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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낙상은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

는 주요 원인이며, 환자들의 이환율, 사망률, 입원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Beck et al., 2019; Visvanathan et al., 2022). 미국에서는 

연간 약 70~100만명의 입원 환자 낙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외상 25만건, 그리고 사망 환자 수는 11,000명에 달한다고 보고

되었다(Dykes et al., 2020). 약 30%의 낙상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하며 그 중 10%는 중증 외상에 속한다(Hester, Tsai, 

Rettiganti, & Mitchell, 2016). 낙상으로 인한 주된 결과에는 

상해로 인한 연조직 손상, 의식변화, 골절을 비롯하여 통증, 낙

상 두려움이 포함된다(Cho & Lee, 2017; Heng et al., 2020). 

병원 입원 환자의 낙상은 환자 안전사고에 포함되므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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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는 간호 질 관리 지표 중 하나이다.

중환자실과 같이 환자의 중증도가 높고 환자-간호사의 비율

이 높은 환경에서는 낙상 발생이 상대적으로 드문 사건일 수 있

지만(Halm & Quigley, 2011), 낙상은 급성기 병원에서 발생

하는 안전사고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Ruchin-

skas, 2003). 또한 Cho와 Lee (2017)의 연구에서 국내 일개 상

급종합병원 입원 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실시

한 결과,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률은 46.0%에 이르렀고, 이 중 

22.4%의 환자가 낙상으로 인한 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며 골절 

등 중증 상해 발생률은 1.4%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병원 

입원 환자의 낙상과 낙상에 따른 상해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원일수 증가와 관련하여 의료비 상승에 기여하므로(Kim & 

Lee, 2014) 병원 내 낙상을 감소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따라서 입원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들이 

개발 및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중재들 중 단일 중재에는 낙상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 경보음 발생기 설치, 의도적 간호순회

(intentional rounding), 낙상 예방 관련 환자 교육, 병동 또는 

병실의 환경 개선, 물리적 억제대 적용, 낙상방지 양말 착용 등

이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중재를 병용하여 구성한 다중요인 

통합 중재(multi-component intervention)도 다수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LeLaurin & Shorr, 2019). 

입원 환자를 위한 낙상 예방 중재가 수년 동안 개발 및 적용

되어 왔지만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중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

은 내려진 바 없다. 낙상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중보건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

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중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낙상 예방 중재 관련 메타분석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2가

지 이상 중재들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다. 네트워크 메

타분석 연구는 2가지 이상 중재들의 직접적, 간접적 근거를 합

성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Shim, 2019). 따

라서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낙상예방 중재 효과의 

비교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의 성인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작

위대조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와 통

제집단이 있는 비무작위대조실험연구(non-RCTs)의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하여 낙상발생률과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률에 

대한 효과에 대한 비교우위를 검증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 중인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낙상 예

방을 위한 중재 효과의 비교우위를 검증하기 위한 네트워크 메

타분석 연구이다.

2.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위하여 우선 PICOs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를 기반으로 대

상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연구대상(Participants)은 입원 중인 

성인 환자이고 관심 중재(Intervention)는 낙상예방 프로그램

이며 이에 대한 비교 중재(Comparison)는 병동에서 평상시

에 시행하는 기존의 낙상예방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중재결

과(Outcome)는 낙상 발생률과 낙상과 관련된 상해 발생률로 

설정하였다. 연구설계(Study design)는 무작위대조실험연구

(RCTs)와 통제집단이 있는 비무작위대조실험연구(non-RCTs)

로 제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논

문들과,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된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조사

연구, 종설, 질적연구, 예비조사연구, 학회에 발표된 초록 등의 

연구는 제외하였다.

3. 문헌검색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국내 및 국

외에서 출판된 낙상예방 중재 관련 연구 중 동료심사과정을 거

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자료수집의 첫 단계로 국내 3개, 

국외 2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수기검색 하였다. 국내 데이터

베이스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

ing Service, RISS), e-article, ScienceOn을 포함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Pubmed, CINAHL complet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를 검색하

였다. 

