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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에 코로나19 팬데

믹을 선언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March). 한국은 2020년 2월 23일에 감염병 위

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여, 시·군·구 보건소가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축으로 하는 체계 안에서 감염

병의 위험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

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February). 이에 보건소

는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을 주 업무로 전환하여 기존 업

무는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역량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발

생한 1차 유행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후, 한국의 팬데믹 

대응 전략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대규모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가려내고, 추적조사로 접

촉자를 샅샅이 찾아내어, 확진자는 물론 밀접접촉자까

지 격리시키는 대응원칙을 적용하였다(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2020). 이 전략에 따라 보건소는 선별

검사와 역학조사를 주축으로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전개

하였고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격리를 담당하였다. 2021년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소 간호사들이 보건소 대응 업무

의 주축이 되었다(Hong, Jung, & Woo, 2022).

간호사는 보건소 전체 인력 구성의 35.7%를 차지할 

만큼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Statistics Korea, 2020)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한 

보건소의 많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간호사에 의해 수

행되어왔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보건소 간호사들은 지

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 후 평가하는 

역할과 건강증진 실천가나 교육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대상자를 직접 모집하고 취약계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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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방문간호, 예방접종, 진료보조 등의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여 왔다(Han, Lee, & Kim, 2016). 반

면, 감염병관리 등의 업무수행은 많지 않고, 이와 관련

된 교육훈련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보건소 직원

의 재난대비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Lee & Lee, 2016). 연구에 따르면 재난발생 시 공중

보건간호에 필요한 전문기술, 상부기관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질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 점수가 

낮았다. 이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감염병 유행과 같은 공

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보건소는 지역사회간호학 학습목표 중 ‘지역사

회 보건의료 요구사정’ 및 ‘보건사업기획’을 달성할 가

능성이 다른 실습 현장에 비해 높으나 ‘재난관리’는 달

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ho, et al., 

2017). 또한, 현재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보건간호사 핵심역량 중 ‘기본적인 역학적 원

리 활용하기’ ‘공중보건체계 내에서 업무수행하기’, ‘공

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 등 감염병 유행 

대응과 관련된 역량을 위한 실습수행 정도가 낮았다

(Lee, Choi, Hyeon, Kim, & Chin, 2017). 학부 간호

교육 전반에서 재난관리와 관련된 교육은 지역사회간호

학에서 일부 다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Jung, Kim, 

& Joe, 2018) 감염병 유행 대응과 관련된 역량을 향상

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시 보건소 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개 보

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과부하, 인력부족, 부적

절한 보상체계 등의 업무환경(Son, Yang, & Park, 

2021)과 우울과 소진 등 간호사에게 미친 영향을 중점

적으로 서술하였다(Kim, Yoo, Cho, & Hwang, 2022). 

이 연구들은 갑작스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고 이

에 대응해야 하는 초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과 

혼란의 결과 등에 대해 제시하였으나 간호사의 교육훈

련 및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초점을 두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보건간호전문직단체는 보건간호사의 공

중보건위기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역량수준을 Tier 1, 2, 

3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Tier 1은 학부 졸업수

준으로 보건간호사의 역할 설명, Tier 2는 경력 보건간

호사 수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관과 

파트너십 개발, Tier 3은 관리자 수준으로 기관과의 파

트너십 전반에 걸친 리더십 발휘 등 각 단계에 요구되

는 역량을 구체화하고 있다(Harmon et al., 2022). 이

에 반해 한국은 간호사의 역량 수준을 학부교육을 마친 

간호사에게 맞춰 제시하지 않았고, 공중보건 위기의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Kim, Han, & Chin,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보건소 간호사들이 수행했던 실무의 특성

은 어떤 것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질적 내용분석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연구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으로 감염 재난 대

