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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를 이용한 수중수색 방법이 인명구조 시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Underwater Search Method Using Rope on Life Rescue Time

전재인* ·

Jeon, Jai-In*

요 약 이 연구는 내수면의 수난사고 중에서도 수중수색 부분에 한정하고, 수중 5m에서 5가지 수중탐색 방법과 인명구

조 시간을 분석하였다. 실험대상자는 10명으로. 반원 탐색은 259초로 가장 길었고, 변형된 왕복 탐색 방법은 78.60초로,

평균 180.04초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대상자 B, D는 수중탐색 평균 시간이 각각, 199초, 202초로 비슷한 수

치를 나타내었다. 실험대상자 C는 수중탐색 평균 시간이 209초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수중 시계의 불

량으로 인한 불안감 가중 및 과도한 긴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대상자 A는 수중수색 시간이 187초로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E의 경력이 실험대상자 중 가장 많고, 시계가 불량한 한강에서의 잠수 경험이 풍부하

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편리성은 반원 탐색은 6∼7로 낮게, 변형된 왕복 탐색이 8∼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시

계가 불량한 한강에서의 수중탐색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구조 방법은 변형된 왕복 탐색 방법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내수면, 수난사고, 편리성, 변형된 왕복 탐색

Abstract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underwater search part among water accidents on the inland water 
surface, and analyzed five underwater search methods and lifesaving time at 5m underwater.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 were 10 people. The semi-circle search took the longest with 259 seconds, and the modified 
round-trip search took 78.60 second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an average of 180.04 seconds. 
Subjects B and D showed similar values, with average underwater search times of 199 seconds and 202 
seconds, respectively. Subject C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average underwater search time of 209 seconds. 
The reason seems to be from increased anxiety and excessive tension due to poor underwater watch. Subject A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underwater search time of 187 seconds. The reason seems to be the result of E's 
experience being the most among the test subjects and his rich diving experience in the Han River with poor 
visibility. As for convenience, semicircle search showed a low score of 6~7, and modified reciprocal search 
showed a high score of 8~9. The most suitable rescue method as an underwater search method in the Han 
River where visibility is poor is determined to be a modified round-trip 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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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익수자나 실종자를 수색할 때 탐색 장소를 선정하고

수중수색 및 탐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관련 목격자

진술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신

중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사항이다. 이 수중수색 장소의

적합한 선정은 수중 탐색기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광범위하고 개방된 지역에서는 구조 로프를 사용하여

비교적이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탐

색할 수 있어 유용하지만, 수색 대상물이 조류에 따라

쉽게 흘러갈 개연성은 존재한다. 또한, 내수면 바닥이

진흙 등의 펄로 형성된 장소에서는 수중수색 작업은 상

당히 힘들지만, 익수자 등이 유수에 영향을 덜 받아 그

지점에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 수중수색이 용이한 면

도 있다[1].

수난사고 시 수중수색과 탐색에는 많은 인원과 장비

가 동원되고 시간이 소요된다. 한강 등의 내수면 수중

환경은 부유물이 많이 발생하여 수중 시계가 혼탁하고

불량하여 수중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시계가 극도로 불량한 상황은 거의 암흑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런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요구조자 수색

및 탐색은 어렵다. 수중 시계가 불량하면 불안감 및 스

트레스가 증가하고 방향감각을 유지하기 힘들어 함께

작업 중인 동료와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수중 시

야가 불량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기므로 여유로

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구조대원은 침착한 행동으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멈추고,

생각하고, 실행한다는 실전 상황 단계를 철저히 숙지하

고 행동하면서 수색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2].

내수면의 조류나 조수간만의 차는 수중수색 목표물

을 바닥에 묻히게 하고 정확한 익수 지점의 확인을 어

렵게 한다. 이와 같은 내수면 환경은 수중 수색패턴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들게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감아

올린 흙탕물이나 모래 등을 깨끗이 씻어주어 구조작업

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수중수색을 위한 탐색

의 설정 범위는 요구조자인 대상물이 익수 하였다고

예상되는 가능한 넓은 지역으로 최대한 광범위하게 설

정하는 것이 좋지만 지나치게 수색 범위가 광대하면

불필요한 지역을 수색하게 되어 인원과 시간을 낭비하

게 되고 구조 활동을 상당히 더디게 한다. 가능하면 자

연적인 경계물인 교각, 방파제, 강가 등을 활용하여 사

각형 형태로 탐색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구조 활동에

편리하다.

