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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review and summarize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image of nursing in Korea and 
to explor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Thirty-five studies published from 2003 to 2014 were reviewed, 
and th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criteria adopted from Kim & Lee (2003). Results: There was a thre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ies compared to a prior analysis study. Of these studies 50% were carried out with 
nursing students and 71.4% were survey type research.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tients, and guardians had 
positive images of nursing compare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health related personnel. Experience of hospital 
admission or patient visit did not influence the nursing image of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career 
and clinical practicum were related to nursing image among nursing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esteem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imag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cent trends of nursing research on nursing image indicate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o eliminate 
negative stereotypes and build a more professional image for nursing are recommended. 

Key Words: Nursing, Image

주요어: 간호, 이미지

Corresponding author: Shin, Sung Rae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139-742, Korea. 
Tel: +82-2-3399-1588, Fax: +82-2-3399-1594, E-mail: shinsr@syu.ac.kr

Received: Aug 10, 2015  |  Revised: Aug 30, 2015  |  Accepted: Sep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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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수인력 확

보와 효과적 자원 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되고 있

다[1]. 또한 최근 증가되고 있는 노인인구, 이에 따른 만성질환

의 급격한 증가, 급속한 파급효과를 가진 감염성 질환의 도래, 

의료비용 상승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하여 과학

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전문 지식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

식되고 있다. 

간호전문직은 지난 수 십년간의 연구와 혁신 그리고 교육수

준의 향상으로 축적된 지식 기반의 고유한 지식체를 확장시키

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토콜과 지침서들을 개발하

여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간호에 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는 일방적 헌신과 희생

을 요구했던 과거 사회적, 종교적 영향으로 인하여 TV, 소설, 

영화와 같은 중매체를 통해 여성들의 직업, 의사 보조역할, 

저임금등의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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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하며 왜곡된 전문직의 이미지는 

간호사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신뢰감을 감소시켜 간호전문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전문직과 사회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지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을 가리키며

[3] 간호 이미지란 간호사나 타인 즉, 동료, 일반인, 환자, 가족 

등이 간호에 해 생각하는 느낌을 가리킨다[4].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는 학생들의 간호전공 선택과[5],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간호사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 

Strasen[7]의 자기이미지 모델(self-image model)에 따르

면 이미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전

적, 환경적 영향, 사회적 경험, 동료나 또래들의 영향에 따라 

꼴 지워지며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그 사람의 행동과 수행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는 변

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간호전문직의 이미지 변화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이들 주변사람들의 간호에 한 이미지

를 파악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는 개별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요약하는 일련

의 과정을 통하여 향후 전문직 이미지 향상을 위한 학문적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1970년 부터 간호이미지에 한 중매체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시행되어져 왔으며[8] 2000년

에 들어서는 간호이미지와 가치[9], 광고의 영향, 이미지와 간

호행위, 학생과 간호사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

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간호이미지 분석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과 Lee[11]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간호이

미지에 한 논문분석을 한편 시행 했을 뿐 지금까지 간호이

미지의 연구에 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간

호이미지에 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연구의 방향을 설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

까지 최근 12년간 간호이미지에 한 논문의 특성을 분석하고 

간호학문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간호사의 이미지 관련 연구를 

상으로 이들의 연구 상자, 유형별 발표학술지, 연구설계유

형 및 표본추출방법, 측정도구,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과 

연구비 지원여부 그리고 간호이미지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국내 간호사의 이미지에 한 연구경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2. 자료 선정기준

사전에 설정한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연구의 원문을 선택, 

검토하였으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Korea Classification Indes (KCI)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일 것. 

 특정 분야(예: 정신간호사)의 간호 이미지만을 다룬 연구

가 아닐 것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아닐 것 

 우리나라 사람을 상으로 한 연구일 것

3. 검색 전략 및 자료수집

1)검색전략 

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KoreaMed, 국회도서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학술정보(KISS), 과학기술학

회마을의 국내 핵심전자 DB에서 자료 검색 및 수집을 실시하

였다. 검색식은 먼저, 간호이미지 연구들의 주제어와 연구제목

을 통해 중심 주제어를 확인한 후 검색식을 구성하여 관련논문

을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

색식은 간호, 간호사(P)와 이미지(O) 및 관련 용어들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간호 OR 간호사 OR 전문간호

AND, 2) 이미지 OR 자기이미지 OR 사회적이미지 OR 자기

인식 OR 인식 OR 상, 3) 중매체 OR 미디어 OR 신문 OR  

TV 등으로 병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자료 검색을 

위해 검색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수기로 검색하여 자료검색을 

보완하였으며 관련원문을 전자DB에서 찾을 수 없을 때 논문을 

오프라인에서 찾아 활용하였다. 기간은 개별 전자D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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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1,119 studies were screened.
 - Duplicate
 - Appropriate subject

1,119 studi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database.

