본 경험이 있으니까 입원한 적도 있고, (중략) 그런 과정을 

아니까 환자가 걱정하는 걸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입장

에서 미리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해주기도 해요. 외가 쪽에 

편찮으신 할머니가 계셔서 사투리를 쓰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 

대할 때 자동으로 사투리가 나오고 말투가 바뀌니까 그것도 약간 도움

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주로 다른 선생님께 배운 것, 들은 것, 라포, 보호자와의 관계 그런 것

들은 위에 수 선생님 하는 것을 보며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형성된 것이 선생님 좋은 점을 다 하나씩 제가 조금씩 보고 따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2)	경험의	축적을	통한	자아	성찰

참여자들은	과거의	문제	상황에서	경험했던	해결방안이나	의

사소통	방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에	대한	의미	있
는	성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의	시행착오에	대한	성

찰적	태도는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험적	지식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동료의	효

율적이고	성공적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

아들여	자기화한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성찰적	노력은	간호사의	

사회지능	역량의	바탕이	된다.

환자든 의사든 보호자든 그에 대해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무턱대고 친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한

테 보자마자 짜증 내고 신경질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화를 내는 사람

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 잘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기분 안 나쁘게 의사소통해요. 그 말에 상처도 받지 말고요. (참여자 3)

5년 차에 안정적인 게 쉽지 않은데, 원래 성격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시행착오를 통해 고민하고, 좋은 결과를 가진 것들을 잘 보고 배

우고 한 게 잘 버무려진 것 같아요. (참여자 6)

(3)	인간	중심적	사고

참여자들은	당면한	문제해결	경험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적	사

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이	확인되었다.	간호사는	인간	돌봄이라는	본질적	측면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고는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성숙	과정으로	연결되므로	개인에게도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장기적	비전을	바탕에	두고,	간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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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간호하는 게 조금씩 변해요. 변하는 속도

가 개인차가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사람들과 갈등을 

좋게 해결해보면서, 조금씩 성격에 맞게 간호사로 성장하면서, 사람들

을 존중하는 모든 면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3) 사회적 기술 차원

(1)	노하우	축적

참여자들은	축적된	노하우로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를	갖

추고	있으며,	이는	간호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능숙해져	업무	이
외의	것들도	통찰할	수	있는	시점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관점의	형성은	직업적	성숙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프

로세스	구축을	통해	지혜의	누적으로	생각의	확장과	전환이	원

활해져,	예기치	못한	임상의	변화와	문제	상황에	대한	사고가	유
연하며	새로운	시대와	돌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현명하게	대

처하며	간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저만의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말

이 많고 서로 약간 얘기를 계속하길 원하는 사람은 얘기를 계속 들어 주

고요. (참여자 3)

(2)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경험

참여자들은	COVID-19와	같은	팬데믹을	통해	패러다임이	전

환되는	역사적	의료의	순간을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기와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략을	시의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고	하였다.	이때	수용적	경청과	관계적	맥락을	활용하여	상황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활용,	로봇	기
술을	활용한	각종	정보	기록,	가상	프로그램(virtual	reality	
[VR])을	활용한	환자	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변화에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다.

보호자를 대할 때 코로나 때문에 면회 못 하고, 얼굴 못 보셔서 많이 

힘드시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 드려요. 공감 먼저 하고,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5)

입원한 환자분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신체 부착 연속 혈당측정기기

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따로 앱이나 브이

알(VR) 관련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참여자 4)

(3)	영향력	있는	중재자	역할

참여자들은	임상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친밀함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여,	상황	중재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는	

문제	상황이나	업무	측면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작용하며,	위기	
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을	대처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갖추고,	전체적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지적	시점이	형성되

었다.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서, 다들 어려워했는데, 저는 평상시 전산팀

이랑 친하게 지내둔 덕에 유선 연결이나 물품 지원이 잘 되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것도 제 능력인 것 같아요. (참여자 6)

친밀한 관계가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성 있게 연결되어,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간호사지만 전체적인 코디네이

터 같은 역할을 중요하게 하게 되는 거죠. (참여자 11)

3. 최종 분석 단계

최종	분석	단계는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의	결과를	통

합하는	과정으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속성과	지표의	
차원을	구분하고,	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정의를	확정하였다.

1)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의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차원과 속성 비교

대부분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속성들이	현장	작업	단계에서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의	경
청,	공감,	감정이입	속성을	통합하여,	사회적	지각	차원	내	수용
적	경청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이론적	단계의	적극적	관심과	민

감성	속성은,	현장	작업	단계에서	사회적	민감성	속성으로	수정	
명명하였으나,	높은	이해력과	문제발견	기술	속성은	동일하였다. 

사회적	통찰	차원에서는	이론적	단계의	구체적	감정이입과	파장	

맞추기	속성이	거울학습을	통한	감정이입과	파장	맞추기로	명명

되었고,	경험	축적을	통한	자아	성찰	속성이	현장	작업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이론적	단계의	통합과	융합	능력을	인간	
중심적	사고	속성으로	수정하였다.	사회적	기술	차원에서는	노하

우	축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경험,	영향력	있는	중재자	역할	속
성으로	새롭게	포함하여	도출하였다.

