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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forensic nursing performance role of 
Emergency Department(ED)  nurse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120 ED nurses from Busan. Data 
were collected during July, 2013 and analyzed using SPSS Win 19.0 program. Result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and forensic interest (r=.29, p=.001), between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and forensic nursing performance role (r=.54, p<.001), and between 
forensic experience and forensic nursing performance role (r=.26, p=.004). Awareness of forensic nursing role 
(β=.50, p<.001) and experience in forensics (β=.24,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forensic nursing 
role performance and explained 35.9% of the variance. Conclusion: To improve forensic experienc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ED nurses to increase their indirect experience. Periodic 
assessment should also be done. Nurses with training assigned to the ED will enhance the forensic nursing rol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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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정보화, 개방화, 산업화, 도시화로 복잡해지

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와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각각 4위, 9위로서 사고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3). 또한 각종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

로 강력범죄는 2002년에 70,018건에서 2011년 248,247건

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 흉악범죄가 2002년 14,896

건에서 2011년 29,248건으로 증가하였다(Supreme Pro-

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1).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형사 재판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무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

화하고 증거 재판주의를 강조하는 등 사법 환경이 변화되

고 있다(Jeong, 2007; Son, 2008). 이러한 변화는 의료 환

경에도 영향을 주어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법의간호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J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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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만 하며 그 상황에서 간호사의 책임 중 필수적인 것은 

법의학적인 증거수집과 보존이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

들은 외상 환자가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운 응급실 상황에

서 증거보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보존에 힘

쓰지 않는다(Peter, 2010). 

미국응급간호사협회(Emergency Nurses Association 

[ENA], 2010)에서는 이미 1998년부터 응급실 간호사의 역

할로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돌봄 뿐 아니라 증거인식, 

수집, 보존을 위한 법의간호학적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

였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법의학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1970년대부터 간호사들에게 법의간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

고 있다(Kent-Wilkinson,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법의간호를 공부하고 법의 간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

는 응급실 간호사가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경찰, 성폭행 기

관과 피해자, 범죄자와 통합간호 내에서 역량을 펼치지 못

하여 법집행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Anderson, 2013). 

응급실 간호사가 법적 증거를 정확히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Abdool & Brysiewicz, 2009). 이러한 이

유로 응급실 간호사는 사법 환경에 대한 의료적 변화와 요

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 중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대한 연

구는 Han과 Hong (2012)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수

행정도와 Jo (2012)의 법의간호학적 수행정도와 역량에 대

한 연구 등이 있을 뿐,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6개월 이상 응급실에 근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와 법의 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법의

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해 봄으로

써, 향후 응급 간호에서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이

기 위한 체계적인 실무 지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 간호학적 역할 수행

에 대해 파악한다.

2)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및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으로 실지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

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Lee, 2008)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 (2007)이 개발한 법의학적 경험 측정도구를 Park 

(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학적으로 마음이 끌리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Lee, 2008)로, Kim (2007)이 개발한 법의학적 관심측정

도구를 Park (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

를 의미한다. 

3)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간호학은 의료 및 법적 논쟁과 관련된 사망, 외상의 

예방과 치료, 과학적 조사, 증거수집과 보존, 분석 등에 있

어서 간호사의 생물학적, 심리 사회학적 교육과 법의과학

의 적용이 혼합된 분야(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

rensic Nurses [IAFN], 2006; Jo, 2012)로, 본 연구에서는 

Han과 Hong(2012)이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

이 임상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4)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Han 

& Hong, 2012)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Han과 Hong 

(2012)이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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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법의간호사의 역할인 외상을 식별, 평가, 문서화하는 기

술과 법적인 시스템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법의간호사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요구가 해결

된 후에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 의료 증거를 제공하고 법

률기관과 합의한다(IAFN, 2013).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법의간호사의 역할을 응급실 간호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법의간호학적 역할을 응급실 간호가가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ENA, 2010).

법의학 간호사는 폭력을 반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

한 자원으로 그들의 역할은 증거를 수집하고 폭력 및 학대 

행위를 저지하여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기소 법정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IAFN, 2013). 법의학 간호

사가 담당하게 되는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는 성폭행, 대인

관계가 있는 폭력, 방치나 의도적인 상해 등과 관련된 문

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훈련된 건강 전문가로부터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Anderson, 2013).

