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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

김혜옥*

요 약 

지방 종합병원 임상 시험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근무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

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근무경험은 어떠한가?” 임상

연구 간호사의 업무 역할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Spradley의 문

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업

무 역할 경험에 있어 기존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 ‘연구

대상자들을 통한 애환’이었다. 임상연구 업무전문성은 전문교육부재’, ‘연구 총 기획자의 역할’이었다. 근

무환경 측면은 ‘자신만의 공간’, ‘여유와 배려 속에서 주도적인 근무 환경’이었다. 복지 측면은 ‘비정규직

만이 가진 고충’이었다.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로서 근무경험은 간호사 역할 확대와 더불어 사회화

학습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결론은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간호 전문직론에 임상연구 간호사의 직무분석과 역할이 추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

적으로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키워드 : 문화기술지,  임상연구 간호사, 간호사의 역할 변화, 질적연구 

Work Experience of Irregular Clinical Research Nurses

Hae-Ok Kim*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perform an in-depth investigation about meanings and essence of working

as clinical research nurses in local general hospitals. In order to interpret and reveal the meanings of

role experi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objects of 7 participants for 3 months. Data were analyzed

by ethnographic research tools of Spradley. Themes conducted from this study were ‘new experience

about social learning process’ and ‘joys and sorrows through study participants ’, ‘lack of specialized

learning course in nursing curriculums’ and ‘roles of general research planner’, ‘one’s own work

space’ and ‘proactive work environment that is relaxing and filled with consideration for others’,

‘hardship of being temporary employees. Clinical research nurses have experienced expansion of

roles through new social learning processes. Conclusively,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basic data

to develop new curriculum about clinical research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an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clinical research nurses.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implement a sign language dictionary for the deaf to

underst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rminologies. When the deafs who hav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use the internet, they can get help from this dictionary in access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nd expressing their intension. In order for the deaf to utilize the internet as efficiently

as ordinary people, they must underst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rminologi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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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험은 치료나 예방을 위해 의약품 개발

email: hok503@hanmail.net



624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4호 (2015. 8)

단계에서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

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또는 연구이다[1].

법률적으로는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

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

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

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2] 규정되어 있다. 2010년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는 8,746억 달러(연평균

6.2% 성장률)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의 규모는

2009년 기준 14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시장의 연

평균 성장률은 7%대이다. 최근 경제 상황과 정

부의 핵심정책인 신 성장 동력 확보 의지에 따

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 및 국내 제

약업체의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

다[3]. 영국정부는 건강관리연구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해

서 Health and Social Care Act(2012)라는 법률

을 재정하였다[4].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 소비자의 건

강요구 증가 등 변화되는 보건 의료 환경의 변

화와 더불어 건강관리 체계에서 간호사들의 역

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신약개발과 바이

오 의약품 개발 분야에 임상시험의 절차, 규정,

윤리적 측면이 부각 되면서 인체의 특성, 질병

및 약물 등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간호사가 임

상연구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하고 있다[5]. 임상

연구 간호사의 역할은 피험자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애를 지녀야 하고, 임상 시험

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관리, 조직화 기술, 행정적 업무처리 능력

및 연구과정 전반에 걸친 관련 문서의 정리 및

보관을 위한 세심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6]. 임

상 연구 간호사가 직접간호를 높은 비중으로 제

공하고, 교육자 및 대변자 역할을 포함하고 있어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간호사가 적당하

다고 하였다[7]. Bowen & Rice[8]와 Carpentier

연구[9]들에 의하면 임상 자료에 대한 이해와 접

근성이 높은 간호사가 임상 시험 조정자의 역할

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 연구 간호사에

대한 직무 기술서나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 및

제도 등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고용되어 근무하

고 있다고 한다[10, 11]. 황윤선, 고일선 연구[11]

에서는 임상 연구 간호사의 역할 수행에 있어

급여수준, 조직 내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상연구 간호사의 관련 선행 양적연구를 살