국문 검색용어로 ‘낙상’ OR ‘낙상예방’ 과 ‘중재’ OR ‘프로

그램’ 그리고 ‘병원’ OR ‘입원’ 등의 용어를 조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국외에서 출판된 논문은 ‘fall’ or ‘fall preven-

tion’과 ‘intervention’ OR ‘program’과 ‘hospital’, OR ‘inpa-

tient’, OR ‘rehabilitation’ OR ‘ward’ 그리고 ‘RCT’ OR ‘ran-

domized controlled trial’ OR ‘clinical trial’의 검색어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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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헌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대상은 “all adults (모든 

성인)”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 90편, 국외에서 991편의 문헌이 검색되

어 총 1,08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서지반출 프로그램(Ref-

Works)을 이용하여 국내 ․ 외 논문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결과, 

82개의 중복논문을 제외하고 999편의 논문이 제목과 초록 검

토 대상 문헌에 포함되었다. 한 명의 연구자(KJ)가 선정된 논문

의 제목을 읽고 명백히 관련이 없는 논문 934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두 명의 연구자(KH와 KJ)가 각각 초록을 검토하여 PICOs

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 32편을 제외하여 총 33편의 논문이 원

문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원문을 검토한 후 제외기준에 따라 

낙상예방 중재를 실시했으나 낙상발생률을 제시하지 않은 연

구 9편, 낙상 예방 중재가 아닌 연구 6편, 무작위 대조군 연구 또

는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아닌 연구 5편을 포함하여 총 20편

의 연구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3개의 논문이 분석

에 포함되었다(Figure 1).

4. 분석대상 문헌의 질 평가

선정된 문헌의 질 평가는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

lines Network (2021)에서 개발한 Methodology Checklist 

fo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을 이용하였다. 평가 항목에

는 무작위배정, 배정순서 은폐, 눈가림, 대조군의 유무, 중재군

과 대조군의 유사성, 결과평가의 타당성 등이 포함되며, 각 항

Records identification of studies via databases and registers

Records identified from
databases (n=1,081)

e-Article (41), RISS (30), ScienceOn (19),
PubMed (542), CINAHL (449)

Records removed before screening: 
Duplicate records removed (n=82)

Records screened
(n=999)

Records excluded (n=966) by title 
review (n=934) and by abstract review

(n=32)

Reports sought for retrieval
(n=33)

Reports not retrieved (n=0)

Reports assessed for eligibility
(n=33)

Reports excluded (n=20):
No valid outcome (n=9) 
No valid intervention (n=6)
Not valid study design (n=5)

Reference search (n=0)
Journal search (n=0)

Studies excluded following critical 
appraisal (n=0)

Reports assessed for quality
(n=13)

Reports included in review
(n=13)

Identification

Screening

Included

Figure 1. PRISMA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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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예(Yes)”, “아니오(No)”, “확실하지 않음(Can’t say)”

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문헌의 질에 대한 평가는 각 문헌의 편

향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High quality, 연구의 질이 높

음)’, ‘+(Acceptable, 연구의 질이 보통)’, ‘-(Low quality, 연구

의 질의 낮음)’, 그리고 ‘0 (Unacceptable, 분석에 사용 불가

능)’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문헌의 연구방법이 RCT가 아닌 

경우 평가항목 중 무작위배정, 배정순서 은폐, 눈가림 등을 적

용할 수 없어 SIGN으로 실시한 연구논문의 질 평가 결과가 

‘+(Acceptable, 보통)’ 이상으로 분류될 수 없다. 

5. 자료분석

본 네트워크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R software version 4.1

(R Core Team, 2021)의 “netmeta”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

주의 방법을 적용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성인 환자의 낙상예방

을 위한 중재들의 비교우위를 선정하였다(Shim, 2019). 낙상

예방 중재의 효과는 입원기간 동안의 낙상발생률과 낙상 관련 

상해 발생률을 Odds Ratio (OR)값으로 각각 비교 분석하였

다. 낙상예방 중재의 낙상 발생 예방에 대한 효과 분석에는 13

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낙상예방 중재의 낙상에 따른 상해 

발생 예방에 대한 효과의 분석에는 Shorr 등(2012)과 Park 

(2021)의 연구를 제외한 11개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서 낙상 발생 및 낙상 관련 상해 예방을 위한 낙상예방 중재 간

의 직접 비교가 없는 중재들은 보정된 간접 비교(Adjusted 

Indirect Treatment Comparison, AITC)를 통하여 효과크기

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공통 비교 중재(이하 

기준 중재)(Shim, 2019)는 연구대상 병동에서 일반적으로 환

자들에게 적용되는 기본 낙상예방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일관성 검정은 직접비교와 간접비교가 모두 존재하는 혼합

비교가 존재하는 경우 실시되는 것으로 직접비교와 간접비교

의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검

정한다. 전체 모델의 일관성 검정은 Wald test로 실시하며 검

정결과가 귀무가설인 일관성의 지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각 

치료별 일관성 검정은 netsplit 함수를 사용하며 치료별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때 일관성 모델을 지지

한다(Shim, 2019). 연구 간 이질성은 Q값 및 I2 (I square)를 

통해 확인하며 Q값의 p-value가 0.1 이하이고 I2이 50% 이상

이면 이질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하여 Random effect model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Shim, 2019). 낙생 발생 예방에 대한 

중재들의 효과는 Q < 0.0001, I2=89.8%로 이질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하여 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낙상 관련 상해 발생 예방에 대한 효과는 Q=0.20, I2=28.2% 로 

이질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

다(Cho, 2020). 

