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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ownership on job attitude markers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of employees in general hospital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mpleted by employees in two hospitals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from May 21 to 26, 2014. Job attitude markers were measured by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We analyzed 300 cases using SPSS 21.0. Results : Psychological ownership of

hospital employe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Psychological ownership explained a total of 20.5% and 9.9% of the variance in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while controlling for gender, age, marital status, work position and work

experience. Conclusions : Psychological ownership of hospital employees is a useful factor and key to

recruiting and conducting training program for them, thus enhancing job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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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변화하는 의료서비스산업 환경에서 의료기관의 

발전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적 차원의 

경영전략과 관리방안도 필요하지만, 병원 종사자들

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자발적인 서비스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특히 병원 종사자

의 심리적 주인의식(psychological ownership)은 

직무만족과 환자의 병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향

상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1]. 의료서비스는 

임상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뿐

만 아니라 이를 지원 및 관리하는 다른 종사자들

의 서비스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되며, 이 과정에

서 모든 종사자들의 주인의식과 그에 따른 태도는 

이용자가 인지하는 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3]. 그러나 병원종사자의 

주인의식이 조직태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정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무태도 즉 

직무만족과 정서적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연구는 

임상의사, 기업의 전문직 종사자, 외식기업 종사자,

회계법인 종사자 등 다양한 산업영역의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연

구로는 Paré et al.[4]은 임상의사의 심리적 주인의

식이 임상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용성 및 친근감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검정하였다. Dyne &

Pierce[5]는 미국의 중서부 및 남동부의 다양한 조

직에서 근무하는 회계사, 감사인, 구매대행인, 기계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

들이 조직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느낄 때, 그들은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만족을 갖게 되고, 일반적인 

만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구성원의 전반적인 조직

몰입 또는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심

리적 주인의식은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며

[6][7], 애착과 소속감은 조직몰입의 기본적인 요소

이며, 그것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과 조직

몰입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예측하는 근거를 제시

한다고 한다[8][9]. 조직구성원의 높은 심리적 주인

의식은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

였으며[10][11][12], O'driscoll et al.[13]은 7개의 영

리 및 비영리 조직의 종사자들의 심리적 주인의식

이 작업환경구조의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중개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 종사자들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그들

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다. Mayhew et al.[14]은 회계법인 종사자들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Van Dyne & Pierce[5]

는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즉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

식을 통하여 조직을 자신이 거주하는 집처럼 생각

함과 동시에 심리적 안녕감과 안전을 제공하는 장

소로 생각하며, 효능감과 자아정체성을 갖게 하며,

작업과 관련된 태도(즉 정서적 몰입과 직무만족)를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직 종사자들의 직무태도 즉 직무만족, 전반적 조

직몰입, 정서적 몰입 등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검

정하였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심리적 주

인의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형성하고 의료서

비스 품질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

쟁적인 환경에서 병원서비스의 질과 성과의 향상

을 위하여 병원 종사자들의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

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대한 영향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종사자들의 심리적 주

인의식의 직무태도(job attitude) 즉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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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태

도(직무만족과 정서젓 몰입)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다.

둘째, 일반적 및 근무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병원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직무태도(직무만

족과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정한다.

Ⅱ.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심리적 주인의식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구성원이 공식적 또는 

합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상에 대

하여 느끼는 주인의식을 말한다[14]. 이 때 심리적 

주인의식은 자신이 종사하는 조직에 대하여 합법

적으로 보장받는 공식적인 소유(formal ownership)

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소속한 

조직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상태

로 정의된다[15][16].

측정도구는 Avey et al.[17]가 8개 측정문항으로 

제시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Chung & Yoo[14]가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용한 6개의 항목을 

활용하였다. Chung & Yoo[1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86이며, 본 연구에서는 

0.884으로 양호하였다.

2)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은 Meyer & Allen[9]의 정서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 측정도구를 Chung &

Yoo[15]가 활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에 대해 정서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 조직

에 대한 몰입의 정도 등을 “나는 병원에 강한 소

속감을 느끼지 못한다(역코딩)”, “우리 병원은 나

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등 4항

목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0.844이었으며,

Chung & Yoo[15] 연구(0.846)와 유사하게 양호하

였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미시간 조직진단 설문지(Michigan

Organizational Assessment Questionnaire:

MOAQ)의 직무만족 항목을 Chung & Yoo[15]가 

활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대체로 

나는 나의 일에 만족한다”, “전반적으로 나는 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역코딩)” 등 3문항이었다.

