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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발 과 생활수  향상으로 건강 증진에 한 인

식이 높아짐에 따라 문직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간호 문성에 한 인식확   성 고정 념의 변화

를 통하여 자신의 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  분

기가 확산되고 있다(Shin, Seo, & Lee, 2016). 이로 인해 여성

의 직업으로 표되는 간호직에도 남성들이 진출하여 간호학

과에 지원하는 남학생과 남자간호사의 배출도 계속해서 증가

하는 실정이다. 재 우리나라 남자간호사는 10,542명이며, 최

근 5년간 배출된 남자간호사만 6,318명에 이르고 있다(Korean 

Nurses Association 2016). 체 간호사  남자간호사가 차지

하는 비율은 재 2.3% 수 으로(Korean Nurses Association, 

2016) 아직도 남자간호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나 앞으로 계속

으로 증가할 것이다.

병원조직의 인 자원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는 역할명확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지만 간호사의 

역할  간호기술을 한 노력보다 간호 원간의 력을 

한 노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때 이직의도가 높아서 다른 

간호사와 력하는데 부담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Park, 2002), 

특히 남자간호사의 경우에는 더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남자간호사의 경우에는 56.5%가 이직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45.2%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본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Lee, 2004). 간호사의 이직은 재직간호사의 업무

량을 가 시키며, 간호 업무의 연속성과 문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되므로(Ahn, Lee, Kim, & Jeong, 2015), 재는 소수

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남자간호사의 병원 

응을 도와주어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앞으로 간호사 

인력 리에 요한 부분이 되리라 여겨진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병원에 남자간호사들이 임상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에 한 실질 인 경험을 탐색한 연구

들이 보고되었다(Ahn, Seo, & Hwang, 2009; Shin et al., 2016; 

Son, Koh, Kim, Moon, & Yi, 2003). 이런 선행 연구에 따르

면 간호사 스스로가 통 으로 여성의 고유한 직업이라는 

간호사 이미지로 인하여 남자간호사들은 일반 남자들과 다르

게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에서는 남자간호사들의 

간호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남자간호사들이 임상

에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남자간호사의 이직하려는 시도(45.2%)는 병원간호사 이직률 

평균 12.4%(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7)에 비해 높은 

편이다. 남자간호사의 이직의사에 한 설문지 조사에서 ‘

이 다’, ‘승진의 기회가 다’, ‘남자간호사로써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 문직 발 에 기회가 다’의 순으로 응답

하 으나, 남자간호사들의 실제 이고 내면 인 이직의 이유

를 이해할 수 있는 심층면담을 통해 악된 가장 우선 인 

이직이유는 ‘인간 계’이었으며, 구체 으로는 ‘여자간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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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성의 어려움’과 ‘여자 동료간호사와의 의견차이’, ‘여자

들의 시기, 질투, 경쟁사회에서 심한 견제를 함’, ‘여자 상사

에게서 오는 스트 스’로 나타났다(Lee, 2004). Kim(2013)의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들의 이직경험의 심 상으로 ‘인간 계

의 어려움’, ‘남자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음’ 등

으로 인한 ‘혼돈스러움’이 악되었으며, 맥락조건으로 ‘여성 

심사회에서 힘듦’, ‘여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음’, ‘여자

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움’, ‘여자들 방식 로 행동함’, ‘갈

수록 단 된 생활을 함’ 등이 포함이 되어 남자간호사들이 다

수의 여자간호사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구체 으로 악되

었다. 한 남자간호사의 이직이유가 ‘여성 주류 집단 내 

응이 어려움’, ‘남성  특성이 간호업무에 유리한 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주변 시선에 한 부담’과 ‘성 고정 념과 선입

견으로 인해 어려움’에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Ahn et al., 

2009). 한 남자간호사들은 여자간호사에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남자

로 보기’, ‘성 고정 념을 갖지 않고 해주기’ 등을 바라고 

있었다(Shin et al., 2016).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여자간호사들이 남자간호사에 

한 성 고정 념과 편견을 버리고 남자간호사를 동료간호사

로서 인정하면서 동반자 계를 형성하는 것이 남자간호사가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장에서 잘 응하는데 요