응에 필요한 간호 역량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에 유용

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소 간호사들의 코

로나19 팬데믹 초기 단계의 대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

색함으로써 보건소 간호사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재

난 상황에서의 대응역량 설정과 간호학부생의 재난대응

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간호사의 재난관리 역량교육 콘텐츠 개

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팬데

믹에 대응을 위해 수행한 실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보건소 간호

사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감염병 유행 대응에 요구되

는 역량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

를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이

를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상황

에서 보건소 간호사의 실무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보건소 간호사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단계의 실무경험: 간호역량 탐색 ●

249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보건소의 지역별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 5개, 특별자치시 1개, 

도농통합시 2개, 중소도시 2개의 보건소를 선정하고, 

각 보건소에서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1개월 이상 전담하

고 있는 정규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소속 간호사 중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간호사

를 추천 받은 후 연구자가 유선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

하고 연구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구두로 참여에 동의

한 간호사들에게 이메일로 연구 안내문과 연구 참여동

의서를 발송한 후 2차 전화를 하여 자발적 참여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16명으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

여한 간호사의 직급은 간호직 6급 6명, 7급 4명, 8급 6

명으로 일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포함하였다. 보건

소 근무 경력은 평균 9년 4개월, 최소 4개월부터 최대 

27년이었고, 3년 미만 6명, 3년-10년 미만 2명, 10년

-15년 미만 3명, 15년-20년 미만 3명, 20년 이상 2명

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이전에 감염병 관리 업무

를 담당했던 참여자는 2명이었고, 대부분의 참여자는 

건강증진, 모자보건,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 업무

를 담당하였다. 인터뷰 시점까지 참여자들의 코로나19 

대응업무 수행 기간은 평균 6.9개월로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2개월이었다. 

3.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과정에 대한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

데믹 선언 1년 미만 기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가 동의하

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들을 직접 만나 반구조화된 개방

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에 1

명의 연구원과 연구참여자 1∼2명이 참여하였고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이었으며, 사전 동의를 얻어 인

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질문은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들의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

다. 면담 질문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

건소 간호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였다. 보조질문

으로 1)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시점(2월 대구, 5

월 이태원, 8월 광화문집회 등)에 따라 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지침이 있는가? 3) 현재 하고 있

는 업무를 숙련되게 수행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 4) 평소에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해 어떤 훈련

을 받았는가? 5) 감염병 예방 및 유행에 대한 대응 관련 

업무에서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

가? 6) 현재 감염병 대응에서 하고 있지는 못하나 앞으

로 더 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가?를 선택

적으로 사용하였다. 면담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수집을 위해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내

용이 반복되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면담을 종료하였다.

4. 자료 분석

보건소 간호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간호실

무의 내용과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내용분

석 방법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코로

나19 대응 지침이라는 틀 안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수행

되므로 내용분석 방법 중에서 지시적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Erlingsson과 Brysiewicz (2017)가 제시

한 분석절차에 따라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자들이 먼저 

인터뷰 내용을 필사한 자료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의미

를 파악하였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코로나19 대응업

무 및 역량에 관련된 주요 진술을 의미단위로 추출하였

으며, 관련이 있는 핵심단어와 문장을 추출하여 코딩하

였다. 질적 연구 수행 훈련을 받고 다수의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 두 명이 코딩된 자료의 관련성과 차별성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와 역량에 관한 범주로 묶은 후 유

사한 범주를 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주제 및 범주별 핵심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코드와 

의미 단위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동일한 범주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외부 질적연구자에게 도출된 

주제 및 분석방법에 대한 확인과 의견을 받아 수정·보

완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연구결과를 이메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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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 3명에게 전달하여 그 의미해석에 오류가 있는

지 확인받았다. 

5.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D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Institutional Review Board 

number: 2-1040709-AB-N-01-202010-HR-042-02). 

