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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much influence nursing student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knowledge of medical waste have on their attitudes toward medical waste. Methods: The subjects were 211 nurs-
ing students recruited from 2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rising 
measures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medical wast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SPSS/WIN 25.0 program. Results: A total of 211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for 9 untrusted responses out of 220 that included missing values. Those subject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who received environmental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was higher (t=3.15, p=.002). The 
higher their grades, the better their knowledge of medical waste (F=3.40, p=.035). Those subjects’ knowledge of medi-
cal waste who received medical waste education was relatively high (t=3.14, p=.002). Those subjects with clinical prac-
tice experience had more sensitive attitudes toward medical waste (t=2.06, p=.041). Those subjects’ attitudes toward 
Medical waste who received medical waste education at the universities were relatively high (t=2.04, p=.043). The 
subject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attitudes toward medical waste (r=.44, 
p<.001).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ir attitudes toward medical waste is their environmental attitudes and medical 
waste education. Conclusion: The higher the nursing student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the higher their atti-
tudes toward medical wast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vironment and medical waste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toward medical waste.

Key Words: Students, Nursing; Environment; Medical waste; Knowledge; Attitude

주요어: 간호대학생, 환경, 의료폐기물, 지식, 태도

Corresponding author: Lee, Hyun Ju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57 Oryundae-ro, Geumjung-gu, Busan 46252, Korea. 
Tel: +82-51-510-0776, Fax: +82-51-510-0747, E-mail: iodes@cup.ac.kr

Received: Feb 12, 2019 / Revised: Apr 21, 2019 / Accepted: Apr 29,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 사회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성장 위주의 사회 ․ 경제적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 온

난화 현상, 환경오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환경의 문제

가 중요한 이슈로 두되고 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의 개발, 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함양 및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는데[2]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환경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

위가 없다[3]. 친환경 행동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가장 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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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온 것은 바로 환경의식이며, 환경문제에 한 지식과 태

도가 개인의 일상에서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이끄는 주된 인과

요인이라는 인식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4]. 따라서 현

재뿐 아니라 미래세 의 환경의식과 환경태도에 영향을 준다

는 점에서 환경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2]. 

환경의식이란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의식하고 그 해결 노력

을 지지하는 정도 혹은 문제 해결에 개인적으로 기꺼이 기여하

려는 정도’를 말하며[5]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한 인식, 환

경보전에 한 태도, 환경의식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6]. Jo와 Kim [7]은 환경의식을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과 환경

정책에 한 평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의식은 어떠한 특정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사용 및 처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해 의식적이며 일관성 있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하지만, 현재 부분의 학들이 그렇듯이, 초등학

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녹색소비, 친

환경의식 및 태도 등에 한 환경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있지만, 

학입학 이후에는 이러한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 스스로의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환경행동으로 실천하

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2]. 

최근 간호교육 영역에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이론 수업위주의 강의식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정보와 지식의 폭발적 팽창과 지식의 수명주

기가 매우 짧은 정보화 사회에 처하기 어렵게 한다[8]. 간호

현장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현재의 간호 학생들은 환경과 질

병의 관련 요인을 지각하고 환경에 이로운 행위를 기본으로 하

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서[9] 더 나아가 친환경 의료서비스의

[10] 주축이 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친환경 의료서비스는 기존 의료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친

환경적 재료를 사용하여 폐기물에 의한 오염을 줄이며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의미한다[10]. 병원인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이며[11], 의료폐기물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상은 간호사이므로 이들의 올바른 의료폐기물 관리는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12]. 

전문직 간호사들은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의료폐기물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인식

해야 하고, 의료폐기물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야 할 의무가 있다[13],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올바른 의료폐기물 관리는 2

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3] 미래 간호현장의 주역이 될 간호

학생의 환경의식과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를 분석하고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환경의

식과 의료폐기물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의 개선 방향을 찾는 연

구를 수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의료폐기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료폐기물 처리

에 관한 연구[14-18]와 간호사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와 실천에 

관한 연구와 의료폐기물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12,19]

가 있다. 현재도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간호사들이 감염과 전염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관리를 통해 그 위험성을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간호 학생들의 

환경의식과 의료폐기물에 한 지식과 태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확인하여 의료폐기물관리에 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미래사

회의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만드는 큰 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친환경 의료서비스의 주축이 될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환경의식과 의료폐기물에 한 지

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간호학 분야에서의 환

경교육 방향수립에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환경의식, 의료폐

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 정도를 분석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함

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상자의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를 파악

한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 정도를 분석한다.

