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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knowledge and education regarding basic life 

support (BLS) among scuba divers.

Methods: Data collected from 125 scuba divers in Jeju-do were subjected to frequency, t-test, ANOVA, 

and Chi-square analyses using the SPSS 18.0 program. 

Results: 42.1% of the subjects was trained BLS for more than an hour less than 4 hours, and 52.6% of 

the subjects was trained BLS for less than 3 months in scuba diving institutio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competence for perform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during BLS educ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age further regarding the necessity of BLS education,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with respect to age, job, academic background, monthly income, and 

participation period of scuba divers. The divers wished to lear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72.8%), 

medical first aid (8.0%), and measures to be taken in cases of trauma (8.0%). The knowledge score for 

BLS among scuba div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gender, age, marital status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scuba d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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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도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긴장, 

스트레스, 과식, 과음, 흡연은 물론 비활동적인 생

활습관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

려는 욕구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육체적 활

동을 동반하는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1]. 

특히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체험 지향적인 레저

스포츠는 우리사회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

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3,00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어 해양스포츠의 접근

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정부는 국

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로 육상, 수상, 항공 

분야 등 60여 종목에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

하고 있으며, 1만 5천여 레저산업에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수상 레저스포츠(요트, 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등) 수요는 2000년 1,574,000명에서 2010년도에

는 6,368,000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4배로 증가

하였고 이중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해외 다이빙 여

행인구는 연간 약 60,000명 정도로 다른 수상 레

저스포츠인 요트, 모터보트보다 경비가 적게 들고 

이동이 쉽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3]. 

스킨스쿠버는 스쿠버다이빙의 합성어로 간단한 

보조 용구만 사용하는 스킨다이빙과 수중호흡기를 

몸에 부착하는 스쿠버다이빙을 말하며, 물속에 잠

수하는 일 또는 육상이나 수면으로부터 공기를 공

급받지 않은 상태로 압축공기통이나 호흡기를 착

용하고 수중에서 자유로이 호흡하면서 이동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4]. 2011년 우리나라 신규 

다이버 배출 인구는 20,988명으로[5], 많은 인구

가 배출되고 있으며 많은 인기와 함께 다양한 사

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스쿠버 다이버 연간 사망자 수

는 8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7명, 한국 14명

이며, 인구 1만 명당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0.56명, 

미국이 0.27명 그리고 일본이 0.17명이었다. 따라

서 국내 스쿠버 다이버의 사망률은 미국의 2.2배, 

일본의 2.8배 수준으로 볼 수 있다[6]. 스쿠버다이

빙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높은 이산화탄

소와 산소 중독, 질소마취 및 감압병으로 인하여 

수중에서 의식을 잃어 익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7], 우리나라에서 스쿠버다이빙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통계를 정

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2006년도에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으로 발생한 감압병 치료를 

받은 다이버는 250여 명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474

명보다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8].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

을 수 없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특성상 스쿠버 다이

버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조치를 하는 사람은 동

호인 동료 34.0%, 강사 39.3%, 본인 스스로 

25.9% 등이 비교적 많은 빈도를 보이며, 병원에 

간다는 응답은 0.8%에 그쳤다[9]. 이렇듯 응급상

황 발생 시 다이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결국 

서로에게 중요한 응급처치 제공자가 될 수밖에 없

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실정상 개인 스스로의 응급

상황 대처능력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인명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기본인명구조술 BLS(Basic life support)는 심

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었

을 때 인위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산

소공급을 유지시켜서 악화 및 불구를 방지하고 사

망을 예방하는 술기를 말한다. 응급 사고 발생 시 

기본인명구조술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해서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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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고, 호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공기 

호흡 및 산소제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사망

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0].