펴보면, 임상연구코디네이터의 역할 수행에 대한

연구자와 임상 시험 모니터요원의 인식비교

[12], 연구 간호사의 업무관련 특성과 직무 만족

[13], 지역임상 시험센터 임상연구 간호사의 역

할 규명[7] 등이 있으나 대부분 선행 연구는 전

국적 임상 시험센터나 서울, 경기지역 종합병원

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

사에 대한 질적 연구로는 아직 국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최근에는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의료협력

센터에서의 간호사 역할, 적정 질 관리팀, 보험

심사간호사 및 임상연구 간호사 등으로 그 영역

이 넓어지고 있다[14]. 임상연구 간호사(CRN,

clinical research nurse)는 의약품 임상 시험 관

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의 원칙에

따라 책임연구자를 도와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의 조정과 수행

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직간호사이다[1].

본 연구는 지방 2개 종합병원 임상시험 센터에

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임상 연구 간호사의 근무

경험을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비정규직으

로서의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역할, 근무계약조

건, 임상시험센터의 조직 환경, 같이 근무하는

동료 및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와의 관계를 통

해 그들의 근무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

는 것이다.

1.2 연구목적

지방 종합병원 임상시험 센터내의 그들 고유

의 문화집단에서 보여주는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행동 및 상호작

용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질문은 “ 비정규직 임상

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였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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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질적연구방법

지방종합병원의 비정규직 임상 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서술적 민족지 연구방법

(ethnography)을 적용한 질적 연구[15]이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지방 종합병원 임상시험 센

터 2곳을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처음에는

10명으로 하였다. 연구 도중 3명이 계속 참여하

기를 거부하여 최종 여자 비정규직 임상 연구

간호사 7명이 선정되었다. 나이는 20대 1명, 30

대 6명, 결혼여부는 미혼 5명, 기혼 2명, 정규간

호사로서의 임상경력은 2년 미만이 3명, 2년 이

상에서 4년까지 4명이고, 비정규직 임상 연구 간

호사 경력은 2년 미만 4명, 2년 이상에서 7년까

지 3명이다. 병원 규모는 2차병원 3명, 3차병원

4명이다. 학력은 전문대학 1명, 간호대학 6명이

다. 연봉은 2천만 원 미만이 2명, 3천만 원 이상

이 5명이다. 한 달 담당연구 건수는 3-5건 이하

2명, 5건 이상이 5명이다. 임상 시험 단계는 제1

상은 4명, 제 2상은 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 선

정에 있어 지방의 종합병원 규모에 따라 조직의

특성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2차, 3차로 선정

하였다. 기관 소속 비정규직 임상 연구 간호사와

개별 교수 임상 연구 간호사로 특성을 가능한

다양하게 하였다.

Particip

ant

number

Age

(year)

Period

of

workin

g

(yr)

Carrer

as

CRN

(yr)

Marital

status
Education

Type

of

hospital

1 33 2 3 Single Bachelor Thrid

2 38 7 7 Married Bachelor Thrid

3 32 4 3 Single Bachelor Thrid

4 30 2 2 Single Bachelor Second

5 26 4 1 Married College Second

6 30 4 2 Single Bachelor Second

7 34 2 2 Single Bachelor Thrid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6월 -

8월 까지 약 3개월에 걸쳐 7명의 대상자를 만나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비구조적 면담, 구조화된

설문지, 전화 및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심층면담은 일상 대화체의 비구조화 된

서술 면담으로 시작하였고, 자료 분석을 하면서

자료를 비교,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비구조화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

의 임상시험센터 사무실, 참여자들이 자주 이용

하는 카페에서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대상자의

허락 하에 녹음하였고, 녹음된 면담자료는 필사

하여 텍스트 자료로 정리하였다. 참여관찰은 자

료가 포화되어 임상 연구 간호사로서의 근무경

험에 대한 의미가 들어 날 때 까지 참여자에 따

라 근무하는 사무실, 피험자와 연락 및 관리 하

는 상황, 업무 매뉴얼 작성하는 상황 등을 2-3회

반복하였다. 맥락자료는 참여자들의 근무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무하

는 사무실 위치, 구조 및 공간, 임상연구 간호사

로서 근무 상황 등으로 수집하였다.

