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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atient safety is a crucial aspect of healthcare quality and has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recently. However, safety incidents in operating rooms 
(ORs) remain common due to unique risk factors. Despite the higher risks in ORs 
compared to other departments, research on OR-specific patient safety incidents in 
South Korea is still limited.
Methods: This study analyzed 1,131 patient safety incidents reported to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from 2018 to 2022 to categorize incident 
types and frequencies in ORs, assess variations in severity based on patient, 
hospital, and incident characteristics, and conduct subgroup analyses by sex and 
hospital grade.
Results: Among the 1,131 incidents, patients aged ≥80 years experienced a high 
frequency of sentinel events. Incidents related to infections, anesthesia/sedation, 
injuries, and procedures had higher adverse event rates, while burn-related 
incidents resulted in both adverse and sentinel outcomes. Thoracic surgeries 
showed a greater likelihood of sentinel events compared with general surgeries, 
and the incidence of sentinel events increased from 2018 to 2022.
Conclusion: Factors such as patient age, incident type, surgical specialty, and year 
were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of OR patient safety incidents. These findings 
offer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ing preventive strategies to enhance patient 
safety in ORs and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on OR-specific patient 
safety issues.

Keywords: Adverse events; Near miss, healthcare; Sentinel events; Severity of 
Illness Index; Surgical patient safety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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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자안전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

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다[1]. 미국 의

학연구원(Institute of Medicine)에서 1999년도에 ‘사

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To err is human: build-

ing a safer health system)’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자안

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다루면서 의료 오류와 관

련된 환자안전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1]. 이후 미국은 2005년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The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

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

를 마련했고, 보건의료 연구 품질관리청(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은 보고되는 환자안

전사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 현황과 패턴을 확

인하여 국가차원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네트워

크를 확립하였다[2].

국내에서는 2004년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

되었고, 평가항목 중 하나인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기 시작했다[3]. 2015년 제정된 환자안전

법은 환자의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

며(제1조), 2020년 개정 이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환자안전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학습시스템이 

구축되어, 환자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한층 강화

되었다[4]. 한국에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 

시행된 전국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병원 유형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체계적으

로 파악하고자 한다[5].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KOPS)은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 시스

템을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보수집 및 학습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

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기관을 만드는 데 기여하

고 있다[6]. KOPS는 매년 보고된 자료를 통해 통계 

연보를 발표하는데, 최근 5년간 자율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의 변화추이 및 현황 분석뿐만 아니라 중

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심

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

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한층 더 높

아지고 있다[6]. 이처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안전

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

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4,7].

수술실은 치명적인 상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부서로, 

환자안전 확보가 필수적인 공간이다[8,9]. 특히 고위

험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실은 병원 

내 다른 부서보다도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긴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10-13]. 이 

외에도 특수 재료와 첨단 장비의 사용이 빈번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이 크며,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는 일시적으로 의사소통과 방어 능력을 상실하

기 때문에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14].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억 3천만 건의 수술이 

시행되고, 그 중 약 50%의 환자가 수술 오류에 의한 

수술합병증을 피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대상자 중 약 10%가 의료오류 또는 의료부작

용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고된 2019년 의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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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신고건 중 수술과 시술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다

는 통계[16]는 수술 및 시술과 관련한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에 2004년부터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에 수술실 환자안전관리와 관

련된 평가기준이 포함되었고, 2011년에는 병원간

호사회 간호안전관리지침[17], 수술간호사회 수술

간호지침서[18],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조사기

준집[19]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환자안전관리와 관련

된 구체적인 표준 지침을 제공하면서 수술실 내의 

안전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13].