법의응급간호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환자

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간호에 법의간호학적 활동을 더

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가능성을 인지하고 증거수집 및 

보존하는 간호 분야로 정의하였고, 응급실간호사는 피해

자들을 간호하면서 상태에 대해 정확한 기록과 법적 소송 

시 증언을 위해 상황을 재현할 증거가 될 만한 준비를 갖

춤으로써 응급실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ENA, 2010).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외의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의료인

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하여 법의학이나 법의

간호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인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법의학이나 법의간호학에 대

한 연구는 물론 교육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Han & 

Hong, 2012). 

법의간호사는 폭력의 희생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모든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로서 폭행

과 학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

상이 잠재된 환자를 돌보고 사법제도와 증거물 수집에 대

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정에서 의

학적 증언을 제공하고 법적 권리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다(IAFN, 2006).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의학에 대한 

지식을 문항별로 조사한 Park (2011)의 연구에서 ‘흉기에 

의한 자상 환자에 대한 처치로 가위로 옷을 자른 후 응급처

치를 한다’가 71.1%, ‘옷을 제거하지 않은 채 출혈이 심한 

부위에 응급처치를 한다’가 15.2%로 나타나 간호사가 응

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으나 실행에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법의간호학적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하였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Ilçe, Yildiz, Baysal, 

Ozdoğan과 Taş (2010)의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90.9%

가 법의학적 상황에 노출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증거보

존과 보호에서 충분한 지식이나 수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

구에서도 법의학적 경험이 5점 만점에 1.89점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 범죄나 사고현장에 접근하는 사람이 법의학적 지

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범죄현장의 응급환자의 의복이나 

신체에 남아 있을 증거를 사건해결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훼손함으로써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다. 응급실에 근무하

는 간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의학적 지

식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법의학적 교

육을 받아 본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Park, 2011). 미국

에서는 법의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의학 경험과 관련하여 

정신, 아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펼치고 있는데(Finn, 

2011),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11)

의 연구에서 법의학 관련 관심도는 5점 만점에 평균이 3.10

점으로 대체로 법의학적 관심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법의

학 관련 관심도는 외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미국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의학 관심을 알아보

는 연구(Roberti, 2004)가 시행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법

의학 경제의 관심도에 대한 연구(Boyd & Ireland, 2008)가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는 법의학과 법

의간호학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의간호학은 간호학의 새로운 전문분야로 1992년 국

제법의간호사연합이 결성된 이래 국제적으로 법의학의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법의 간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

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제법의 간호사연합에

는 24개국 3,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IAFN, 

2006). 외국의 경우 법의 간호사는 법적 상황 속에서 효율

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문보건인력으로서 인정받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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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 학대, 응급외상을 입은 여러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법의교정간호사(Forensic 

Correctional Nurse), 법의간호상담자(Forensic Legal 

Nurse Consultant), 성폭력간호검사원(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SANE]), 법의간호사망조사관(Forensic 

Nurse Death Investigator), 법의정신간호사(Forensic 

Psychiatric Nurse), 법의임상간호사(Clinical Forensic 

Nurse), 증언전문가(Expert Medical Witness), 법의간호

교육자(Forensic Nurse Educator), 법의노인간호사(Fo-

rensic Gerontology Nurse)로서 여러 세부분야에서 활동

을 하고 있다(Martin, 2009). 

법의간호학적 수행에서 간호기록은 의료과오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로써 임상간호

사들이 기록한 간호정보조사지, 간호처치 기록지, 간호일

지 기록을 제시하였다(Kim & Yi, 2011). 

Lee (2006)는 법의학을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법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행

정적, 재정적 지원이 학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

의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의 간

호사를 전문 간호영역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Ledray (2010)는 모든 증거물 채취 및 수집 이전에 본인과 

증거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도

구나 범행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은 따로 분리하여 각각의 

박스나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는 외상환자를 다루는 첫 번째 간호사로서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법의학, 법의간호학

에 관심을 가지고 인지하여 경험을 토대로 법의간호학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미흡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으로 외상환자의 법적 증거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Jo (2012)의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수행정도는 높은 반면 법의간호학적 지식정도는 낮게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가 간호기록을 작

성 하는데 병원 내부의 작성 양식과 그에 대한 일상적인 

기록, 응급실 간호사가 갖추고 있는 법의학적 직무인지도

나 지식부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응급실 

간호사는 임상적, 법의학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첫 번째 의료진으로 정확하

고 객관적인 건강사정은 물론 법적증거 자료의 수집, 전문

적인 법적증언과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법률적, 간호학

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의학적 역할인

지와 지식이 없다면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이 제대로 되

지 않아 법의학적 상황해결의 중요한 증거를 놓치게 될 수 

있다(ENA, 2010). 그러므로 간호사는 치료행위 이외에 범

죄사건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 법

의간호학적, 법에 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학적 관심도 관계에서 Park 

(2011)은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학 관련 관심도와의 상관

관계를 알아 본 결과 법의학 경험을 하든, 하지 못하든 상

관없이 법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응급실 간호사는 간호수행이 증거

가 되고 관련자가 증인이 되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처

하기 위하여 법의간호학적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

구자는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파악하고 법의간호

학적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해 봄으로써 응

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여 법적 소송

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권역응급의료센

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200병 이상의 지역응

급의료기관 7개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응급실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

