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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study was to identify ranges of Korean nurses’ competency in disaster nursing. Methods: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using the Joanna Briggs Institute methodology. The review used information from four databases: RISS, ScienceON, EBSCO
Discovery Service, and CINAHL. In this review, key words were ‘disaster’, ‘nurs*’, ‘competenc*’, ‘ability’ and ‘preparedness’.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were identified as strategies to use in this review. The inclusion criteria for this review focused on the following:
Korean nurse, articles related to disaster nursing competency, peer-review articles published in the full text in Korean and English.
Review articles were excluded. Results: Nineteen studies were eligible for result extraction. A total of 10 categories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y were identified: Knowledge of disaster nursing, crisis management, disaster preparati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sharing,
nursing record and document management, communication, disaster plan, nursing activities in disaster response, infection management,
and chemical, biological, radiation, nuclear, and explosive management.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Korean nurses’ 
common disaster nursing competency, professional disaster nursing competency,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required in nursing
practice. Therefore, future research will be needed to explore and describ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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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1], 사회 구조와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 보안, 

교통, 사회적 구조, 공공기술, 에너지 공급, 대피, 영양, 식수와 위

생,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협력과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하다[2]. 재난은 인간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3]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의 여러 

측면 중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 

인간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재난관리에

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5], 돌봄의 역할

과 더불어 감염관리, 위기상황 관리, 만성 질환 관리, 응급처치, 

코디네이터, 재난계획 수립 등 재난단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

할을 맡고 있다[6,7].

재난간호는 재난과 관련된 간호 지식과 기술을 재난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재난

으로부터 인간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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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8]. 역량은 지식, 기술, 판단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

고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5] 재난간호 역량은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지

식, 기술, 판단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라 할 수 있다.

간호사는 보건인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군으로[7]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의 수준에 따라 재난관리 수준이 달라진

다[8]. 즉 간호사의 수준 높은 재난간호 역량은 재난의 회복 탄력

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이끌 수 있다[5]. 전 세계

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상황

에서 대상자를 직접 간호하기 위한 간호 인력은 코로나19 이전 

간호 인력의 약 2배 이상이 필요하게 되면서[9] 효과적인 재난관

리를 위한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7].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발전시

키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난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10].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병원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11-15]과 상관관

계[16,17]를 확인하는 연구들로 병원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검토 문헌으로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간호대

학생과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한 연구가 

있었다[18]. 이후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중심으로 고찰한 문

헌을 찾을 수 없었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정 영역에 대한 근거의 특성과 범위를 

맵핑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특정 주제와 분야에 대한 연구의 수

행범위를 조사하고[19], 향후 연구의 방향을 안내하는 연구방법

론이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oanna Briggs Institute (JBI)의 주

제범위 문헌고찰 방법[21]을 이용하여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된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간호 역량의 범주를 

확인하여 재난간호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출판연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과 재난간호 역량의 범주

를 확인하고, 재난간호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정 영역에 대한 근거의 특성과 범위를 

맵핑하여 연구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연구[19]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

하고 재난간호 역량의 범주를 고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

구의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은 JBI의 가이드라인[21]에 따라 연

구 질문을 설정하고 문헌 선택과 제외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

하여 자료추출과 분석 및 결과 기술단계로 진행하였다.

2. 연구질문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위한 연구 질문은 대상(population), 개념

(concept), 맥락(context)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21].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를 간호사로, 개념은 재난간호 역량, 맥락은 한국으

로,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질문은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은 

무엇인가?’이다.

3. 문헌 선정 및 제외기준

본 연구는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난간호 역량 관련 문헌 

중에서 영어와 한글로 출판되고, 전문이 공개된 동료 심사 검토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종사자 또는 학생이 연구대

상자인 문헌과 영어와 한글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문헌, 전문

이 비공개된 문헌, 동료 비심사 검토 문헌, 문헌고찰 논문은 제외

하였다(Table 1).

Criteria Inclusion Exclusion

1. Time period None None

2. Language English and Korean Other languages

3. Length of article Full article Non-article

4. Types of article Original researched published in a peer-reviewed journal Non-peer review article, review article

5. Population Nurses Nursing student, physici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other health care providers

6. Place of study Korea Other countries

7. Research field Related to disaster nursing competency Unrelated to disaster nursing competency

Table 1.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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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헌 검색

자료 검색과 수집은 기관생명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면제요청서 승인(KUMC 2020-08-026)을 받은 후 

이뤄졌으며, 자료는 출판연도에 기한을 두지 않고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였다. 마지막 검색

일은 2021년 3월 1일이었다.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된 연구 주제에 대한 기존

의 지식을 밝히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와 EBSCO Discovery Service를 활용하여 제한된 

검색을 하였다. 검색된 문헌에서 제목과 초록, 그리고 색인에 포

함된 단어를 확인하고 분석한 후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문헌검색을 진행하였다. 국내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RISS, 한국과

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를 통합한 

사이언스온(ScienceON)을 활용하였으며, 국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는 EBSCO Discovery Service,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를 활용하였다.