국내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환

자안전사고 보고현황(연도별, 월별, 보고자별, 발생

시간별, 의료기관 종별, 사고 종류별, 조치사항별 

등)과 위해정도 등을 파악하였고[20-22], 환자안전

사고 관련 요인을 분석[23]한 바가 있다. 그러나 환

자안전과 관련한 정확한 실태 보고나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고, 선행연구들은 일반병동이나 전체 의

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주제가 낙상이나 

투약오류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

개 병원의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

표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24]. 한편 국

내 환자안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한 연구

[25]에 의하면 간호사가 연구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정

도를 측정하거나 환자안전문화와 안전활동 간의 상

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의료

기관 전체나 일반 병동이 아닌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특수부서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며[24], 특수부서 중 

하나인 응급실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분석[26]은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 수술실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수술

실 환자안전사고 관련 연구에서는 수술실 내 의료

인력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환자안전

문화와 안전관리활동,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소통 

경험을 다룬 연구[9,14,27,28]가 다수였다. 그러나 

국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객

관적이고 구체적인 현황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었

으며,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관련 요인 및 위해정도

를 연령 및 의료기관 등급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확인한 논문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수술실 환자안전사고의 종류 및 빈도를 확인하고, 

환자 · 병원 · 사고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위해수준의 차이와 위해수준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수집, 발표한 ‘환자안

전보고 데이터[29]’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22

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보고된 환자안전보고 데이터는 총 66,952건이었으

며, 이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가 수술실로 구분

되어 있는 데이터는 2018년 총 197건, 2019년 총 

207건, 2020년 총 240건, 2021년 총 283건, 

2022년 총 204건으로, 항목별로 ‘불명확’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진료과 세부과목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2018년도 데이터를 제외한 총 1,131건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그림 1).

이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보고 데이터 중 성별, 연

령, 의료기관 구분, 병상 수, 휴일 여부, 사고 발생 

시간, 사고의 종류, 발생과, 연도, 위해정도를 사용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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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3가지 수준, 즉 근접오류(near-miss), 위해

사건(adverse event),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23,30].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표 1과 같다.

2. 연구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이

다. 원 자료에서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는 연도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도까

지의 자료에는 환자에게 미친 정도별로 ‘위해 없음,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

용,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사망’의 6가지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환

자안전법 개정 이후 2021년부터는 근접오류 항목

이 신설되어 2021년과 2022년 자료에는 ‘근접오

류, 위해 없음, 경증, 중등증, 중증, 사망’의 6가지의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29,31]. 이 연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위해 없음’을 근접오

류로,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과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을 위해사건으로,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과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사망’을 적

신호사건으로 구분하였다. 2021년과 2022년은 ‘근

접오류’와 ‘위해 없음’을 근접오류로, ‘경증’을 위해

사건으로, ‘중등증’, ‘중증’, ‘사망’을 적신호사건으

로 구분하였다[23,30,32].

독립변수는 환자 관련 특성, 병원 관련 특성, 사

고 관련 특성이다. 환자 관련 특성은 성별과 연령, 

병원 관련 특성은 의료기관 등급과 병상규모, 사고 

관련 특성은 휴일 여부, 사고 발생 시간, 사고의 종

류, 진료과, 사고 발생 연도로 구분하였다.

국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발표한
2018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환자안전보고 데이터
(n=66,952)

・항목별로 '불명확'이라고 응답한 결과
・진료과 세부과목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2018년 데이터
・환자안전사고 발생장소가 수술실이 아닌 경우

최종 데이터
(n=1,131)

제외

그림 1. 자료수집.

표 1. 환자안전사고 위해수준의 분류
위해정도 2018-2020년 2021년, 2022년

근접오류(near-miss) - 위해 없음 - 근접오류
- 위해 없음

위해사건(adverse event) -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 경증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 -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 사망

- 중등증
- 중증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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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내 수

술실의 환자안전사고 발생률과 현황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

황과 위해정도별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후 연구대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기 위

해 기술통계를 이용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

하였다. 또한 환자 관련 특성, 병원 관련 특성, 사고 

관련 특성의 분포와 이에 따른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와 관련된 요인

을 조사하기 위해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에서 odds ratio (OR)를 통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활용하였으며, 

AIC 값이 낮을수록 데이터에 더 적합한 모델임을 

의미한다. 또한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을 

통해 앞서 나타난 요인들에 따른 수술실 환자안전사

고 위해정도의 차이를 성별(남성, 여성)과 의료기관 

등급(상급종합병원, 그 외)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탐

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ver. 9.4; SAS In-

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했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IRB 승인번호: 4-2024-0020), 확인된 데이

터를 사용한 2차 데이터 분석이므로 환자 서면 동의

는 면제되었다. 데이터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의 정

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무기명 처리되어 있다. 