이러한 기본인명구조술 지식과 교육에 대한 연

구는 의료인[11,12], 경찰[13], 보건교사[14], 항공

기 승무원[15]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며, 스쿠버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에 대한 

연구는 Park[16]과 Kang[17]의 연구가 있지만, 기

본인명구조술 교육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을 대상

으로 기본인명구조술의 교육실태와 지식수준을 파

악하여,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기본인명구조술

에 대한 교육실태와 지식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하여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제주도 지역의 다이빙 리조트

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한 

스쿠버다이버 회원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대상자에게 윤리적인 고려를 위하여 충분히 연

구의 목적과 취지를 전달하여 동의를 구한 후 참

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9월 30

일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총 16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5부를 제외한 125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인구학적 특성 6

문항(성별, 연령, 결혼, 직업, 학력, 월수입)과 스

쿠버특성 5문항(참여기간, 참여빈도, 교육기관, 다

이빙등급)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인명구

조술(BLS) 교육실태에 따른 도구들은 Oh[18], 

Lee[19], Park[20], Choi 등[21]의 문헌을 토대로 

하여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본인명구조

술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Oh[18], Lee[19]의 문

헌을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스쿠버다이버 강사 

5인의 자문을 통해 수정한  6개 영역, 즉 심정지 환

자에 대한 구조자의 행동요령 16문항, 인공호흡 방

법 6문항, 가슴압박 방법 6문항, 소아 및 영아 심폐

소생술 방법 5문항,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 5문

항,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2문항으로 총 4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기본인명구조술 

지식 정도는 Likert 5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1

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

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5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증명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스쿠버다이버

들의 기본인명구조술(BLS) 교육실태와 지식정도

는 (Chi-square) 검증과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0로 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

가 이루어져 스쿠버다이버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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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ender
Male 70 (56.0)

Female 55 (44.0)

Age (year)

<30 61 (48.8)

30∼40 42 (33.6)

≥40 22 (17.6)

Marrige
No 77 (61.6)

Yes 48 (38.4)

Occupation 

Self-employed 12 ( 9.6)

Sales or services 23 (18.4)

Technical or 
production worker

22 (17.6)

Office or 
management worker

10 ( 8.0)

Professional or free 
worker

18 (14.4)

Housewife 4 ( 3.2)

Student 34 (27.2)

Others 2 ( 1.6)

Academic 
career

High school graduate 25 (20.0)

University graduate 88 (70.4)

≥Graduate school 12 ( 9.6)

Monthly 
income
(10,000 
won)

Less than 50 20 (16.0)

50~100 6 ( 4.8)

100~150 17 (13.6)

150~200 34 (27.2)

200~250 32 (25.6)

250~300 4 ( 3.2)

More than 300 12 ( 9.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5)

는데 한계가 있으며, 추후 다양한 지역과 경력을 

갖춘 스쿠버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 125명 중 성별로는 남자가 70명으로 

56.0%였으며, 여자는 55명으로 44.0%였다. 연령

별로는 30세 미만이 48.8%, 30~40세 미만이 

33.6%, 40세 이상 17.6%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

부는 미혼이 77명으로 61.6%였으며, 기혼은 48명

으로 38.4%였다. 직업은 학생이 27.2%, 판매나 서

비스업이 18.4%, 기능직 또는 생산직이 17.6%, 전

문 또는 자유직이 14.4%, 사무, 관리직이 8.0% 순

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70.4%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고졸 20.0%, 대학원 이상 9.6% 

순이었다. 월평균 수입별로는 150~200만원 미만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200~250만원 미만 

25.6%, 50만원 미만 16.0%, 100~150만원 미만 

13.6%, 350만원 이상 9.6%, 50~100만원 미만 

4.8%, 250~350만원 미만 3.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스쿠버다이빙 경력

1) 스쿠버다이빙 참여기간 및 월 참여횟수

스쿠버다이버들의 스쿠버다이빙 경력은 1~2년 

미만 참여한 스쿠버다이버가 52.0%로 가장 많았

으며, 1년 미만 33.6%, 2년 이상 14.4% 순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들의 스쿠버다이빙 월 참여횟수는 

스쿠버다이빙에 월 3회 참여한 스쿠버다이버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월 2회 12.8%, 월 5회 

12.0%, 월 4회 11.2%, 월 6회 이상 8.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기본인명구조술(BLS) 교육실태 

1)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교육

(1)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경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스쿠버다이버가 6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스쿠버다이버가(p<.010),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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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Yes Total    (df) p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28 (40.0) 70 (56.0)

6.93 (1) .008
Female 10 (18.2) 55 (44.0)

Age (year)

<30 26 (42.6) 61 (48.8)