RISS는 스콜라, 누리미디어(DBpia), 코리아스칼라, 학술교육원

(e-Article),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와 연계하고 있고, ScienceON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과 국가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Korean E-resource Service for Library, 

KESLI)과 연계되어 있어 국내에서 출판된 문헌을 검색하기에 적

합하여 RISS와 ScienceON을 선정하였다. EBSCO Discovery Service는 

Web of Science, Scopus, Embase, PubMed 등 주요 해외 학술 데이터

베이스 및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DBpia, KoreaMed 등과 연계되어 

있어 국문과 영문으로 출판된 문헌을 검색하기에 적합하여 선정하

였으며, 간호학과 보건의학 관련 저널 정보를 제공하는 CINAHL

이 EBSCO Discovery Service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선정하

였다.

국문 검색어는 ‘재해’, ‘재난’, ‘간호’, ‘역량’, ‘능력’, ‘준비’를 사용

하였고, 영문 검색어는 ‘disaster’, ‘nurs*’, ‘competenc*’, ‘preparedness’, 

‘Korea’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5. 문헌 선정

전자 데이터베이스 4개를 활용하여 총 239개 문헌이 검색되었다.

RISS에서 검색된 문헌은 총 85개로 검색어에 따라 검색된 문헌 

수는 ‘재해 AND 간호 AND 역량’이 2개, ‘재해 AND 간호 AND 능

력’이 10개, ‘재해 AND 간호 AND 준비’가 2개, ‘재난 AND 간호 

AND 역량’이 21개, ‘재난 AND 간호 AND 능력’이 29개, ‘재난 AND 

간호 AND 준비’가 21개였다.

ScienceON에서 검색된 문헌은 총 43개로 검색어에 따라 검색된 

문헌 수는 ‘재해 AND 간호 AND 능력’이 6개, ‘재해 AND 간호 

AND 준비’가 3개, ‘재난 AND 간호 AND 역량’이 17개, ‘재난 AND 

간호 AND 능력’이 15개, ‘재난 AND 간호 AND 준비’가 2개였다.

EBSCO Discovery Service에서 검색된 문헌은 총 93개로 검색어에 

따라 검색된 문헌 수는 ‘재해 AND 간호 AND 역량’이 1개, ‘재해 

AND 간호 AND 능력’이 5개, ‘재해 AND 간호 AND 준비’가 17개, 

‘재난 AND 간호 AND 역량’이 21개, ‘재난 AND 간호 AND 능력’

이 15개, ‘disaster AND nurs* AND competenc* AND Korea’가 26개, 

‘disaster AND nurs* AND ability AND Korea’가 8개였다.

CINAHL에서 검색된 문헌은 총 18개로 검색어에 따라 검색된 

문헌 수는 ‘disaster AND nurs* AND competenc* AND Korea’가 8개, 

‘disaster AND nurs* AND ability AND Korea’는 1개, ‘disaster AND 

nurs* AND preparedness AND Korea’가 9개였다.

검색된 문헌 239개 중 중복문헌(n=144)을 제외한 95개 문헌을 

연구자 2명이 문헌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Table 1) 따라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문헌고찰 논문 4개, 동료 비심사 검토 문

헌 6개, 연구국가가 국외인 문헌 3개, 간호학 외 학문 분야의 문헌 

9개, 재난교육 문헌 4개, 연구대상자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문헌 40개, 재난간호 외 분야 문헌 8개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문헌 21개를 선정하여 전문을 검토한 후 문헌 1편을 추가하고 재

난간호 역량과 관련성이 낮은 문헌 3개를 제외하여 총 19개 문헌

을 선정하였다(Figure 1).

문헌 선정과정에서 연구자 2명은 독립적으로 문헌을 검토 후 

연구자 간 합의를 걸쳐 최종문헌을 선정하였으며, 미합의된 사항

이 없었기 때문에 제 3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6. 자료추출 및 분석

1) 자료추출

최종 선정된 문헌 19편에서 저자, 출판연도, 연구방법, 연구대

상, 재난간호 역량 관련 변수, 재난간호 역량 관련 변수에 따른 평

가도구, 재난간호 역량을 추출하였다. 재난간호 역량 관련 변수는 

재난준비, 재난간호 역량, 재난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변수는 영

문 변수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영문 변수명에 ‘preparedness’, 

‘preparation’ 단어가 포함된 변수는 재난준비로 분류하고, 영문 변

수명에 ‘competencies’, ‘competency’, ‘ability’, ‘capability’ 단어가 포함

된 변수를 재난간호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영문 변수명에 

‘knowledge’ 단어가 포함된 변수는 재난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2) 자료분석