결  과

1. 국내 의료기관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빈도분석

그림 2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평

가인증원의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

된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보고율의 연도별 변화 양

상과 위해정도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이다.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보

고율과 위해정도별 현황을 보여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술실에서 보고된 환

자안전사고 중, 장기적 또는 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과 같은 높은 위해정도를 가진 사고의 비중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에는 높은 위해정도를 가진 사고가 전체 사고의 

6.6%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는 6.8%, 2020년에

는 9.2%, 2021년에는 15.9%, 2022년에는 21.1%

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

한 환자안전사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 
차이

연구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환자안전통계데이터에 보고된 전체 

1,131건의 환자안전사고이다. 환자안전사고가 보

고된 환자들 중에서 성별은 여성이 597명(52.8%), 

연령은 60-69세가 249명(22.0%)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등급에서는 종합병원이 631건(55.8%), 

병상규모는 500병상 이상이 866건(76.6%)으로 가

장 많았다. 주말과 공휴일 대비 평일에 1,042건

(92.1%)의 수술실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되었고, 사

고 발생 시간은 낮근무가 736건(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의 종류는 수술이 560건(49.5%)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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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는 정형외과가 266건

(2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발생 연도

는 2021년도에 283건(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240건(21.2%), 2019년 207건(18.3%) 순

으로 나타났다(표 2). 이는 사고 발생이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2021년에 환자안전

사고의 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대

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의 차이를 확

인하였으며,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발생

은 의료기관 등급(p=0.002), 사고의 종류(p<0.001), 

진료과(p=0.001), 사고 발생 연도(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된 건 중 병원 관련 특성에

서는 의료기관 등급에서 종합병원이 근접오류

(62.4%), 위해사건(50.0%), 적신호사건(51.8%)의 발

생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의 종류에서

는 수술이 근접오류(55.7%), 위해사건(38.6%), 적신

호사건(65.0%)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료과에서는 근접오류(26.1%), 위해사건(22.1%)은 

정형외과에서 가장 높았으며, 적신호사건은 외과

(23.4%)에서 가장 많은 환자사고가 발생했다.

3.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위해수준에 미치는 요인

1) 특성별 관련 요인 

환자안전사고 위해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환자안전사고인 근접오류(위해 없음 포함)

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된 건 중에서 연령은 19세 

이하에 비해 80세 이상(OR 3.67, CI 1.14-11.80)

에서 근접오류, 위해 없음보다 적신호사건의 가능

성이 높았으며, 사고의 종류에서는 수술에 비해 감

염(OR 7.02, CI 1.34-36.69), 마취/진정(OR 5.12, 

CI 1.79-14.68), 상해(OR 12.31, CI 5.15-29.41), 

처치/시술(OR 7.04, CI 2.69-18.41), 기타(OR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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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오류 위해없음 경증 중등증 중증 사망 합계

그림 2.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국내 수술실 환자안전사고의 연도별, 위해수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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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CI 3.59-10.53)에서 위해사건이 일어날 가

능성이 높았으며, 화상의 경우에는 위해사건(OR 

16.29, CI 3.56-74.43)과 적신호사건(OR 11.77, 

CI 2.41-57.49) 모두 수술에 비해 환자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위

해사건 발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지만(OR 

0.42, CI 0.26-0.66) 적신호사건 발생 가능성은 높

아졌다(OR 2.08, CI 1.00-4.29). 또한 2022년에는 

적신호사건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여(OR 

3.58, CI 1.67-7.67) 2018년에 비해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 차이(n=1,131)

구분
전체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p-value
n % n % n % n %