 상자의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다. 

 상자의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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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환경의식과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임상실습 운영 시기가 유사한 B시 소재 1

개 학교와 C시 소재 1개 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4학

년 1,200여명의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

에 동의한 220명이었다. 간호학 전공과목을 본격적으로 접하지 

않은 1학년 학생은 제외하였다. 적절한 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 임의추정 예측변수 8개를 

적용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60명

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기준으로 할 경우 분산분

석의 검정력이 부족하게 되어 분산분석 기준으로 중간 효과크

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80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200명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근거 하에 탈락률 10%를 적용

하여 총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상자 선정기준은 

(1)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4학년의 학생,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사전 동의서를 통하여 연

구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생이며, 상자 제외 기준은 (1) 휴학

생, (2) 현재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220명에게 연구목

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완성하

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포함된 불

성실한 응답 9부를 제외하여 21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3문항과 임상실습경험, 임상실습 과목에 관한 

실습특성 2문항, 중 ․ 고등학교 환경 관련 교육경험과 학에서 

환경교육 경험, 의료폐기물 교육경험 및 필요성에 관한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환경의식

환경의식이란 환경에 한 인간의 의식적 작용을 나타내는 

용어로 환경규범, 환경지식, 환경태도, 환경경험 및 환경관심

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자의 도구를 수정 ․ 보완

하여 만든 Song [20]의 도구를 사용하여 환경의식을 측정하였

으며 전자메일로 도구사용 허락을 받았다. 환경규범은 5가지 문

항으로 구성되어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친환

경적인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Song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 본 연구는 .84였다. 환경

지식은 6개의 문항으로 환경문제에 관련된 특정 사실에 해 이

해하는 정도를 말하며 Song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 본 연구는 .90이었다. 환경태도는 6개의 문항으로 환경문제

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감정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심리적 성향을 말하며 

Song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 본 연구는 .83이었

다. 환경경험은 6개의 문항으로 환경교육이나 관련활동 등 환

경과 관련된 직 ․ 간접적인 경험을 말하며 Song [20]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87, 본 연구는 .85였다. 환경관심은 5개의 

문항으로 환경에 한 인식에서부터 환경보호를 지지하는 것

까지의 넓은 범위의 개념이며 Song [20]의 연구는 Cronbach’s 

⍺는 .92, 본 연구는 .90이었다. 

3)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은 어떤 상에 하여 배우거나 실천

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로서 환경부 의료폐기

물 분리배출 지침(2018년 7월 Version. 1)을 참고하여[21] 지

식 측정도구 15문항을 만들었으며, 도구의 주된 내용은 의료폐

기물의 개요, 의료폐기물 배출 및 보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

였다. 개발한 도구는 B시 소재 P 학교병원과 I 학교병원의 

감염간호사 2인과 P간호 학 간호학교수 1인에게 검사문항에 

한 표면적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의료폐기물에 한 지식 문

항은 각 문항에 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폐기물에 한 지식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KR-20=.56이었다.

4)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는 사물, 사람, 제도 또는 사건에 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자세로 타고난 것이 아니

라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변화 가능한 것으로서[12], 의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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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련 태도 측정을 위하여 Park [22]이 개발한 ‘감염성 폐기

물에 한 태도’ 측정도구 15문항을 이용하였다. 도구의 주된 

내용은 환경오염과 관련 사항, 보건학적 위해성, 배출시 분리

수거, 법적 개념에 한 태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가능한 점수범위

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폐기물에 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Park [22]의 연

구에서 Cronbach’s ⍺는 .89, 본 연구는 .92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가톨릭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IRB No: CUPIRB-2018-019)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

집은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3주간 B시 소재 1

개 학교와 C시 소재 1개 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4학

년 학생들을 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각 학교 간호학

과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학과 교수가 연구자임이 노출

되지 않도록 보조연구원이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

명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한 내용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로 희망한 학생들

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

해 동의서와 설문지를 각각 구분하여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작

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내외였다. 설문에 한 감사의 표

시로 모든 상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으로 형광펜 세트를 제공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상자의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의 차이는 Two-sample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및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상자의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의 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상자의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연령은 22.35±4.38세이고 여학생이 82.5%였

다. 학년별로는 2학년 35.5%, 3학년 34.6%, 4학년 29.9% 순이었

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상자가 64.5%였으며 이수한 실습교

과목은 성인간호학실습 100.0%, 여성건강간호학실습 87.5%, 아

동간호학실습 78.7% 순이었다. 중고교시절 환경 관련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는 상자는 80.1%, 학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상자는 79.6%였다. 연구 상자의 89.1%는 학

에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99.5%의 상

자는 학에서 의료폐기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교육 희망 시기는 1학년 47.4%, 2학년 38.9%였다(Table 1).

