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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actors that influence the welfare awareness level of paramedics. 

Paramedics are professionals responsible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their welfare is a factor that enables them to carry out their duties smoothl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level of welfare awareness was analyzed to be 

very low at 2.80 points. We also found that there were gender and class differences 

in some areas. One notable point is the item ‘In the event of a lawsuit or other 

complaint or accident during a call, the fire department responds adequately for me.’ 

which received the lowest score of 2.22 point. I hope that in the future, fire 

departments will implement policy measures to protect emergency personnel from 

complaints and reduce the stress they experience when dispatched to disaster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hope that follow-up researchers will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welfare awareness among various factors.

Keywords : Welfare Awareness, Welfare Awareness Level, Paramedics, PTSD

1 주저자,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E-mail: emt_parkyj@naver.com

2 공동저자 인제대학교 창업지원단

3* 교신저자, 주저자, 김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E-mail: miya0611@naver.com

1 Main Author, Dept. of Paramedicine, Kyungil University

2 Co-author, Business Incubator Center, Inje University 

3*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Paramedicine, Gimhae College 



852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7권 제4호

1. 서 론  

재난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화재와 같은 의도적이거나 또는 우발

적으로 발생한 인위적 재난에서 전염병 노출 등의 

사회적 재난에 이르기까지 재해 현장의 최일선에

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1] 특히 소방 구

급대원은 소방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구급의 활동 

및 예방에서 생활 민원 업무[2]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연도별 119구급대원의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156,548건에서 2022년 3,564,720건으

로 65% 증가하여 구급대원의 업무의 양이 과중함

을 알 수 있다.[3] 그리고 구급대원은 현장 활동 

시 각종 사고의 위험성, 전염병 및 유해인자에 대

한 노출, 23 교대의 불규칙한 근무,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높

은 직군이라 할 수 있다.[4] 

이러한 소방직 공무원을 위한 복지의 제도적 

기반으로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

법’이 2012년 공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2024년 2월 소방직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자살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 심리

지원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을 만큼 소방직 

공무원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학문적 연구는 처우개선에 관한 연

구, 근로 생활의 질, 회복탄력성,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5~7], 구급대

원의 공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의식 수준

의 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소방기관 구급대원들의 복지 

의식 수준을 분석하여 복지향상 방안에 대해 모색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란 근로자인 공무원이 원

활한 업무 수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

의 건강, 주변환경, 일상생활 측면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

난 현장의 활동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구급대원은 

근무 특성상 사고, 전염성 질환의 노출 등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정의하기도 한다.[8] 

구급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환

경의 개선,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인력의 보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난 스트레스의 개선을 위해 직

무 역량 강화 및 적합한 보직의 부여에 의한 개인

의 능력 발휘를 논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사고

나 부상 발생 시 소방기관의 적절한 대처 및 보상

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급대원의 복지란 원활한 업무수행

을 위한 인력, 장비, 주변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공무원 개인뿐만 아

니라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2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제도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공무원이 질병, 퇴

직, 장해,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본

인 또는 유족에서 적절한 급여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9]

소방 구급대원의 경우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

지 기본법[10]에 의거 보건 안전관리 규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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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 특수 건강진단, 역학조사, 질병 소견자

의 구급업무 수행 제한, 소방 심리지원단 설치,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소방직 공무원의 신체적 정

신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 실

태 분석을 위하여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대상 

2024년 1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나라 행정

업무관리시스템 2.0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의 총응

답자는 106명이다.

3.2 측정 도구 신뢰도

연구에 활용한 소방 구급대원 복지 의식 실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측정 도구는 「경찰공무

원 복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0] 및 「소

방공무원 복지 만족도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11]을 참고하여 수정․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응답 문항은 총 10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668로 

기준값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 자료의 내적일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소방기관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 실

태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자료의 처리 방법은 통

계 프로그램 SPSS 28.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복지 의식 실태 분석 측정 도구의 신뢰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였다.