9.89 (2) .00730∼40 10 (23.8) 42 (33.6)

≥40 2 ( 9.1) 22 (17.6)

Marraige
No 30 (39.0) 77 (61.6)

6.95 (1) .008
Yes 8 (16.7) 48 (38.4)

Occupation 
Yes 26 (29.9) 87 (69.6)

0.04 (1) .850
No 12 (31.6) 38 (30.4)

Academic career
High school graduate 6 (24.0) 25 (20.0)

0.61 (1) .437
≥High school graduate 32 (32.0) 100 (80.0)

Monthly income
(10,000 won)

less than 150 12 (27.9) 43 (34.4)

5.62 (2) .060150∼200 6 (17.6) 34 (27.2)

More than 200 20 (41.7) 48 (38.4)

Participation 
in scuba 
diving

Participation 
period

<1 year 18 (42.9) 42 (33.6)
4.64 (1) .031

≥1 year 20 (24.1) 83 (66.4)

Participation 
frequency (month)

Less than 2 times 12 (50.0) 24 (19.2)

17.90 (2) .0003 times 8 (12.9) 62 (49.6)

More than 4 times 18 (46.2) 39 (31.2)

Diving grade

Open water diver 
(Beginner)

24 (32.4) 74 (59.2)

0.35 (1) .552Advanced diver 
(Intermediate) 
more than

14 (27.5) 51 (40.8)

Total 38 (30.4) 125 (100.0)

Table 2. Education experience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N=125)

적은 스쿠버다이버일수록(p<.010), 미혼인 스쿠

버다이버가 교육 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p

<.010). 또한 스쿠버다이버 참여기간별로는 1년 

미만 참여한 스쿠버다이버가(p<.050), 스쿠버다

이버 참여빈도별로는 월 2회 이하 참여하는 스쿠

버다이버가 다른 스쿠버다이버보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스쿠버다이버들의 심폐소생술 교

육경험의 여부는 <Table 2>와 같다.

(2) 기본인명구조술(BLS) 교육 기간 및 교육을 

받은 기관

기본인명구조술 교육기간은 3개월 미만 받은 

스쿠버다이버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3~6개

월 미만 21.1%, 6개월~1년 미만 15.8%, 1~2년 미

만 10.5%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시간은 1~4시간 미만 받은 스쿠버다이버가 42.1%

로 가장 많았으며, 10시간 이상 21.1%, 4~6시간 

미만 15.8%, 1시간 미만 10.5%, 6~8시간 미만과 

8~10시간 미만 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받은 기관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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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Training 
period 

Less than 3 months 20 (52.6)

3~<6 months 8 (21.1)

0.5~1 year 6 (15.8)

0.5~2 years 4 (10.5)

More than 2 years - -

Education 
time

Less than 1 hour 4 (10.5)

1~<4 hours 16 (42.1)

4~<6 hours 6 (15.8)

6~<8 hours 2 ( 5.3)

8~10 hours 2 ( 5.3)

More than 10 hours 8 (21.1)

Education 
institutions
 (Multiple 
 answers)

Scuba institutions 
(belong to)

18 (36.0)

Army 6 (12.0)

Korea First aid & 
CPR* Association

4 ( 8.0)

Korean Red Cross 2 ( 4.0)

Korean Associati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 ( 4.0)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 
(1339)/Fire station 
(119)

4 ( 8.0)

Others 14 (28.0)

38 (100.0)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3. Education condition of basic life 
support(BLS)   

이 소속된 스쿠버교육기관에서 받은 스쿠버다이버

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28.0%, 군대 

12.0%,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8.0%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3>. 

2) 기본인명구조술(BLS) 실시 능력

스쿠버다이버들의 기본인명구조술(BLS) 실시 

능력은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06으로, 스쿠

버다이버들은 기본인명구조술(BLS) 중 심폐소생

술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실시 능력이 높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스쿠버다이버(p<.001)가, 연령

이 적은 다이버일수록 실시 능력이 높았다(p

<.050)<Table 4>.

3)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필요성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43점으로, 스쿠

버다이버들은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기본인명구조술 교

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50).

직업별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기본인명구조

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0).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p<.050). 

월평균 수입별로는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기

본인명구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월평균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10).