2) 최종 분석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속성 도출

위	단계를	통하여	규명된	사회지능의	속성과	구성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각	범주는	현장	작업	
단계에서	확인된	맥락적인	간호	상황을	반영하여	의미를	더욱	명

료화하여	명명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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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각	차원에서	도출한	사회적	인지	간호역량	차원과	사회

적	통찰	차원에서	도출한	인간중심의	사회적	진화	차원,	사회적	
기술에서	도출한	복합적인	간호	상황	해결	기술의	3개	차원과	10

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최종	분석에서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

업	단계의	사회적	통찰	차원이	인간	중심의	사회적	진화	차원으

로	변화된	맥락은	간호사라는	직업적	맥락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다.	거울학습	및	시행착오와	같은	간호	경험의	축적을	통해	당면

한	간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능이	더욱	발전되어	발

현되는	‘간호사의	되어감	과정’에	중점을	둔	영역	분류이다.

3)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의 경험적 지표

경험적	지표는	개념의	속성이	실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으로,	그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도
록	사실에	맞게	연결함으로써	그	뜻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을	말

한다.	즉,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

능	속성에	따른	경험적	지표는	트롬소	사회지능	척도[26]에	근거

하여,	수용적	경청	속성	내	(1)	대인	공감	기술,	(2)	친(親)	사회
적	태도,	(3)	사려	깊음,	사회적	민감성	속성	내	(4)	간호학적	흥
미,	높은	이해력	속성의	(5)	간호학적	지식과	문제발견	기술	속성
의	(6)	복합	문제발견	능력,	거울학습	속성에서	(7)	통합적	정보
처리	기술과	자아	성찰	속성에서	(8)	간호	사회적	효능감,	인간	
중심적	사고의	확장과	전환	속성에서	(9)	사회적	통찰	능력,	그	
외에	(10)	사회-인지적	유연성,	(11)	상호관계	중재	능력,	(12)	긍
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총	12개의	지표를	도출하였다(Table 4).

4) 최종 분석된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정의

최종	도출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은	‘임상	현장에서의	대인

관계에서	수용적	경청과	사회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지속적	성찰
과	관계의	확장	경험을	축적하여	진화된,	복합적인	간호	상황을	
유연하게	중재하는	전문적	간호역량’이다.	이러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은	다	학제적	관계와	예측할	수	없는	임상	상황에서,	상
대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거울학습,	반성적	사
고,	학습	등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유
연한	대응과	조율	능력으로,	탁월한	돌봄을	제공하여	상황에	인
접한	관련인들에게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5)  타 학문의 사회지능과 최종 분석된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비교

타	학문에서	확인된	사회지능의	속성은	개인적	영역인	사회적	

인지와	문제해결	능력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경우	다양한	인적	네트워

크가	존재하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	됨	및	보호자	됨	경험을	통한	

역지사지,	동료를	통한	거울학습,	시행착오를	통한	자아	성찰	등
을	경험하게	되는	특수성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험의	축

적을	통한	진화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의
사소통과	유연한	조율	능력을	발휘하는	간호학적	전문성이	포함

된	속성들이	차이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에서	사

회지능이	적극	활용된	임상	환경이	외래,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과	같은	장소인	것으로	보아,	타	학문에서	다루는	삶의	자연스러
운	연결	관계와는	다른,	위태롭고	낯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간
호	전문직의	신뢰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

각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Table 4. Dimension, Attributes and Indicator in Final Stage of Social Intelligence of Nurses

Final stages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Social cognitive nursing 
competency

Receptive listening Interpersonal empathy skills

Friendly social attitude

Thoughtfulness

Social sensitivity Nursing interests

High comprehension Nursing knowledge

Problem detection skills Complex problem finding ability

Human-centered social 
evolution

Empathy and wavelength matching through mirroring Integrated information processing skill

Self-reflection through experience accumulation Nursing self-efficacy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human-centered thinking Social insight skills

Solving skill of complex 
nursing situations

Use of accumulated know-how Social-cognitive flexibility

Evolution of relationship Mutual relationship mediation ability

Positive problem-solving experience Results of positiv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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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혼종	모형을	이용하여,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경험
을	이해하고	본질과	속성을	확인하여,	개념을	정의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속성

은	현장	작업	단계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으며,	현장	작업	단
계를	통해	새로운	속성으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최종	도출한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정의는	‘임상	현장에서
의	대인관계에서	수용적	경청과	사회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지속
적	성찰과	관계의	확장	경험을	축적하여	진화된,	복합적인	간호	
상황을	유연하게	중재하는	전문적	간호역량’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지능이	최근	임상	현장의	예기치	않
은	팬데믹,	AI	기술	도입	및	비대면	의료서비스	전달	등의	급변
하는	상황에서	인간	중심의	간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