부한 후 회수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analysis 3.1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변수(법의간

호학적 역할인지,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을 

95%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119명이 나왔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산출결과보다 많은 1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45부의 설문지 중 132부(회수율 91.0%)가 회수되었으

며 132부 중 기록 누락 등 문제로 12부를 제외하여 1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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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였으

며, 연구자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2-10411024 

AB-N-01-20130618-HR-002-02)받은 후 해당병원의 간호

부나 응급실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한 후 협조를 구한 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

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 후 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 9문

항, 법의학적 경험 9문항, 법의학적 관심도 7문항, 법의간

호학적 역할인지 24문항,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2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1) 법의학적 경험

Kim (2007)이 응급 구조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법의학적 

경험 측정도구를 Park (2011)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임상에 있는 동안의 경

험이 ‘전혀 없었다’ 1점, ‘조금 있었다 1~2회’ 2점, ‘보통이다 

3~5회’ 3점, ‘많이 있었다 6~9회’ 4점, ‘매우 많았다 10회 이

상’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학적 경험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78, Park(2011)이 수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2이었다.

2) 법의학적 관심도

Kim (2007)이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법의학적 

관심 측정도구를 Park (2011)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법의학과 

관련하여 관심이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87, Park(2011)이 수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0이었다.

3)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Han과 Hong (2012)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

한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부요인으로 기록 6문항, 

간호활동 2문항, 인식 6문항, 증거보존 7문항, 연락 3 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록요인은 ‘응급실 간호사

는 성폭력 사건이나 폭행, 사망사건 등의 간호기록 시 향

후 법적 증언을 요청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외상환자의 경우 상처의 

위치, 모양, 크기, 수, 깊이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DOA(Death on arrival)로 도착하는 환

자에게 보호자가 말하는 사망시간과 시체 경직의 정도 등

을 비교하여 미심쩍은 부분을 인식하여 보고해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호활동요인은 ‘응급실간

호사는 몸에 특정한 모양을 갖는 멍이나 찰과상이 있을 경

우, 사진 촬영을 하여 보존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습득한 소지품을 하나씩 지정

된 봉투에 담아서 보관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인식요인은 ‘응급실 간호사는 부득이하게 의복을 잘

라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칼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는 곳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피해서 잘라 내야한다.’, ‘응

급실 간호사는 두개강 내 출혈 시 발생기전을 인식하여 보

고해야 한다. (예: 외상성 vs 비외상성)’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고, 증거보존 요인은 ‘응급실 간호사는 위세척 시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액 일부를 보관해야 한

다.’, ‘응급실 간호사는 의사(hanging)로 DOA환자 내원 

시, 목맴의 종류 등을 구분하여 보호자들의 진술 내용과 

다른 미심쩍은 부분을 인식하여 보고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이나 폭행 등

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위세척 시 양상을 기록해야 한다.’ 등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연락요인은 ‘응급실 간호사는 학대의 징후

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성

폭력 의심자로부터 신체에 남아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보

존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대체로 필요

하지 않다’ 2점, ‘대체로 필요하다’ 3점, ‘필요하다’ 4점으

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과 Hong

(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94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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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Han과 Hong (2012)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

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기록 6문항, 간호활동 2문항, 인식 

6문항, 증거보존 7문항, 연락 3 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이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법의간호학과 관

련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안 한

다’ 1점에서 ‘항상 한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Han과 Hong (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4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학적 경험, 법의

간호학적 역할인지 및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관심

도, 법의학적 경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30.73±18.98세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 78.3%, 기혼 및 

기타가 21.7%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및 기타 55.8%, 불

교 24.2%, 기독교 11.7%, 천주교 8.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70.8%, 대학교 졸업17.5%, 석

사이상 11.7% 순으로 나타났다. 현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90.8%, 책임 간호사 4.2%, 수간호사 5%로 일반간호사가 

대부분이었다. 임상경력은 평균 71.98±65.25개월로 5년 

미만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응급실 경력은 평균 

47.10±35.65개월로 1/2~5년 미만의 응급실 경력 간호사

가 가장 많았다. 법의 간호사 인지정도는 전혀 모른다가 

53.3%, 약간 알고 있다 41.7%, 대부분 알고 있다 3.3%, 정

확히 알고 있다 1.7%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2.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