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 여자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이

미지가 남자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간호직 인식이란 ‘간호나 간호사에 해서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합’으로(Kotler & Clarke, 1987), 간호사 이미지를 내포

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간호사 이미지와 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 간호사에 한 이미지 

형성에는 간호사와의 직 인 경험이 가장 큰 향을 주지

만(Park, Kwon, & Kim, 2010) 매체에 반 된 이미지는 

간호 문직에 한 의 과 태도에 많은 향을 미친

다(Yom et al., 2015). 이에 간호사의 남자간호사에 한 직  

경험과 매체를 통한 간  경험을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한 향요인으로 고려하 다. 

간호직 인식은 간호사에 한 통  이미지, 문  이미

지, 사회  이미지, 개인  이미지로 분류될 수 있다(Yang, 

1998).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간호사 이미지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자는 간호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일반 학생, 고

등학생 순이었으며, 간호사 이미지의 주체인 간호사를 상으

로 한 연구는 4.3%에 그쳐 간호사 이미지를 악하고 개선시

키기 한 노력은 조하 다(Shin, 2015). 이 에서도 여자

간호사를 상으로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한 연구는 없었

다. Kim, Kim, Hong과 Kim(2015)의 연구에서 병원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통  이미지가 제일 높았다. 간호

사의 이미지  통  이미지가 높다는 것은 간호직을 ‘백의

의 천사’로 상징되는 보수  가치 을 가진 사람(Kim, 2014)

으로 남자간호사에 해 성 고정 념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

다.  

이에 연구자는 여자간호사가 인식하는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한 향요인을 악함으로써 남과 여로 구분된 간호사가 

아닌 간호사 동료로서 인식되어 궁극 으로 병원 장에서 남

자간호사들이 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남자 간호사에 한 이미지 향요인을 

악하여 여자간호사가 남자간호사와 동반자  계를 형성하

여, 남자간호사의 병원 장 응을 돕고, 간호인력 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간호사의 일반  특성과 남자간호사 련 이 경

험을 악한다.

둘째,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

지를 악한다.

셋째,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

지의 계를 악한다.

넷째, 여자간호사의 남자 간호사에 한 이미지에 향을 미

치는 측요인을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의 계를 악하고,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D 역시, B 역시, C시, K시의 학병원 

1곳, 종합병원 3곳, 문병원 1곳의 근무 인 여자간호사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0명을 상으로 하 다.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력(Power) .95, 유의

수 (α) .05, 효과크기(ES) .25로 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36명이 필요하 으며, 탈락율 10% 고려하여 150명을 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 고, 최종 으로 총 14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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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여자간호사의 일반  특성 9문

항, 남자간호사 련 이  경험 3문항, 간호직 인식 도구 33문

항,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 도구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남자간호사 련 이  경험

남자간호사 련 이  경험은 학교에서 남자 간호학생과 

공부한 경험이 있는지, 매체(TV, 신문, 잡지, 책 등)에서 

남자간호사에 해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 남자간호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의 총 3문항으로 구성하 다. 남자간호

사 련 이  경험 유무는 경험이 ‘없음’은 0 , ‘있음’은 1

으로 처리하 다.

간호직 인식 

Mun(2010)이 사용한 간호직 인식 도구를 이용하 다. 도구

는 통  이미지 5문항, 사회  이미지 9문항, 문  이미

지 12문항, 간호직 망 8문항으로 4개 역의 총 33개 문항

이었다.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문항 31개, 부정문항 2개

이며,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 다. 수가 높을

수록 간호직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un(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7, 본 연구에

서는 .91이었다. 하 역의 신뢰도는 통  이미지 .75, 사

회  이미지 .72, 문  이미지 .88, 간호직 망 .89이었다.

Mun(2010)의 도구는 간호사 이미지를 통  이미지, 사회

 이미지, 문  이미지, 개인  이미지로 분류한 Yang 

(1998)의 도구를 토 로 개인  이미지를 간호직 망으로 변

경하여 구성하 으며, 문가 집단인 간호학 교수 1인과 남자

고등학교 교사 1인을 통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간호

직 인식을 확인하는데 더 타당한 도구라고 단되어 사용하

다. 