출판연도,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문헌 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양적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재난간호 역량 관련 변수는 재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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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간호 역량, 재난 지식으로 분류하였으며, 변수에 따른 재난간

호 역량 평가도구를 분석하였다. 재난간호 역량은 Elo와 Kynäs의 

귀납적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22]. 귀납적 내용분석 

과정은 자료를 읽으며 제목을 다는 개방 코딩 후 범주를 형성하

고 범주를 더 큰 그룹으로 형성하는 추상화 단계를 걸쳐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분석 문헌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출판연도, 연구설

계, 연구대상자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Table 2).

1) 출판연도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하여 출판된 논문 수는 총 19

편으로, 2011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2015년, 2016년에 각각 1편

씩 출판되었다. 2017년 6편, 2018년 1편, 2019년 4편, 2020년 3편, 

2021년 2편으로 분석 문헌의 84.2%가 2017년 이후에 출판되었다.

2) 연구설계

분석한 문헌 총 19편 중 서술적 조사 연구가 12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도

RISS

(n=85)

ScienceON

(n=43)

EBSCO Discovery Service

(n=93)

CINAHL

(n=18)

239 studies

Excluded 

  Duplicated articles (n=144)

  Review articles (n=4)

  Non-peer review articles (n=6)

  Foreign country articles (n=3)

  Non-nursing articles (n=9)

  Disaster nursing education articles (n=4)

  Non-nursing participants articles (n=40)

  Irrelevant articles (n=8)

Additional records

identified through 

reference lists (n=1)

Irrelevant topic excluded

(n=3)

22 studies

19 studies

21 studies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CINAHL=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Figure 1. Flow chart of literature 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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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연구는 2편이었으며, 도구개발과 서술적 조사연구를 함

께 설계한 문헌이 2편이었다. 유사실험 설계는 2편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와 단일집단 사전 사후 연구가 있었으며, 수정

된 델파이 조사연구가 1편이었다.

3) 연구대상자

병원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연구한 문헌은 10편으로 분석 문

헌의 5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헌 3편은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문헌 1편은 병원간호사의 재난 준비도

를 평가하기 위한 델파이 연구로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의

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간호사 외 연구대상자로 응급의

학과 의사가 포함되었다. 보건소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연구

한 문헌은 1편이었고, 병원간호사와 보건소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난간호 역량을 연구한 문헌이 1편이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학교보건 교사, 산업간호사를 대상으로 재난간호 역량을 연구한 

문헌이 각각 1편이었다. 연구대상자에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포함된 문헌은 총 15편이었다. 이중 문헌 9편은 연구대

상자를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부서를 토대로 구

분하였고, 의료기관 내 부서를 구분하지 않은 문헌이 2편이었으며, 

의료기관 내 단일 부서의 간호사가 연구대상자인 문헌은 4편으로 

단일 부서는 모두 응급실 간호사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내 단일 부서인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문헌 4편을 제

외한 문헌 11편의 연구대상자를 병원간호사로 분류하였다.

2.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관련 변수 분석 결과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된 변수는 재난준비, 재난간호 

역량, 재난 지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재난준비에는 

재난 준비도와 재난대비 역량, 재난대응 준비도, 개인적인 재난

준비, 재난간호 준비도가 있었다. 영문으로 표기된 재난 준비도

(disaster preparedness)를 각 문헌에서 국문으로 재해대비상태[A1], 

재난대비도[A12], 재난 준비도[A16]로 각각 다르게 기술하였다. 재

난간호 역량에는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재난간호 역량, 재난간

호 대비-대응 역량, 재난대처 능력, 감염성 재난대응역량, 자연재

난 관리 핵심수행능력이 있었다.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을 변수로 사용한 문헌은 총 6편으로 이 

중 문헌 1편에서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을 재난간호 핵심역량으

로 표기하였다[A3]. 재난간호 역량(disaster nursing competencies)은 

문헌 3편에서 사용하였으며 각각 문헌에서 국문으로 재난간호 역

량[A15,A16]과 재난간호 수행능력[A17]으로 표기하였다. 재난 지

식에는 재난 지식, 재난대처 지식, 재난간호 지식이 있었다.

