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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량이 많지만 연봉이 높은 회사

연봉이 적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회사

 <그림 1>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조사 (Nielsen, 2017)

 근무량이 많지만 연봉이 높은 회사”
와 “연봉이 적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회사” 중 어떤
직장을 선택하겠냐는질문

 응답자의 75.5%가 높은 연봉 대신에
일과 삶의 균형을 택하겠다고응답

 한국인 10명 중 7명, “일과 삶의 균
형”이 중요하다고 드러남
(Nielsen, 2017).

 워라밸 세대(Generation Work-Life
Balance)의등장

 직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기준이 일
과 삶의 균형

 삶을 직장에 희생하지 않으려 하며 균
형점을 모색하고자 함

 희생할 수 없는 3가지 가치
나 자신, 여가, 성장
(트렌드코리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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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OECD, 2017 BLI 보고서 -

 OECD가 발표한 2017년 BLI 지수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38
개 회원국 중 29위

 일과 삶의 균형지수는 10점 만점 에
4.7점(하위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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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일과삶의균형지수

 <그림 2> 일과 삶의 균형 지수(Better Life Index, OECD, 2017)

 연구의목적

1.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3가지 차원으로 분류(일-성장, 일-가정, 일-여
가

균형)하여, 효과성을 실질적으로분석하고자함.

2. 조직의 성과변수로쓰이는 조직몰입과조직시민행동과의영향력 검증을 통해, 일과 삶
의 균형의 긍정적 전이를 확인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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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개념 선행연구

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일 이외 삶의 영역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부정적 전이를 줄
이고, 긍정적전이를확대하는것

김정운외

(2005)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시간, 에너지, 몰입)을 자유
롭게통제, 분배, 할당하여일과일 이외의영역에서본인이느끼는만족감

박순(2016)

서로 다른 삶에서의 역할들(근로자, 부모, 배우자, 시민, 나 등)에 대해 동일하게
관여하는것

Marks & MacDermid

(1996)

직장과가정내에서최소한의역할갈등으로역할을수행하며, 만족하는상태 Clark (2000)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족감과 긍정정서를 느끼는 상
태를의미하는것

Kirchmeyer (2000)

삶의각 영역에높은수준의관심과주의, 시간을할애하여균형을갖는것
Greenhaus

(2003)

일과 삶에서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지각

Valcoure

(2007)

다양한삶 영역을성공적이고균형있는방법으로조합하는개인의성취
Pichler 

(2009)

 <표 1> 일과 삶의 균형 개념 및 선행연구

 1990년대부터 일과 삶의 균형(WLB)이라는용어가등장 (Lewis, 2009)
 WLB의하위 요인을연구자들이일_성장균형(WLB_G), 일_여가균형(WLB_L), 일_가정균형

(WLB_F)으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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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개념 선행연구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 호의, 소속감, 즐거움, 행복감 등과 같은 감정을 느
끼는정서적애착정도

Kanter (1968)

개인이 정서적 애착을 중심으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관여하며, 조
직의구성원임을즐기는방식으로조직에정감적애착을느끼는강한몰입

Mowday, Porter & 

Steers (1982)

조직과자신을동일시하는감정으로, 조직의가치에자신을연결하고자하는것
O’Reily & Chatman 

(1986)

조직 구성원으로서 조직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 혹은
감정적인일체감을가지는몰입

Allen & Meyer (1991)

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 조직과 동일시, 조직 활동에 전념하고 조직 목표를 달
성하고자하는의지와조직에남으려하는열망

Rhoades et al. (2001)

 <표 2> 조직몰입 개념 및 선행연구

 조직몰입이높은 종사원은심리적안정감을추구하고, 이직의의사가없이 조직에적응하며조직의
종사원으로서자발적으로긍정적인행동을하게되며더 큰 의미의동기부여도하게 됨(정윤호, 심원
술, 2004)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에따르면, 조직에상당한노력과몰입을투자하는사람들은
해당 조직에서시행하는정책에더 긍정적으로반응하고따라서조직차원에서도그 정책적효과를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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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개념 선행연구

조직시민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조직의규범과의무를뛰어넘는행위 Smith et al. (1983)

공식적인보상체계에의하여보상되지는않지만정해진업무이상을
수행함으로써조직이효율적으로기능을수행하는데기여하는행동

Bateman and organ 

(1983)

조직에서직무수행을위해요구되는역할을초월하여개인이나집단, 조직과
상호작용하면서조직의이익을증진시킬의도로행해지는행동

Brief and Motowidlo

(1986)

조직기능의유효성이나효율성을증진시키는매우중요한행동으로, 조직의
공식적보상체계내에서보상되지않지만조직이효과적으로기능함에도움을

주는구성원의자유재량행위
Organ (1988)

강요되지않으며공식적인보상시스템에의해보상되지않는건설적이고
협동적인행동

Organ and Konovsky

(1989)

 <표 3> 조직시민행동 개념 및 선행연구

 조직시민행동을보이는종업원들은오늘날과같이 경쟁적인환경에서조직의이익,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 시장 점유율, 생존자체등 조직에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 있도록자신 본연의임무뿐 아
니라 그 이상의조직 목표 달성에도움이되는 추가적인역할까지자발적으로수행함
(Tepper, 2003). 