셋째, 복지 의식 실태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수

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 의식 실태의 인

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t~test와 일원배

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는 106명이며 배경 변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별 남자 80명(75.5%), 여

자 26명(24.5%) 이다. 연령별 21~30세 13명

(12.3%), 31~40세 60명(59.4%), 41~50세 23명

(21.7%), 51~60세 7명(6.6%)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별 5년 이하 40명(37.7%), 6~10년 32

명(30.2%), 11~15년 16명(15.1%), 16~20년 4명

(3.8%), 21~25년 9명(8.5%), 26~30년 5명(4.7%)

이었으며, 계급별 소방사 24명(22.6%), 소방교 37

명(34.9%), 소방장 26명(24.5%), 소방위 19명

(17.9%)이었다. 소방관 입사 경로별 소방공채 18

명(17.0%), 구급특채 82명(77.4%), 의무소방 특채 

5명(4.7%), 기타 1명(0.9%)이었으며 생활 수준별 

하 13명(12.3%), 중 82명(77.4%), 상 11명(10.4%)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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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반적인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 수준

Table 2는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이 2.80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내용별 ‘소방공무원 특진, 

표창 등의 포상제도는 합리적이다.’(M=2.83), ‘나

는 퇴직 후 노후에 대해 걱정한다.’(M=3.91), ‘나

의 퇴직 후 삶에 대해 소방관서는 충분히 준비하

고 있다.’(M=2.44), ‘출동 중 소송 등 각종 민원사

고 발생 시 소방관서는 충분히 나를 위해 대응해 

준다.’(M=2.22),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병가를 충

분히 사용할 수 있다.’(M=3.34), ‘출동 중 부상 발

Survey Survey M1) SD

Q1

A reward system that includes 
special promotion and awards 

for fire service officials is 
reasonable.

2.83 0.74 

Q2
I am worried about aging after 

retirement.
3.91 0.89 

Q3

The fire department has made 

ample arrangements for my 
post~retirement life.

2.44 0.83 

Q4

When various complaints or 
accidents occur during dispatch, 

such as lawsuits, the fire 
department responds adequately 

on my behalf.

2.22 0.95 

Q5

I am fully able to use my sick 

leave when I am injured while 
at work.

3.34 0.96 

Q6

If an injury occurs during work, 
it is fully possible to treat the 

injury as a result of official 
duties.

3.39 0.85 

Q7
I can fully use my annual leave 
whenever I have work to do.

3.32 1.03 

Q8

I have purchased dispatch~ 

related equipment, such as 
gloves, with my own money.

3.16 1.15 

Q9
If you suffer a disability while 

on duty, you must retire.
2.31 0.88 

Q10

Although they were not 

diagnosed at a hospital, many of 
the firefighters likely suffered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4.16 0.85 

Total 2.80 0.46 
1) Likert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Table 2. Overall level of welfare awarenes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80 75.5

Female 26 24.5

Age

(Years old)

21~30 13 12.3

31~40 63 59.4

41~50 23 21.7

51~60 7 6.6

Years of 
employment

(Years old)

Less 5 40 37.7

6~10 32 30.2

11~15 16 15.1

16~20 4 3.8

21~25 9 8.5

26~30 5 4.7

Firefighter 

rank

Firefighter 24 22.6

Senior Firefighter 37 34.9

Fire Sergeant 26 24.5

Fire Lieutenant 19 17.9

Employment 
path

Open recruitment 18 17.0

Special employment

(first aid)
82 77.4

Special employment
(mandatory fire 

fighting)
5 4.7

Etc 1 0.9

Standard of 

living

Below 13 12.3

Middle 82 77.4

Above 11 10.4

Total 106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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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M=3.39), 

‘나는 연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M=3.32), ‘나는 장갑 등 출동 관련 장비를 

사비로 구입한 적이 있다.’(M=3.16), ‘출동 중 장

애를 당하였을 경우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 

(M=2.31), ‘병원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소

방공무원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것이

다.’(M=4.16) 등으로 나타났다.  