Variable Categories n (%) Study No

Publication year 2011~2016 3 (15.8) A1~A3

2017 6 (31.6) A4~A9

2018 1 (5.3) A10

2019 4 (21.1) A11~A14

2020 3 (15.8) A15~A17

2021 2 (10.5) A18, A19

Research design Cross-sectional survey study 12 (63.1) A2, A3, A5~A7, A9, A11~A15, A19

Scale development 2 (10.5) A4, A18

Scale development and cross-sectional survey study 2 (10.5) A1, A8

Quasi-experimental design 2 (10.5) A16, A17

Modified delphi study 1 (5.3) A10

Population Hospital nurses† 10 (52.6) A1, A4, A7, A8, A11, A13~A15, A17, A19

Emergency nurses 3 (15.8) A2, A9, A16

Community health nurses 1 (5.3) A12

Emergency nurses and emergency physician 1 (5.3) A10

Hospital nurses† and community health nurses 1 (5.3) A18

Occupational health nurses 1 (5.3) A6

School health nurses 1 (5.3) A5

Visiting nurses 1 (5.3) A3
†Non-single department nurse in the hospital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ture (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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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관련 변수에 따른 평가도구 분석 

결과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관련 변수인 재난준비, 재난간호 역

량, 재난 지식에 따라 사용한 평가도구를 분석하였다(Table 3).

간호사의 재난 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Disaster 

Preparedness Questionnaire for Nurses (DPQ-N), Disaster Preparedness 

Evaluation Tool (DPET), Disaster Preparedness Evaluation Tool for 

nurses-the Korean version (DPET-K), Kim's disaster preparedness, 델파

이 설문지가 있었다. 병원간호사의 재난대비 역량 평가는 DPQ-N

을 사용하였으며, 병원간호사의 재난대응 준비도는 Disaster 

Response Readiness Questionnaire of the Korean version (DRRQ-K)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방문간호사의 개인적인 재난대비 평가는 

Kang’s Personal Disaster Preparedness (Kang’s PDP)를 수정하였으며, 

병원간호사의 재난간호 준비도 평가는 Hur’s disaster readiness를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Noh’s Core Competency on Disaster Nursing (Noh’s CCDN)을 문헌 

5편에서 사용하였고, 방문간호사의 재난간호 핵심역량은 Kang’s 

Disaster Preparedness Scale (Kang’s DPS), DPQ-N, Noh’s CCDN의 도

구들을 수정하여 평가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평

가는 Ahn’s Core Competency on Disaster Nursing (Ahn’s CCDN)을 

사용하였고, 병원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평가는 Disaster Nursing 

Preparedness-Response Competency scale (DNPRC scale)과 Noh’s CCDN

을 사용하였다. 병원간호사의 재난간호 대비-대응 역량 평가는 

DNPRC scale을 사용하였고, Noh’s CCDN을 이용하여 병원간호사

의 재난대처 능력을 평가하였다. 산업간호사의 감염성 재난대응

Categories Variable Evaluation tool Population Study No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preparedness DPQ-N HN A1

Delphi questionnaire EN, EP A10

DPET CHN A12

DPET-K CHN, HN A18

Kim's disaster preparedness EN A16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e DPQ-N HN A14

Readiness for disaster response DRRQ-K HN A19

Personal disaster preparation Modified Kang's PDP VN A3

Preparedness of disaster nursing Hur's disaster readiness HN A13

Disaster 

nursing 

competency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Noh's CCDN HN A8, A11, A13

EN A2, A9

Modified that Kang's DPS and DPQ-N and Noh's CCDN VN A3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Ahn's CCDN EN A16

DNPRC scale HN A15

Noh's CCDN HN A17

Disaster nursing preparedness-response 

competency

DNPRC scale HN A4

Disaster preparedness abilities Noh's CCDN HN A7

Infectious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IDRC-OHN OHN A6

Natural disaster and nursing core competency Noh's CCDN SHT A5

Disaster 

knowledge

Disaster-related knowledge Park's disaster-related knowledge EN A9

Disaster knowledge EN A16

Knowledge of disaster preparedness Modified Park's disaster-related knowledge HN A7

Disaster nursing knowledge Hur's disaster nursing knowledge HN A13

DPQ-N=Disaster preparedness questionnaire for nurses; HN=Hospital nurses; EN=Emergency nurses; EP=Emergency physician; DPET=Disaster preparedness
evaluation tool; CHN=Community health nurses; DPET-K=Disaster preparedness evaluation tool for nurses-the Korean version; DRRQ-K=Disaster response 
readiness questionnaire of the Korean version; PDP=Personal disaster preparedness; VN=Visiting nurses; CCDN=Core competency on disaster nursing; 
DPS=Disaster preparedness scale; DNPRC=Disaster nursing preparedness-response competency; IDRC-OHN=Infectious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OHN=Occupational health nurses; SHT=School health teacher

Table 3. Variables and Evaluation Tool related to Nurses' Competency in Disaster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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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평가는 연구자가 Infectious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IDRC-OHN)를 개발하였으며, 학교 보

건교사의 자연재난 관리 핵심수행능력 평가는 Noh’s CCDN을 사

용하였다.