72 full-text studies were assessed.
 - KCI, candidate journal
 - Not image of specific nursing area
 - Not analysis research
 - Korean participants

Screening

1,047 studies were excluded.
 - Removed duplicates (n=406)
 - Removed studies with inappropriate subject (n=641)

Eligibility

Inclusion

37 studies were excluded.
 - Non-KCI, gray research (n=33)
 - Image of specific nursing area (n=2)
 - Analysis study (n=1)
 - Chinese (n=1)

35 studies were included for analysis.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2003년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설정한 후 검색하였다. 

2)자료수집

국내 핵심 전자DB를 이용하여 검색된 논문은 체계적 논문

분석 경험이 있는 연구보조원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

트웨어(Refworks)에서 중복자료를 제거하였다. 외부 서지 반

출이 되지 않는 전자DB는 엑셀 파일을 구축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형성하였다.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통해 관련논문을 확

인하였고, 선정기준에 따라 원문을 선택, 검토하였다.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논문을 찾기 위해 검색한 결과 국내 

자료는 총 1,119편이 검색되었고, Refworks와 엑셀 파일 전체

에서 406편의 중복자료가 제외되고 총 713편이 선정되었다. 

총 713편 중 641편은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며 간호사의 자아

존중감, 정체감등 간호전문직 이미지분석연구 주제와 적합하

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한 후 72편이 일차적으로 선정되었다. 

일차적인 검색으로 선정된 72편의 논문들 중에서 최종적으

로 본 연구에 포함할 연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문을 검토하

며 본 연구에서 사전 설정된 자료선정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72편 중 35건은 교내 학술지와 KCI 미 

등재 학술지인 회색논문으로서 제외되었다. 35편을 제외한 

39편 중 4편이 추가로 제외되었는데 1편은 논문분석으로, 2편

은 논문에서 다루는 간호사의 범위가 좁아서, 1편은 우리나라 

상이 아닌 중국인을 상으로 한 연구로 제외되었다. 따라

서 총 35편이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Figure 1).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논문분석 틀은 선행연구[11-13]의 분석기준을 참

조하여 보완하였고 연구 상, 유형별 발표학술지, 연구설계 

및 표본추출방법, 측정도구,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 및 연

구비 지원여부, 그리고 간호이미지 관련변인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연구 상은 사진, 책등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간호이미지

와 학생, 일반인, 간호학생 및 간호사, 병원 관련 등의 인구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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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발표학술지

발표학술지는 KCI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KCI등재와 KCI등

재후보로 분류하였고 그 후 KCI등재 학술지 내에서 각 학회지

별 논문수를 제시하였다.

3) 연구설계 및 표본추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기타 연구로 분류한 다음 양적 연

구를 비 실험연구와 실험연구로 분류하였다. 비 실험연구에는 

서술적 조사연구, 종단적 조사연구,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서

술적 비교조사연구, 실험연구에는 순수 실험연구, 유사 실험

연구, 원시실험연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타 연구는 방법

론적 연구, 내용분석연구, 요인분석연구로 분류하였다. 

표본추출은 확률표출, 비 확률표출, 기타로 크게 분류한 다

음 확률표출을 단순 무작위 표집, 계통 표집, 층화 무작위 표

집, 군락표집으로 분류하였고, 비 확률표출은 편의표집, 할당

표집, 의도표집으로 분류하였다, 기타에는 Q방법연구와 일부 

내용분석연구를 포함시켰다.

4) 측정도구

측정도구를 발표한 연도순으로 기록하고 측정도구를 수정 ․ 
보완해서 사용한 경우 다른 항목으로 표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개발에는 Q방법연구, 내용분석연구, 질적 연구가 포함되

었다.

5)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 및 연구비 지원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구성은 크게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하였다. 하위항목으로 학계, 학원생, 간호사로 구분하

였고, 학계는 간호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비간호학 교

수로 나누었고 학원생은 석사와 박사로 나누었다. 논문에 

참여한 저자에 따라 연구비 지원 여부를 구분하였다.