연구자가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구 주제

와 목적, 방법, 면담 소요시간, 면담내용의 녹음, 논문 

작성 후 녹음 및 필사된 면담 내용 폐기, 개인 정보 및 

면담 내용에 대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자발적 참

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면담 진행 중에 

언제든지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중단할 수 있음을 확인

해주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사례로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6. 연구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과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연구

과정에서 신뢰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 전이가능성

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다. Graneheim과 Lundman 

(2004)이 제시한 내용분석의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업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교육과 연

구 경험을 통해 보건소 및 보건소 간호사의 역할에 대

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경청하였고,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는 환경에

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감사가능성을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면담을 하면서 녹음을 한 후 녹음된 내용을 필사

하고, 다른 연구자가 필사자료와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오류를 점검하였다. 분석단계에서 연구자들이 코딩 결

과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업무 및 역량과의 관련성 여

부를 함께 확인하였고, 의견이 다른 경우 인터뷰 내용을 

재확인하고 문헌을 토대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반복

하였다. 전이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간호

사 특성이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하여 연구 질문에 대한 

내용이 포화할 때까지 충분히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7.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질적연구에 대한 훈련을 받고 다수의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3명의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2명

의 보건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팀으로 합류하면서 질적연구 내용분석 관련 도서와 

주제 관련 선행 논문을 읽고, 연구수행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연구자들 간의 의견에 합의를 이루는 훈련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한 보건소 간호사의 실무경험은 총 3개

의 주제와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1).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단계에서 보건소 간호사는 준비된 역량

보다 광범위한 업무와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

었으며 재난관리 행정체계에서 요구되는 협력과 소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의료인으로 임상간호실무 역

량을 충분히 발휘하였지만 리더십과 행정실무역량이 필

요함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제1. 준비된 역량보다 광범위한 업무와 폭

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하며 어디든 찾아감

1) 선별검사와 역학조사를 담당하면서 주민의 요구와 

상황에 대처함

참여자들은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선별진료소 세팅부터 시작하여 운영, 

검체채취, 검체기록과 의뢰를 하였다. 선별진료소 세팅

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전파경

로와 무균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료진과 검사 대

상자의 위치와 동선 등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사

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해 간호사들은 역학조사를 담당하였는데,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여 심층역학조사

서를 작성하고 기관에 보고하였다. 동시에 확진자의 병

상배정을 시청에 요청하고 환자를 병원이나 격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안내와 교육을 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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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가 파악되면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이들에 대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개인별 요구에 대한 대응과 

증상의 변화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의료 민원이 발생할 때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선별진료소 밑에 만들 때도 이게 다시 그냥 뭐 천막 

치고 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코로나 검사를 받

으러 오는 검사자랑 의료진을 어느 부분에 둘지 뭐라 

해야 될까 이거 공간 구성하는 것도 다르고 동선이라던가, 

폐기물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등 간호사가 감염관리에 대

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되었죠.”(A지역보건소)

“자가격리하다가 응급상황으로 아프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상담

은 하죠.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전화로만은 안되니까, 이 상황에서 이 분은 병

원을 좀 빨리 가야겠다 그런 판단 같은 것이 일반직보

다는 좀 간호직들이 더 빠르겠죠.”(B지역보건소)

Table 1. Code, Categories, and Themes

Themes Categories Code 

1. Handling 
expanding work 
scope and 
overwhelming 
workload beyond 
prepared 
competencies, 
willing to go 
anywhere.

Responding to the needs of individual 
residents by conducting screening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etting and operating a screening clinic, Classification 
of screening targets, Record, store, classify, and 
request specimens, Specimen collection task changed 
from doctor to nurs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dentifying movement tracing, GPS, CCTV, etc.), 
Preparing a report on a confirmed patient, Managing 
people in self-quarantine

Time-driven, heavy workload in the 
event of a massive mass infection

Responsible for the role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manager, Dispatche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eam while performing other tasks, Increased 
specimens collection workload due to mass infection

Visit wherever there is a confirmed 
case or a self-quarantine

Provision of quarantine necessary items, Transferring of 
confirmed patients, Response to medical complaints

2. Performing tasks 
of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required in the 
disas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system.