간호사의 재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도구는 3개가 

있었다. 응급실 간호사의 재난 지식 평가는 Park’s disaster-related 

knowledge를 사용하였고, 병원간호사의 재난대처 지식 평가는 

Park’s disaster-related knowledg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병원간호

사의 재난간호 지식 평가는 Hur’s disaster nursing knowledge를 사용

하였다.

4. 재난간호 역량의 내용분석

재난간호 역량 관련 연구는 델파이 연구[A10]를 제외하면 서술

적 조사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연구결과와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도

구의 문항을 토대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용분석의 결과로 

재난간호 역량은 재난간호 지식, 위기관리, 재난준비, 정보수집 

및 공유, 간호기록 및 관리, 의사소통, 재난계획, 재난대응 간호활동, 

감염관리,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ation, Nuclear, Explosive) 

관리 총 10개 범주를 도출하였다(Table 4).

1) 재난간호 지식

간호사의 재난간호 지식 역량은 재난의 정의[A13], 재난단계 및 

재난관리[A1,A13,A14], 재난단계에 따른 간호활동[A1,A14]에 대한 

지식, 재난 시 공중보건의 기능[A13]과 병원의 역할 및 운영[A1,A9, 

A10,A14,A16]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재난 유형에 따른 건

강문제[A1,A13,A14]와 더불어 재난의 신체적, 심리적 영향[A1,A13,

A14]과 중증도 분류의 목적[A7,A9,A13,A16] 및 원칙[A13]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재난관리 체계의 지식에는 국가[A13]와 지역사회

[A12,A18], 소속기관[A1,A2,A5,A7-A11,A13,A14,A16,A17]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A2,A5,A7-A9,

A11,A13,A16,A17] 및 재난 응급의료체계[A1,A4,A13-A15]에 대한 지

식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A1,A14]와 지역사회[A12,A18], 의료기관

[A7,A13]의 사고지휘체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또한 재난 시 의

료진의 역할[A2,A5,A7-A9,A11,A13,A16,A17]과 간호사의 역할[A1-A

5,A7-A9,A11,A13-A17], 재난 시 자신의 역할[A10,A12]에 대한 지식

과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신의 권한

[A12,A18]과 재난윤리[A13]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

2) 위기관리

예상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23]에서 간호사의 역량은 지역사회 내 재난취약점 파악[A12,A13]

과 위기관리 활동[A10]이 있었다.

3) 재난준비

재난준비를 위한 간호사의 역량에는 일반적인 재난대처 방법

[A2,A5,A7-A9,A11,A13,A16,A17]과 대피로 및 대피소 위치 숙지[A13,

A16], 개인과 가정 내 재난준비[A12-A16,A18]가 있었다. 개인 및 가

정 내 재난준비는 재난 시 비상식량, 비상용 재난 가방, 비상 연락

망[A16], 비상 의료기관 연락망[A12,A18]을 포함한 개인 재난용품 

준비[A14,A15]와 가족 구성원 간에 합의한 재난계획[A12,A13] 및 

재난훈련이[A16]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및 체력관리[A1,

A14,A19]와 재난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한 정보검색과 문헌검색[A12,

A18], 재난연구 수행[A4,A15], 정기적인 재난교육과 훈련 참여[A12,

A16,A18,A19] 및 진행[A4,A15]이 있었다.

4) 정보수집 및 공유

간호사의 정보수집 및 공유 역량에는 필요한 정보 수집[A2,A5,

A7-A9,A11,A13,A16,A17]과 정보전달 절차 준수[A2,A5,A7-A9,A11,A13,

A16,A17], 정보 공유[A2,A4,A5,A7-A9,A11,A13,A15-A17], 보고[A1,A2,

A5,A7-A9,A11,A13,A14,A16,A17]가 있었다.

5) 간호 기록 및 문서관리

간호 기록 및 문서관리 역량으로 재난 시 절차에 따른 간호기

록[A2,A4,A5,A7-A11,A13,A15-A17], 주요 문서관리[A2,A4,A5,A7-A9,

A11,A13,A15,A17], 문서보관[A4,A15]이 있었다.

6) 의사소통

재난 시 간호사의 의사소통 역량에는 위기 의사소통 원칙 준수

[A1,A13,A14], 재난 통신수단 사용[A1,A4,A10,A13-A15]과 번역기, 그

림, 낱말카드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활용[A4,A15]이 있었다.

7) 재난계획

재난계획을 위한 간호사의 역량은 국가 및 지역사회, 기관의 재

난계획에 참여[A1,A10,A12,A18] 및 관련 기관과 자원을 고려한 재

난계획[A1,A14]이 있었다.