스쿠버다이버 참여기간별로는 1년 이상 참여한 

다이버가 1년 미만보다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0). 

4) 희망하는 교육 내용

스쿠버다이버들이 희망하는 교육 내용은 심폐

소생술 교육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내과적 응급처치와 외상에 대한 응급처치 8.0%, 

약물중독, 교상, 알콜중독에 대한 처지 6.4%, 기

타 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p<.050), 연령에 따라(p<.050), 

결혼 여부에 따라(p<.050) 희망하는 교육에 차이

가 있었으며, 월평균 수입별로는 150~200만원 미

만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선호하였고, 200만원 이

상은 외상에 대한 처치 교육을 많이 희망하였다(p

<.010). 스쿠버다이버 참여기간 별로는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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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erformance ability Education needs

Mean±SD t (F) p Mean±SD t (F) p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3.43±1.08

5.01 .000
4.43±0.84

-0.05 .957
Female 2.60±0.76 4.44±0.74

Age (year)

<30 3.26±1.17

4.06 .020

4.26±0.85

4.25 .01630∼40 3.05±0.96 4.48±0.80

≥40 2.55±0.51 4.82±0.39

Marriage
No 3.10±1.13

0.58 .566
4.34±0.90

-1.86 .065
Yes 3.00±0.88 4.58±0.58

Occupation 
Yes 3.02±1.08

-0.67 .506
4.57±0.69

2.81 .007
No 3.16±0.95 4.11±0.92

Academic 
career

High school graduate 2.76±1.13
-1.65 .102

4.00±1.08
-2.39 .024

≥High school graduate 3.14±1.01 4.54±0.67

Monthly 
income
(10,000
won)

less than 150 3.00±1.05

0.78 .460

4.14±0.89

4.85 .009150∼200 2.94±0.65 4.53±0.79

More than 200 3.21±1.24 4.63±0.64

Participation 
in scuba 
diving

Period
Less than 1 year 3.14±1.18

0.56 .575
4.14±0.95

-2.66 .010
More than 1 year 3.02±0.96 4.58±0.66

Frequency
(month)

Less than 2 times 3.17±1.24

0.53 .592

4.17±1.17

2.64 .0753 times 2.97±0.75 4.58±0.62

More than 4 times 3.15±1.29 4.36±0.74

Grade

Open water diver 
(Beginner)

3.11±1.01

0.57 .569

4.35±0.85

-1.42 .159
Advanced diver (Inter‒
mediate) more than

3.00±1.08 4.55±0.70

Total 3.06±1.04 4.43±0.80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LS: Basic life support

Table 4. Performance ability and education needs of CPR* in BLS†                   (N=125)

참여한 스쿠버다이버가 외상에 대한 처치 교육을 

많이 희망하였고, 1년 이상 참여한 경우 심폐소생

술 교육을 선호하였고,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스쿠버다이버 참여기간별로는 월 2회 이하의 경

우는 외상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월 3회 이상의 

경우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선호하였다(p<.001).

4. 기본인명구조술(BLS) 지식

1) 기본인명구조술(BLS) 지식 수준

스쿠버다이버들의 기본인명구조술(BLS) 지식 

점수는 <Table 6>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이 2.68점이었다. 기본인명구조술(BLS) 지식 중

에는 ‘인공호흡 방법을 알고 있다’는 3.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생명의 사슬 5단계를 

알고 있다’는 2.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

다. 또한 영역별로는 인공호흡법과 가슴압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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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CPR*

Medical 
First aid
(Diabetes, 
stroke, 
acute 

abdominal 
symptoms)

Drug 
Intoxication, 

bite, 
treatment 

for 
alcoholism

First aid 
for 

trauma 
(fractures 

and 
bandage 
method)

Others Total   
(df) 

p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44 (62.9) 6 ( 8.6) 8 (11.4) 8 (11.4) 4 ( 5.7) 70 (56.0)  11.13

 (4)
 .025

Female 47 (85.5) 4 ( 7.3) - 2 ( 3.6) 2 ( 3.6) 55 (44.0)

Age (year)

<30 35 (57.4) 8 (13.1) 6 ( 9.8) 6 ( 9.8) 6 ( 9.8) 61 (48.8)
 20.06
 (8)