Responsible for reporting and 
administrative support required by local 
governments

Increasing the stage and number of reports, Create 
Statistics, Preparing reports, Increasing the number of 
reports by various related agencies, Introducing circular 
work due to excessive work

Working in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Cooperation with the police, medical institutions, etc.,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Requested risk communication to share 
accurate information with other 
depart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Sharing information with local governments, 
Communication between members, Increasing requests 
for interviews, and follow-up measures to media 

3. Demonstrated 
proficiency in 
clinical nursing 
practices, but 
recognized the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Understanding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and utilizing clinical nursing 
knowledge

Infecion control, Aseptic technique, Health assessment, 
Education and training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Learning on their ow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ack of manual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leadership to respond 
quickly and accurately

Instant decision-making, Planning and report writing 
ability, Excel utilization ability, Document writing ability, 
Nurse's decision-making authority not reflected, 
Front-line practitioners' opinions are not reflected, 
Infection experts are required to make decisions, 
Requires daily response personnel

Confirm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attitude and self-care capabilities

Expert attitude (responsibility, self-directed effort), 
Organizational perspective, Collaborative ability, Shar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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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에 쫓기며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함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대규

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는 검체채취 업무량이 폭증하

여 선별진료소 뿐만 아니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현장에 

투입되어 검체채취를 하였다. 보건소 내 다른 업무에 종

사하는 간호사라도 모두 동원되어 검체채취 업무를 하

였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거의 모든 직원이 동

원되어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되나 간호사는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있고 법적 자격이 있으므로 역학조사 현장

의 인력투입, 역학조사관 양성교육 인원배정 등의 역학

조사 업무의 관리자 역할이나 심층 역학조사를 맡게 되

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서를 정해진 시간 내로 

작성해서 웹보고를 완료해야 했고, 각종 관련기관에 필

수 보고서 작성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했다. 

“30분 안에 기초역학조사서가 나오고 오전에 확진자

가 나온 경우에는 심층역학조사서를 그날 밤 12시까지 

보냈어야...오후에 확진된 환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심층역학조사서가 나와야 하는데...심층

역학조사서를 안 내면..전화와서 왜 안 냈냐 어디까지 

됐냐...저희끼리...우리는 하루살이다...확진자에 대한 정

리가 나오면 또 하루를 보낸 것이고 그 다음날 또 확진

자가 나오면 그거에 확진자 정리를 하면 하루를 보낸거

고...”(A지역보건소)

“하루에 너무 감당 못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막 쌓이

다 보니까... 일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8시, 9시, 10

시,11시 이렇게 집에 가서 그렇게 늦게 가도 일을 못하

고 다음날 하고 주말에 나오고 이게 막 반복이서... 다

른 인력이 없고 매일매일 해야할 일은 쳐 내야 되니

까...”(C지역보건소)

3) 확진자 발생 현장과 자가격리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

든 찾아감

참여자들은 고위험시설,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다

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현장 등을 찾아가서 선별검

사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가 격리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거나 병원 및 생활치료

센터 이송 시 동행하였다. 역학조사단원으로 현장 역학

조사를 나가 CCTV를 확인하거나 테이블 간의 거리, 에

어컨의 풍향과 세기 등 공간의 상황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하

였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

양원, 노인공동생활 주간보호센터 이런 노인 대상으로 

하는 그 시설들 종사자들도 채취를 했거든요. 초반에는 

저희 인력들이 나와서 했는데..”(A지역보건소)

“집단감염 있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그쪽에 지역에 

뭐 호텔이라든지..대량으로 또 검사를 해야할 상황이면 

또 저희가 ‘워크스루’를 운영을 해야 돼요.”, “거기 나가

가지고 한 몇 천명을 다 검체를 채취를 했거든요.”, “밖

에 나가서 검체 따는 것도 힘들었는데. OO 때는, 경찰이 

못해내는거 너네가 빨리 찾아라 이렇게 압박주니까 출장

다니면서 그 사람들 찾으러 다니는거.”(B지역보건소)