2.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에서 K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 승인(1040460-201311-HR-001)

을 받고 시행 하였다. 연구 승인결과가 첨부된 연

구의 목적과 수집 된 자료의 활용범위 및 연구

완료 후 폐기 절차 및 대상자가 거부하면 언제

든지 중단 할 수 있음이 기술된 문서를 읽고 서

명 동의 후 진행하였다.

2.5 자료분석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질

적 내용 분석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면담

녹음내용은 면담 중에 기록한 메모를 대조하면

서 빠짐없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필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현장에서의 참여관찰 조사

내용은 이니셜을 붙여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

다. 자료분석은 Spradley[16]의 분류분석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면담자료 및 참여

관찰 자료를 통하여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

의 근무경험과 관련된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



626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4호 (2015. 8)

였다. 첫 번째 분석은 면담이 끝날 때 마다 바로

필사하여 분석 한 후 다음 면담과 분석에 활용

하였다. 현장 참여 관찰 자료도 면담자료 활용

시 보충자료에 활용되었다. 두 번째 분석은 단

어, 구절, 문장 등의 개별 의미를 파악하는데 집

중하였다. 세 번째 분석에서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본인의

경험,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반응, 근무하는

사무실의 공간 및 구조, 근무하는 상황 등으로

분석된 의미들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영역들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 하위분류들에 공통적으

로 내포 된 원리(주제)를 찾아내어 1차 자료 분

석을 마무리 하였다. 2차 분석은 참여자의 근무

경험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관한 것

으로, 참여자들이 현재 처한 근무 상황 요소를

분류 틀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조직하였다. 3차

분석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정보 분석 결

과와 관련된 자료 분류 결과와의 연계성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 분석으로 맥락자료로

통해 도출 된 참여자들의 근무경험의 의미와 본

질적 주제를 결정하는데 반영하면서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2.6 연구의 엄밀성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Lincoln 와 Guba[17]가 제시한 4가지 항

목인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및 응용성에

근거하였다. 먼저 중립성 유지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정 및 편견 등을 개인일

지에 기술하는 작업을 연구시작과 동시에 완성

될 때 까지 계속하였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

료 수집을 한 후 수집된 자료의 문장을 여러 번

읽음으로써 서술과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 자료수

집 시 대화체의 비구조적 면담, 참여 관찰, 전화

통화 및 구조화된 질문지를 적용하였다. 또한 참

여자들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 연구자는 ‘관찰자

로서의 참여수준’과 ‘참여자로서의 관찰’ 수준도

적용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 있어 질적 연구 경

험이 있는 교수 2인의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결

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

과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연구자는 도출된 연구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함으로써 자

신의 경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

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결과의 응용성을 높이

기 위해 반복적인 현지 관찰조사와 분석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통해서 참여자

의 관점에서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을 통하

여 임상 간호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역

할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탐색

하였다.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의

결과로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임상연구 간

호사로서의 근무 경험에 있어서 기존 간호업무

와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 ‘연구대상자들을 통한

애환’이었다. 임상연구라는 업무전문성에서는 ‘근

무 전 사전 전문교육부재’, ‘연구 기획자’이었다.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자신만의 공간’, ‘여유와

배려 속에서 주도적인 근무 환경’이었다. 복지

측면에서는 ‘비정규직만이 가진 고충’ 등의 경험

을 서술할 수 있었다.

3.1 참여자의 경험진술

3.1.1 기존 간호업무와의 관련성

3.1.1.1 임상연구 간호사로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

임상 연구 간호사들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할

때와 다르게, 현재 임상 시험 연구 간호사로 근

무하면 약 성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약동학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약에 대한 반응 효과 등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창의적이고, 임상

연구 간호사로서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임상연구를 시행하

기 위해서는 연구와 관련된 기획안 작성과 문서

작성, 연구대상자 관리 및 교육 안 작성, 연구계

획안 작성, 기존의 간호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

를 계획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자료수집 준비

와 임상연구 수행과정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전

체적인 임상 연구과정 맥락을 알아 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장점과 부족함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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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공부했던 것들과 약간 다르긴 하나

이런 것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적이고

몰랐던 것을 알아간다. 안티(항생제)같은 경우 성분

명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약동학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

“약에 대한 반응 효과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신기하고 재미가 있더라구요.”(참여자 7).