신뢰도 계수는 0.848로서 Chung & Yoo[15]의 결

과와(0.849) 유사하게 양호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완료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의번호:

MTT-2014-13, 승인일: 2014. 2 .6).

자료수집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직무만

족 특성 3문항, 심리적 주인의식 6문항, 정서적 몰

입 4문항, 총 13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측정

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척

도점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

다. 설문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내용 및 대상자에게 맞게 작성한 초안을 

병원종사자 10명으로부터 사전 검증(pretest)을 받

아서 용어와 문장을 수정 보완한 후 완성하였다.

조사는 2014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

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종합병원을 방문하

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31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방식

(self-administered method)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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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예측(독립)변수 최대 14개 등을 기준으로 하

였을 때 194명으로 산출되었으나, 미회수율을 고려

하여 310명에게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303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무응

답이 많은 경우 1부, 동일한 응답이 많은 경우 2

부)를 제외한 3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실시하였다.

첫째, 심리적 주인의식, 직무만족, 정서적 몰입 

등의 개념 타당성 및 내적 신뢰도 분석은 요인 분

석(factor analysis) 및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 

(Cronbach alpha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은 

빈도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셋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태도(직무만족,

정서적 몰입)의 차이 및 관련성은 독립표본 T-검

정, 일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등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무태도(직무만족, 정

서적 몰입)에 대한 영향관계는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자가 76.0%를 차지하였으며, 20-29

세가 31.3%, 30대가 42.7%, 40대가 21.3%, 50대가 

4.7% 이었다. 기혼자가 55.9%, 최종학력의 경우 전

문대졸 이하 46.3%, 대졸이 33.7%, 대학원졸(석사)

이 10% 등이었다.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 25.9%,

천주교 11.8%, 불교 12.5%, 무교 49.8% 등이었다.

대상자들의 직무특성을 보면, 근무부서가 간호

부 47.5%, 진료지원 28.8%, 행정/관리 23.7% 둥 

이었다. 근무기간의 경우 3년 미만 17.7%, 3-5년 

11.7%, 5-10년 19.3%, 10-20년 35.3%, 20년 이상 

16% 등이었으며, 직위의 경우, 사원 68.6%, 주임 

22.7%, 계장 이상 8.7% 등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Female 228 76.0

Male  72 24.0
Age (year) 20 - 29  94 31.3

30 - 39 128 42.7
40 - 49  64 21.3
50 - 59  14  4.7

Marital status Married 167 55.9
Unmarried 132 44.1

Education ≤Associate’s 
degree 139 46.3
Bachelor’s 
degree 131 43.7
≥Master’s 
degree  30 10.0

Religion Protestant 77 25.9
Catholic  35 11.8
Buddhist  37 12.5
None 148 49.8

Working area Nursing 142 47.5
Medical 
support  86 28.8
Management  71 23.7

Work 
experience 
(year)

〈3  53 17.7
3-5  35 11.7
5-10  58 19.3
10-20 106 35.3
≥ 20  48 16.0

Position Clerk 205 68.6
Chief  68 22.7
≥ Section 
chief  26  8.7

Total 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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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일반적 특성별 조직태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요인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도는 남자

가(3.71점) 여자(3.3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1), 조직몰입은 남자가(3.69점) 여자(3.20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별 직무만족 요

인은 20대와 30대 연령에 비해 40대 및 50대 연령 

집단에서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p<.01). 조직

몰입 요인은 20대 연령에 비해 40대 연령 집단에

서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p<.01). 결혼여부별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요인의 평균값 역시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직무만족은 미혼(3.27)에 비해 기혼(3.50)이, 조

직몰입은 미혼(3.21)에 비해 기혼(3.40)의 평균값이 

높았다. 최종학력 및 종교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요인의 평균값의 차이는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종별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요인의 평균에