8) 재난대응 간호활동

재난대응 간호활동을 위한 간호사의 역량은 자신과 동료, 대상

자의 안전을 보장[A4,A15,A19], 효율적인 업무분담[A2,A5,A7-A9,A11,

A13,A17], 중증도 분류 수행[A1,A7,A9,A10,A12-A14,A16,A18,A19], 간

호사정[A1,A2,A4,A5,A7-A11,A13-A19], 재난현장 내 간호활동[A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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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ub-categories Study No

Knowledge of disaster 

nursing

Disaster definition A13

Disaster stage and management A1, A13, A14

Nurs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disaster stage A1, A14

The function of public health disaster A13

The role and operation of hospitals in disaster A1, A9, A10, A14, A16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ster A1, A13, A14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 of disaster A1, A13, A14

Purpose and principles of triage A7, A9, A13, A16

Disaster management system A1, A2, A4, A5, A7~A18

Incident commander system A1, A7, A12~A14, A18

Roles during disaster A1~A5, A7~A17

Disaster ethics A12, A13, A18

Crisis management Awareness of potential vulnerabilities in one’s community A12, A13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A10

Disaster preparation General disaster coping tips A2, A5, A7~A9, A11, A13, A16, A17

Knowing the evacuation route or shelter location A13, A16

Personal or family disaster preparation A12~A16, A18

Stress and physical fitness management A1, A14, A19

Accumulating disaster-related knowledge A12, A18

Disaster research A4, A15

Disaster education and exercise A4, A12, A15, A16, A18, A19

Information collection 

and sharing

Gathering necessary information A2, A5, A7~A9, A11, A13, A16, A17

Information delivery procedure A2, A5, A7~A9, A11, A13, A16, A17

Information sharing A2, A4, A5, A7~A9, A11, A13, A15~A17

Report A1, A2, A5, A7~A9, A11, A13, A14, A16, A17

Nursing record and 

document management

Nursing records A2, A4, A5, A7~A11, A13, A15~A17

Documentation management A2, A4, A5, A7~A9, A11, A13, A15, A17

Documentation storage A4, A15

Communication Complying with the principles of crisis communication A1, A13, A14

Use of disaster communication means A1, A4, A10, A13~A15

Use of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 A4, A15

Disaster plan Participation in disaster planning A1, A10, A12, A18

Consider relevant agencies and resources in disaster planning A1, A14

Nursing activities in 

disaster responses

Maintaining safety A4, A15, A19

Efficient division of work A2, A5, A7~A9, A11, A13, A17

Triage A1, A7, A9, A10, A12~A14, A16, A18, A19

Nursing assessment A1, A2, A4, A5, A7~A11, A13~A19

Nursing activities at the disaster site A1, A2, A5, A7~A9, A11~A14, A16~A19

Transfer nursing A1, A4, A10, A13~A15

Nursing activities outside the disaster site A1, A2, A4, A5, A7~A19

Nursing of vulnerable population A2, A4, A5, A7, A13, A15

Evaluation of nursing outcome A4, A15

Self and colleagues care A19

Nursing performance without the doctors A12, A18, A19

Table 4. Content Analysis of Nurses' Competency in Disaster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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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A7-A9,A11-A14,A16-A19], 이송간호[A1,A4,A10,A13-A15], 재난현

장 외 간호활동[A1,A2,A4,A5,A7-A19], 취약계층 간호[A2,A4,A5,A7,

A13,A15], 간호중재 결과 평가[A4,A15], 자신과 동료 돌봄[A19], 의

사 부재 시 단독 간호수행[A12,A18,A19]이 있었다.

간호사정에는 대상자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A2,A5,A7-A9,A11,

A13,A16,A17]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신체 및 정신건강 사정 

수행[A1,A2,A4,A5,A7-A11,A13-A19]과 재난 기간에 따라 변하는 대

상자의 건강요구도 확인[A13]이 있었다.

재난현장 내 간호 활동에는 재난현장 관리[A2,A5,A7-A9,A11,A13,

A16,A17], 임시진료소 설립[A12,A18]과 재난현장 내 대상자 간호

[A1,A14,A19], 감염관리, 현장 통신장비 사용, 재난현장 팀원 간 협

력, 리더의 역할 수행, 재난현장의 환경 적응, 항공후송체계 이송

이 포함되었다[A19].

이송간호에는 이송원칙 준수[A13], 이송 전 간호[A10], 이송 시 

안전 간호[A1,A14], 이송 중 간호[A4,A10,A15]가 포함되었다.