3.1.1.2 임상시험대상자들을 통한 애환

임상 연구 간호사의 업무역할에 있어서는 임

상시험대상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환자와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고 그 수혜를 받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업무를 수

행하는 중에는 좋은 임상 시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과 동시에, 임상시험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위

험이 초래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한

다. 스마트 시대 흐름에 따라 임상 대상자 모집

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 원내 게시판, 문자 서비

스를 보낸다. 예를 들면, 예방 임상시험 샘플과

백신이 무료라는 공고가 원내에 게시됨과 동시

에 바로 다 모집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에는 임상시험 대상자들이 백신 가격도 알고, 검

사비도 무료이기 때문에 다 좋은 마음으로 연구

에 참여하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된다고 한다. 반

면에 건강인 대상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과정에

서는 임상 시험대상자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

을 명확히 설명해 준다고 한다. 임상시험 대상자

의 모집은 약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이

약이 잘 만들어지면 아픈 사람들에게 잘 쓰이게

끔 참여 과정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설명을 다

하여 주고, 심사숙고해서 참여 해 달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임상시험대상자가 스크린 검사과정에

많은 시간, 돈 및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스크린 검사결과 과정에 합격하고 입원해야 하

는데도 입원 당일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참여도

하지 않고, 전화 안 받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데 임상 시험당일에 예상외의 일이 일어날 때

임상 연구 간호사의 역할 중 가장 힘든 날 이라

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희파트는 주로 초기 임상이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자들 중에 고소득 아

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씩 참여한 임상시험시대상자들이 계속 참여해요.”(참

여자 5).

“임상 시험 대상자 중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처

럼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입원당일 참석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임상 연구 간호사 차지가 가장 힘

든 날은 임상 시험 대상자가 입원하는 날이에요. 정

말 검사도 다 했으면서...검사 비용도 적은 돈이 아

니거든요. 당일 검사가 통과하고 저녁에 입원 하러

오면 되는데 친구 따라 놀러가는 애들이 정말 많아

요. 속 썩이는 대상자들이 업무 중 가장 힘든 것 같

아요.”(참여자, 7).

“젊은 분들은 잘 따라 주시는데 비해, 노인들 임

상시험대상자들은 처음에 설명 다 듣고 동의 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임상시

험 날 정한 시간에 오시라고 전화 들이면 내가 가면

되지 전화하지 마라. 내 안 할 거라면서 화내면서 전

화를 끊는 임상시험대상자도 있어요.”(참여자 6).

3.1.2 임상연구라는 업무 전문성

3.1.2.1. 근무 전 사전 교육 부재

연구 참여자들은 임상연구 간호사가 되기 전

에 모두 다 병원 간호사로서의 근무경험을 가지

고 있었다. 병원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

무 스타일, 병원환경, 병원조직 구조, 간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만 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친구 소개, 공무원 시험 준비 전 단계, 좀

더 편한 근무환경을 찾다가 임상연구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상연구 간호사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받은 것도

없이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대학 다닐 때 임

상연구 간호사 직무분석에 대하여 상세히 배운

적도 없고, 단지 임상연구 파트에 간호사 면허증

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이 직

장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임상연구 간호사들의

역할 교육은 업무하는 가운데 필요한 교육을 인

터넷을 통해서 듣는 경우와 세미나를 통하여 학

습을 한다고 한다. 또 업무하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다고 한다.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연구가 중

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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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임상연구 간호사의 업무역할, 직무에

대하여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

에 교과과정에 간호사의 역할확대에 따른 교육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필요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 학부 때 저희가 배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

요. 체계적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바로 액팅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여기는 교육이 잘 되어 있어

요. 바쁜 업무 중 교육이 끼어 있으면 힘들죠.”(참

여자, 1).