2. 대상자의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

 

상자의 환경의식은 평균 98.27±15.10이었고 평점평균 

3.51±0.54점이었다. 세부영역의 평점평균은 환경규범 3.72± 

0.66점, 환경지식 3.35±0.70점, 환경태도 3.62±0.62점, 환경경

험 3.58±0.68점, 환경관심 3.27±0.80점이었다. 의료폐기물 관

련 지식은 최저 0점 최고 15점으로 평균 9.11±2.50점, 의료폐

기물 관련 태도는 평균 62.46±7.43이었고 평점평균은 4.16± 

0.49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경의식은 중고교 때 환경교

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환경의식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t=3.15, p=.002).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40, p=.035) 사후 검정

결과 4학년(9.74±1.61점)이 2학년(8.65±2.92점)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지식점수가 높았으며,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경

험이 있는 학생들의 지식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3.14, p=.002).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는 임상실습 경험(t=2.06, 

p=.041)과 학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경험(t=2.04, p=.043)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태도 점수가 높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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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vironmental Consciousness, Medical Waste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Participants (N=211)

Variables Item
Item Total

M±SD Range M±SD Rang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Environmental norm
Environmental knowledge
Environmental attitude
Environmental experience
Environmental interest

28
 5
 6
 6
 6
 5

3.51±0.54 
3.72±0.66
3.35±0.70
3.62±0.62
3.58±0.68
3.27±0.80

 
1~5
1~5
1~5
1~5
1~5

 98.27±15.10
18.59±3.28
20.11±4.19
21.72±3.74
21.51±4.09
16.33±4.00

 28~140
 5~25
 6~30
 6~30
 6~30
 5~25

Medical waste knowledge 15  9.11±2.50  0~15

Medical waste attitude 15 4.16±0.49 1~5 62.46±7.43 15~7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1)

Characteristics Division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74
 37

(82.5)
(17.5)

Age 22.35±4.38
≤20
 21
 22
≥23

 65
 49
 45
 52

(30.9)
(23.2)
(21.3)
(24.6)

Grade Sophomore 
Third-grade
Fourth-grade

 75
 73
63

(35.5)
(34.6)
(29.9)

Clinical practice Yes
None

136
 75

(64.5)
(35.5)

Completed practice 
subject (n=136)

Adult nursing
Women's nursing
Child nursing
Elderly nursing
Community nursing
Mental health nursing
Integrated nursing
Nursing management

136
119
107
 75
 68
 60
 53
 51

(100.0)
(87.5)
(78.7)
(55.1)
(50.0)
(44.1)
(39.0)
(37.5)

Middle․high school 
environment education 
experience

Yes
None

169
42

(80.1)
(19.9)

University medical waste 
education experience

Yes
None

168
43

(79.6)
(20.4)

Need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t university

Yes
None

188
23

(89.1)
(10.9)

Need for medical waste 
education at university

Yes
None

210
1

(99.5)
(0.5)

University medical waste 
education hope period

Freshman
Sophomore 
Third-grade
Fourth-grade
Before employment
Others

100
82
13
4
4
8

(47.4)
(38.9)
(6.2)
(1.9)
(1.9)
(3.7)

4. 대상자의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환경의식은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와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r=.44, p<.001). 환경의식의 하부영역 중에

서는 환경지식은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17, p=.013)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와는 환경규범(r=.17, p=.014), 환경지식(r=.21, p=.002), 

환경태도(r=.36, p<.001), 환경경험(r=.18, p=.022), 환경관

심(r=.22, p=.0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5. 대상자의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 영향요인

상자의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환경의식의 하부영역인 환경규범, 환

경지식, 환경태도, 환경경험, 환경관심과 의료폐기물 관련 지

식 및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임상실습 경험과 

학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

였다. 이때 독립변수들 중 임상실습 경험과 의료폐기물 관련 교

육 경험은 ‘없음’을 기준으로 더미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간 산점도를 그린 결과 직선의 형태로 선형성을 

나타냈으며, 정규확률도표(normal probability plot)를 확인

한 결과 45도 직선에 근접하여 잔차의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잔차 산점도(residual plot)를 확인하였을 때 잔차들이 모두 0

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였

다. 변수들의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0.99로 0.1 이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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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vironmental Consciousness, Medical Waste Knowledge and Attitud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1)