전체 1,131 100.0 510 45.1 484 42.8 137 12.1
성별 0.052

남성 534 47.2 261 51.2 214 44.2 59 43.1
여성 597 52.8 249 48.8 270 55.8 78 56.9

연령 0.714
19세 이하 69 6.1 29 5.7 34 7.0 6 4.4
20-29세 71 6.3 31 6.1 31 6.4 9 6.6
30-39세 99 8.8 43 8.4 44 9.1 12 8.8
40-49세 175 15.5 80 15.7 71 14.7 24 17.5
50-59세 191 16.9 88 17.3 86 17.8 17 12.4
60-69세 249 22.0 119 23.3 105 21.7 25 18.2
70-79세 182 16.1 82 16.1 74 15.3 26 19.0
80세 이상 95 8.4 38 7.5 39 8.1 18 13.1

의료기관 등급 0.002
상급종합병원 477 42.2 185 36.3 230 47.5 62 45.3
종합병원 631 55.8 318 62.4 242 50.0 71 51.8
병의원 23 2.0 7 1.4 12 2.5 4 2.9

병상규모 0.245
500병상 이상 866 76.6 386 75.7 373 77.1 107 78.1
2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239 21.1 117 22.9 97 20.0 25 18.2
200병상 미만 26 2.3 7 1.4 14 2,9 5 3.6

휴일 여부 0.816
평일 1,042 92.1 467 91.6 448 92.6 127 92.7
주말 및 공휴일 89 7.9 43 8.4 36 7.4 10 7.3

사고 발생 시간 0.429
낮근무(8:00-15:59) 736 65.1 346 67.8 310 64.0 80 58.4
저녁근무(16:00-23:59) 207 18.3 88 17.3 90 18.6 29 21.2
밤근무(00:00-7:59) 28 2.5 13 2.5 10 2.1 5 3.6
모름 160 14.1 63 12.4 74 15.3 23 16.8

(다음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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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관련 요인

성별로 하위그룹을 나누어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위해수준 관련 요인에 대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한 결과이다(표 4). 남성에서 환자안전사

고가 보고된 건 중에서 평일에 환자안전사고가 발

생한 경우에 비해 주말 및 공휴일에 환자안전사고

가 발생한 경우 적신호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낮았

다(OR 0.21, CI 0.06-0.77). 보고된 사고 중 수술

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 외 환자안

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 위해사건 발생 가능

구분
전체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p-value
n % n % n % n %

사고의 종류 <0.001

수술 560 49.5 284 55.7 187 38.6 89 65.0

감염 13 1.1 2 0.4 8 1.7 3 2.2

검사 48 4.2 42 8.2 5 1.0 1 0.7

낙상 27 2.4 12 2.4 9 1.9 6 4.4

마취/진정 26 2.3 5 1.0 19 3.9 2 1.5

상해 43 3.8 7 1.4 35 7.2 1 0.7

수혈 13 1.1 6 1.2 4 0.8 3 2.2

약물/투약 110 9.7 56 11.0 49 10.1 5 3.6

처치/시술 36 3.2 6 1.2 27 5.6 3 2.2

의료장비/기구 55 4.9 30 5.9 22 4.5 3 2.2

진료재료 46 4.1 38 7.5 7 1.4 1 0.7

화상 28 2.5 2 0.4 16 3.3 10 7.3

기타 126 11.1 20 3.9 96 19.8 10 7.3

진료과 0.001

외과 251 22.2 127 24.9 92 19.0 32 23.4

정형외과 266 23.5 133 26.1 107 22.1 26 19.0

신경외과 132 11.7 63 12.4 59 12.2 10 7.3

성형외과 58 5.1 25 4.9 26 5.4 7 5.1

흉부외과 53 4.7 23 4.5 18 3.7 12 8.8

산부인과 127 11.2 53 10.4 53 11.0 21 15.3

이비인후과 67 5.9 28 5.5 34 7.0 5 3.6

안과 48 4.2 20 3.9 25 5.2 3 2.2

비뇨의학과 43 3.8 19 3.7 17 3.5 7 5.1

기타 86 7.6 19 3.7 53 11.0 14 10.2

사고 발생 연도 <0.001

2018 197 17.4 86 16.9 98 20.2 13 9.5

2019 207 18.3 85 16.7 108 22.3 14 10.2

2020 240 21.2 100 19.6 118 24.4 22 16.1

2021 283 25.0 151 29.6 87 18.0 45 32.8

2022 204 18.0 88 17.3 73 15.1 43 31.4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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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위해수준에 미치는 요인