3.1.2.2 연구 기획자

입사 초기에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연

구팀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여 미팅 하는데

간호학과 다닐 때 들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

으면서 이해도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 찾아볼

까 3개월 동안이나 고민을 한 참여자도 있었다.

같이 근무하는 임상 연구 간호사 선생님이 임상

간호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은

근무 해 보아야 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

다. 참여자 7에 의하면 한 연구계획에 있어 본인

이 차지가 되어 해 보아야 확실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임상시험 같은 업무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여러 교수님과 연

구팀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니까 톱니의

중앙에 있는 임상 연구 간호사의 기획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전에 임상

간호사의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로서의 꽉 짜

인 병원 생활에서 벗어나서인지 임상연구 간호

사들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넓다고 한

다. 서로가 프리셉터가 되어 도와주면서 단결력

도 생기고 병동이랑 너무 다른 조직 환경 속에

서 임상연구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을 인식하고 있었다.

“초반에는 솔직히 모르고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1년 지

나고 나니 느낌이 좀 왔어요.”(참여자, 1).

“교수님들에게 어떻게 말을 잘 전달 할 까 이러

면서... 환자 상담 할 때도 첨에 힘들었거든요. 프

리젠텐이션 연구, 영어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7).

 3.1.3 근무환경 
3.1.3.1 자신만의 공간

임상연구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

문하여 근무환경에 대한 관찰 상황은 다음과 같

았다. 임상연구 간호사별로 개인별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등 개인 사무집기들이 있고 책상

마다 공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파티션이 설치되

어 개별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개인 교수별

임상 연구 간호사인 경우 근무 사무실이 독립되

어 있었다. 연구대상 병원 둘 다 연구 참여자와

상담을 위한 독립된 방이 따로 설치되어 상담에

비밀유지가 잘 되어 있었다. 임상연구 간호사별

로 소속과 직위가 적힌 명함이 있다는 것에 자

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된 근무환경 속에서

과거 간호사로 근무할 때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먼저, 자신만의 공간속에서 임상연구 간

호사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자율성 있게 수행하

면서 자아존재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병원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그냥 병동

간호사였고 이름이 없었는데, 임상연구 센터에서

는 교수님들이 누구누구 간호사 이름을 불러주

시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셔서 자신의 하는 업무

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병원에 일할 때는 3D 라는 직종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어요. 이곳은 그 정도까지 아니

죠. 교수님들께서는 모르는 것 물어보면 잘 알

려 주고, 상하관계, 수직관계도 심하지도 않아

요. 예전에는 그냥 병동 간호사였고,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 이름으로 누구누

구 간호사 이렇게 불러 주시고 ... 교수님이랑

직접 컨택을 하니까 저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

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2).

“간호사는 항상 서 있고, 뛰어다니는 게

일인데, 앉아서 일할 수 있는 내 공간이 있다

는 것...”(참여자 3). 

3.1.3.2 여유와 배려 속에서 주도적인 근무환경

간호사로서 근무할 때에는 3교대에 대한 부담

감과 가슴 졸이면서 출근 하면서도 두근거림도

있고, 환자 컨디션에 대한 걱정, 오늘은 어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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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인계 받을 것인지 걱정하면서 출근하였

다고 한다. 반면에 이제는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서 출근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

고 하였다.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근무시간 때에

근무하는 것을 삶에 있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 병동간호사로서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의사 오더대로 기계적으로 일하기도

하고, 인계에 대한 부담감, 환자 및 레지던트들

과 트러블로 힘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혼자서 응

급상황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동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 버

거울 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간호사 면허로 전문적인

임상 연구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앉아서 처

음부터 끝까지 내 업무를 설계 해 보고, 우선순

위도 세우고 그전의 일은 일회용의 일인데, 이

업무는 계속 연계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임상연구 간호사가 각자가 맡은 연구가 계