4.3 성별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Table 3은 성별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나타

낸 것이다.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자(M=3.69)가 남자(M=3.29)

보다 인식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나는 연가를 일이 있을 때

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남자(M=3.45)가 여

자(M=2.92)보다 인식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출동 중 장애를 

당하였을 경우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 남자

(M=2.40)가 여자(M=2.04)보다 인식이 더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4.4 연령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연령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Table 4)

  

4.5 근무연수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Table 5는 근무연수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

는 충분히 가능하다.’ 5년 이하(M=3.33), 6~10년

(M=3.09), 11~15년(M=3.63), 16~30년(M=3.83)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근무연수가 16~30년이 6~10년보다 인식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4.6 계급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Table 6은 계급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나타

낸 것이다. ‘출동 중 소송 등 각종 민원사고 발생 시 

소방관서는 충분히 나를 위해 대응해 준다.’ 소방

사(M=2.04), 소방교(M=2.00), 소방장(M= 2.62), 

소방위(M=2.3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Survey Gender M SD F p

Q1
Male 2.85 0.76 

.484 .629
Female 2.77 0.65 

Q2
Male 3.86 0.88 

~.875 .383
Female 4.04 0.92 

Q3
Male 2.48 0.89 

.687 .494
Female 2.35 0.63 

Q4
Male 2.24 0.97 

.390 .697
Female 2.15 0.88 

Q5
Male 3.41 0.90 

1.384 .169
Female 3.12 1.11 

Q6
Male 3.29 0.87 ~2.156

* .033
Female 3.69 0.68 

Q7
Male 3.45 1.02 

2.316* .023
Female 2.92 0.98 

Q8
Male 3.11 1.20 

~.752 .454
Female 3.31 0.97 

Q9
Male 2.40 0.92 

2.180* .033
Female 2.04 0.66 

Q10
Male 4.10 0.87 

~1.283 .202
Female 4.35 0.80 

Total
Male 2.82 0.47 

.934 .353
Female 2.73 0.44 

*
p<.05

Table 3. Level of welfare awareness by gender



856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7권 제4호

Survey Classification M SD F p
Duncan

test

Q1

≤ 5 2.75 0.71 

.782 .507
6~10 2.84 0.68 

11~15 2.75 1.00 

16~30 3.06 0.64 

Q2

≤ 5 3.95 0.96 

.658 .580
6~10 3.84 0.81 

11~15 4.13 0.81 

16~30 3.72 0.96 

Q3

≤ 5 2.43 0.81 

1.336 .267
6~10 2.66 0.87 

11~15 2.19 0.83 

16~30 2.33 0.77 

Q4

≤ 5 1.98 0.89 

1.845 .144
6~10 2.25 0.84 

11~15 2.38 1.02 

16~30 2.56 1.10 

Q5

≤ 5 3.40 0.90 

.894 .447

≤ 5 3.40 0.90 

6~10 3.22 0.91 

11~15 3.63 0.81 

16~30 3.17 1.25 

Q6

≤ 5 3.33 0.89 

3.713* .014 b<d
6~10 3.09 0.69 

11~15 3.63 0.72 

16~30 3.83 0.92 

Q7

≤ 5 3.38 1.08 

.062 .980
6~10 3.28 0.89 

11~15 3.31 1.20 

16~30 3.28 1.07 

Q8

≤ 5 3.18 1.24 

.899 .445
6~10 3.38 1.21 

11~15 3.06 1.00 

16~30 2.83 0.92 

Q9

≤ 5 2.28 0.78 

.673 .570
6~10 2.47 0.88 

11~15 2.31 1.01 

16~30 2.11 0.96 

Table 5. Level of welfare awareness according to 

years of service.