재난현장 외 간호 활동에는 기본응급처치[A2,A5,A7-A13,A16-A18], 

환자 관리[A2,A5,A7-A9,A11-A13,A16,A17], 재난간호 대상자 간호

[A10], 다수 부상자 간호[A1,A14,A19], 우선순위에 따른 간호[A2,A5,

A7-A9,A11,A13,A16,A17]가 있었다. 구체적인 간호활동으로 응급 및 

외상간호[A4,A9,A10,A13,A15,A16,A19]와 심리적 지원[A2,A5,A7-A9,

A11,A13,A16,A17], 전문 정신간호[A1,A12,A14,A18], 급성스트레스 

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관리[A12,A18]를 포함하는 정신간호 활동, 간호교육[A2,A5,

A7-A9,A11-A13,A16-A18], 대피소 관리[A12,A18], 자원봉사자 등의 

보건활동 관리[A4,A15],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자원 제공

[A4,A13,A15]이 있었다.

취약계층 간호에는 간호요구도 사정[A4,A13,A15], 건강 요구도

에 따른 간호 수행[A2,A4,A5,A7,A15], 취약계층의 독립적인 기능 

보장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참여[A4,A15]가 있었다.

9) 감염관리

재난 시 간호사의 감염관리 역량에는 전반적인 감염관리[A10], 

감염관리 지침 숙지[A13], 개인보호장비 사용[A1,A7,A9,A10,A13,A14,

A16,A19],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조사와 감염병 관련 기록 및 

문서관리[A6], 예방접종[A4,A15], 감염예방과 교육[A6], 병원과 지

역사회 검역 절차 이해[A1,A14], 법정 감염병 신고[A1,A6,A10,A14],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된 대상자를 격리 및 의료기관 의뢰[A6,

A10]가 있었다.

10) CBRNE 관리

CBRNE 관리를 위한 간호사의 역량에는 CBRNE 관련 지식[A1,

A7,A9,A10,A12-A14,A16], CBRNE에 따른 건강문제 평가[A12], CBRNE 

치료[A1,A10,A12,A14], 제염[A7,A9,A12,A16,A18,A19], CBRNE에 따른 

감염관리[A1,A12,A14,A18]가 있었다.

CBRNE관련 지식에는 CBRNE의 정의[A13], 제염의 정의[A7,A9,

A13,A16], 제염의 원칙[A1,A7,A10,A13,A14]과 절차[A1,A12,A14], 

CBRNE 작용제[A1,A9,A10,A14,A16], CBRNE의 증상과 징후[A1,A9,

A13,A14,A16]가 포함되었다.

Categories Sub-categories Study No

Infection management General infection control A10

Familiarity with infectious control guideline A13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1, A7, A9, A10, A13, A14, A16, A19

Survey for early detection of infection disease A6

Records and document management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A6

Vaccination A4, A15

Infection prevention and education A6

Hospital and community quarantine procedures A1, A14

Legal infectious disease report A1, A6, A10, A14

Isolation of infected persons and referral to medical institutions A6, A10

CBRNE management CBRNE-related knowledge A1, A7, A9, A10, A12~A14, A16

Evaluation of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CBRNE A12

CBRNE treatment A1, A10, A12, A14

Decontamination A7, A9, A12, A16, A18, A19

Infection control following exposure to CBRNE A1, A12, A14, A18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ation, nuclear, explosive

Table 4. Content Analysis of Nurses' Competency in Disaster Nursing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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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국내 간호

사의 재난간호 역량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간호 역량의 

범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문헌 총 19편을 검토하였다.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관련 문헌의 84.2%는 2017년 이후에 출

판되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MERS-CoV) 유행[24]을 겪으면서 간호 요구

도가 높아지는 감염병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에 대한 요구도와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문헌 19편 중 12편이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

구설계 방법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

량을 평가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한 문헌은 총 5편[A1,A4,A8,A10, 

A18]으로 양적 연구방법으로 도구를 개발한 문헌들은 국외 문헌

고찰[A1], 2009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Nursing Council, ICN)의 

재난간호 핵심역량[A4], 간호사의 재난 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해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DPET[A18]와 EPQI[A8]를 문항 개

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인 델파이 연구는 

2009 ICN 재난간호 핵심역량을 토대로 델파이 설문지를 제작하

였다[A10]. Ann 등[A1], Ahn 등[A4], Noh 등[A8], Noh 등[A10]은 국외

에서 출판된 문헌을 중심으로 문항개발이 이뤄져 국내 재난 정책

의 맥락적 측면이 고려하지 않았으며, Han과 Chun[A18]은 DPET

의 타당도 평가과정에서 국내 재난 의료체계 측면이 반영되어 일

부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국내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가 경험

하는 재난간호 역량을 탐구하는 연구의 부재로 인해 연구자들이 

국외 문헌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포커스 인터뷰, 델파이 연구, 내용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의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문화