줄을 이용하는 수중수색은 줄을 사용하지 않는 탐색

방법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다. 특히 물의 유수와 속도

가 큰 장소나 작은 구조 대상물을 수색 및 탐색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며, 시야가 불량한 장소에서는 구조

로프를 활용한 약속된 신호를 대원 상호 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익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심 및 수중 시

계의 상황에 적합한 효율적인 수중수색 및 탐색기법을

습득하여 현장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인명구조 기법을

시도하여야 한다[3]. 구조대원은 익수자를 최대한 신

속히 구조하여 소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구조기법을

개발하고 현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탐색 방법을 선택

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내수면 수난 구조 시 수색 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기

존 연구는 없는 실정이었다. 다만, 원형탐색, 반원탐색,

왕복탐색, 직선탐색 등 수중탐색 방법의 종류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3]. 그러나 한강 등 내수

면에서 수중수색 활동을 하는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신속하게 요구조자를 탐색하여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실험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다양한 구조 로프를 이용한 수중

탐색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명구조에 영향을미

치는 구조로프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수중탐색 방법 및 특징

1. 원형 탐색(Circling Search)

탐색이란 사전적 의미로 드러나지 않는 사물이나 현

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찾는 것

을 말하는데[4], 원형 탐색은 수중 시야가 불량하고 혼

탁한 수중 환경에서 수색 면적이 좁고 수심이 다소 깊

을 때 활용하는 수색 방법이다. 구조 인원과 장비의 소

요가 적게 요구되지만, 수색 및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좁게 형성된다. 원형 탐색은 수중수색으로 설정한 구

역의 정 중앙에서 한 명의 구조 대원이 구심점이 되어

앉아서 줄을 잡고 지탱을 하면, 다른 한 명의 대원은

구조 로프의 반대쪽을 잡고 둥근 원 모양을 형성하면

서 한 바퀴 돌면서 수중수색을 하는 방법이다.

구조대원이 첫 출발점으로 한 바퀴 돌아온 뒤에는

중앙에 구심점이 되어 견고하게 버팀목이 되어 있는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159-165, Sept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61 -

구조 대원이 구조 로프를 조금 풀면 수색에 임하는 대

원은 더 큰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탐색하는 방법이다.

구조 로프는 가능한 팽팽한 상태를 견지하여 구조대원

상호 간 거리감을 느끼면서 수중수색에 임하면 효율적

이다. 이때 수색에 임하는 대원은 수중 시야가 확보되

어 거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만큼 정확하게

구조 로프를 비례하여 늘려나간다.

2. 반원 탐색(Tended Search)

수심이 깊고 수중 시계가 양호하며 조류가 세고 수

색 범위가 넓은 지역에는 주로 반원형 탐색 방법을 사

용한다. 원형 탐색 방법을 응용하여 적용한 형태로 해

안선이나 방파제, 부두 등에 의하여 원형 탐색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때 반원 형태로 구조 대상물을 탐색

한다. 원형 탐색 방법과 다른점은 구조대원이 원을 그

리며 수색하다 목표한 장소에 이르거나 방파제 등의

장애물과 마주치면 구조 로프를 시야가 확보된 범위만

큼 더 늘이고 탐색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반

복해서 전진하면서 탐색하는 방법이다.

정박하고 있는 배에서 물건 등이 떨어지면 가라앉는

동안 수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목표물이 흘러가게 되어

떨어진 지점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수류의

반대 방향은 탐색할 필요성이 적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원형 탐색 방법은 다소 비효율적이며 수류가

흘러가는 방향만을 반원 탐색 방법으로 탐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3. 왕복 탐색(Jack stay Search)

수중 시야가 양호하며 탐색 면적이 넓을 때 주로 사

용하는 방법이다. 익수자 탐색 구역으로 설정된 지점

인 수중으로 하강하여 목표지점 외곽에 구조 로프를

활용하여 평행한 기준선을 두 군데 나란히 설정하여

고정한다. 이어서 기준선과 기준선으로 설정한 구조

로프에 다시 로프를 결착하는 방법으로 평행하게 형성

된 로프의 직각 방향으로 구조 로프를 팽팽하게 설치

한다. 수색이 시작되면 설치된 구조 로프의 양쪽 끝에

서두명의구조대원이줄을당기는 신호를보낸후반

대편에 있는 구조대원을 향하여 수중탐색을 시행하면

서 상대방을 향해 출발한다.