Survey
Division

(Years old)
M SD F p

Duncan

test

Q1

21~30 3.00 0.82 

.419 .65931~40 2.79 0.77 

41~60 2.83 0.65 

Q2

21~30 3.85 1.14 

.043 .95831~40 3.90 0.84 

41~60 3.93 0.91 

Q3

21~30 2.77 0.93 

1.286 .28131~40 2.43 0.82 

41~60 2.33 0.80 

Q4

21~30 2.31 1.03 

.475 .62331~40 2.14 0.90 

41~60 2.33 1.03 

Q5

21~30 3.69 0.85 

1.091 .34031~40 3.32 0.91 

41~60 3.23 1.07 

Q6

21~30 3.46 0.78 

1.625 .20231~40 3.27 0.87 

41~60 3.60 0.81 

Q7

21~30 3.62 0.65 

.612 .54431~40 3.27 1.08 

41~60 3.30 1.06 

Q8

21~30 3.00 1.47 

1.196 .30731~40 3.30 1.17 

41~60 2.93 0.91 

Q9

21~30 2.08 0.76 

.581 .56131~40 2.37 0.87 

41~60 2.30 0.95 

Q10

21~30 3.85 0.99 

1.033 .35931~40 4.19 0.80 

41~60 4.23 0.90 

Total

21~30 3.01 0.56 

1.832 .16531~40 2.75 0.41 

41~60 2.82 0.49 

*p<.05

Table 4. Level of welfare awareness according to 

age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 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857

나타내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계급이 소방장이 소방사/소방교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

능하다.’ 소방사(M=3.29), 소방교(M=3.14), 소방장

(M=3.54), 소방위(M=3.7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

를 실시한 결과, 계급이 소방위가 소방사/소방교

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urvey Classification M SD F p
Duncan

test

Q10

≤ 5 4.05 0.90 

.386 .763
6~10 4.22 0.79 

11~15 4.19 0.98 

16~30 4.28 0.75 

Total

≤ 5 2.78 0.47 

.652 .583
6~10 2.74 0.37 

11~15 2.82 0.52 

16~30 2.93 0.52 

*p<.05

Table 5. (Continued)

Survey Classification M SD F p
Duncan

test

Q1

Firefighter 2.75 0.74 

.262 .852
Senior Firefighter 2.81 0.66 

Fire Sergeant 2.85 0.83 

Fire Lieutenant 2.95 0.78 

Q2

Firefighter 4.13 0.80 

1.183 .320
Senior Firefighter 3.70 0.97 

Fire Sergeant 3.96 0.77 

Fire Lieutenant 3.95 0.97 

Q3

Firefighter 2.42 0.65 

.960 .415
Senior Firefighter 2.62 0.95 

Fire Sergeant 2.31 0.88 

Fire Lieutenant 2.32 0.67 

Q4

Firefighter 2.04 0.75 

2.948* .043 a, b<c
Senior Firefighter 2.00 0.91 

Fire Sergeant 2.62 1.06 

Fire Lieutenant 2.32 0.95 

Q5

Firefighter 3.25 0.74 

1.734 .165
Senior Firefighter 3.27 0.99 

Fire Sergeant 3.69 0.84 

Fire Lieutenant 3.11 1.20 

Table 6. Level of welfare awareness according to 

class 

Survey Classification M SD F p
Duncan

test

Q6

Firefighter 3.29 0.75 

3.079* .031 a, b<d
Senior Firefighter 3.14 0.86 

Fire Sergeant 3.54 0.81 

Fire Lieutenant 3.79 0.85 

Q7

Firefighter 3.21 0.93 

.183 .908
Senior Firefighter 3.38 1.06 

Fire Sergeant 3.38 1.10 

Fire Lieutenant 3.26 1.05 

Q8

Firefighter 3.21 1.25 

.734 .534
Senior Firefighter 3.35 1.14 

Fire Sergeant 2.96 1.25 

Fire Lieutenant 3.00 0.88 

Q9

Firefighter 2.42 0.72 

.320 .811
Senior Firefighter 2.30 0.94 

Fire Sergeant 2.35 0.94 

Fire Lieutenant 2.16 0.90 

Q10

Firefighter 4.00 0.93 

.499 .684
Senior Firefighter 4.16 0.83 

Fire Sergeant 4.19 0.90 

Fire Lieutenant 4.32 0.75 

Total

Firefighter 24 2.72 

0.41 .663 .577
Senior Firefighter 37 2.77 

Fire Sergeant 26 2.89 

Fire Lieutenant 19 2.83 
*
p<.05

Tabl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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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생활수준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Table 7은 생활 수준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퇴직 후 노후에 대해 걱정한

다.’ 하(M=4.46), 중(M=3.83), 상(M=3.82)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5), 사

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생활 수준이 

하가 중/상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병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M=3.23), 중(M=3.27), 상(M=4.00)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생활 수준이 

상이 중/하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

능하다.’ 하(M=3.08), 중(M=3.35), 상(M=4.00)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생활 수준이 상이 중/하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5.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실태의 

영향 인자와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성별, 연령, 근

무연수, 계급, 생활 수준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을 분석하였다. 