Variables Categories 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Medical waste 
knowledge

Medical waste 
attitud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174
 37

3.52±0.51
3.46±0.65

0.56 (.576) 9.08±2.52
9.27±2.39

-0.42 (.676) 4.18±0.47
4.11±0.62

0.59 (.558) 

Age (year) ≤20
 21
 22
≥23

 65
 49
 45
 52

3.53±0.47
3.41±0.53
3.66±0.49
3.45±0.65

1.95 (.123) 8.60±2.84
9.41±1.99
9.33±2.01
9.29±2.77

1.35 (.259) 4.20±0.42
4.11±0.56
4.15±0.45
4.18±0.56

0.33 (.800)

Grade  Sophomorea 

 Third-gradeb

 Fourth-gradec

 75
 73
 63

3.49±0.48
3.46±0.53
3.59±0.49

1.17 (.312) 8.65±2.92
9.04±2.57
9.74±1.61

3.40 (.035)
 a＜c†

4.07±0.51
4.18±0.54
4.25±0.41

2.43 (.090)

Clinical practice  Yes
 None

136
 75

3.52±0.57
3.49±0.48

0.39 (.679) 9.37±2.20
8.65±2.92

1.85 (.067) 4.22±0.48
4.07±0.51

2.06 (.041)

Middle and high school 
environment education 
experience

 Yes
 None

169
 42

3.57±0.52
3.28±0.57

3.15 (.002) 9.25±2.44
8.57±2.66

1.58 (.116) 4.19±0.49
4.08±0.53

1.26 (.208)

University medical waste 
education experience

 Yes
 None

168
 43

3.52±0.57
3.49±0.48

0.84 (.401) 9.38±2.34
8.07±2.84

3.14 (.002) 4.20±0.49
4.02±0.50

2.04 (.043)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Medical Waste Knowledge and Attitude (N=211)

 Variables
1 2 3 4 5 6 7 8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Environmental norm 1

2. Environmental knowledge .35 (＜.001) 1

3. Environmental attitude .43 (＜.001) .42 (＜.001) 1

4. Environmental experience .46 (＜.001) .59 (＜.001) .51 (＜.001) 1

5. Environmental interest .44 (＜.001) .61 (＜.001) .62 (＜.001) .66 (＜.001) 1

6. Environmental consciousness (total) .66 (＜.001) .78 (＜.001) .76 (＜.001) .83 (＜.001) .86 (＜.001) 1

7. Medical waste knowledge .02 (.789) .17 (.013) .12 (.088) .02 (.742) .09 (.182) .11 (.109) 1

8. Medical waste attitude .17 (.014) .21 (.002) .36 (＜.001) .16 (.022) .22 (.001) .28 (＜.001) .13 (.055)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edical Waste Attitude of the Participants (N=21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06 .19 　 16.03 ＜.001

Environmental attitude 0.28 .05 .35  5.53 ＜.001

University medical waste education experience† 0.14 .07 .13  2.07 .040

Adj. R2=.14, F=17.69, p＜.001
SE=Standard error; Adj.=Adjusted; †Treated Dummy variable (reference: none).

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은 1.00~1.01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ston 값은 1.96으로 2에 가까워 오차의 

독립성 및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투입한 8개의 변수 중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유의하게 고유변량을 발생시킨 상자의 환경태

도(β=.35 p<.001)와 일반적 특성 중 학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여부(β=.13, p=.004) 최종 모형에 포함되었다. 즉, 환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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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학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여부가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의

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한 전체 설명력은 약 14.0%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나아가 이들

의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

호 학생을 위한 환경교육과 의료폐기물에 관한 교육 지침 마

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친환경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문제에 한 인식

과 태도가 높고 긍정적일수록 건강한 환경에 한 가치관에 영

향을 주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친환경 실천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24].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실천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중 카테터, 산소마

스크, 튜브 및 일회용 장갑 등의 PVC (Polyvinyl Chloride) 제

품들은 소각하면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이러한 유해물질은 

암,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 질환, 내분비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만[11] 의료기관의 폐기물 관리실천은 여전히 위생적 처리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25]. 이러한 병원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

리실천은 병원환경이나 인체에 해 유해성분의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관리실천은 친환경 의료서비스 

지향성에 지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래 친환경 병원환경을 구축하고 친환경 의료서

비스의 주역이 될 간호 학생을 상으로 환경의식과 의료폐

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친환

경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환경의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학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교

육경험이 있는 경우의 환경의식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중 ․ 고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학생의 환경의