2. 주제2. 재난관리 행정체계에서 요구되는 협력

과 소통의 업무를 수행함

1) 지자체나 행정당국에서 요구하는 보고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함

행정 업무를 맡은 참여자들은 감염병관리 실무를 담

당하면서도 동시에 역학조사,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전

체를 총괄하여 감염 관련 통계를 내고, 보고서를 작성하

여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전체 국가적인 차

원에서 방역 등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각급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나 소통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관리체계가 국가중

앙조직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도 컸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한 물품 재고 파악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검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검사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검사자 명단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경비를 청구하는 업

무를 하였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보건소 정규 

직원들의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근무표를 편성하는 등 

여러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동향보고는 심층역학 조사서를 확 줄여서...어디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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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간단하게 적고...추후에 조치사항. 가족이 몇 명

이고...검사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환

자는 00의료원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이라는 조치사항까지 적어서 소장님한테 보고드리

고 구청장님한테 보고...”(A지역보건소)

“저희는 구이기 때문에..시에서 압력오는 것도 만만

치 않거든요~왜 역학조사가 늦었는지 이거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해야 되는..”(B지역보건소)

2)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일함.

참여자들은 지역사회내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방

호물품을 지원하거나 환자이송 등 의료기관과의 협력업

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력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밖에도 확진자의 동선추적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요구하며 감염경로

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가격리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지자체 타부서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상호 협력

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청이나 도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고...다

른 구청직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야하고 다른 동 직원

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마찰이 많아

서...”(C지역보건소)

“의료원, **병원에 협조를 구해야하고, 하여튼 간에 

여러 업무를 보니까 가운데 ** 보건소가 있거든요.”(C지

역보건소)

3) 보건소 내부 및 지역사회와의 위험커뮤니케이션 업

무를 요구받음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기관과 지역사회주민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요구되지만 조직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험을 많은 

참여자들이 하였다. 특히,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기존

의 감염관리업무가 폭주하는데 동시에 뉴스와 시사프로

그램 등에서 취재를 요청하므로 힘든 업무 속에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규모 집단감염 언

론보도가 나오면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다. 불안해하면서 상황을 납득하지 못

하는 주민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하는 것

에 어려움을 크게 느낀 경우가 많았다. 

“일단은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요. 그리고 일단 그 민

원들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요...이런 거에 대한 지식

이 없는 거가 더 불안도가 커지고 그런 거에 대한 민원 

대응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적인 압박감도 엄청 크고 왜냐하면 기자들한테도 

연락이 오고...”(C지역보건소)

“OO, XX.(TV 프로그램명)..너무 힘들었어요. 역학

조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또 규모도 너무 커졌거든요. 그

래서 힘들었고 또 언론..막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터뜨려 놓고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안되었는데”(B지역

보건소)

3. 주제3. 임상간호실무 역량을 발휘하였으나, 

리더십과 행정실무역량이 부족함을 인식함

1) 감염병 대응 시 관련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와 임상

간호 지식을 활용함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충분한 교육이나 

설명 없이 수많은 지침의 형태로 제시되었고 감염병대

응 업무는 법률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관련 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역학조사나 검체채취 업

무를 의사 대신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고 의료기관으로

의 환자이송 등 연계 업무도 많아서 그런 경우 의료기

관에서의 임상실무 경력이 크고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법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파생되는 지침인

데. 감염병 관리를 하면 법으로 막 내려져 있는 것 보다

는 지침으로 막 미친 듯이 내려주거든요. 교육은 따로 

안 시키고 ’니네가 지침 안 봤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

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침을 잘 읽어보고, 어떻게 해

석하느냐가 중요한데. 법 교육을 잘 받아야지 지침을 해

석하는 데에서도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D지역보건소).

