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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o identify work stress and affecting factors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EM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work circumstance improvement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duty efficiency elevatio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635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from August 5 to September 20 2013 and 

analyzed by using the SPSS(version 18.0) program. Factors affecting stress were analyz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α=0.05).

Results: Mean level of job stress was markedly high in the spot situation(3.43 point), 

user awareness(3.31 point), burden related to work(3.21 point), role and conflict as a 

professional job(3.10 point), unsuitable treatment(2.95 point) but was lowest in specialty 

demand of knowledge and skill(2.76 point). 

Conclusions: To diminish work stres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the residents 

and reduction of burden related to work must be improved. Above all, positive interest of 

119 and related organ and duty environment improvement will and effort and continuous 

measure establishment and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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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응 구조사란 응 환자가 발생한 장에서 응

환자에 하여 상담, 구조  이송업무를 행하며 

일정한 범  안에서 장과 이송  는 의료기  

안에서 응 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말

한다(응 의료에 한 법률 제 41조). 응 구조사

는 응 의료 달체계의 핵심 인 한 분야를 담당

하는 인력으로 병원  장단계에서의 구조  응

처치는 물론 생명의 유지, 동통의 경감, 이차손상

의 방 등의 계속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문

직업인이며 환자에게 효율 이고 신속한 주재를 

제공함으로써 의 신뢰를 쌓아 환자의 빠른 회

복을 돕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미성, 2011). 응 의료에 한 국민들의 요구도

가 증하는 시 에서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들의 역할과 기능의 요성을 인식해 볼 

때, 그들은 각종사고의 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자의 생명을 구해내고 그에 알맞은 응

처치를 수행함은 물론 병원까지 후송해야 하는 복

합 인 스트 스를 받고 있다(최은숙, 2000). 한 

응 의료체계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더불어 응

의료의 가장 기 반응자인 응 구조사의 역할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최은  등, 2014). 그

러나 이러한 스트 스 상황에서는 피로를 유발시

키며 동기부여나 119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 결과 업무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효율

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게 되며 심각한 신체 , 

정신  스트 스 증상을 래하게 된다(조희 등, 

1999).  업무 스트 스로 인해 수면장애와 우울

증을 래하여 업무능력과 응 의료서비스의 수

에도 향을 다(이춘이 등, 2013). 특히 응 환자

를 이송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는 지속

인 리와 심이 있어야 한다(Shows, 2009). 스트

스 직종에서 근무하는 응 구조사들은 항상 화

재, 구조, 구 상황에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각종 

사고와 성 질환  만성 질환의 합병증 증가에 

따라 응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스트 스와 피

로는 막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각종 험한 사건

과 목숨을 하는 질병 등 많은 스트 스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한 요성을 미처 인

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이 실이다(김순심 등, 

2002). 

최근의 연구에서 김종희 등(2013)의 일부 학부

속병원 외래간호사와 병동간호사의 업무 스트 스

와 직무 만족도 비교, 김 미 등(2012)의 소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와 임 워먼트가 간호업무

성과에 미치는 향 등 간호사를 상으로 업무 스

트 스를 한 연구는 많았으나 이옥희(2011)의 학

병원 응 실 내 1  응 구조사의 업무와 직무 만

족도, 황희진 등(2004)의 응 구조사의 직무 만족

도와 조직몰입도에 한 연구, 박 성(2004)의 소

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

와 피로  직무 만족도에 한 연구, 한송이(2010)

의 119 구 원의 임 워먼트와 직무만족과의 

계, 배기숙(2010)의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응 구

조사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의도와의 계 등 응

구조사의 직무 만족도에 한 연구가 업무 스트

스에 한 연구보다 많았다. 업무스트 스에 한 

연구도 부분 그 상자가 일부지역에 그치거나 

상자의 수가 었다. 그리고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와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많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에 있는 소방방재

청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를 상으로 응 구조사

의 업무 스트 스와 그 향 요인을 악하고 응

구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응 의료서비스  업

무의 효율성 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119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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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 스와 그 향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의 일

반  특성을 악한다.

둘째, 상자의 업무  특성을 악한다.