식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의식은 체로 젊

을수록, 교육을 받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

록, 진보적인 성향을 지닐수록, 그리고 여자가 더 높은 환경의식

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7,28]. 이 중 교육이 환경의식

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은 교육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

계를 지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한 이해능력을 높이고 친환

경적 세계관을 형성시켜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9]. 본 연구결

과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는 환경의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다양한 연령 가 아니라 젊은 학생

들만을 상으로 한 결과라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해석되며, 중

고교시절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높은 환경

의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 환경의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증명한다. 따라서 중고교시절의 환경교

육이 환경의식에 주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 로 간

호 학생들을 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은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

아질수록 지식이 높고 학에서 의료폐기물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경우가 지식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료폐기

물 관련 태도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에서 의료폐

기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자의 태도점수가 높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의료폐기물 지식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결과[13]와 일치하고,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

우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가 높은 것은 임상실습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을 받은 경

우가 지식과 태도 모두 차이를 보이는 점을 토 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일깨울 수 있도록 간호 학생들을 위한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의

료폐기물 관련 지식은 임상간호사에게 적용한 선행연구[12, 

19] 도구를 학생에게 적용이 어려워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 지침(2018년 7월 Version. 1)을 참고하여[21] 15문항을 

구성한 뒤 전문가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고 사용한 결

과 KR-20=.56이었다. 신뢰도 값은 0.7 이상이면 좋은 편이고 

0.5~0.7은 보통이며 0.5 이하이면 신뢰도가 좋지 않은 것을 의

미한다[30]. 간호 학생의 의료폐기물 지식 측정 후속연구를 

위하여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보완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 학생의 환경의식,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 및 태도의 상

관관계 결과 환경의식과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가 높을수록 정

적 상관관계가 높았다. 환경의식의 하위영역별로는 환경지식

과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환경의

식의 모든 하위영역이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환경의

식이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되

므로 간호 학생들을 위한 환경의식 제고 및 함량을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관리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

다[13]. 환경의식의 세부영역인 환경규범, 환경지식, 환경태도, 

환경경험 및 환경관심에 하여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선

행연구[20]에서 환경경험과 환경관심이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

치고 환경지식과 환경태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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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하였으나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는 모든 하위 변수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지식과 태도

가 항상 일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선행연구와 상이

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간호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

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의료폐기물에 한 선행연구[12]에

서는 의료폐기물 태도가 증가할수록 의료폐기물 실천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을 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태도는 조사할 수 없었으나 간호

학생들이 향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의료폐기물 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의료폐기물에 한 중요성의 인식

은 단순히 지식수준만으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전문직 간호사

로로 임상에서 실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기

반을 가지고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

여 의료폐기물에 한 실천을 강화하고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

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12], 학생 시기부터 환경의식을 높

이고 폐기물관리에 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간호 학생의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상자의 환경의식의 하부영

역 중 환경태도와 학에서의 의료폐기물 교육경험 여부가 의

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 학에서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과 의료폐기

물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이 14%로 다소 낮아, 본 연구결과 밝혀진 영향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호 학생의 의

료폐기물 관련 태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관련 선행연구

와 문헌들을 고찰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한 후 

각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 학에서 친환경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임상교과목 보다 앞

장서서 정규교과에서 환경과 건강을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간

호학이 친환경 교육의 선발주자로 한 번 더 앞서나갈 필요가 있

다. 지역사회간호학 교육과정 중 환경영역에 의료폐기물과 건

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간호 학생의 관련 지식 및 태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간호사가 아닌 학생을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

료폐기물 관련 행동이나 실천에 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환

경의식과 의료폐기물 지식 및 태도만을 연구하였다는 제한점

이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 친환경 의료서비스의 주역이 될 간

호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교육과 장래 간

호사가 되어 수행할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와 실천을 위해 긍

정적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한 친환경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친환경 간호교육 관

련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미래 친환경 의료서비스의 주축이 될 간호 학생

들을 상으로 환경의식과 의료폐기물에 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간호학 분야에서의 미래 의료폐기물 관련 환경교육 

방향수립에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환경의

식은 환경교육경험에 따라, 의료폐기물 관련 지식은 학년이 높

아질수록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경험에 따라, 의료폐기물 태도

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와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경험에 

따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의식과 의료폐기물 관련 태

도와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 환경의식이 높

을수록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학생의 의료폐기물 지식측정을 위하여 내용타

당도를 보완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 태도 외에 간호 학생의 의료폐기물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는 확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 학생의 환경의식과 의료폐기물에 한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과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정규

교과목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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