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간호의	본질인	인간	돌봄의	가치를	사회지능을	토대로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사

회지능이	발현된다고	하면서,	업무	숙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
며,	간호사의	임상	지식	습득을	대인관계의	필수요건으로	진술하
였다.	이는	간호사의	학문적	기초가	향상될	때	임상적으로	타당

한	판단과	결정	능력이	고양되며[24],	사회지능이	높아지면,	직관
적	판단의	잠재력이	올라간다고	한	주장과	유사하였다[10].	참여

자들은	임상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지능과	연결된	문제해결이	용

이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환자를	다루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긍정
적인	경험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누적이	간호역량으

로	축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사회지능이	

경험의	증가와	비례하여	확장되며,	다양한	경험과	상관관계가	높
았다고	한	연구[9]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사회지능은	개인적	영역으로	타고나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환자에	대한	초점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임상간호사는	사회지능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업무	

관련	객관적	평가에서도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은	단순한	상황	경험이나	업무	경험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함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깊이	있는	통찰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Goleman과	Boyatzis	[44]의	초기	사회

지능	연구에서도	개인적	속성을	강조하다가,	추후	연구에서는	관
계적	측면으로	사회지능의	속성을	확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들이	사례형	교육	등을	통해	사회지능을	함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보아,	향후	사회지능	
함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임상간호사들의	간호

역량을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	경험과	유사	상황에서	경험한	거

울학습이	점차	쌓이면서	시야가	넓어지고[45],	인간중심	태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환자	됨의	경험과	가족	내	환

자를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동료를	통한	학습이	축
적되어	형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간호하면서	만나는	타인과의	동
일시가	이루어지며	배려하는	태도의	성숙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전문직	활동에서	관찰과	자아	성찰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구체적

인	경험이	추상적인	개념화를	거쳐	적극적인	실험에	이르게	되는	

경험	학습회로	과정과	유사하였다[46].	긍휼한	마음과	배려가	바

탕이	되어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감성지능이라고	본

다면[47],	이에	더하여	대인관계	역량을	활용하여	간호	문제해결
에	적용하고	자신의	발전	및	회복력의	기회로	확장하는	것은	사

회지능의	발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감성지능과는	달리	대인관

계	영역에서	간호사의	사회지능은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환

자	중심	간호를	수행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해볼	점은,	진술문에서	사회지능이	적
극	활용된	임상	환경은	외래,	중환자실,	응급실로	나타났다는	점
이다.	이는	대인	교류가	많고,	상호	복잡한	관련성이	있으며,	다	
학제적인	팀	협력이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이	증가하면서	사회지능이	획득된다고	한	결

과[48]와	연결하여,	위와	같은	환경에서	간호사들의	사회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은	일상적인	간호	상황뿐	아니라	생명이	위협을	받아	촌

각을	다투는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진	간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과	유연하고	효율
적인	대처로	생명을	살리고,	통합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임상	실무에	유용한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사회지능은	임상	현장이	더	복잡해지고	간호요구도가	높아질

수록	다양하고	복합적인	간호	문제에	있어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데	더욱	요구되는	지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지능은	
간호	측정	도구나	명확한	역량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잠정적인	능

력으로	치부되며,	감성지능	또는	대인관계	지능	등과	같은	유사	
속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지능은	정서를	포함하여	타

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행동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보다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49].	임상에서는	사회지능이	개인의	기질적	측면으로	치부되

어	교육이나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전문적	기술이나	학습
이	아닌	것으로	여겨	간호사	대상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임상간호사의	역량으로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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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혼종	모형을	활용하여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개념

분석을	시행한	연구로,	연구	결과	임상간호사	사회지능의	정의는	
‘임상	현장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수용적	경청과	사회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지속적	성찰과	관계의	확장	경험을	축적하여	진화된, 
복합적인	간호	상황을	유연하게	중재하는	전문적	간호역량’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지	간호역량	차원에서는	수용적	경청,	사회
적	민감성,	높은	이해력,	문제발견	기술	속성,	인간	중심의	사회
적	진화	차원에서는	거울학습을	통한	감정이입과	파장	맞추기, 
경험의	축적을	통한	자아	성찰,	인간	중심적	사고의	확장과	전환	
속성,	복합적인	간호	상황	해결	기술에서는	축적된	노하우	활용, 
발전적	관계	맺음,	긍정적	문제해결	경험	속성으로,	총	3개	차원, 
10개	속성,	12개의	경험적	지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첫째,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지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집단지성과	

교육	등을	통해	노하우와	역량	함양	방안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개인적·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을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	개발이	필

요하며	도구를	통해	사회지능	역량	함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	중심의	성공적	사회지능	객관
화	실제	사례를	공유하여,	후천적	경험적	진화를	지속할	수	있는	
조직의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모든	임상	현장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전체	간호사의	사회지능
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지능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심층적인	

반복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지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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