6) 간호이미지 관련변인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변인에서는 본 연구분석에 사용되었

던 35편의 논문 중 차이검증이나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던 

23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사전연구

[11]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23편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선행변인

은 집단별 특성, 일반적 특성, 간호사를 접한 경험, 간호학생, 

학생집단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결과변인에서는 분석된 

논문에서 측정되었던 변수 즉 전공만족도, 자아전문직관 등과 

간호이미지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경우 ‘순상관관계’와 ‘역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차이검정에서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난 경우를 확인하여 차이가 나타난 경우 ‘집단차이’

로 집단 간 차이에 없는 경우는 ‘관계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

간호학생을 연구 상자로 한 논문이 23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전공 학생(6.5%), 고등학생(6.5%) 순이

었다. 연구 상자의 표본수도 간호학생이 5,996명(54.7%)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전공 학생이 1,399명(12.7%), 

중학생이 675명(6.1%) 순이었다(Table 1). 

2. 연구설계 유형 및 표본추출방법

양적 연구에서는 비 실험연구가 25건(71.4%)으로 가장 많

았으며 실험연구인 순수실험연구, 유사실험연구, 원시실험연

구는 한편도 없었다. 비 실험연구 중에서 서술적 조사연구가 

17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질적 연구는 1편(2.8%) 으로 

나타났다. 표본추출방법 중 2편(5.7%)이 확률표출방법이었

으며, 25편(71.4%)이 비 확률표출방법 중 편의표집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측정도구

총 35편의 논문 중 65.7%인 23편의 논문이 기존의 도구를 

그 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34.2%인 12편이 연

구자가 직접 개발한 도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Yang[15]의 간호사이미지 측정도구를 그 로 사용하거나 수

정한 논문이 19편(54.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4.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 및 연구비 지원

논문에 참여한 저자의 특성 및 연구비 지원을 분석한 결과 

총 저자 수는 논문 35편에 걸쳐 74명이 참여하여 논문 한 편당 

평균 저자 수는 2.1명으로 나타났다. 논문 35편의 제1저자는 

학계가 31명(88.5%)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간호학교수가 24

명(68.1%)으로 가장 많았다. 제1저자로 참여한 임상간호사의 

수는 1명(2.8%)으로 나타났다. 공동저자 분석에서는 학계 32

명(82.0%)중, 간호학교수가 29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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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Subjects, Design and Measurement Tools of Selected Studies (N=35)

Items Variables Categories n (%)

Subject* Media Pictures
Textbook

1 (2.1)
2 (4.3)

Students and public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eacher
Non-nursing students 
General public

2 (4.3)
2 (4.3)
3 (6.5)
1 (2.1)
3 (6.5)
1 (2.1)

Nurses, student nurses Nursing student
Hospital related personnels
Doctors
Hospital employees 
Patients and family

23 (50.0)
2 (4.3)
2 (4.3)
2 (4.3)
2 (4.3)

Design Non-experimental Descriptive survey research
Longitudinal survey research
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
Descriptive comparative research

17 (48.5)
1 (2.8)

 6 (17.1)
1 (2.8)

Experimental True experimental research 
Quasi- experimental research 
Pre-experimental design

0 (0.0)
0 (0.0)
0 (0.0)

Qualitative 1 (2.8)

Others Methodological research
Content analysis research 
Factor analysis research

 6 (17.1)
3 (8.5)
0 (0.0)

Sampling Probability sampling Simple random sampling
Systematic sampl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Cluster sampling

1 (2.8)
1 (2.8)
0 (0.0)
0 (0.0)

Nonprobability sampling Convenience sampling
Quota sampling
Purposive sampling

25 (71.4)
0 (0.0)
0 (0.0)

Others Q-methodology, content analysis researches  8 (22.8)

Measurement scale Lee et al, Jang SH[14], modified and supplemented
Yang. [15]
Yang. [15] modified and supplemented
Yang. [15] and Kim & Kim[16] modified and supplemented
Kim & Kim [16] modified and supplemented
Developed by researchers†

3 (8.5)
10 (28.5)
 6 (17.1)
3 (8.5)
1 (2.8)

12 (34.2)

*Duplicated count; †Q methodological researches, content analysis researches, a qualitative research.

공동저자로 참여한 임상간호사는 5명(12.8%)을 차지하였다.