수중수색 중 내수면 바닥을 탐색하며 이동하다 보면

서로 마주치면서 비켜 지나가게 되는데 탐색을 하면서

계속 이동하면 각자 상대방이 출발한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구조대원은 도착한 지점에서 방향을 틀고 반대

편 출발점에서 고정된 줄을 수중 시계가 확보된 탐색

가능한 범위만큼 옆으로 이동시킨 후 탐색 로프가 주

로프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수중탐색을 반복하여

계속 시행한다.

4. 직선 탐색(Sajas Search)

수중 시야가 불량하여 구조 대상물의 수색이 어렵고

탐색 면적이 광대한 넓은 지역에 주로 사용하는 탐색

방법이다. 수색 및 탐색 가능한 구조대원의 인원수에

따라 광범위하고 폭넓게 수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만구조대원의상호 간일치된 동작과협동정신이요

구되고 구조대원 간 팀워크가 익수자 발견에 크게 작

용하는 탐색으로 사용된다. 내수면에서 익수자가 발생

하면 우선 탐색할 지역을 설정하고 수면에 있는 구조

대원이 수영하면서 구조 로프를 활용하여 서로 연결된

수중에 있는 여러 명의 구조대원을 끌고 인도해 가면

서 수색한다. 수중수색에 임하는 구조대원 간의 간격

은 수중 시야 및 환경에 따라 조정하며 적절하게 배치

한다.

5. 변형된 왕복 탐색(Modified Jack stay Search)

한강 등 수심이 얕고 수중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 익

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중수색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중수색 방법이다. 왕복 탐색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한 구조기법으로 사

용하고 있다. 변형된 왕복 탐색은 수중 시야가 지극히

불량하고 탐색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중 시계가 제로인 상태로 극히 불량한 수중

에서도 구조대원이 정밀한 수색 및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5]. 수중수색 지역이 설정되면 구조대원은 구조

로프의 길이를 대게 15m～20m 정도 사용하여 구조로

프 양쪽 끝에 앵커 2개를 각각 견고하게 결착한다. 이

어서 수색 구역으로 설정된 수중으로 하강하여 수중바

닥에 앵커를 바닥에 내려놓고 앵커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구조대원은 서로 구조 로프를 반대 방향으로 팽팽

하게 잡아당기면서 수중수색 준비를 한다. 준비가 끝

나면 두 명의 구조대원은 양쪽 앵커 끝에서 맞은편 상

대를 향하여 출발한다.

구조 로프를 잡고 상대방을 향해 진행하면서 바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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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요구조자의 위치를 정밀 탐색한다. 상대편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일정한 지점에서 합류하게 되고 계

속 이동하면서 수중수색을 진행하면 맨 처음 상대방이

출발한 지점인 앵커에 도착하게 된다. 반대편에 도착

한 구조대원은 수중바닥의 앵커를 들어 수색을 마친

반대 방향으로 확보된 수중 시야만큼 수평으로 이동한

다. 구조대원은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면서

탐색 구역의 설정된 범위를 반복하여 탐색한다.

Ⅲ. 수중탐색의 실험구성

1. 실험대상자의 선정 및 특성

실험대상자는 실험의 특성상 신체 안전성을 고려하

여 소방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체 건강하고

수중 인명구조 경험이 풍부한 남자 구조대원 1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수난구조대 근무와 군 특수부대 출신자

를 선별하여 심층 면담과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

었다. 다이버의 경력 및 경험이 수중활동 시 심박수 변

화에 영향을 미친다[6]. 따라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수중수색 경험이 100회 이상인

구조대원으로, 인명구조사 자격과 잠수기능사 및 응급

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수중수색에 탁월한 구조대원으

로 구성하였다. 비만 지수의 하나인 BMI(Body mass

index, kg/㎡)를 사용하여 비만자는 제외하였고, 수중

잠수를 할 때 함께 잠수하는 동료(Buddy)의 유무에 따

라 심리적 안정감에 변화가 있으므로 2인 1조의 수중수

색의 원칙을 지켰다.