“보통은 감염병 걸린 대상자, 민원인 보통 저희가 역

학조사 신고를 하고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에 이송되거나 

입원을 하잖아요... 2차 예방 치료관련에서 저희가 임상

(실무경력)을 하고 오신 분들 경우에는 경험 있었으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측정이 되니까, 이 사람 예측이 되니

까 이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드릴지 선제적으

로 파악이 되는거죠...(중략)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

서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죠.”(E지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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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처하는 리더십의 중요성

을 인식함.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는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 조직이 함께 힘을 합해 해

가야 하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을 잘 조율하고 협력을 이

끌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

하였다. 

한편, 간호사들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실무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난하게 수행하였지만 전체적

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거나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부족하

였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를 위해 조직과 행정실

무에 관한 역량이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부서 간의 조율 인간관계 이렇게 하는 협력할 수 있

는 그런 관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윗분들이 할 일

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력을 다 끌어올 수 있을까 어

떻게 하면 저 부서를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런. 이런 것

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조건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

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면…”(F지

역보건소)

“이제 뭐 분석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확진자 

추세가, 예를 들자면 뭐 가족 간의 감염이 많다, 그 다

음에 직장 간의 감염이 많다. 그러면 그 분석 자료를 통

해서 어디를 우리가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

고,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결

과를 도출해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안목을 좀 

키웠어야 되는데 현장 액팅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E지역보건소)

3) 전문가적 태도와 자기돌봄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함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태도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긍정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힘

든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요구됨을 인

식하게 되었다. 그런 한편 지속적으로 대응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체력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

는 능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책임감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일이 힘

들다고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여서 이게 직렬 차이는 

아닌데 그냥 제가 봐도 보건소에 여러 직렬이 있지만, 

제가 봐도 간호직 쌤 들이 제일 좀 자기가 좀 맡았다고 

하면은 책임감도 강하고 이걸 어떻게든 어쨌든 해야 된

다는 뭐 그런 의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명 

말고도 뒤에 들어온 직원들 중에도 병가를 두세명 더 

들어가셨거든요. 그렇게 조금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다보니까...”(A지역보건소)

Ⅳ.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 시기 보건소 

간호사가 경험한 실무의 특성과 역량에 대한 인식을 탐

색하여 지역사회간호학 학부교육의 개선방안 도출과 보

건소 간호사의 재난관리 역량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 

‘준비된 역량보다 광범위한 업무와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하며 어디든 찾아감’, ‘재난관리 행정체계에서 요구

되는 협력과 소통의 업무를 수행함’, ‘임상간호실무 역

량을 발휘하였으나, 리더십과 행정실무역량이 부족함을 

인식함’ 의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준비된 역량보다 광범위한 업무와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하며 어디든 찾아감’은 ‘선별검

사와 역학조사를 담당하면서 개별 주민의 요구와 증상

에 대응함’, ‘시간에 쫓기며 대규모 집단발생시 폭주한 

업무량을 감당함’,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나 자가격리자

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감’의 하위주제들로부터 도

출되었다. 

이러한 실무 특성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전략이 

다른 나라와 달리 대규모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가려내

고, 추적조사로 접촉자를 샅샅이 찾아내어, 확진자는 물

론 밀접접촉자까지 격리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영향을 받았

다고 볼 수 있다(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2020). 간호사들은 평상시 선별검사 및 역학조사에 대

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

에 구애받지 않고 전천후의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선별

진료소의 검체채취 업무는 법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인

력의 제한으로 별도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기 전까지 

감염병대응팀만이 아닌 보건소의 모든 간호사가 검체채

취 업무에 순환적으로 투입되었다. 전담 기간제 간호 인

력의 충원 후에도 참여 빈도만 줄었을 뿐 선별진료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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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의해 운영

되고 있었다. 기존의 감염병예방관리팀 또한 재편성되

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하는 보건소에는 대부분 

감염병예방관리팀에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었기에 

건강증진과에서 지역보건, 건강증진 업무를 주로 하던 

간호사들을 감염병대응팀으로 배치하는 조직 개편이 이

루어졌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업무공유와 인력

확보를 하는 것은 보건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확보

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과 일치하였다. 감염병대응팀 내에서 간호사들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들과 밀접한 접촉한 개인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전파