셋째,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를 주민 인식, 

장 상황, 업무 련 부담감, 문직으로서의 역

할, 지식과 기술의 문성 요구, 인 계 갈등, 자

신의 한계에 한 심리  부담감, 부 한 우 

등에 해 구체 으로 악한다.

넷째,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와 그 향 요인을 분석하기 해 구

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수집

1) 연구 상

국의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 

635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지에 응답한 소방

방재청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는 1 이 363명, 2

이 272명이었으며 남자가 504명, 여자가 131명

이었다.

2) 연구기간

2013년 7월 20일 Pilot test를 하 으며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설문조사

를 실시하 고 자료입력과 분석은 2013년 10월 21

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루어졌다. 11월 20일에 

FGI( 문가 조언)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재검토하

다. 

3. 연구도구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주거형태를, 업무  특성으로는 응 구

조사 자격종류, 근무경력, 근무형태, 한 달 평균 

어 환자 수, 월수입, 휴가기간을 포함시켰다. 업무 

스트 스 도구의 문항 신뢰도는 이용자 인식, 장 

상황, 업무 련 부담감, 문인으로서의 역할 갈등, 

지식과 기술의 문성 요구, 인 계  업무상 

갈등, 자신의 한계에 한 심리  부담, 부 한 

우에 해 분석하 다. 업무 스트 스 도구는 조 

희(1999) 등이 사용한 항목과 정지연(2002)이 사용

한 항목을 참고하여 ‘①거의 안 느낀다 ②별로 많

이 안 느낀다 ③느끼는 편이다 ④매우 많이 느낀다’

로 구성된 Likert 4  척도를 사용하 으며, 이용자 

인식 4항목, 장 상황 6항목, 업무 활동 부담 5항

목, 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7항목, 문지식과 

갈등 6항목, 인 계  업무상 갈등 8항목, 한계

에 한 심리  부담 7항목, 부 한 우 4항목 

등 총 47항목으로 구성하 다.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응 구조사 자

격 종류, 근무경력을 분석하 다. 

4.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로그램(ver. 18.0,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

성, 업무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업무 스트 스 

정도는 평균을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Cronbach α 계수로 평가하

으며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

선형회귀분석으로 악하 다. 통계  유의성의 

단기 은 α=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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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일반  특성

상 응 구조사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9.4%로 

여자 20.6%보다 더 많았고, 연령 는 30-39세가 

6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세 이하가 

21.4%로 많았다. 학력은 학교 졸업이 84.3%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 이하가 13.7%, 학원 졸

업 이상이 2.1% 다. 결혼상태는 기혼(유배우)이 

6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혼이 33.1% 으

며 기혼(무배우)은 2.1% 다. 주거형태는 자택이 

8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숙과 자취가 

10.9%로 많았다(표 1).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N (%)

특성 구분 명(%)

성별 남

여

504 (79.4)

131 (20.6)

연령

(세)

<30

30-39

≥40

136 (21.4)

385 (60.6)

114 (18.0)

학력 ≤고졸

학교

≥ 학원

87 (13.7)

535 (84.3)

13 ( 2.0)

결혼상태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미혼

411 (64.8)

13 ( 2.1)

210 (33.1)

주거형태 자택

하숙, 자취

기숙사

기타

540 (85.3)

69 (10.9)

3 ( 0.5)

21 ( 3.3)

2. 업무  특성

응 구조사 자격 종류는 1 이 57.2%로 2  

42.8%보다 많았다. 근무경력은 7년 이상이 37.2%

로 가장 많았고 3-5년이 21.4%, 5-7년이 20.6%의 

순으로 많았으며 1-3년은 9.8%로 가장 작았다. 근

무형태는 3교 가 54.2%로 가장 많았고 일근이 

6.1%로 가장 작았다. 한 달 평균 어 환자수는 

51-100명이 42.8%로 가장 많았고 50명 이하가 

29.5%, 101-200명이 26.5%의 순으로 많았고 201명 

이상이 1.3%로 가장 작았다. 월수입은 250만원 이

상이 51.5%로 가장 많았고 100-149만원이 0.5%로 

가장 작았다. 휴가는 10일 이상이 57.0%로 가장 많

았고 1-3일이 7.4%로 가장 작았다(표 2).