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분

석 결과, 직무만족 요인은 간호부(3.25)에 비해 진

료지원(3.66) 집단에서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조직몰입 요인 역시 간호부(3.17)에 비해 진료지원

(3.53) 집단에서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위별

로 직무만족(p<.01)과 조직몰입(p<0.01) 요인의 평

균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 

요인은 사원(3.31)에 비해 계장 이상 집단(3.74)에서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조직몰입 요인은 사원

(3.25) 및 주임(3.33)에 비해 계장 이상(3.80)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기간별로 직무만족(p<.01)과 조직몰입

(p<0.01) 요인의 평균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 요인은 3년 미만(3.30), 5-10년

(3.17), 10-20년(3.28) 집단에 비해 20년 이상 집단

(3.74)에서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조직몰입 요

인은 3년 미만(3.25), 3-5년(3.25), 5-10년(3.17),

10-20년(3.27) 등의 집단이 20년 이상(3.66) 집단보

다 유의하게 낮았다<Table 2>.

3.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 
간의 상관관계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Table 3>. 심리적 주인의식 

요인은 정서적 몰입(r=.697, p<.001), 및 직무만족

(r=.690, p<.001)과 높은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 심

리적 주인의식의 평균은 3.33점이었으며, 직무만족

은 3.40점, 조직몰입은 3.32점이었다.

4.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무태도에 대한 영향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 요

인 각각에 대한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검

정하였다<Table 4>. 회귀분석은 이변량분석에서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

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위, 근무기간 등 요인

들을 통제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직무만족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위, 근무기간 

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통제요인들 만으로 구성된 모형1에서는 직무만

족을 4.8% 정도 설명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1에 

심리적 주인의식 변수를 추가하여 이것의 유의적 

영향관계 및 추가적인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모형 

2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은 직무만족에 대하여 유의

한 영향이 있었으며(β=0.464, p<.001), 이 때 심리

적 주인의식은 직무만족을 20.5% 포인트만큼 추가

적으로 설명하였다.

정서적 몰입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의 영향관

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여부, 직위, 근무기간 

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

으나, 남자에 비하여 여자((β=-0.152, p<.05)가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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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이 때 조직몰

입을 4.5% 설명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심

리적 주인의식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심

리적 주인의식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

다(β=0.326, p<.001). 성별 요인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유의한 영

향관계를 보여주었다(β=-0.159, p<.01). 이 때 심리

적 주인의식은 정서적 몰입을 9.9% 포인트만큼 추

가적으로 설명하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Job satisfaction Affective commitment
Mean±SD t, F value Mean±SD t, F value

Gender Male 3.71±.66  4.442*** 3.69±.79  4.741***Female 3.30±.74 3.20±.64
Age (year) 20 - 29 3.25±.80a

 5.001**
3.19±.68A

 4.215**30 - 39 3.35±.73a 3.27±.70AB
40 - 49 3.68±.58b 3.51±.68AB
50 - 59 3.60±.84b 3.70±.82B

Marital
status

Unmarried 3.27±.80 -2.612* 3.21±.67 -2.226*Married 3.50±.68 3.40±.73
Education Associate’s degree 3.35±.79

 2.821
3.25±.67

 2.459Bachelor’s degree 3.38±.70 3.33±.74
≥Master’s degree 3.70±.66 3.57±.72

Religion Protestant 3.32±.66
 1.169

3.39±.68
 0.618Catholic 3.59±.82 3.36±.75

Buddhist 3.44±.77 3.33±.73
None 3.37±.76 3.26±.71

Working
area

Nursing 3.25±.74A
 8.840***

3.17±.63A
 7.428**Medical support 3.66±.72B 3.53±.71B

Management 3.39±.70AB 3.35±.79AB
Position Clerk 3.31±.76a

 6.204**
3.25±.67A

 7.057**Chief 3.53±.66ab 3.33±.72A
≥Section chief 3.78±.67b 3.80±.82B

Work experience 
(year)

〈3 3.30±.83a

 4.531**
3.25±.61a

 3.765**
3-5 3.50±.84ab 3.25±.84a
5-10 3.17±.70a 3.17±.63a
10-20 3.38±.70a 3.27±.69a
〉20 3.74±.58b 3.66±.76b