논문을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분석된 논

문 35편 중 28편(80.0%)은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7편(20.0%)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5. 간호이미지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집단별 특성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환자 및 보호자와 병

원관계자 간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는 초등학

생군이 중학생군에 비해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환자 및 보호자와 병원관계자 사이에서는 환자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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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unding Source and Composition of Authors

Variables Self-funded research Funded research  Total

First authors

Academic field
Professor in nursing
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Part-time lecturer
Professor in non-nursing major

10 (35.7)
 3 (10.7)
 7 (25.0)
 4 (14.2)
1 (3.5)

2 (28.5)
1 (14.2)
1 (14.2)
1 (14.2)
1 (14.2)

12 (34.2)
 4 (11.4)
 8 (22.8)
 5 (14.2)
2 (5.7)

Graduate student (PhD)  3 (10.7) 3 (8.5)

Clinical nurse 1 (14.2) 1 (2.8)

Co-authors

Academic field
Professor in nursing
Associate professor 
Assistant professor
Part-time lecturer
Professor in non-nursing major

13 (41.9)
1 (3.2)

10 (32.2)
1 (3.2)

3 (37.5)
1 (12.5)
1 (12.5)
1 (12.5)
1 (12.5)

16 (41.0)
2 (5.1)

11 (28.2)
2 (5.0)
1 (2.5)

Graduate student (PhD) 1 (3.2) 1 (12.5) 2 (5.1)

Clinical nurse  5 (16.1)  5 (12.8)

Average number of authors per research paper 2.1 2.1

자 군이 병원관계자 군에 비해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종교가 간호 이미지와 높

은 빈도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령, 학년 등

의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사를 접한 경험에서 가장 많이 

분석된 변인은 입원경험으로 나타났으나 총 13건의 논문에서 

분석된 입원경험은 모두 간호 이미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실습과 TV등 영상매체노출 정도에 따라 집단 

간 간호이미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

생을 상으로 한 논문분석결과 학과 만족도, 실습만족도, 학

생이 인지하는 간호직의 의미에 따라 간호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다. 

결과변인으로 설정된 전공만족도, 자아전문직관, 자아존중

감 등은 이들이 긍정적일수록 간호이미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논 의

과거 간호이미지에 한 논문분석연구[11]에서 1991년부

터 2003년까지 학회지나 학위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던 총 18

편의 간호이미지 관련 논문 중 석, 박사 학위논문 6편을 제외

한 전문 학회지 출판 논문이 12편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03

년도부터 2014년의 총 12년간 35편의 간호이미지 관련 논문

이 출판된 것은 그동안 간호이미지 관련 연구가 3배 가까이 증

가된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간호 이미지에 

한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

될 수 있으나 1990년 에는 간호이미지 관련 논문을 출판한 

전문학술지가 단 6편이었고 본 연구에서 검색된 이미지 관련 

논문게재 학회지 수는 총 13종류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35

편의 간호이미지 관련논문은 절 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수치

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최근 증가된 간호교육 기관수와 연구

자들의 수를 고려 할 때 추후 간호이미지 개념의 중요성에 부

응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상으로 한 이미지 관련 논문 중 가장 빈번하게 연

구된 상자가 간호학생(50.0%), 비전공 학생(6.5%), 고등

학생(6.5%) 순으로 1990년  연구[11]와 비교할 때 크게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간호이미지의 주체라 볼 수 있는 

간호사 상의 논문이 35편중 2편(4.3%)[17,18]에 그쳐 전문

직 내 간호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학문적 

접근은 매우 저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 연구 중 병원의 고

객[17]이나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등 병원직원[19]을 상으

로 간호 이미지를 파악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간호사들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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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 between Nursing' Image and Related Variables (N=23)

Items Variables Categories Cor. (+) Cor. (-) Diff. Rel. (-) Total

AV Groups Elementary＞Middle 
Patients, guardians＞hospital employees

1
2

1
2

General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Marital status
Teachers
Grade
School
Employment period
Interpersonal relations, personality
Degree
Work experience
Occupation

3
3
1
3
 
 
4
1
 
1
1
 
1

8
7
 
8
3
1
4
1
1
 
 
1
1

11
10
1
11
3
1
8
2
1
1
1
1
2

IN Hospitalization experience
Period of hospitalization
Patient visitation experience
Nurses in hospital
Nurses in family
Clinical practice
Media (TV)
Books
Ability to differentiate between registered nurses and 

assistant nurses

 
1
 
 
2
2
2
 
 