수난 구조 현장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구조 활동을

해야 하므로 대원의 안전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조를 구성하여 입수하거나, 또는 안전을 위한 보

조자의 보조를 받아 구조 활동에 임해야 한다[7]. 스쿠

버 체험에 따른 생리적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체험자의 신체 상태 및 건강

상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8]. 수

중수색은 의학적으로 심혈관계, 순환계 등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폐, 심장, 뇌, 내분비계 질환,

당뇨병, 천식, 발작 등이 있으면 금하고 있으므로. 표 1

과 같이 혈압, 맥박 및 혈당검사를 하였고 신장과 체중

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 실험대상자의 평

균 연령은 45.80세, 잠수경력은 245회, 신장은 175.9㎝,

체중은 70.10㎏이다.

표 1. 실험대상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ubject Sex Age

Height

(cm)
Weight

(kg)

Rescue

(Year)

Diving

(Times)

Blood

Pressure(120

mmHg/80mm

Hg)

Pulse

(60~80

times/min)

Blood

Sugar

(110

mg/dl)

Health

Conditi

on

A Male
56 175 68 20 400 120/80 60 99 Normal
54 174 70 20 500 120/80 61 98 Normal

B Male
51 177 72 15 300 115/80 62 95 Normal
50 178 73 16 350 120/80 60 95 Normal

C Male
48 178 73 10 200 120/80 63 90 Normal
47 175 66 10 250 115/80 61 95 Normal

D Male
43 180 80 7 100 125/85 61 92 Normal
41 178 68 8 150 120/80 60 98 Normal

E Male
35 170 65 3 100 120/80 65 91 Normal
33 174 66 3 100 120/80 60 92 Normal

Average Male 45.80 175.90 70.10 11.20 245.00 119.50 61.30 94.50 Normal

구조대원이 2인 1조를 편성하여 탐색 방법 5가지를 실

시하여 가장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실시한 로프구조 탐

색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조건

실험은 2023년 ○월○일에 시행하였는데 이는 실험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사계절 중 적당한 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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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물은 공기에서보다 비열이

1,000배 크고 열을 25배나 더 빨리 전도한다. 그래서 다

이버는 수중에서 추위를 육상에서보다 빨리 느낀다[9].

실험 시 환경은 표 2와 같다. 장소는 한국 한강으로서

수심이 5m인 곳으로, 장비는 수난구조대원이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공기(Air)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공기

통에 저장하며, 호흡기(Regulator)를 통해 압축된 공기

를 주변 압으로 바꾸어 호흡하고, 수중에서 부력조절을

위한 부력조절기, 공기압력 게이지, 수심계, 나침반, 핀

등을 이용하였다[10]. 요구조자는 구조대원이 훈련 시

주로 사용하는 25㎏ 마네킹(mannequin)으로 대용하였

다. 슈트는 보온을 위해 내피와 물의 침수를 막아주도

록 완전히 수밀된 보호용 건식을 입었다[11]. 수중 장갑

과 머리에 후드를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하였다. 날씨는

흐렸으며, 기온은 26℃, 수온은 18℃, 풍속은 3∼5m, 너

울은 0.2∼0.3m였다. 수중 유속은 0.9 m/s이고 시계(視

界)가 약 0.4m로 불량하였다.

표 2. 실험 시의 환경
Table 2. Environment of Experiment

Ⅳ. 실험 결과 및 고찰

1. 수중수색 방법이 인명구조 시간에 미치는 변화율

구조대원은 익수자가 발생하면 모든 정보를 바탕으

로 탐색 구역을 설정하게 된다. 구역설정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익수자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익수자

의 정확한 사고 발생 위치를 청취하고 목격자의 위치와

육지의한 목표물을 직선으로 그어 그 직선의 교차하는

지점을 수색의 중심점으로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와

제반 사항을 기반으로 익수 경과시간, 유속, 풍향, 강의

바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색범위를 결정

한다. 이어서 수색 범위가 결정되면 설정된 구역을 어

떠한 방법으로 정밀 수색과 탐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야 한다. 한강 수난구조대원들의 빈번한 출동 수심이

약 5m임을 설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중 5m

에서의 수중 인명구조를 실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

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청소년기 연령대에서 익

수 시간이 20분을 넘어서면 생존하기 힘들다[12]. 수중

5m에서 2인 1조로 수색 후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수면으로 올라온 시간을 확인하고, 결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표 3은 실험조건 하에서 수중 인명구조 시간의 변화

율을 나타낸다. 가장 효율적인 수중탐색 방법은 변형된

왕복 탐색으로 인명구조 평균 시간이 78.60초로 나타났

고, 반원 탐색과 비교하여 180.04초의 차이가 나타나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대상자 A는 수중탐색 시간