* p<.05, ** p<.01  *** p<.001,    a<b (Dunnett T3),  A<B (Scheffe)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ownership,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Mean SD 1 2
1. Psychological ownership 3.33 .67 1  
2. Job satisfaction 3.40 .74 .690*** 1
3. Affective commitment 3.32 .71 .697*** .599***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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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on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Independent Variables
(Reference)

Standardized coefficient(β)
Job satisfaction Affective commitment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Gender(Male) Female -.110 -.045 -.197* -.152*
Age  .042  .054  .152  .160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032 -.029 -.028 -.071
Position(Clerk) ≥Chief  .160  .125 -.028 -.004
Work experience(Year) -.018 -.012 -.087 -.083
Psychological ownership  .464***  .326***
Adj R²  .048  .253  .045  .144
∆Adj R²  .205  .099
F value 3.991** 17.664*** 3.756** 9.298***

 ** p<.01  *** p<.001 

Ⅳ. 고찰

본 연구는 종합병원 종사자들의 심리적 주인의

식이 직무태도 즉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병원종사자의 심

리적 주인의식은 5점 만점에 3.33으로 보통을 상회

하는 수준이었으며, 인구사회 및 직무 관련 요인들

을 통제하고도 병원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

었다.

병원 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성, 연령, 결

혼여부, 직위, 경력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직무만족 변이의 

20.5%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Van Dyne &

Pierce[5]의 연구에서 연령, 학력, 성, 정규직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심

리적 주인의식이 직무만족 변이의 16%를 추가로 

설명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

한 본 연구결과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들

[4][5][18]과 일치하였다.

병원 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그들의 정서

적 몰입에 대하여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성,

연령, 결혼여부, 직위, 경력 등을 통제하고, 정서적 

몰입의 9.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Van Dyne &

Pierce[5]의 연구결과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직

몰입의 변이의 15%를 추가로 설명한 결과보다는 

낮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일치하였

다. 우리나라 외식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Chu

& Chong[10]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병원 종사자

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양의 영

향을 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주인

의식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조직몰입에 대한 유

의한 영향연구[6][7]와 정서적 몰입에 대한 유의한 

영향연구[14][11][12]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Paré

et al.[4]의 연구에서 임상의사들의 심리적 주인의

식이 새로운 의료정보기술의 수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들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직태도 즉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의 많은 부분

을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서 병원의 발전과 경쟁력 유지에 종사자들의 심리

적 주인의식이 직무태도를 형성하여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병원 종사자들의 심

리적 주인의식은 고령화에 의한 질병양상의 변화,

사회발전에 따른 환자들의 새로운 요구,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변화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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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및 정서적 몰입을 통하여 조직에 기여할 것

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등 다른 조직

에서 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직무태도 및 성

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힌 선행연구결과를 

병원 종사자에게 적용하여 검정하였으며,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병원 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 

함양을 통한 직무태도 형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횡단자료 기반

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의 활용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표본의 선정을 서울 및 

경기지역의 종합병원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산정

하였고, 그 대상자들도 확률적으로 선정하지 않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가 일정시점에서 

수집한 횡단적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측정도구 

역시 우리나라 종합병원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에 

적합시켜 충분히 검정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병원조직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함에 있어서 직무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직적 및 문화적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

다. 즉 병원들간에 존재하는 조직적인 차이를 반영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들과의 상호작

용 속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무태도에 대한 영

향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종사자의 조직에 대한 심리

적 주인의식이 조직태도(직무만족, 정서적 몰입)에 

대한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서울과 경기지역 종

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병원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인구사회 

및 직무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직무만족과 정

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합병원 종사자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의 수준을 향

상하고, 나아가 환자의 만족도 증진 및 병원의 경

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및 관리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병원의 경쟁적인 

환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병원종사자들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정서적 몰입

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인력채용과

정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채용 이후 직무 교육 및 훈련과

정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을 배양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편의적 선정,

횡단자료의 한계, 측정도구의 적합성, 조직 및 환

경 요인을 고려하지 못함 등에서 제한점이 있는 

바,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활용에 유의하여야 하

며, 이들을 극복한 연구가 계속되어 심리적 주인의

식의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조직 유효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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