 직무수행에있어 기술적요소보다는사회적인측면을강조하는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인간관계를유지하면서결과적으로는해당 조직의성과에장기적인긍정적영향을미침
(Karmambayya,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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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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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연구 가설 (H1, H2, H3, H4)

H1 : 일과삶의균형은조직몰입에영향을미칠것이다.
H1-1 : 일-성장균형은 조직몰입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일-여가균형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일-가족균형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일과삶의균형은조직시민행동에영향을미칠것이다.
H2-1 : 일-성장균형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일-여가균형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 일-가족균형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조직몰입은조직시민행동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H4 : 일과삶의균형은조직몰입을매개로조직시민행동에영향을미칠것이다.
H4-1 : 일-성장균형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 일-여가균형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 일-가족균형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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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자료 수집 :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주간 실시함.

 설문 대상 :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현직 직장인.

 총 600부를배포하여, 538부가회수 (회수율약 89.6%)

 아웃라이어를제거한, 514부의응답지를 실증분석을위한 데이터로 사용함.

 4.2. 연구방법

 가설검증 : 구조방정식, AMOS ver21

 교차분석, 빈도분석 : SPSS ver21

 타당성 검증 :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 : Cronbach’s Alpha, A.V.E., 개념 신뢰도

 매개효과 검증 : Bootst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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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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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가설 검증 결과 (H1, H2, H3)

가설의세부경로 Estimate
Std

estimate
S.E C.R P

H1-1
일-성장균형

→조직몰입
0.297 0.334 0.054 5.494 ***

H1-2
일-여가균형

→조직몰입
-0.112 -0.129 0.062 -1.804 0.071

H1-3
일-가정균형

→조직몰입
0.179 0.169 0.066 2.706 0.007

H2-1
일-성장균형

→조직시민행동
0.144 0.179 0.037 3.875 ***

H2-2
일-여가균형

→조직시민행동
-0.118 -0.15 0.042 -2.8 0.005

H2-3
일-가정균형

→조직시민행동
0.165 0.172 0.045 3.65 ***

H3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0.671 0.740 0.052 12.824 ***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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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매개효과 검증 결과 (H4)

***:p<.001, **:p<.01, *:p<.05

세부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일 - 성장균형

→ 조직시민행동 .343** 0.144*** -

→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 - .199**

일 - 가정균형

→ 조직시민행동 .285** 0.165*** -

→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 - .120**

 Boostraping (매개검증) 결과,

 WLB이 조직몰입을 거쳐 OCB에 미치는 영향력(간접효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199(p<.01)]

 WLB_F역시 조직몰입을 통해 OCB에 미치는 영향력(간접효과)이 유의한 수준[.120(p<.01)]

 따라서 일-성장 균형, 일-가정균형과조직시민행동관계에 있어 조직몰입은매
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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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연구의 요약

 일-성장 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H1-1과 일-가정 균형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H1-2 가설은 지지

 직장생활에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성장과가족에대해 균형이적절하게유지되고있다고
지각할수록조직에대한 충성심이나애착이높아진것을의미함.

 반면 일-여가 영역은 조직몰입에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타남.

 일-여가균형을중요시하는사람들은회사에대한 애사심, 충성심보단 개인의여가시간확보 등
에 보다 중요한가치를두고 있음으로나타나는결과

 일과 삶의 균형 중 일-성장균형, 일-가정균형, 일-여가균형 모두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영향 에 대한 H2-1,H2-2,H2-3 가설은 지지됨.

 이는 일과삶의 균형이애사심에서나오는자발적조직시민행동을유발하는데큰 영향을미친다
고 볼 수 있음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H3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은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
시민행동에미치는 영향력을정(+)적으로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조직에 대
한 애착과충성심이더욱 강하게나타나는것을 확인 할 수 있음.

VI.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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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연구의 시사점

[조직차원]

 조직 구성원의 WLB 요소 중,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할 차원을 선별하는 기준점을 제공
하여, 조직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일과 삶의 균형의 차원가운데 일-여가 균형을 위한 관리적 노력보다는 일을 통한 개인의 성장 가
능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회사가
지지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도 및 조직 시민행동이 증가하는 긍정적이
결과를도출 할 수 있음.

 일과 성장에 대한 균형을 중시하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구성원에게는 일에 대
한 가치감을심어 줌으로써조직에대한 충성심, 애착을강화 시킬수 있음.

VI. 결론 및 시사점

 5.3. 향후 연구 방향

 일과 삶의 균형 변수 중, 유일하게 일-여가 균형 차원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
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추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이다.

 조직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과 삶의 균형의 세부요소를 찾아내어 비교 분석
한 결과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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