를 방지하기 위해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돌보고 모니

터링을 하였다. 또한, 입원 병상을 찾거나 배정을 요청

하고 지정된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역할들은 일본의 보건간호사 

업무와 유사하였다(Yoshioka-Maeda, Iwasaki-Motegi, 

& Honda, 2020). 특히, 역학조사 업무는 임상적 지식

과 경험, 통계 능력, 역학적 분석력, 의사소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속적

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Son, Choi, Yang, & Hwang, 

2022).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수의 역학조사

관으로 대응할 수 없어 간호사들이 단기교육을 받고 역

학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역학조사 업무 전

담인력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 보건

소의 간호사들에게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기초부터 상급 과정까지 체계적인 직무 교육

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사례중심의 현장 시뮬레이션과 같은 실무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문제해결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Son et al., 2022). 또한 현

재 간호학 학부과정의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에서 역학

지식의 실무적용에 대한 학습목표는 대부분 지식영역에 

국한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관리

에 대한 학습목표는 주로 자연재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17) 팬데믹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

응하는 내용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을 포괄하도록 교육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주제는 ‘재난관리 행정체계에서 요구되는 협

력과 소통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지자체 내부 및 광역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보고 업무 및 행정지원 업무를 담

당함’. ‘지자체 내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일함’, ‘보건소 내부 및 지역사회와 정확한 정보

의 공유를 위한 위기소통 업무를 요구받음’의 하위주제

들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실무 특성은 이미 메르스 유행 

당시 초중고 학교 구성원들의 대처 경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초중고 학교구성원의 메르스 대처경험에서 보

건당국의 역학적인 정보의 공유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

어지지 않아 보건당국과 학교와의 협력체계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교육청이 물적, 인적 지원을 할 때 학교현

장의 배려와 고려 없이 이루어져 업무량의 증가와 적절

한 시기에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Lee, Yoon, Hong, & Kim, 2015). 미국은 비상 상황 

준비와 대응 시 공중보건간호사의 역할 중 하나로 기관

의 사고지휘체계에 기반을 둔 비상대응 권한과 의사소

통 체계를 숙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공중보건

간호사는 리더십역량, 지역사회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간호 지식과 기술 등이 있으므로 비상 시 운영팀

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 모든 공중보건간호

사는 비상 시 조직의 지휘구조와 자신을 가장 잘 연결

시킬 수 있는 기관의 명령전달 구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Jakeway, Larosa, Cary, & 

Schoenfisch, 2008).

신종감염병 대응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도 지역사회 주민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 책임

을 지니고 있다(Na & Kim, 2015). 국가는 국민 전체

를 대상으로 위기의 진행 및 수습상황, 정부 대책 및 향

후 계획, 주의할 점을 알려야 하거나 과도한 불안감 해소

를 위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론을 활용한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1). 이에 중앙정부는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

역사회에서 이를 수행할 주요기관인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이나 담당 인력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언론

을 활용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하기 보다는 언론의 취

재에 응하거나, 일방적으로 언론기관이 보도한 후의 사

후 조치 수준으로 대응하는 등 수동적인 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감염병 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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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체계에 소통전문가가 역학전문가와 함께 포함되어야 

성공적인 위기대응과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Paek, 2017). 이를 위해 직무 교육의 주제에는 위기관

리 의사소통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운영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의 실무는 미국 보건간호사 역량 수준

을 참고로 비교해보면 학사학위 수준의 보건소 간호사

가 보건간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이후 혹은 관리자로서

의 지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Harmon et al., 2022). 그러나. 이러한 역량의 기초

가 되는 통계, 보고서 작성, 보고, 기획의 내용들이 지

역사회간호학 교육에 더 활발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액션러닝을 활용한 보건사업 기획 수업(Chae, 

2021)이나 팀기반 보건간호 기획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Song & Joung, 2022) 등 학부 지역사회간호학 교육