13
1
3
1
4
1
1
1
1

13
2
3
1
6
3
3
1
1

SN Period of clinical practice
Choice of major
Grade
Major (nursing＞non-nursing)
Club activity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Career choice after graduation
Motivation for application
Period of admission
Department satisfaction
Attitude to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elationship with nurses
Relationship with patients
Ranking when applying to nursing
Participation with other college students
Completion of Fundamental Nursing
Meaning of nursing
Location of collage
Field of future area for job choice

2
1
1
3
1
 
1
 
 
3
 
2
 
 
 
 
1
3
 
 

 
 
2
 
 
1
1
4
1
1
1
 
1
1
1
1
 
 
1
1

2
1
3
3
1
1
2
4
1
4
1
2
1
1
1
1
1
3
1
1

SG Gend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spitalization (elementary, middle, high) 
Nurse in family (elementary, middle, high)

 
1
 
 

1
 
1
1

1
1
1
1

OV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2 2 2

Nursing professional values 2 2

Self-esteem, professional self-concept, social recognition, nurses' 
professionalism, role of nursing practice, professional socialization 

1 1

Cor. (+)=Positive correlation; Cor. (-)=Negative correlation; Diff.=Difference; Rel. (-)=No relation; AV=Antecedent variables; IN=Interaction with 
nurses; SN=Student nurses; SG=Student group; OV=Outcom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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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간호이미지의 영향요인, 유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

진, 이직, 충원등과의 관계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Strasen[7]의 자기이미지 모델(self-image model)에 따르면 

이미지는 동료나 또래 등의 사회, 환경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간호 이미지를 파악, 중재개발전략을 모색하는 연

구는 간호이미지 조성에 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유

능한 인재확보 차원과 전문직의 정체성 재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에 한 이미지가 이들의 업무 만족도나 이직의도와 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이해하는 간호전문직의 이미지

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전

략마련 연구가 요구된다[5,10].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

면 간호사 스스로 가지는 간호 이미지는 직업 만족도, 이직, 업

무 행태 그리고 전문직 간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추후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전문직 내 구성원들

의 간호이미지에 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간호이미지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1990 와 비교

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학술지 수는 총 13종류로 과거에 

비해 크게 확 된 것을 알 수 있었고 각 학회지에 고루 분산되

어 게재가 이루어짐이 확인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이 간호이미지에 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아직도 부분의 연구가 비 실험연구

인 서술적 조사연구나 상관관계 연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험연구는 지난 Kim과 Lee[11]의 분

석 결과와 같이 13년간 단 한편도 수행되지 않아 서술적 조사

연구결과의 효과적 활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이미지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음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제는 충분한 서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특

정 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간호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간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규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중재전략 마련을 위한 창의적 실험연구들이 수행

되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간호이미지 관련연

구들의 표본추출방법도 편의표집을 이용한 연구가 71.4%나 

차지한 것은 Kim 과 Lee[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이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실험연구 보다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부분을 차지한 결과와 관련이 있겠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

를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의 표본구성에 있어 확률표출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활력증상이나 통증과 같이 객관적 측정에 의해 수량화 될 

수 있는 생리적 변수와는 달리 이미지와 같은 사회 심리적 변

인은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의 질이 연구의 전반적인 질을 결

정한다[21].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의 34.2%는 연

구자가 직접 도구를 개발하여 Kim과 Lee[11]의 분석연구에서

의 직접개발 비율 50.0%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반

면 분석논문 35편중 23편에 해당하는 65.8%는 약 4가지 도구

를 연구목적과 특성에 따라 그 로 사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수

정 ․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개발된 도구란 

해당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목적과 표적집단의 특성에 맞게 도

구에 사용된 용어의 수준이나 척도의 종류를 선택하였고 이에 

따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 개발 된 

도구를 사용할 경우 연구 전 개별 연구목적에 맞게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의 재검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연구의 표적 집단에 

적절한 도구인지 검토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분

석 상 연구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Yang[15]의 도구가 환

자, 보호자, 일반인을 상으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상으로 한 간호 이미지 연구[22, 

23]에서 사전 타당성 검증 없이 사용된 점은 추후 연구에서 고

려되어야 할 문제점 중 하나이다. 반면, Kim과 Lee[11]의 분

석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도구개발당시의 신뢰도나 선

행연구에서의 신뢰도표기는 부분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

었다. 단, Kim과 Lee [11]가 분석을 실시한 1990년부터 2002

년까지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약 24

년 동안 다양한 도구가 소개되고 사용되었으나 순수 간호 이

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목적의 연구는 한편도 없었으

며 시 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 변화를 고려할 때 현 시 에 평

가되어야 하는 간호 이미지 요소들이 고려된 도구개발이 필요

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35편 연구의 연구자 구성과 연구비 지

원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중 80%에 해당하는 28편에서는 연

구비 지원이 없었고 20%(7편)만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나 지

원된 연구비는 모두 연구자들의 소속 학에서만 이루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의 구성에서도 68.1%가 간호