<표 2> 상자의 업무  특성
N (%)

특성 구분 명(%)

응 구조사

자격종류

1

2

363 (57.2)

272 (42.8)

근무경력

(년)

1 이하

1-3 미만

3-5 미만

5-7 미만

7 이상

70 (11.0)

62 ( 9.8)

136 (21.4)

131 (20.6)

236 (37.2)

근무형태 일근(9-18시)

2교 (격일제)

3교

39 ( 6.1)

252 (39.7)

344 (54.2)

한 달 평균 

어환자수

(명)

≤50

51-100

101-200

≥201

187 (29.4)

272 (42.8)

168 (26.5)

8 ( 1.3)

월수입

(만원)

100-149

150-199

200-249

≥250

3 ( 0.5)

40 ( 6.3)

265 (41.7)

327 (51.5)

휴가기간

(1년 기 )

1-3일

4-6일

7-9일

10일 이상

47 ( 7.4)

77 (12.1)

149 (23.5)

362 (57.0)

3. 조사 도구의 신뢰도(업무 스트 스)

Cronbach α 계수로 평가한 업무 스트 스 도구

의 문항 신뢰도는 지식과 기술의 문성 요구 역

(α=0.9028), 인 계  업무상 갈등 역(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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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 수 
Cronbach’s alpha

신뢰도계수

이용자 인식

장 상황

업무 련 부담감

문인으로서의 역할 갈등

지식과 기술의 문성 요구

인 계  업무상 갈등

자신의 한계에 한 심리  부담

부 한 우

4

6

5

7

6

8

7

4

0.7549

0.8708

0.8111

0.8466

0.9028

0.8899

0.8844

0.8316

체 문항 47 0.9573

<표 3> 업무 스트 스 도구의 문항 신뢰도 분석

=0.8899)에서 높았고, 이용자 인식 역(α=0.7549), 

업무 련 부담감 역(α=0.8111)에서 낮았으며 

체의 신뢰도는 α=0.9573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표 3).

4. 업무 스트 스

체로는 장상황 역(3.43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용자의 인식 역(3.31 ), 업무 련 부

담감 역(3.21 ), 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역

(3.10 ), 부 한 우 역(2.95 )의 순으로 높

은 편이었으며, 지식과 기술의 문성 요구 역

(2.76 )이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장 활동  동료가 사망할 때(3.59

), 장 활동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을 느

낄 때(3.55 ), 장 활동  주민들이 함부로 할 

때(3.51 ), 장 활동  동료가 부상을 당할 때

(3.46 ), 재난, 재해 등으로 쉬는 날 없이 연속 근

무해야 할 때(3.40 ), 구 원이 한 우를 

받지 못할 때(3.40 )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학력과 

자격증 등에 따라 우가 다를 때(2.50)가 가장 낮

았다.

100  만 의 업무스트 스 평균 평 은 76.9

이었다(표 4).

<표 4> 업무 스트 스

문  항 평균

1. 응 상황이 아닌 경우의 응  요청일 때 3.21±0.77

2. 비응 상황 출동 때문에 진짜 응 출동이 방해 받을 때 3.27±0.69

3. 주민들의 이해, 조 부족으로 출동이나 장 활동이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을 때 3.25±0.70

4. 장 활동  주민들의 구타, 폭언 등 함부로 할 때 3.51±0.68

주민, 이용자 인식 3.31±0.54

1. 장 활동  동료가 부상을 당할 때 3.46±0.66

2. 장 활동  동료가 사망할 때 3.59±0.69

3. 장에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할 때 3.21±0.71

4. 장에서 사람들이 사망할 때 3.31±0.69

5. 장 활동  이송 에 환자가 사망할 때 3.43±0.68

6. 장 활동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험을 느낄 때 3.5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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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업무 스트 스(계속)

문 항 평균

장 상황 3.43±0.53

1. 근무시간 내내 긴장된 상태에서 출동 기해야 할 때 3.20±0.76

2.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할 때 3.17±0.80

3. 재난, 재해 등으로 쉬는 날 없이 연속 근무해야 할 때 3.40±0.73

4. 합동 장 활동 시 원활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3.05±0.71

5. 구 원의 결원 상태에서 일해야 할 때 3.22±0.75

업무 련 부담감
☨

3.21±0.57

1. 장 활동 외의 잡다한 일까지 책임져야 할 때 3.32±0.66

2. 이론과 장 활동 실무의 차이를 느낄 때 2.99±0.69

3. 타부서와의 계가 비 조 , 비합리 일 때 3.08±0.71

4. 환자의 문제가 복잡하여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낄 때 3.04±0.72