남자간호사 이미지

Mun (2010)이 사용한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 도구를 이

용하 다. 도구는 총 16개 문항이며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인 문항 14개, 부정 인 문항 2개이며, 부정 문항은 역

으로 환산하 고, 수가 높을수록 남자 간호사에 해 정

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 다. Mun(2010)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2,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 이

었다.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되었

으며 D 역시, B 역시, C시, K시의 학병원 1곳, 종합병원 

3곳, 문병원 1곳의 간호부장, 간호과장을 찾아가 연구목

을 설명하고 간호부의 승인을 얻은 후 수간호사의 도움을 얻

어 상자에게 동의를 받고, 질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 다. 

본 자료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부가 배부되었고, 이  148

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완 하거나, 복 응답하여 부

하다고 단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14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구심의를 신청하

여 승인(승인번호 : KNU_IRB_2014-36)을 받았다. 윤리  고

려를 해 연구자는 연구 상자에게 설문지 참여시 모든 자

료는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 고, 연구의 목 과 취지를 밝

히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

임을 약속하 다. 한 연구 참여는 본인의 자율  의사를 충

분히 반 하여 참여하지 않아도 일체의 불이익이 없으며 연

구 도  거 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추후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을 때를 비하여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한 

모든 응답자에게 설문지 답변에 한 감사의 표시를 하 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실수, 백분율을 실시하 고, 

남자 간호사에 련된 이  경험, 간호직 인식, 남자 간호사

에 한 이미지는 평균과 표 편차 값을 구하 다. 한 남자 

간호사에 한 이미지와 이와 련 향 요인을 확인하기 

해 상 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여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

여자간호사의 연령은 23세에서 50세로 평균 33(±6.93)세 이

었고, 30∼39세가 66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

는 기혼이 76명(53.1%), 종교가 있는 경우가 73명(51.0%)이었

다. 최종학력은 학교 졸업이 71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는 종합병원이 76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병

원 경력은 5년 이상이 103명(72.0%)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

서는 특수부서가 70명(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는 17

명(11.9%)으로 진료보조인력(PA), 담 간호사 등 그 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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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SD Range

Age(year) 20～ 29  39(27.3) 33.62±6.93 23～50
30～ 39  66(46.2)
≥40  38(26.5)

Marital status Unmarried  67(46.9)
Married  76(53.1)

Religion Yes  73(51.0)
No  70(49.0)

Education Level Junior college  69(48.3)
University  71(49.7)
Graduate school   3( 2.0)

Type of Hospital Special hospital  29(20.3)
General hospital  76(53.1)
University hospital  18(12.6)
Etc.  20(14.0)

Career length(year) <1  13( 9.1)
1-5  27(18.9)
≥5 103(72.0)

Department Ward  44(30.8)
Special part  70(49.0)
OPD  12( 8.3)
Etc.  17(11.9)

Nurses among relatives Yes  51(35.7)
No  92(64.3)

Perception that male nurses are relevant 
to the nursing area

Yes 125(87.4)
No  18(12.6)

OPD: Out Patient Department 

<Table 2> Prior experiences with male nurses    (N=143)

Type of Previous experiences Category N %

Studying with male nursing students Yes  92 64.3
No  51 35.7

Mass-media contact of male nurses Yes 109 76.2
No  34 23.8

Working experiences with male nurses Yes  84 58.7
No  59 41.7

부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의료계 종사자가 

있다고 답한 여자간호사는 51명(35.7%)이었으며, ‘남자가 

간호사에 합하다’고 답한 여자간호사는 125명(87.4%)이었

다(Table 1).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 련 이  경험은 학교에서 남

자간호학생과 공부한 경험이 있는 여자간호사는 92명(64.3%)

이었으며, 매체에서 남자간호사를 한 경험이 있는 여자

간호사는 109명(76.2%), 남자간호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

자간호사는 84명(58.7%)이었다(Table 2).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의 수는 3.71±0.81 이었다. 간