이 전체평균 187.00초, B는 평균 199초, D는 190초로 각

각 비슷한 수중탐색 시간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대상

자 C는 209초로 나타나 유의하게 길었다. 그 이유는 수

중 시계가 불량함에서 오는 불안감이 다른 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중수색 시 과도한 긴장으로 체력의

수중 탐색시간 지연에 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C와

달리 실험대상자 A는 187초로 수중 탐색시간이 유의하

게 짧았다. A의 연령이 평균 55세로 실험대상자 중 가

장 많으나 구조경력이 20년으로 구조복무 기간이 길고,

소방 구조대원 근무 시 시계가 불량한 한강에서 수중탐

색 경험이 풍부하여 구조탐색 능력이 뛰어나 탐색시간

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Classification
Description

Place Han River(Korea)

Weather Cloudy

Air Temperature 26℃

Water Temperature 18℃

Flow Rate 0.9m/s

Swell 0.2∼0.3m

Underwater Visual Field 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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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프를 활용한 수중탐색 방법을 비교하면, 변형

된 왕복 탐색 방법이 전체평균 78.60초로 반원 탐색 방

법의 259초보다 180.4초 짧았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탐색 방법으로 나타났다.

표 3. 수중 인명구조 시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underwater lifesaving time

2. 수중수색의 편리성

표 4는 수중수색 시의 편리성을 나타내었다. 구조로

프를 사용한 변형된 왕복 탐색을 활용한 구조의 편리성

을 10개 척도로 구분하였다. 전혀 아니다는 1로, 매우

그렇다는 10으로 정한 후에 편리성을 확인한바 8∼9로

답하였다. 반원 탐색 방법의 편리성은 6.40으로, 변형된

왕복 탐색 방법이 평균 8.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와같은 결과는 한강의 수중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서

의 수중수색 방법으로 변형된 왕복 탐색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수중수색 방법

에 따라 구조의 신속성과 심리적 긴장과 과 피로도에

영향을 주고, 신속한 인명구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4 수중수색 시 구조의 편리성
Table 4. Convenience of rescue during underwater search

Ⅴ. 결 론

이 연구는 한강의 내수면의 수난사고 중에서도

수중수색 부분에 한정하고, 실험대상자 10명을 선

발하여 실험하였다. 수중 5m에서 5가지 수중 탐

색 방법으로 인명구조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변형된 왕복 탐색 방법이 평균 78.60초, 반원 탐색

은 259초, 평균 180.04초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시

Subject of Experiment
Search method

Tended Search(1~10) Modified Jack stay Search(1~10)

A 7 9

B 6 8

C 6 8

D 6 9

E 7 9

Average 6.40 8.60

experimental

group

Underwater

Depth

(m)

C i r c l i n g

Search

(sec)

T e n d e d

Search

(sec)

Jack stay

Search

(sec)

S a j a s

Search

(sec)

Mo d i f i e d

Jack stay

Search

(sec)

overall

average

(sec)

A 5 220 250 180 225 60 187.00

B 5 230 260 195 230 80 199.00

C 5 240 270 200 240 95 209.00

D 5 235 265 195 230 88 202.60

E 5 225 250 185 220 70 190.00

Average 5.00 230.00 259.00 191.00 229.00 78.60 1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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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불량한 한강에서의 수중탐색 방법으로는 변형된

왕복 탐색 방법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인다.

(2) 실험대상자 B, D는 수중탐색 평균 시간이 각각, B

는 199초, D는 202초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3) 실험대상자 C는 수중탐색 시간이 209초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수중 시계의 불량으로 인

한 불안감 가중 및 수중수색 시 과도한 긴장에서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실험대상자 A는 수중수색 시간이 187초로 유의하

게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E의 경력이 실험대상자

중 가장 많고, 시계가 불량한 한강에서의 잠수 경험이

풍부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수중수색 시 나타난 편리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편리성은 반원 탐색은 6∼7로 낮게, 변형된 왕복

탐색이 8∼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변형된 왕복

탐색 방법이 편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강

에서의수중탐색 시에 가장 적합한 구조 방법으로 판단

된다.

(2) 실험대상자의 공통으로 편리성과 구조의 신속성을

비교하면, 변형된 왕복 탐색 방법이 신속한 구조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시계가 불량한 한강에

서 수중수색에 임할 때,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구조 방

법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과제로 한강 등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수난

구조대원들을 상대로 수중 시계와 수심에 따른 가장 효

과적인 수중탐색 방법과 현실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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