속 연계 되어 3-5년 지속되면서 체계적으로 정

리가 되면서 끝나는 것에 대하여 뿌듯함도 가지

고 있었다. 또 임상 시험이 끝난 것 중에서 약

이 잘 만들어져 시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들으

면 굉장히 보람 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업무 상황에서 있어 한 연구 참여자

는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과거와 달리 병원 업무에 있어 이해가 넓어지고,

병원의 운영방향도 알게 된다고 한다. 현재 자신

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임상연구센터는 서울에

비해 연구가 적고, 업무가 덜 체계적이고, 임상

연구 간호사가 근무 할 자리는 적지만, 몇 년

지나면 지방에도 서울과 연계하여 더 많이 연구

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업무 파트가 미래의 유

망직종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병동일은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일과 응급상황

이 많이 일어나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근무 시 알람 울리고 이런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거

든요. 그런데 여기는 문서 보고 준비하고 .... 출근

해서 차분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업무 설계

해 보고 우선순위 세우고 그전의 일은 일회용의 일

인데, 이 업무는 계속 연계가 돼요. 또 내가 저 약

임상시험 했었는데 ... 아 ! 저게 시판이 되고 있

구나. 그런 것 들으면 굉장히 보람이.”(참여자, 4).

“3교대 하지 않는 것 가장 만족해요. 중환자도

전혀 안보아도 되고 강도가 강하지 않아 괜찮아요

(참여자, 1).

“인계에 대한 스트레스 없죠. 전에 일하던 곳은

실수를 저지르면 큰일 나는 것인데 이곳에는 내가

모르면 공부하면 되는 것이 좋죠.”(참여자 3).

 3.1.4 복지측면 
3.1.4.1 비정규직만이 가진 고충

임상연구 간호사는 근무자의 복지 조건 중 배

려와 협력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임상연구 간

호사들 중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근무

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참여자들도 비정규

직으로 인해 기본적인 4대 보험이 되지 않음으

로 대외적으로 내비칠 때 그게 제일 마이너스라

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 연구 간호사로 지원하

여 근무여건은 괜찮지만 4대 보험 부재로 그만

두는 연구 간호사도 있다고 한다. 휴가 수도 적

다고 한다. 동문회에 가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동기생들 중에는 정규직이 빨리 되어야

할 텐데 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에 친하지도

않고 한, 두 번 얼굴 보는 정도이면서도 정규직

언제 시켜 준다대 물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선

생님 월급이 얼마냐고 묻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여러 현상으로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충을 안고

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이 근무하는 임

상 시험센터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희망도 가

지고 있다고 한다. 또 정규직이 되면 더 책임감

을 느끼고 임상시험센터를 잘 꾸러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하였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4대 보험이 안돼요. 대한민

국의 기본보험이 안되니까 대외적 내비칠 때 그게

제일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참여자 1).

“임상 시험센터 그 뭐 하는 덴데? 같은 간호사이

고, 동문이면서 정규직 됐나 이러거든요. 그래 빨

리 정규직 되어야 할 텐데 ...내를 진짜 걱정해 주

는 것 아닌 것 같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월급까지도 그럼 얼마 받는데 ... 정규직으로 될 수

있으면 .... 좋지요. 조금 더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

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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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병원소속 임상 연구 간호사가 되면 좋겠

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 임상시험센터를 잘 꾸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참여자 6).

4. 논의 
본 연구는 지방 종합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임상 연구 간호사로서의 근

무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그들이 근무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

근무 경험 중 기존 간호업무와의 관련성 측면에

는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사회화 되어 가는 과

정’, ‘연구대상자들을 통한 애환’이었다. 임상연구

라는 업무전문성 측면에서는 ‘근무 전 사전 전문

교육부재’, ‘연구 기획자’이었다. 근무환경에서는

‘자신만의 공간’, ‘여유와 배려 속에서 주도적인

근무 환경’이었다. 복지 측면에서는 ‘비정규직만

이 가진 고충,’ 이었다.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

사의 근무경험에 있어 기존 간호업무와의 관련

성 측면에서 첫째로,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사

회화 되어 가는 과정 경험’으로 인하여 기존의

부족한 약리학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얻고 항생

제 같은 성분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능숙한 의사소통, 상담

기술이 늘어나고 동시에 병원 간호사 업무 때와

다른 문서 작성 등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와 일을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전문성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함을 경험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연구 간호