호직 인식에서 하  역인 통  이미지는 3.84±0.75 , 사

회  이미지는 3.09±0.95 , 문  이미지는 4.07±0.70 이었

으며, 간호직 망은 3.70±0.88 이었다.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는 평균 3.34±0.86 이었다(Table 3).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에 따른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차이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 련 이  경험에 따른 남자간호

사에 한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간호사에 

합하다고 생각하는 여자간호사가 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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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emale nurses's nursing job recognition and perceived image of male nurses  (N=143)

Variables Mean±SD Range

Nursing job recognition 3.71±0.81 1～5
  Traditional image 3.84±0.75 1～5
  Social image 3.09±0.95 1～5
  Professional image 4.07±0.70 1～5
  Nursing job prospectus 3.70±0.88 1～5
Perceived image toward male nurses 3.34±0.86 1～5

<Table 4> Differences of perceived image toward male nurses according to prior experiences related to male nurses   

 (N=143)

Variables Categories
Image toward  male nurses

 Mean±SD t(p)

Nursing job relevance to male
Yes 54.67±8.00

1.52(<.001)
No 45.05±8.79

Studying with male nursing students
Yes 53.51±8.56

 .15(.928)
No 53.77±9.23

Mass-media contact of male nurses
Yes 54.52±8.50

 .53(.008)
No 50.05±8.52

Working experiences with male nurses
Yes 52.90±9.29

1.47(.362)
No 54.25±7.74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female nurses' nursing job recognition and image toward male nurses  (N=143)

Variables

Traditional 

image

r(p)

Social image

r(p)

Professional 

image

r(p)

Nursing job 

prospectus

r(p)

Nursing job 

recognition(Total)

r(p)

Image toward male nurses .16(.058) .41(<.001) .45(<.001) .49(<.001) .53(<.001)

여자간호사보다 이미지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한, 매체를 통해 남자간호사를 한 경험이 

있는 여자간호사가 경험이 없는 여자간호사보다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8)(Table 4).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관계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는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

(r=.53, p<.001)과 양의 상 계를 보여주었다. 하  요인으

로는 사회  이미지(r=.41, p<.001), 문  이미지(r=.45, 

p<.001), 간호직 망(r=.49, p<.001)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상 계를 보 다(Table 5).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간호직 인식의 하부 요인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사회  이미지, 문  이미지, 간호직 

망과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남자가 간호

사로 합하다는 생각(남자의 간호사 합성)과 남자간호사에 

한 매체의 경험을 독립변수로 Dummy처리 하여 투입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다 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

산의 조건을 검정하 다. 다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 한

계가 0.431～0.982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1～2.32로 10을 넘지 않

았다. 상태지수는 1.000～22.141로 30을 넘지 않았다. 한 오

차의 자기상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이 1.788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잔차분석 결과 표 화된 잔차의 범 가 -19.20～15.04로 

등분산성을 만족하 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직 인식의 하  요인인 간호직 

망(β=.193, p=.049), 남자의 간호사 합성(β=.329, p<.001), 남

자간호사에 한 매체 경험(β=.244, p<.001), 사회  이미

지(β=.225, p=.009), 문  이미지(β=.191, p=.021) 모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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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female nurses' image toward male nurses (N=143)

Variables B SE β t(p) R2 Adj. R2  F(p)

Constant 7.81 5.15 1.52(.132) .502 .427
22.51

(p<.001)
Nursing job prospectus .316 .159 .193 1.99(.049)

Nursing job relevance to male 8.59 1.67 .329 5.12(＜.001)

Mass-media contact of male nurses 4.95 1.30 .244 3.80(＜.001)

Social image .429 .162 .225 2.65(.009)

Professional image .294 .125 .191 2.35(.021)

간호사에 한 이미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  간호직 망, 남자의 간호사 

합성과 남자간호사에 한 매체 경험, 사회  이미지, 

문  이미지가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에 해 42.7% 설

명하 다(F=22.15, p＜.001, Adj. R2=.427)(Table 6). 