구분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성별(ref.: 남성)

여성 1.35 (0.99-1.84) 0.057 1.30 (0.82-2.06) 0.261
연령(ref.: 0-19세)

20-29세 1.41 (0.62-3.20) 0.409 1.80 (0.51-6.42) 0.362
30-39세 1.22 (0.56-2.64) 0.619 1.50 (0.44-5.07) 0.519
40-49세 1.05 (0.53-2.09) 0.888 1.67 (0.56-4.96) 0.355
50-59세 1.17 (0.60-2.29) 0.654 1.22 (0.40-3.73) 0.734
60-69세 1.04 (0.54-1.99) 0.914 1.09 (0.38-3.19) 0.869
70-79세 1.00 (0.50-1.99) 0.989 1.78 (0.60-5.30) 0.301
80세 이상 1.49 (0.68-3.25) 0.320 3.67 (1.14-11.80) 0.029

의료기관 등급(ref.: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2.14 (0.53-8.71) 0.289 0.86 (0.16-4.74) 0.865
종합병원 1.22 (0.31-4.75) 0.774 0.56 (0.11-2.83) 0.480

병상규모(ref.: 2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 0.53 (0.15-1.87) 0.325 0.43 (0.10-1.92) 0.267
2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0.60 (0.17-2.12) 0.430 0.39 (0.09-1.75) 0.220

휴일 여부(ref.: 평일)
주말 및 공휴일 0.95 (0.55-1.67) 0.865 0.66 (0.29-1.48) 0.313

사고 발생 시간(ref.: 낮근무)
저녁근무(16:00-23:59) 1.24 (0.85-1.82) 0.266 1.67 (0.97-2.86) 0.063
밤근무(00:00-7:59) 0.90 (0.35-2.31) 0.824 1.34 (0.41-4.44) 0.628
모름 1.56 (1.02-2.40) 0.041 1.54 (0.84-2.80) 0.160

사고의 종류(ref.: 수술)
감염 7.02 (1.34-36.69) 0.021 3.13 (0.46-21.17) 0.242
검사 0.19 (0.07-0.50) <0.001 0.06 (0.01-0.45) 0.006
낙상 1.07 (0.43-2.71) 0.879 2.56 (0.86-7.64) 0.093
마취/진정 5.12 (1.79-14.68) 0.002 0.89 (0.15-5.16) 0.893
상해 12.31 (5.15-29.41) <0.001 0.33 (0.04-2.77) 0.307
수혈 0.99 (0.25-3.89) 0.988 1.42 (0.32-6.34) 0.648
약물/투약 1.36 (0.86-2.17) 0.192 0.28 (0.10-0.74) 0.011
처치/시술 7.04 (2.69-18.41) <0.001 1.30 (0.30-5.65) 0.726
의료장비/기구 1.09 (0.59-2.01) 0.788 0.23 (0.07-0.83) 0.025
진료재료 0.23 (0.10-0.56) 0.001 0.07 (0.01-0.53) 0.011
화상 16.29 (3.56-74.43) <0.001 11.77 (2.41-57.49) 0.002
기타 6.15 (3.59-10.53) <0.001 1.94 (0.84-4.47) 0.120

(다음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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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게 나타났고(OR 1.82, CI 1.22-2.72), 발생 

연도에서는 2018년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 비해 2021년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해사건 발생 가능성이 낮았다(OR 0.50, CI 0.27-

0.92). 또한 2021년(OR 3.08, CI 1.04-9.15)에 환

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2022년(OR 12.99, 

CI 4.02-41.97)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

신호사건 발생 가능성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여성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된 건 중에서는 

사고의 종류가 수술인 경우보다 수술이 아닌 경우

에서 위해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OR 

2.33, CI 1.57-3.44), 적신호사건 발생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OR 0.53, CI 0.30-0.95). 보고된 건 