간호학적 역할인지 및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

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법의학적 경험의 평균평점은 2.26 

±0.87점이며, 법의학적 관심도의 평균평점은 3.40±0.63

점으로 나타났다.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정도는 총 4점 만

점에 평균평점이 3.24±0.3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요인

인 기록이 평균 평점이 3.42±0.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간호활동 3.33±0.46점, 증거보존 3.18±0.49점, 인식 

3.16±0.47점, 연락 3.10±0.52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본 연구대상자들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정

도는 총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71±0.49점이었으며, 하

부요인 기록이 평균 평점이 2.97±0.48점, 간호 활동 2.88 

±0.52점, 증거보존은 2.63±0.59점, 인식은 2.62± 0.60점, 

연락은 2.47±0.66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

간호학적 역할 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간의 상관

관계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 법의

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간의 상관

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간호학

적 역할수행은 순상관관계(r=.26, p=.004)를 나타냈다. 법

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은 순상

관관계(r=.54, p<.001)를 나타냈다. 

4.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의 영향요인

응급실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수행정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

호학적 법의학적 경험, 관심도 및 역할의 인지정도를 독립

변수로,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정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

ion analysis)에서 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이 1.850으로 자기상관이 없고,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0.208에서 0.907로 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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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s) 20~29

30~39

≥40

80

30

9

67.5

25.0

 7.5

Mean±SD   30.73±18.98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Etc

94

26

78.3

21.7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None/others

14

10

29

67

11.7

 8.3

24.2

55.8

Education Junior college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Graduate school graduation 

85

21

 14

70.8

17.5

11.7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109

5

6

90.8

4.2

5.0

Clinical experience (years) <1/2~5

<5~10

≥10

66

39

15

  55.0  

32.5

 12.5

Mean±SD   71.98±65.25

Clinical career in emergency 

department (years)

<1/2~5

≥5

82

38

  68.3  

31.7

Mean±SD   47.10±35.65

Awareness degree of forensic 

nurse

Nat at all

Few

Mostly

Confidently

64

50

4

2

53.3

41.7

3.3

1.7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 =120) 

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ence Inflation: VIF) 

값이 1.102에서 4.813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학적 경험, 법의

학적 관심도,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인지정도 변인들이 법

의간호학적 역할의 수행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R2=.359, F=5.500, p<.001)로 95% 신뢰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t=5.858, p<.001)와 법의학적 경

험(t=3.00, p=.004)이었으며, 전체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총 35.9%이었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 4점 만점에 각각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

의 연락 항목이 평균 3.10점,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의 연

락 항목이 평균 2.4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Han과 Hong (2012)의 연구에서 법의간호

학적 역할인지의 연락 항목이 4점 만점에 평균 3.10점, 법

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의 연락 항목이 평균 2.13점으로 나

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사

가 법적사례의 증거물을 수집, 보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

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른 의료인이나 관할 경찰관 및 

기타 법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과 연락하는 법의간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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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SD

Forensic experience 2.26±0.87

Forensic interest 3.40±0.63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3.24±0.39

Documentation 3.42±0.41

Nursing care activity 3.33±0.46

Awareness 3.16±0.47

Preservation of evidence 3.18±0.49

Contact 3.10±0.52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2.71±0.49

Documentation 2.97±0.48

Nursing care activity 2.88±0.52

Awareness 2.62±0.60

Preservation of evidence 2.63±0.59

Contact 2.47±0.66

Table 2.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Forensic Experience, Forensic Interest and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N=120) 

Predictors B S.E β t p

Constant  .273  .434  0.628  .531

Position*  .110  .139  .106  0.791  .430

Age (years) -.090  .099 -.115 -0.908  .366

Clinical experience in emergency department (month) -.018  .110 -.018 -0.168  .867

Awareness of forensic nursing role  .632  .108  .502  5.858 p<.001

Forensic experience  .140  .046  .249  3.006 p<.001

Forensic interest  .036  .065  .046  0.558  .578

Adj R2=.359, F=5.500, p<.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N =120)

Variable
Awareness of forensic 

nursing role
Forensic experience Forensic interest 

Fornsic experience .07 (.447)

Forensic interest .29 (.001) .02 (.843)

Performance of the forensic nursing role  .54 (<.001) .26 (.004) .17 (.063)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 =120)

역할을 적게 인지하고 수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Anderson (2013)은 임상 법의간호를 공부하고 법의 