논    의

본 연구에서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은 평균 3.71 으로 

나타났다. 간호 학생의 경우는 3.51 (Jeong & Yoo, 2010)이

었으며, 간호사는 3.66 (Kim et. al, 2015)이어서 본 연구의 

간호직 인식이 더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를 거듭

할수록 여성의 문직으로 표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정

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간호사에 한 일반인의 이미지는 Lee(1996)의 연구에서 남

자고등학생 경우 2.72 이었으며, Mun(2010)의 남자고등학생, 

학부형, 교사의 경우는 2.92 , Kang, Go, Yang과 Kim (2003)

의 고등학교 교사, 방송인, 법무 행정 공무원에서는 3.19 이

었다. Kim과 Kim(2001)의 환자, 보호자, 의사, 사무행정직의 

경우는 3.49 , Han, Sohn, Lee와 Choi(2003)의 연구는 평균 

2.91  이었다. 이처럼 간호사의 간호사 이미지가 일반인의 

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직에 해 

정 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간

호직에 해 정 인 인식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

들도 간호직에 해 좀 더 정 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방법으로 홍보 등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직 인식의 하  역별 수는 문  이

미지가 평균 4.07 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  이미지가 3.09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Kim 

등(2015)의 결과에서는 통  이미지 3.77 으로 가장 높았

고, 사회  이미지 3.43 으로 가장 낮았다. Park(2002)의 연

구에서는 통  이미지와 내용이 유사한 돌  이미지가 가

장 높게, 사회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다

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간호사에 한 일반인 이미지에 한 

연구에서 환자, 보호자, 학부형을 상으로 한 Yang(1998)의 

연구와 환자를 상으로 한 Kang(2001)의 연구에서 문  

이미지가 가장 높게, 개인  이미지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교사를 상으로 한 Kang 등(2003)의 연구에서도 

문  이미지가 가장 높게, 간호직 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일반인들이 간호사보다 간호직을 문직으로 생각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호사들은 통  이미지

에서 문  이미지로 간호사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간호사들이 간호사 이미지가 문  이미지로 

변화될수록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도 변화되리라 여겨져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3.34

으로 나타났다. Lee(1996)의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는 2.66 이었고, Mun(2010)의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은 3.22

, 학부형은 3.33 , 교사는 3.41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는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

으로 악되었다. 이는 최근에 이르러 성역할의 고정 념이 

깨지면서 간호직이 더 이상은 여성만의 직업이 아니며 남녀 

구나 선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온 결

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남자간호사에 해 지속 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향을 주는 요인에서 ‘남자가 간호

사에 합하다’고 답한 여자간호사가 ‘그 지 않다’고 응답

한 여자간호사보다 남자간호사의 이미지 수가 유의하게 높

아서 남자간호사에 해 더 정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Mun(2010)의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포함한  역에 합하다’의 문항에 남자고등학생과 학부

형, 교사 모두가 가장 낮은 수를 보 고, ‘간호직은 여성의 

직업이다’의 문항도 학부형의 수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에 

미루어 볼 때 남자가 간호직에 한 합성은 비교  낮게 

나타날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Wee, Park과 Mi(2013)의 연

구에서 간호직 내에 아직도 성 역할 고정 념이 남아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Kim(2014)의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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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에서는 보수  가치 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간호사의 

산부인과 배치는 하지 않으며, 업무자체가 독립 이지 못

하고 의사로부터의 수동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존경받지도 않을 뿐더러 미래의 망 한 밝지 못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남자간호사에 한 이

미지는 아직도 보수  가치  혹은 간호사의 통 인 이미

지로 인해 성별에 따른 편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해서는 

남자간호사 개인차원의 발 을 한 노력 뿐 아니라 병원수

에서 남자간호사의 특성에 한 분석에 기 한 부서 배치

와 지속 인 추후 교육을 통해 남자간호사의 응력과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므로 문직으로의 인식과 상을 증진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 여자간호사들에게는 여자간호사들