사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능숙한 의사소통, 문

서관리 및 작성능력, 해당 질병에 대한 지식, 임

상시험 관련규정에 대한 지식과 직접간호제공을

위한 풍부한 임상경험이 직무수행에 중요한 부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1]. 영국에서는 UK

Clinical Research Facility(UKCRF) Network

Education Group을 만들어 임상연구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있다[4].

둘째로, ‘연구대상자들을 통한 애환’에서는 임

상연구에서 임상시험대상자 모집부터 연구진행

전반에 걸쳐 임상시험대상자와 관계에서 임상연

구 간호사의 역할에 잘 협조하는 임상시험대상

자에 대한 직무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피험자

스크리닝, 피험자 일정관리, 동의서 취득, 임상시

험 절차에 대한 설명 및 교육에 주요업무를 담

당하고 있었다. 또 2차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상

자 보다 3차 병원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직무만

족도가 높았다고 한다[13]. 임상연구 간호사는

치료과정의 종착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는 환자들에게 신묘한 치료를 제공할 특

별한 기회에 참여하게 하는 특권을 가지게 한다

고 하였다[19]. 반면에 연구와 관련하여 임상연

구 간호사가 생각하는 임상시험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보다 못 미치는 임상시험대상자로 인하

여 속상해 하기도 하고,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

용측면과 이 약이 개발 되면 아픈 대상자를 위

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상시험대

상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

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 가는

것을 근무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 불편,

불평 및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 수행하

는데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연구라는 업무전문성 측면에서는 첫째로,

‘근무 전 사전 전문교육부재’에서는 병원간호사

로 근무하다 그만 둔 간호사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임상연구 간호사를 라는 새

로운 간호사의 역할 확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직장에 취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면 할 수 있다는 생각

으로 취업을 하고, 자신의 업무 역할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면서, 먼저 근무하는 연차 있

는 임상연구 간호사나 내부, 외부 및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 교육을 배워가면서 근무를 한다. 임

상연구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1년 정도 지나야

책임 임상 연구 간호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

의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아가는 근무경험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임상

연구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 후 임상실무

경력이 적어도 1년이 지난 간호사로 하게 되어

있다[20]. 임상연구 간호사의 역할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점차 깊이 들어 갈수록 임상연

구업무의 버팀목이 된다고 하였다[19]. 또 근무

를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어려운 점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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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호를 간호학 학제 안에 편재하거나 또 다

른 전문 간호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

다[8]. 연구 코디네이터에게 자격을 수여하고, 임

금을 20%상승시킴으로 인해 연구 코디네이터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

다[21]. 국내 임상 시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향후 임상

연구 간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더욱 증대 될 것

이라고 하였다[5].

둘째로 ‘연구 기획자’에서는 임상연구 간호사

의 업무 중에서 한 연구과제에 임상연구 간호사

가 책임자가 되면 처음부터 프로토콜, 의사소통,

계획안을 작성하여 진행하고, 타부서와 협력할

사항 정리, 문서정리, 담당교수님과 지속적인 의

사소통을 한다. 임상실험 시작 시 타 임상연구

간호사와 같이 협력할 부분에 대하여 근무시간

조정, 임상연구 대상자의 입원관리, 퇴원관리 및

종료보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임상 연구 간호사

는 하나의 연구가 완성되기 까지는 긴 시간이

들어가고 팀원의 협력과 배려가 중요한 업무 중

하나 라고 인식하기도 한다고 한다. 임상연구에

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간호사를

위한 교육과 수련이 중요하고, 업무를 잘 수행하

기 위해 업무를 공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4].