적, 정책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을 확인하

고, 국내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가 경험하는 재난간호 역량을 탐

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난간호 역량 관련 변수명을 살펴보면, 영문으로 표기된 

‘disaster preparedness’를 각 문헌에서 국문으로 재해대비상태[A1], 

재난대비도[A12], 재난 준비도[A16]로 표기하였다.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를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A2,A8,A9,A11,A13]과 

재난간호 핵심역량[A3]으로 표기하였으며,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는 재난간호역량[A15,A16]과 재난간호 수행능력[A17]

으로 기록하였다. 동일한 영문으로 표기된 변수들은 저자에 따라 

국문으로 기록한 변수명에 차이가 있었다. Noh 등[A8]은 Noh’s 

CCDN을 개발하면서 측정하는 변수의 이름을 재난간호 핵심수행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Noh’s CCDN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재난간

호 역량을 평가한 일부 문헌에서는 변수의 이름을 재난간호 핵심

역량[A3], 재난대처 능력[A7], 재난간호 수행능력[A17], 자연재난 

관리 핵심수행능력[A13]으로 표기하였다. Ann 등[A1]은 재난 준

비도를 평가하기 위해 DPQ-N을 개발하였으며, 일부 문헌에서 

DPQ-N을 이용하여 측정한 변수명을 재난대비 역량[A14]으로 기

록하였다. 재난간호 대응-대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Ahn 등[A4]

은 DNPRC scale을 개발하였으며 일부 문헌에서 DNPRC scale을 이

용하여 측정한 변수명을 재난간호 역량으로 기록하였다[A15]. 동

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재난간호 역량을 평가하였으나 변수

명은 문헌에 따라 다르게 기록하였다. 따라서 재난간호 역량 관

련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재난간호 관련 용어

의 명명과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언급

되는 재난간호의 영역으로 의사소통, 계획, 오염제거 및 안전, 사

고지휘체계, 윤리가 있었다[25].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재난

계획은 주요범주에 속하며, 오염제거 및 안전, 사고지휘체계, 윤

리는 하위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은 

공통된 재난간호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ICN은 2009년에 재난간호 핵심역량을 발표한[5] 이후 개인, 기

관, 조직, 부서, 국가의 재난체계 차원에서 요구되는 재난 의료역

량의 수준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26], 2019년에 재난간호 

핵심역량을 개정하였다[27]. 2019 ICN 재난간호 핵심역량은 간호

사의 재난간호 역량 수준을 일반 간호사, 재난대응에 책임을 맡

는 간호사, 재난현장에 파견되는 간호사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른 재난간호 역량을 기술하고 있다[27]. 동일한 재난 유형을 겪

더라도 일선에서 대상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의 경험과 간호 

관리자의 경험은 다르므로[28] 재난 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필

요한 재난간호의 역량에도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관련 연구에서는 재난간호 역량의 수준을 구분하

지 않고 일원화된 재난간호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재난 의료체계에서 재난의료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또는 보건소의 신속 대응팀에 속한 간호사는 재난

현장에 파견되어 중증도 분류와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며[A8], 

구급대에 소속된 간호사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을 담당하고[29], 병원 내 중증도 분류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담당

한다[30]. 즉 간호사가 재난에 대응하는 장소 또는 근무환경에 따

라 간호 활동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요구되는 재난간호의 역량

이 달라진다. 따라서 국내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모든 

간호사가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재난간호 역량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간호 실무 분야에서 요구되

는 재난간호 역량과 전문 재난간호 역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주제범위 문헌고찰  163

체계적인 재난간호 역량 정립은 재난간호의 지식체를 확장시키

고, 재난간호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재난간호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고 간호 실무 분야에서는 재난 계획과 대응

에서 간호 인력의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토대로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

호 역량을 확인한 연구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 연구방법으로써 추후 문헌의 질을 평가하

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제언한다. 그리고 Uhm 등[A3]의 연구

는 저자의 측정도구 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Uhm 등[A3]은 재난간호 역량을 평가를 위해 

측정 도구 3개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Uhm 등[A3]이 수

정·보완한 측정 도구 3개 중 2개[A1,A8]가 내용분석에 포함되어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 간호

사의 재난간호 역량의 범주를 확인하고 재난간호의 발전을 위해 

국내 간호사의 체계적인 재난간호 역량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결과 국내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은 재난간호 지식, 위

기관리, 재난준비, 정보수집 및 공유, 간호기록 및 관리, 의사소통, 

재난계획, 재난대응 간호활동, 감염관리, CBRNE 관리로 총 10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 간호사의 체계적인 재난간호 역

량 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재난간호 역량을 

확인하고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계에서 정책

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간호사가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기

본 재난간호 역량과 전문 재난간호 역량, 각 간호 실무 분야에서 

필요한 재난간호 역량을 확립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

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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