 .01030∼40 34 (81.0) 2 ( 4.8) 2 ( 4.8) 4 ( 9.5) - 42 (33.6)

≥40 22 (100) - - - - 22 (17.6)

Marrige
No 49 (63.6) 6 ( 7.8) 6 ( 7.8) 10 (13.0) 6 ( 7.8) 77 (61.6)  12.91

 (4)
 .012

Yes 42 (87.5) 4 ( 8.3) 2 ( 4.2) - - 48 (38.4)

Occupation 
Yes 67 (77.0) 6 ( 6.9) 6 ( 6.9) 6 ( 6.9) 2 ( 2.3) 87 (69.6)  5.41

 (4)
 .248

No 24 (63.2) 4 (10.5) 2 ( 5.3) 4 (10.5) 4 (10.5) 38 (30.4)

Academic 
career

High school 
graduate

19 (76.0) 4 (16.0) - 2 ( 8.0) - 25 (20.0)
 6.04
 (4)

 .196
≥High school 
graduate

72 (72.0) 6 ( 6.0) 8 ( 8.0) 8 ( 8.0) 6 ( 6.0) 100 (80.0)

Monthly 
income
(10,000 
won)

less than 150 31 (72.1) 4 ( 9.3) 2 ( 4.7) 2 ( 4.7) 4 ( 9.3) 43 (34.4)

 20.28
 (8)

 .009150∼200 32 (94.1) 2 ( 5.9) - - - 34 (27.2)

More than 200 28 (58.3) 4 ( 8.3) 6 (12.5) 8 (16.7) 2 ( 4.2) 48 (38.4)

Participation in 
scuba diving

Period

Less than 
1 year

24 (57.1) 8 (19.0) - 6 (14.3) 4 ( 9.5) 42 (33.6)
 21.89
 (4)

 .000
More than 
1 year

67 (80.7) 2 ( 2.4) 8 ( 9.6) 4 ( 4.8) 2 ( 2.4) 83 (66.4)

Frequency
(month)

Less than 
2 times

12 (50.0) 4 (16.7) 2 ( 8.3) 6 (25.0) - 24 (19.2)

 32.44
 (8)

 .0003 times 54 (87.1) 2 ( 3.2) 4 ( 6.5) 2 ( 3.2) - 62 (49.6)

More than 
4 times 

25 (64.1) 4 (10.3) 2 ( 5.1) 2 ( 5.1) 6 (15.4) 39 (31.2)

Diving
grade

Open water 
diver 
(Beginner)

50 (67.6) 8 (10.8) 4 ( 5.4) 8 (10.8) 4 ( 5.4) 74 (59.2)

 4.68
 (4)

 .321
Advanced diver 
(Intermediate) 
more than

41 (80.4) 2 ( 3.9) 4 ( 7.8) 2 ( 3.9) 2 ( 3.9) 51 (40.8)

Total 91 (72.8) 10 ( 8.0) 8 ( 6.4) 10 ( 8.0) 6 ( 4.8) 125 (100)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5. Desired education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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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Category 1: Rescue of behavioral guidelines 2.66±0.21

Know the clinical death 2.85±1.13

Know the biological death 2.90±1.14

Know the method of checking consciousness 2.99±1.11

Know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dult) 2.94±1.12

Know how to request for rescue  2.99±1.10

Know correction of posture (log rolling) 2.70±1.17

Know the recovery position 2.69±1.04

Know the prop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method according to age 
(adults or children or infants) 2.48±1.01