간호에 대한 지식 탐험의 경험이 있는 응급 간호사가 아직

도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경찰, 성폭행 기관과 피해자, 범

죄자와 통합간호 내에서 역량을 펼치지 못하여 법정 절차

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 중 

연락으로 연계가 끝까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거

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결과에서 대상

자들이 법의학적 증거수집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을 때 신고를 해야 할 

곳이나 경찰 등에 연락을 해야 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

로 연락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응급 환자를 한꺼번에 간호하는 업무과다 부담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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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각 의료기관은 사정에 맞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법의간

호학 교육 과정을 밟은 법의간호사를 응급실에 배치하거

나 일반 간호 인력을 보강하여 법의학과 법의간호학을 교

육시켜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법적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을 안 하거나 놓쳐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

로 본다. 그리고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해야 할 사

람 즉, 다른 의료인이나 관할 경찰관, 기타 법 관련 사람과 

신고해야 할 기관 등의 정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매뉴얼로 

만들어 응급실 간호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은 5점 만점

에 평균 2.26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 간호

사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에서도 법의학적 경험

이 5점 만점에 평균 1.89점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법의학적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음으로 비교 할 수 있는 연구가 

미흡한데, 영국에서는 법의학 경험과 관련하여 법의학 전

문 정신교육 및 훈련까지 연구된 상태이다(Sebastian, 

2012). 이에 우리는 조금 더 활발하게 법의학, 법의간호학

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의학, 법의간호학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관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2011)의 연구에

서 법의학적 경험이 5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난 결

과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이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

학적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의학적 관심도에 대한 선

행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얻

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Gaffney (2005)는 법의학과 법의간호학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디어를 통해 법의학과 

법의간호학을 널리 알려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에 대한 인

지를 높여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 법의학적 관심도,법의

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

학적 관심도는 순상관관계를 나타내, 법의학적 관심도가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법의학적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관심을 가지게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후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지

침을 만들어 행하게 함으로써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를 

높여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와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

는데, 이는 Han과 Hong (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Harris (2013)는 법의학, 법의간호학 관련 전문 지

식의 격차는 산업 재해 및 사망 등의 외상의 법정 평가에

서 사건 해결 방향에 중요한 결과를 낳게 한다고 하였다. 

Mason, Phipps와 Melling (2011)은 법적인 소송으로 될 

수 있는 법의간호학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간호사들의 지

식부족으로 인하여 법의 간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와 결부하여 법의간호

학적 역할 인식에 힘을 쓰고 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평가

를 반복하여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학적 경험과 법의간호학적 역

할 수행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법의학적 경험

이 높으면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각 의료기관의 환경에 맞게 법의학과 

법의간호학과 관련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 훈

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기술과 대

처 방법이 숙련되어 일의 효율성이 높아져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

에서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 법의학적 경험 순으로 법의

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35.9%로 나타났다. 이는 Jo

(2012)의 연구에서는 법의간호학적 역량이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Han과 

Hong (2012)의 연구에서는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가 영

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Jo (2012)의 연구에서는 법의 간호학적 지식과 태

도가 높을수록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이 높아진다고 주

장하였고,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비해 법의간호학적 

지식과 태도가 낮은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직무역량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의간

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법의간호학적 역할인

지를 확고히 하고 법의학적 경험도 높여야한다. 또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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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간호학적 역할인지를 높이기 위하여 법의간호사 영역 

또한 활성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간호계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법의간호학적 역할과 관련

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

아야 하며, 법의학적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의료기관의 

사정에 맞게 교육과 훈련하는 날을 정하여 간호사를 대상

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법의간호학 책과 임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함께 

다루어 주로 접하게 되는 외상환자, 성폭력・학대 피해 의

심 환자, DOA환자, 교통사고 환자, 자살의심 환자 등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록, 간호활동, 인지, 증거보존, 연락

으로 나누어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면서 함

께 주기적으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에 미

치는 영향 요인은 법의간호학적 역할 인지와 법의학적 경

험으로 규명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응급실 간호사의 법

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를 높이기 하기 위하여 

국민, 구체적으로 정계나 법계 입안자, 간호계에 대중매체, 

강의 등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의학적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의 사정에 맞게 교육

과 훈련하는 날을 정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접적인 경

험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훈련된 간호

사를 응급실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능률과 효율로 

법의간호학적 역할의 수행을 높여 사법 환경에 대한 의료

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

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수로 법의간호학적 

역할인지와 법의학적 경험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응

급실 간호사의 법의간호학적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

한 전략 마련에 이들 변수를 활용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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