중 정형외과의 경우 외과에 비해 적신호사건 발생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OR 0.38, CI 0.15-

0.95), 2018년에 비해 2021년(OR 0.54, CI 0.30-

0.98)에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된 경우와 2022년

(OR 0.46, CI 0.24-0.88)에 환자안전사고가 보고

된 경우에 위해사건 발생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3) 의료기관 등급별 관련 요인

의료기관 등급을 상급종합병원과 그 외 등급(종

합병원, 병 · 의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표 

5).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말 및 공휴일이 평일에 비해 적신호사건 발생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고(OR 0.12, CI 0.02-0.62), 

사고의 종류 중 수술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수술이 아닌 종류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해 

위해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OR 2.72, 

CI 1.73-4.27).

상급종합병원 이외 등급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보

고된 건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19세 이하보다 적신

구분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진료과(ref.: 외과)

정형외과 1.12 (0.72-1.72) 0.617 0.63 (0.33-1.19) 0.152
신경외과 1.28 (0.78-2.13) 0.331 0.41 (0.18-0.95) 0.038
성형외과 1.14 (0.57-2.28) 0.711 0.75 (0.27-2.06) 0.574
흉부외과 1.01 (0.47-2.16) 0.977 2.46 (1.02-5.96) 0.045
산부인과 1.03 (0.58-1.84) 0.918 1.22 (0.56-2.66) 0.614
이비인후과 1.21 (0.63-2.33) 0.571 0.56 (0.19-1.69) 0.306
안과 1.09 (0.52-2.27) 0.822 0.53 (0.13-2.05) 0.355
비뇨의학과 1.30 (0.57-2.95) 0.538 1.21 (0.42-3.47) 0.727
기타 2.67 (1.36-5.25) 0.004 2.58 (1.04-6.39) 0.041

연도(ref.: 2018년)
2019년 1.11 (0.70-1.75) 0.663 1.01 (0.43-2.38) 0.978
2020년 1.11 (0.71-1.73) 0.649 1.58 (0.72-3.46) 0.254
2021년 0.42 (0.26-0.66) <0.001 2.08 (1.00-4.29) 0.049
2022년 0.59 (0.35-0.98) 0.040 3.58 (1.67-7.67) 0.001

Note: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2,150.734.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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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OR 5.86, CI 

1.12-30.58), 낮근무 외 시간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낮근무 시간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 적신호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OR 2.08, CI 1.09-3.98). 수술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 외에 비해 위해사건 발생가

능성은 높게(OR 2.33, CI 1.57-3.44), 적신호사건 발

생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OR 0.53, CI 0.30-0.95).

고 찰

이 연구는 수술실 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국내 수술실 환자안전 

관련 연구들은 주로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안전

관리활동, 의사소통 등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

었지만[8-10,24], 수술실 내 환자안전사고의 구체

적 현황이나 위해정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특

히, 낙상이나 투약 오류 등 특정 사고만을 다룬 연

구가 주를 이루었으며[14,26,28], 수술실 내 다양

한 환자안전사고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 2022년 진행된 연구는 한국 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 3단계 의무기록 검토 방식을 도입하여 

전국 단위의 포괄적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5]. 이 

연구는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특

성, 발생률, 그리고 위험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한국의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5]. 이에 반해,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국가 단위의 포

괄적 접근과 달리 수술실이라는 특정 고위험 부서

에 집중하여 수술 관련 사고의 특성과 주요 위험 요

인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실제 보고된 객관적인 

환자안전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수술실의 환자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강점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내 발생한 사고 중 

49.5%가 수술 관련 사고였으며 이는 낙상과 같은 

사고보다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선행연구는 10명 중 1명의 환자가 수술(39.6%) 또

는 약물(15.1%) 부작용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33]. 이러한 결과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환자안

전사고가 위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

불어 한국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도 의료기관에

서 낙상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으나, 수술

실 내에서는 낙상 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4]. 이는 수술실에서 환자 억제대 적용 및 마취 