학 교수들이었으며 간호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는 간호사는 제1저자에 단 1명만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간호이미지 연구는 임상에서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상태

에서 이에 일시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 교수들에 의해 편협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직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적의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직에 한 

이미지는 그 전문직의 정체성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미래 발

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과 중매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미지 관련 연구는 전문가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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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괄적, 체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

한 전문직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은 창의적 연구의 동기 강화와 활성화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학에서 뿐 아니라 간호협회나 간호학회 그

리고 간호사들이 속해있는 의료기관등으로 부터의 다양한 연

구비가 정책적으로 책정, 공모, 지원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 35개 논문들에서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변인들을 Kim과 Lee [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

하여 동일한 방법인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초등학생군이 중학생군에 비해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2,23] 환자 및 보호자군이 병원 관계자군

에 비해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7,19]. 우

리나라 청소년들의 간호 이미지 형성통로는 중매체인 TV가 

가장 많았다는 연구[22]를 고려할 때 TV와 같은 중매체를 

통한 간호이미지 개선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책이 요

구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간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간호사에 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연구와 정책제안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이미지와 관련된 변수는 Kim과 Lee 

[11]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입원경험

이나 면회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간호이미지와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Kim 과 Lee[11]의 분석과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족 중 간호사 유무도 간호 이미

지에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가 2배나 많게 나타나, 간호사가 환

자의 입원, 보호자의 면회, 그리고 가족 내에서 그들과 상호작

용 하는 가운데 간호사에 한 이미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국에서 수행된 간호이미

지 연구[2, 20]에 의하면 간호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간호에 

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과 경험에 

노출되며 긍정적 이미지를 얻게 되는 반면 일반인들은 중매

체로부터 형성된 고정관념에 의해 간호사에 한 이미지를 구

축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일상 업무나 가정생활 중 간호의 긍

정적 경험과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알려야 할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는 간호

사의 업무나 일상생활을 통해 환자나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간

호 이미지에 해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이미지 결정요소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 간호사의 어떠한 업무나 행동이 일반인들에게 

긍,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지에 한 체계적 연구도 필요

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간호교육은 전공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지식과 기술의 습득

은 물론이고 간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가치관을 확립시켜

야 하는 통로가 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논

문분석결과 학과 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생이 인지하는 간호

직의 의미에 따라 간호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고 학과지원 동

기는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자들의 학과 만족도는 실습 전 간호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으나 실습 후와 졸업 전 간호 이미지와는 관련성이 없게 

나타났으며 간호의 이미지는 임상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 저

하된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결과는 간호교육이 간호전공 

학생들의 간호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24] 오히

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연구결과[25]와도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졸업 후 간호사로 사회에 중요한 업무

를 수행해야 할 간호전공생들이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가지

고 있을 때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전문인의 자세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 이미지에 차이가 있었

다는 학과 만족도와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에 한 자신감과 만족

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결과변인 

중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간호 이

미지와 순 상관관례를 보여 간호학생의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자아존

중감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의 간호 이미지 관련연구가 간호이미지의 선행요인을 밝히거

나 특정집단 간 간호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였다면 향

후에는 긍정적인 간호이미지 형성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간호

이미지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여 지난 12년간의 연구현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

다. 국내 핵심전자 DB를 이용하여 중복자료를 제외하고 검색

된 총 35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논문분석은 연도별 

발표논문 수, 연구 상자, 유형별 발표학술지, 연구설계 유형, 

표본추출방법,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그리고 간호이미지 관

련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분석된 논문 중 50%가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71.4%는 조사연구 형태의 비 실험연구로 실험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

해, 환자, 보호자가 병원관계자에 비해 긍정적인 간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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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었고 입원경험이나 면회경험은 간호이미지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생의 학과 만

족도와 실습만족도 그리고 간호직에 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간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생의 전

공만족도와 자아전문직관 그리고 자아존중감등은 간호이미

지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간호사에 

한 고정관념을 개선시키고 전문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

는 요인규명연구, 간호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모색의 후속연구와 간호이미지 향

상을 위한 중재연구 그리고 간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모

색의 정책적 연구비 지원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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