Know the good samaritan law 2.53±1.15

Know how to perform the CPR* of 2010 American Heart Association  2.56±1.06

Know the difference between CPR* of the general person and healthcare 2.53±1.09

Know the 5 steps of chain of survival 2.37±0.97

Know the parts of the body first to damage during cardiac arrest 2.69±1.17

Know the thoracic pump theory 2.38±0.96

Know the cardiac pump theory 2.42±0.96

Know when to apply CPR* 2.61±1.02

Category 2: Ventilation 2.79±0.20

Know head-tilt chin-lift maneuver 2.83±1.20

Know artificial ventilation 3.02±1.15

Know mouth to mouth ventilation 2.96±1.19

Know mouth to nose ventilation 2.86±1.12

Know how to use a pocket face mask 2.64±1.12

Know the complications caused by artificial respiration 2.43±0.98

Category 3: Chest compressions 2.72±0.12

Know the chest compressions 2.83±1.18

Know the depth of chest compressions (adult CPR*) 2.75±1.16

Know the proper position of chest compressions (adult) 2.82±1.15

Know the rate of chest compression per minute 2.78±1.14

Know how to revaluate after chest compression 2.62±1.10

Know the complications of chest compressions 2.51±0.98

Category 4: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hildren and infants) 2.68±0.03

Know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hildren) 2.72±1.08

Know the depth of chest compression (children and infants) 2.70±1.10

Know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fants) 2.66±1.11

Know how to keep airway of infants 2.67±1.11

Know the proper position of chest compressions (infants) 2.64±1.07

Category 5: Airway obstruction 2.57±0.10

Know how to open up a blocked airway by foreign body 2.69±1.10

Know how to open up a blocked airway (infants) 2.64±1.07

Know how to open up a blocked airway (obese patients or pregnant women) 2.40±0.91

Know the proper position of abdominal thrust 2.58±0.98

Know the characteristic symptoms of airway obstruction 2.54±0.98

Category 6: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2.61±0.03

Know how to work AEDs† 2.64±1.10

Know where you want to attach electrode pads of AED† 2.58±1.13

Total 2.68±0.96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able 6. Knowledge score of basic life support(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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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ean±SD t/F p

Gender
Male 70 2.98±1.11

4.47 .000
Female 55 2.30±0.56

Age (year)

<30 61 2.92±1.07

5.08 .00830∼40 42 2.58±0.91

≥40 22 2.20±0.42

Marriage
No 77 2.85±1.03

2.82 .006
Yes 48 2.40±0.78

Occupation
Yes 87 2.69±1.01

0.25 .803
No 38 2.65±0.87

Academic career
High school graduate 25 2.48±0.83

-1.14 .256
≥High school graduate 100 2.73±0.99

Monthly income
(10,000 won)

Less than 150 43 2.66±0.93

0.97 .382150∼200 34 2.51±0.64

More than 200 48 2.81±1.17

Scuba diving
particip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42 2.79±1.06
0.87 .385

More than 1 year 83 2.62±1.00

Scuba diving
participation frequency

Less than 2 times a month 24 2.99±1.18

4.72 .0113 times a month 62 2.42±0.76

More than 4 times a month 39 2.90±1.02

Table 7. Knowledge score of basic life support(BLS)  acco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in scuba diving                                                           (N=125)

대한 지식점수가 2.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도

폐쇄시 처치법은 2.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였다.

2) 일반적 특성, 스쿠버다이빙 참여에 따

른 기본인명구조술(BLS) 지식

기본인명구조술 지식은 남자 스쿠버다이버가 

여자 스쿠버다이버보다 높았으며(p<.001), 스쿠

버다이버들의 연령이 낮을수록(p<.010), 미혼인 

스쿠버다이버가(p<.010)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았다. 스쿠버다이빙 참여빈도에 따

른 기본인명구조술(BLS) 지식 수준은 스쿠버다이

버에 월 2회 이하인 경우 가장 높았고, 월 3회 참

여하는 경우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0)<Table 7>.

Ⅳ. 고  찰 

최근 주 5일제 근무와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으

로 여러 종류의 레저스포츠가 보급되고 있으며, 

각종 수상 스포츠나 물놀이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사고나 익사사고의 발생빈도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인구는 증

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과 관

련된 법령이나 관리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22].