5. 환자가 장 활동에 조하지 않을 때 3.26±0.69

6. 보호자가 지시, 충고를 따르지 않을 때 3.14±0.71

7. 업무 련 새로운 지식 습득이나 능력 개발의 기회가 없을 때 2.85±0.70

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3.10±0.50

1. 응 환자에 한 질병, 치료, 검사 등의 지식이 부족할 때 2.89±0.72

2. 투약, 처치 등 수행 시 실수나 빼먹은 것을 발견했을때 2.93±0.77

3.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상태에 한 즉각 인 단을 내려야 할 때 2.87±0.77

4. 장 활동 시 사용하는 기구  장비조작을 잘 모를때 2.61±0.86

5. 장 활동  환자상태에 한 한 구 활동기록을 하지 못할 때 2.59±0.81

6. 환자 개개인의 상태 악이 부족할 때 2.67±0.77

지식과 기술의 문성 요구☨ 2.76±0.64

1. 환자와의 계가 좋지 않을 때 2.75±0.82

2. 동료 구 원과의 계가 좋지 않을 때 2.81±0.91

3. 보호자로 인해 장 활동에 방해가 될 때 3.06±0.76

4. 부서의 상사, 부하, 동료와의 계가 좋지 않을 때 2.93±0.88

5. 의사와 간호사가 구 원의 역할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3.04±0.81

6.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 한 정보를 귀담아듣지 않을 때 3.00±0.80

7. 의사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책임을 가시킬 때 3.13±0.79

8. 지식  기술면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2.66±0.81

인 계 갈등
☨

2.92±0.62

1. 문 1  응 구조사의 부족으로 충분한 장 활동을 하지 못할 때 3.10±0.77

2.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환자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을 때 3.05±0.72

3.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장 활동할 때 2.79±0.80

4.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2.97±0.68

5.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장 활동을 행할 때 2.94±0.70

6. 업무범 의 한계 때문에 장 활동을 제 로 하지 못할 때 2.92±0.71

7. 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의약품이 부족할 때 2.75±0.82

자신의 한계에 한 심리  부담감☨ 2.93±0.57

1. 구 원이 한 우를 받지 못할 때 3.40±0.73

2. 상사로부터 충분한 신임을 받지 못할 때 2.93±0.91

3. 승진이나 승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없거나 있어도 언제 될 지 측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2.96±0.87

4. 학력과 자격증 등에 따라 우가 다를 때 2.50±0.94

부 한 우
☨

2.95±0.69

총 스트 스 평균 (4  만 )
☨ 3.08±0.43

(1.3～4.0)

총 스트 스 평균 (100  만 )☨ 76.9±10.9
(3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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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에서 여성은 증가요인으로 고학

력은 감소요인, 응 구조사 자격(2 구조사)은 증

가요인이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긴 경력은 증가요인으로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표 5).

<표 5>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다 선형회귀분석)

Independent variables Coefficient (β) Std. Error t p

(Constant) 74.3216

성별 0.9251 1.1270 0.821 0.4120

학력 -0.6626 1.2119 -0.547 0.5848

응 구조사 자격 종류 0.8452 0.9618 0.879 0.3799

근무경력(년) 0.7797 0.3200 2.437 0.0151

R-square=0.01354, Adjusted R-square=0.005703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업무 스트 스 도구를 이용하여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와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다. 한 본 연구를 

통해 119에 근무하는 응 구조사의 보다 나은 근무

여건 개선과 응 의료서비스  업무의 효율성 향

상에 일조하고자 하 다.

응 구조사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며 긴장된 업무

를 수행할 때 극도의 정신  스트 스를 받게 된다

(최희정 등, 2009). 한, 응 구조사들은 직장에서 

성, 만성  업무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Ploeg, 

2003). 

업무 스트 스를 규명하여 개선하기 해서는 

응 구조사들의 처우 개선  근본 인 책의 강

구와 학에서의 응 구조과 학생의 장 실무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 실습  이론 교육

을 강화하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손인아, 

2005).