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주제는 ‘임상간호실무 역량을 발휘하였으나, 

리더십과 행정실무역량이 부족함을 인식함’인데 ‘감염병 

대응 관련 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와 임상간호 지식을 

활용함’, ‘빠르고 정확한 상황분석을 토대로 대처할 수 

있은 전문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함’, ‘전문가적 태

도와 자기돌봄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함’의 하위주제들

로부터 도출되었다. 이는 보건소 간호사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이 지역사회간호학 단일 교과목의 학습 성과

라기보다는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의 역량을 포함한 학

부 간호교육 전반에 걸친 성과로 종합되어야 함을 시사

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건간호 전문직 단체는 ‘모든 간

호사는 재난 간호사이다’라는 개념으로 재난대비 역량

을 간호학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전 분야 간호사를 위한 

지속교육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Quad Council 

Coalition Public Health Nursing Organizations, 

2019). 또한, 보건소 간호사들은 감염병 유행 대응과정

에서 책임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신종인플루

엔자 대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동기부여 및 

사명감이 유의하였고(Jang et al.,  2013), 코로나19 상

황에서도 간호사의 재난대응 참여의지가 재난역량에 가

장 영향이 큰 요인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Hong 

et al., 2022). 재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적 태도

를 보이기 위해서는 학부교육이 실제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교 

간호대학은 볼티모어시 당국과 지역기관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독거노인들의 사회정신적 

건강을 지지하기 위한 전화방문 활동에 간호학과 학생

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학습경험을 하도록 서비

스-러닝 기반의 보건간호 교육 전략을 적용하여 임상교

육 교과목을 운영하였던 경우도 있다(Gresh et al., 

2021). 이러한 교육이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교수들

이 감염병 위기 이전에 지역사회와 맺고 있었던 협력관

계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교수법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교수자 역량 개발 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보건소 간호사의 실무 특

성은 코로나19 유행의 초기 대응에 한정된 것이므로 이

후에 수행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생활치료센터 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오미크론 유행 이

후 확진자가 대규모로 급증한 이후 확진자 재가 치료 

시기의 간호실무도 포함하지 않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간호실무의 일부만 포함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재가 치료 시기, 격리자 관리의 주요 상담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

한 간호사의 주요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역량까지 포함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보건소 간호사

의 역량은 조직 차원의 구조와 지원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Kim et al., 2022), 그러한 차이를 반

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팬데믹 초기 대응단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초기 위기상황에서 필요

한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

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 시기에 보건소 간호사가 경험한 실무의 특성

과 역량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감염병 

팬데믹의 대응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간과 공

간의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며 감염과정의 개인을 대상

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실무이며 지자체 재난

안전대책본부 체계 속 비상방역대책반의 기능을 맡은 

보건소 조직 차원의 실무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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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러한 실무를 수행하면서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역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 교육에서는 실제 상황

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보건

간호 전문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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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al experiences of public health center nurs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Exploration of nursing 

competencies*

Yu, Jung-Ok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June, Kyung-Ja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Korea)

Song, Yeon-Y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ju, Korea)

Choi, Seon-Im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Kim, Hye-J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ies of practice experienced by public health center nurses(PHNs) 

during the early response phase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Methods: 

PHNs were recruited from public health centers(PHC) in ten cities in Korea, using purposive 

sampling. They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from December 21, 2020, 

to February 18, 2021.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Three themes and nine categories were drawn from the findings. The 

three themes that emerged from the data analysis were as follows: ‘Handling expanding work 

scope and overwhelming workload beyond prepared competencies, willing to go anywhere.’, 

‘Performing tasks of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required in the disas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system.’, ‘Demonstrated proficiency in clinical nursing practices, but recognized 

the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Conclusions: 

The experiences of the subjects’ ha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ntent for 

community nursing education that cultivates basic competencies to respond to real pandemic 

situations during undergraduate education. It is propos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developing specialized competencies in public health nursing. 

Key words : Professional Competence, COVID-19, Pandemics, Nurses,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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