스쿠버다이빙은 적절한 신체적 조건과 훈련을 

거친 사람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나 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와는 달리 수중에서 수

압을 받으며 압축된 공기로 호흡을 하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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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이므로 고압의 환경에 노출되어 인체

에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

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압력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야 하는 스포츠이다[23].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

하다. 국내의 스쿠버다이빙 동호인은 약 30만 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여러 단체에 의해 개

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단체별로 교육내

용과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그동안 많은 의료인이나 보건 관련 계통의 사람

에게만 알려져 있었던 기본인명구조술은 응급현장

에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하는 응급처치 술

기이다. 여러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구출

하는 방법에서부터 환자상태를 확인, 상처부위의 

처치 및 지혈, 내·외과적 손상과 처치 등 의료적 

처치가 포함되어 있어[25], 스쿠버다이버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스쿠버다

이버를 대상으로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교육실태

와 지식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125명 중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30.5%에 불과했으며, 교

육기간은 3개월 미만(52.6%), 교육시간은 1-4시

간(42.1%)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을 받은 장소는 

자신이 소속된 스쿠버 교육기관(36%)이 가장 많았

다. 이는 Park[16]의 스쿠버다이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71.6%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고 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기관이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 

34.1%, 의료기관 19%, 군대 18.1%, 학교나 직장에

서 14.6%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또한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이 기본인

명구조술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능력은 5점 만점 중 3.06

점으로, 스킨스쿠버 대상으로 한 Park[16]의 2.91

점과 비교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Park[16]

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71.6%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으나 그 중 18%는 전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다고 하였으며, 응급처치 과목을 이수한 보육교사

들의 41.2%가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은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Lee와 Jo[26]의 결과처럼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자신감이 곧바로 응급처치 

실천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더 지속

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43점으로, 나이가 많을수

록, 직업이 있는, 대졸 이상, 수입이 많을수록, 스

킨스쿠버 경력이 1년 이상일수록 교육이 더 필요

하다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스킨스쿠버를 오랜기

간 자주 경험할수록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기회

가 잦아 안전교육의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기본인명구조술의 지식점수는 5점 만점에 

2.68점으로, 이는 스쿠버 다이버를 대상으로 한 

Kang 등[18]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2.07점,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Kim[27]의 연구에서는 

100점 만점에 48.86점,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는 Hong[13]의 연구에서 52.8점, 스키리조트 근

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Kim과 Lee[28]의 연구에

서 20점 만점에 9.35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남자가, 연령이 어릴수록, 미혼일수록, 스킨

스쿠버 참여횟수가 2회 이하인 대상자가 기본인명

구조술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Kang 등[18]의 나이가 어릴수록 응급처치와 관련 

지식 점수가 높은 것과 같다. 이것은 2009년 이후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의 기회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안전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18(2)

56

지식은 Park[16]의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안전지식이 높은 것과 같았다. 하지만 Kang 등

[18]에서 스쿠버 다이버의 월 참여빈도가 1회 미만

인 사람이 월 3회 참여한 사람에 비해 안전지식이 

낮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스쿠버 참여횟수가 월 2

회 이하인 대상자의 지식점수가 높아 차이를 보였

다. 이것은 지역별 연구 대상자의 지역적인 차이

와 각 연구에 사용한 도구가 달라 나타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적었으며, 교육기간이나 시간

도 짧았다.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았으며, 심폐소생술과 여러 상황에서의 응급처

치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 희망하였다. 그러므로 

스쿠버다이버들의 안전지식을 향상시키고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이며, 대상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다이빙 리조트에서 활

동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한 스쿠버

다이버 회원을 대상으로 기본인명구조술(BLS)의 

교육실태와 요구도, 그리고 기본인명구조술에 대

한 지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받은 대상자

는 30.5%였으며,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능력은 남

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심폐소생술 실시 능력이 

높았다(p<.050). 교육의 필요성은 연령이 많을수

록, 직업이 있는, 대졸 이상, 월평균 수입이 많을

수록, 스쿠버다이버에 1년 이상 참여한 경우 높았

다(p<.050). 또한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지식점

수는 남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인 경우 유의

하게 높았으며(p<.010), 스쿠버다이버에 참여한 

횟수가 월 2회 이하인 사람이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았다(p<.050).

결론적으로, 스쿠버 다이버들은 제한된 지역과 

장소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다이버들에게 최초반응자가 되어 신속

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문자 교육단계부터 이론과 실제를 동반한 반복

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안전교육, 응급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스쿠버다이버들의 특성과 경력에 맞는 단

계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지역별, 경력, 연령별 스쿠버다이

버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지식에 대한 연구를 제언

한다.

셋째, 스쿠버다이버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확보

하기 위한 관리부처의 신설과 법제정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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