이 주류인 장에서 남자간호사가 겪을 수 있는 혼란과 갈등

을 해소시키기 한 인 계 증진 로그램을 통해 동반자 

계를 맺도록 도와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매체를 통해 남자간호사를 한 경험이 있는 여자간호

사가 경험이 없는 여자간호사보다 남자간호사의 이미지 수

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Lee(1996)의 연구에서

도 간호사 이미지에 매체(TV, 신문, 잡지 등)의 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xyby(2003)는 매체가 남자

간호사들에 하여 정 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남성의 간호

직 선택 비율을 증가 시키는 것과 련 있다고 하 으며, 

한 Mun(2010)의 연구에서도 매체가 간호사 이미지에 가

장 높게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남자가 간호사로 

합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체를 통해 남자간호사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면 남자간호사에 해 정 인 이미지를 갖

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계 차원에서 

매체 속에서 간호사가 여성만의 직업이 아니며, 남녀를 벗

어나 환자의 질병회복과 건강증진을 한 문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극 이고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와 간호직 인식과의 계에서 사

회  이미지, 문  이미지, 간호직 망과 양의 상 계를 

보여서 간호직 인식이 높을수록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상

으로 한 Mun(2010)의 연구에서는 통  이미지, 사회  이

미지, 문  이미지, 간호직 망은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

지와 양의 상 계가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이런 결과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간호직에 한 

인식이 정 일수록 남자간호사 이미지도 정 임을 의미한

다.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측요인으로 간호직 망, 남자의 간호사 합성, 남자간호

사에 한 매체 경험, 사회  이미지, 문  이미지가 

총 42.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Yang(1998)의 연구에서 간

호사 이미지의 결정요인은 주  요인, 제도  요인, 매체  

요인이었다. 주  요인에는 간호사에 한 직  경험이 포

함되어 본 연구의 남자간호사와의 경험 요인과 부분 으로 

일치하고 있고, 매체  요인에는 매체의 향이 포함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간호직에 한 인식이 

차 정 으로 변화하면서 앞으로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도 

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재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측요인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 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다양한 요인에 한 추

후 연구를 통해 설명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한 

이미지의 계와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측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연구이다. 연구는 병원에서 근

무하는 여자간호사 150명을 상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

다.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은 3.71 이었다. 간호직 인식에

서 하  역으로 문  이미지는 4.07 , 통  이미지는 

3.84 , 간호직 망은 3.70 , 사회  이미지는 3.09  순이

었다.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는 평균 3.34 이었다. 남자간호사

에 한 이미지는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 사회  이미지, 

문  이미지, 간호직 망과 양의 상 계를 보 다. 남자

간호사에 한 이미지에 한 측요인으로 간호직 망, 남

자의 간호사 합성, 남자간호사에 한 매체 경험, 사회

 이미지, 문  이미지로 총 설명력은 42.7%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교육과 실무, 연구에서 남자간호사의 응

을 돕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으로 간호

학 교육과정  남녀 간의 차이와 인간 계에 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임상

장에서도 여자간호사와 남자간호사가 동반자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후교육과 교류증진을 한 로그램의 개발과 

용이 필요하다. 한 임상실무 장에서 남자간호사의 특성

을 고려하여 효율 으로 인력 리 체계가 운 되어야 한다. 

한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  흐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남자간호사의 이

미지에 한 반복연구와 매체 등을 극 활용하여 간호

사 이미지를 높이기 한 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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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job recognition of female nurses and perceived image of 
male nurses, and to investigat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is perceived image.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15 with 143 female clinical nurses who worked at hospital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emale nurses recognition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images of male nurses. Social image(r= 
.41, p<.001), professional image(r=.45, p<.001), and nursing job prospects(r=.49, p<.001)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ceived image of male nurses. Nursing job prospect(β=.193, p=.049), perception that male nurses 
were suitable for their jobs(β=.329, p<.001), mass media experience related to male nurses(β=.244, p<.001), social 
image(β=.225, p=.009) and professional image(β=.191, p=.021) explained 42.7% of the variance in image of male 
nurses.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ursing education and research should find concrete 
ways to improve perceived image of male nurses. It will enhanc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by improving 
male nurse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female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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