구급대원의 전반적인 복지 의식 수준은 평균 

2.80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출동 중 소송 등 각종 민원 사고 발생 시 

소방관서는 충분히 나를 위해 대응해 준다.’의 항

목에서 2.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

과의 해결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공

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뿐 아니라 민원 

사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한 대처방

Survey
Standard of 

living
M SD F p

Duncan

test

Q1

Below 2.85 0.80 

.078 .925Middle 2.82 0.67 

Above 2.91 1.14 

Q2

Below 4.46 0.66 

3.005* .044 b, c<aMiddle 3.83 0.87 

Above 3.82 1.08 

Q3

Below 2.15 0.90 

.937 .395Middle 2.48 0.76 

Above 2.55 1.21 

Q4

Below 2.08 0.95 

.489 .615Middle 2.21 0.86 

Above 2.45 1.51 

Q5

Below 3.23 0.93 

3.058* .041 a, b<cMiddle 3.27 0.94 

Above 4.00 0.89 

Q6

Below 3.08 0.95 

4.047* .020 a, b<cMiddle 3.35 0.81 

Above 4.00 0.77 

Q7

Below 2.77 1.09 

2.185 .118Middle 3.40 0.98 

Above 3.36 1.21 

Q8

Below 2.77 1.30 

1.081 .343Middle 3.24 1.14 

Above 3.00 1.00 

Q9

Below 2.23 0.73 

2.174 .119Middle 2.39 0.84 

Above 1.82 1.17 

Q10

Below 4.15 0.80 

.105 .900Middle 4.15 0.88 

Above 4.27 0.79 

Total

Below 2.65 0.45 

2.178 .118Middle 2.79 0.43 

Above 3.04 0.63 

*
p<.05

Table 7. Level of welfare awareness according to 

liv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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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의 항목에서 여성의 

인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나는 

연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

다.’ 항목과 ‘출동 중 장애를 당하였을 경우 반드

시 퇴직하여야 한다,’ 항목의 경우 남성의 인식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05). 이는 상대적

으로 재난 현장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 

소방 공무원이 출동, 업무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

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퇴직의 인식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 차이는 없었으나 계급에 따른 복지 의식 수

준에서는 ‘출동 중 소송 등 각종 민원사고 발생 

시 소방관서는 충분히 나를 위해 대응해 준다.’의 

항목에서 소방장이 소방사/소방교보다 인식이 높

았으며(p<0.05),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

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방위가 소방사/소방교보

다 인식이 더 높았다(p<0.05). 소방장, 소방위보다 

상대적으로 소방사, 소방교에서 인식이 낮았으며,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소방사, 소방교의 경우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무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직률로도 이어지므로 

젊은 층에 대한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상 소방 기관 구급대원의 복지 실태 수준 분

석의 연구 후속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전국의 구급대원 대

상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설문에 응답한 구

급대원은 106명으로 설문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

가 있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구급대원 복지 의

식 수준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진, 포

상, 병가, 공상 처리 등에 관련된 설문을 진행하

였으나 향후 조직의 공정성, 가족 관련 복지, 외

상후 스트레스의 대처 등 복지 실태 분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요인 간의 비교분석

이 후속 연구로 필요하다. 셋째, 설문 항목 간 상

관관계를 파악하여 요인 간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구급대원의 복지 실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

구로 전반적 복지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일부 항

목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계급 간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상 

처리 및 민원 관련 구급대원의 복지 수준의 전반

적인 향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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