업무스트 스는 역별 업무 스트 스 수 의 

평균 평 은 4  만 으로 장 상황 3.43 이 가

장 높았는데, 박 성(2004)과 박 성 등(2008)의 연

구에서도 장상황의 수가 각각 2.98, 3.02로 가

장 높았다. 김종희 등(2013)의 연구에서는 업무 

련 부담감이 2.7 으로 가장 높았다. 장출동 때 

장 활동 에 느끼는 압감이나, 동료의 사고나 

부상, 사망, 자신의 부상이나 생명의 험 등에서 

엄청난 스트 스를 느끼고 있고 하루 업무가 끝나

면 장 활동 에 받는 스트 스로 인해 피곤함을 

더 느끼고 병원은 바쁜 업무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 거의 없고 많은 환자를 돌보는데 스트 스를 느

끼고 있었다. 

업무 스트 스 평균 평 은 4  만 에 3.08 , 

100  만 에 76.9 으로 박 성(2004)의 2.54 , 박

성 등(2008)의 2.54 , 김종희 등(2013)의 2.3 보

다 높았다. 

항목별로는 장 활동  동료가 사망할 때, 

장 활동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을 느낄 때, 

장 활동  동료가 부상을 당할 때 등에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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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인지가 높았는데, 주로 원들이 장 출동을 

많이 하는 직업 특성상 장에서 느끼는 상황이나 

생명의 에서 느끼는 스트 스가 컸다. 박 성

(2004)의 연구에서는 장 활동  동료가 사망할 

때, 장 활동  주민의 구타, 폭언 등 함부로 

할 때, 장 활동  이송 에 환자가 사망할 때, 

장에서 사람들이 사망할 때, 장 활동  자신

의 건강과 생명에 을 느낄 때 등에서 스트 스 

인지가 높았고, 박 성 등(2008)의 연구에서는 

장 활동  동료가 사망할 때, 장 활동  이송 

에 환자가 사망할 때, 장 활동  주민의 구타, 

폭언 등 함부로 할 때, 장 활동  동료가 부상

을 당할 때, 장 활동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을 느낄 때 등에서 스트 스 인지가 높았다. 김

종희 등(2013)의 연구에서는 업무 외의 잡다한 일

에 한 부담감이 3.0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업무 의 응 상황이 2.9 으로 높았다. 

업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별, 응 구조사 자격 종류, 근무경력이었다. 박 성 

등(2008)의 연구에서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결혼 상태 다. 스트

스 상황에서는 피로를 유발시키며 동기부여나 서

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박 성, 2004). 의료서

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결국 환자에게 그 향이 

가기 때문에 응 구조사의 스트 스의 원인을 찾

아내어 책을 세우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요

하다.

Ⅴ. 결론 및 제언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 수 은 개인 특성

과 직무 련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업무 스트 스는 장상황, 이용자의 인식, 업무

련 부담감, 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부 한 

우의 순으로 높았는데 이들 요인에 한 리와 

책이 요구된다. 구체 인 문항을 볼 때 장 활

동  동료의 사망, 장 활동  자신의 건강과 생

명에 을 느낄 때, 장 활동  주민들이 함부

로 할 때, 장 활동  동료의 부상, 재난과 재

해 등으로 쉬는 날 없이 연속 근무, 구 원의 부

한 우의 순으로 높았는데 구체 이고 체계

인 리와 책이 역시 필요하다. 

업무스트 스를 이기 해서는 요원들 자신의 

부상이나 사망 험에 비한 철 한 비와 안  

검, 안 수칙 수 등의 사  조치 강화, 장 활

동을 방해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

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해와 조, 업무와 

련한 부담감 경감이 우선 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19와 계기 의 지역보건교육  

측면에서 응 구조사를 상으로 한 보건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와 

련된 여러 요인들을 교육하고 인식시켜 개선하

려는 극 인 심과 근무 환경 개선 의지와 노

력, 지속 인 책수립, 정부의 지원과 조가 필요

하다. 추후 응 구조사의 업무 스트 스에 한 지

속 인 연구가 필요하고 응 구조사의 업무스트

스 측정도구의 보완  정확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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