후 환자 관리가 철저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낙상 사

고 발생률이 낮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차이도 확인

되었다. 여성 환자에서 위해사건과 적신호사건의 

발생률이 더 높았고, 남성 환자에서는 근접오류 발

생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국내 선행연구[9,35]

와 일치하는 결과로, 남성에서 근접오류와 위해사

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성에서 적신호사건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된 패턴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 다양한 연구를 재분석한 메타분석에서도 

여성은 약물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사건의 위험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 환자에게 적신

호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경향을 관찰하였다

[36]. 따라서 이는 성별에 따른 맞춤형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성 환자의 경우 안전사고 발

생 시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높으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연령에서는 60-69세 환자에서 위해사건이, 

70-79세 환자에서 적신호사건이 중등증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환자의 경

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위해사건의 45.1%, 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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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건의 50.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 보고된 60세 이상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 65.5%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34].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9,24,30],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환자안전관리의 중요성

을 시사한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로 의료기관을 

찾는 노인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60

세 이상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빈도 또한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29]. 더불어 국외 연구에서는 

고령 환자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7]. 따라서 고령 환자에 대한 맞

춤형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예방 전략을 통해 고령 환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

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도별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경향을 분석한 결

과, 2021년과 2022년에 적신호사건의 발생률이 유

의미하게 증가한 점이 관찰되었다. 특히, 2021년에

는 위해사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적신호사

건 발생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2022

년에는 적신호사건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 한국의 

경우 보고 체계 개선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2020년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

무화되면서 병원들은 이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포

괄적인 보고를 요구받았으며[23], 이로 인해 심각한 

사고의 보고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

다. 미국 펜실베니아 환자안전보고 시스템(Pennsyl-

vania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PA-PSRS) 연구

에서는 보고 시스템의 개선이 중대한 사고 보고 증

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언급되었다[38,39]. PA-

PSRS 데이터에 따르면, 병원에서 고위험 사고의 비

율이 증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체계의 정교

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보고 체

계의 개선이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더욱 많은 고위험 사건이 보고된 사례

가 있었다. 영국 National Reporting and Learning Sys-

tem (NRLS) 자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으

며, 보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미한 사고보다 심각

한 위해도가 높은 사고 보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

타났다[37]. 특히 보고율과 안전문화 사이에 긍정적

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보고율이 높은 병원일

수록 심각한 사고를 보고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의 환자안전법 개정

과 보고 의무화 시점 이후 나타난 중대한 사고 보고

율 증가와 유사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보고 의무화 이전에는 일부 사고가 누락되거나 경미

한 사건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무화 

이후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병원의 인식과 보고의 

정확성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에서 

확인된 보고 체계 개선이 중대한 사고 보고 증가에 

미친 영향과 일치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다만,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은 의료 시

스템 전반에 큰 압박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수술실 

환경과 같은 고위험 구역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술실 내 의료 환경

의 변화, 고위험 수술의 빈도 증가와 같은 요인[40]

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 증

가의 요인[41]이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

이는 추가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2018

년부터 2022년까지 수술실에서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 자료를 분석하였지만, 2020년 환자안전법 개

정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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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는 자율 보고에 의존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데이터는 사고발생보고 누

락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률을 나타

낼 수 있다. 2020년 안전보고의무화 시행 이후 데

이터는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보고가 이루어져 

비교적 정확한 사고 발생률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

므로, 향후 분석에서는 2020년 이후 데이터를 중

심으로 진행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고자료에 의존함으로써 

보고율과 실제 사고 발생률 간 차이로 인해 환자안

전사고의 전체적인 위해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

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real world’ 상황에서의 실

제 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이고 객

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연구는 보고자

료 기반으로만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환자

안전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예: 환자의 특성, 

병원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자 및 병원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이 연구는 

단면연구 방식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수술실 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수술실 내 환자안전사고

의 주요 원인과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

책 마련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보고 체계의 변화에 따른 연도별 사고 발

생률의 증가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개

선 방향을 제언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

전보고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사고의 종류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보고 체

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문화 강화를 통해 의료

기관 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율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 자율보고를 활성화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

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률과 위해정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수술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긴 기간의 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 

체계 변화와 의료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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