또한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고 발전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인들 뿐만 아니라 일

반시민까지 스마트폰의 보급되고 있다[22]. 현

시대 상황에 맞는 임상연구 간호사들이 실무현

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스마트폰 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연구가 끝나면 자신이 해 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도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와의 병행으로 인해 학

습의 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면

책임지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도 있었다

[23].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첫째로, ‘자신만의 공간’,

에서는 직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소속감도 생기고, 직무만족도 좋

다고 하였다. 또 교수님들과 직접 업무를 수행하

면서 병원간호사 때보다 더 인정받고,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Mueller와

Mano연구[24]에서도 의사와의 관계가 직무만족

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

여 임상연구 간호사들은 자신만의 공간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여유와 배려 속에서 주도적인 근무

환경’에서는 일반 직장인과 같이 출, 퇴근함으로

써 시간적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출근 할 수 있

고, 업무 면에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일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지식공유와 의사

결정 능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학습관련 자기주

도성이 업무 성과와 더욱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25].

복지 측면에서는 ‘비정규직만이 가진 고충’에

서는 현재 임상시험 센터에서의 연구는 개별교

수. 개별 진료과 소속으로 책임연구자의 지휘에

따라 활동을 하는 임상 연구 간호사가 많기 때

문에 연구 수, 연구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다보

니 지방에 근무하는 임상 연구 간호사의 근무계

약 조건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

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보험 혜택이

없어 은행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에도 제한점이 있다고 한다. 또 병원간호사들

로부터 정규직이 아닌 자신들을 보는 눈들과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성 발언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하였다. 개별 진료과와 개별교수에 속한 임

상연구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비정규직으

로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10].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임상 연구간호사의 근무

경험은 간호사의 업무 역할 확대로 임상연구 간

호사로 되어 가는 과정 경험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자기만의 공간속에서 주도

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한 조직 전문역량과 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유망 전문 직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에 있는 근로 복지 측면에서 비정규직만이

가진 고통을 안고 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결과 최근 의료 환경과 의료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임상연구 간호사로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 융 복합 근무경험을 알 수 있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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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로 복지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

호사의 업무역할 확대에 따른 사전 학습과정과

이를 위한 간호학과 전문직론 교과목에 임상 연

구 간호사의 직무분석, 역할 및 팀 협력 부분이

추가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 종합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

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자 심층면담, 내용분

석 및 현장관찰을 중심으로 서술적 민족지 연구

( Ethnography)를 시도 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

료수집과 함께 순환적으로 시행하였고, 질적 연

구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다. 지방 종합

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임상

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에 있어 기존 간호업무

와의 관련성, 임상연구라는 업무전문성, 근무환

경 및 복지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다.

먼저 기존 간호업무와의 관련성 측면에 있어

‘임상연구 간호사로서의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

에서는 긍정적인 경험은 더 강화 시켜 주어 임

상연구 전문 간호사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시험대상

자들을 통한 애환’에서는 긍정 측면과 부정측면

이 공존하고 있었다. 특히 부정측면에 있어 임상

연구 간호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고 한

다. 따라서 임상시험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충

분히 준비를 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이익과

손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연구

라는 업무전문성 측면에서는 ‘근무 전 사전 전문

교육부재’와 ‘연구 기획자’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능력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간호대

학 간호전문직 과목에 임상간호사의 역할 및 직

무 부분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 폰 앱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근무환경에서는 ‘자신

만의 공간’, ‘여유와 배려 속에서 주도적인 근무

환경’에서는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복지 측면에서는 ‘비정규직만이 가진 고충’에

서는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사

회에 타 직업에도 있는 비정규직만이 가진 고충

을 임상연구 간호사들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임상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 계약조건을 비정규직에

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책임감, 전문성, 팀 협

력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의 역할 확대로 간호 전문직론에

임상연구 간호사의 직무분석, 역할 및 팀 협력

부분이 추가로 구성될 필요와 스마트 시대에 맞

는 스마트 폰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임상연구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 조직 측면에

서 근로조건 규정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 지역의 임상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임

상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임상연구 간호사의 근무경험에 대한 후

속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상연구 간호사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참여한 대상자 중심으로 임

상시험 참여에 관한 정보전달을 받은 경험을 중

심으로 근거중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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