낙상 발생 및 낙상 관련 상해 발생에 대한 중재 간 비교우위

를 선정하는 것은 네트워크 메타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

나이다. 본 연구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낙상 발생률과 낙상

과 관련된 상해 발생률에 대한 낙상예방 중재 간 비교우위는 누

적 확률(P-Score)로 선정하였다(Shim, 2019). Funnel plot를 

실시하여 출판 편향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논문의 특성

입원 환자의 낙상예방 중재의 효과 낙상 발생 예방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13편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Ang, Mordiffi, & Wong, 2011; Baker et al., 2016; Drahota 

et al., 2013; Dykes et al., 2010; Haines, Bell, & Varghese, 

2010; Haines et al., 2011; Hardin, Dienemann, Rudisill, & 

Mills, 2013; Hill et al, 2015; Park, Ryu, Kwon, & Lee, 2019; 

Park, 2021; Sahota et al., 2014; Shorr et al., 2012; Visva-

nathan et al., 2022), 이중 낙상 관련 상해 발생 예방에 대한 낙

상 예방 중재의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해발생률이 제

시된 11편의 연구가 포함되었다(Ang et al., 2011; Baker et al., 

2016; Drahota et al., 2013; Dykes et al., 2010; Haines et al,, 

2010; Haines et al., 2011; Hardin et al., 2013; Hill et al, 2015; 

Park et al., 2019; Sahota et al., 2014; Shorr et al., 2012; 

Visvanathan et al., 2022). 이 연구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논문의 출간 연도는 2010년, 2011년과 2013년이 각 2편, 2012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이 

각각 1편이었다. 선정된 연구는 RCTs 10편, non-RCT 3편이

었으며, 연구가 진행된 국가는 호주가 5편, 미국이 3편, 대한민

국과 영국이 각각 2편, 싱가폴이 1편이었다. 연구의 표본 크기

의 범위는 57~35,261명이었고,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

대인 연구가 1편(Shorr et al., 2012), 60대 1편(Baker et al., 

2016), 70와 80대인 연구가 7편(Ang et al., 2011; Drahota et 

al., 2013; Haines et al., 2011; Hill et al, 2015; Park et al., 

2019; Park, 2021; Visvanathan et al., 2022)이었다. 그리고 4

편의 연구(Dykes et al., 2010; Haines et al., 2010; Hardin et 

al., 2013; Sahota et al., 2014)에서는 대상자의 평균연령을 제

시하지 않았다. 낙상 예방 중재가 이루어진 병동은 노인 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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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Drahota et al., 2013; Park et al., 2019; Park, 2021; 

Sahota et al., 2014; Visvanathan et al., 2022), 내 ․ 외과 병동

이 3편(Ang et al., 2011; Dykes et al., 2010; Hardin et al., 

2013), 급성기 병동 2편(Baker et al., 2016; Haines et al., 

2011), 그리고 모든 병동을 포함한 연구가 2편(Haines et al,, 

2010; Shorr et al., 2012), 그리고 재활병동이 1편(Hill et al., 

2015)이었다. 중재 적용 기간은 약 3개월에서부터 26개월로 다

양하였다. 

낙상 위험도를 Morse Fall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는 

4편(Dykes et al., 2010; Hardin et al., 2013; Park et al., 2019; 

Park, 2021)이었으며 Ang 등(2011)은 Hendrish score를 사용

하여 낙상 위험도를 측정하였다. 이 외의 연구들은 낙상 위험도 

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3편의 연구(Hai-

nes et al., 2011, Hardin et al., 2013, Hill et al, 2015)에서는 인

지 기능 수준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용하였으며 1편(Ang et 

al., 2011)에서는 낙상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사용하였다. 또한 

Visvanathan 등(2022)은 65세 이상으로 대상자의 연령을 구

체적으로 제한하였다(Table 1).

본 네트워크 메타분석에 포함된 낙상예방 중재를 분류하면, 

5편에서 환자에게 개별화된 낙상 예방교육을 중재로 적용하였

다(Ang et al., 2011; Haines et al., 2011; Hill et al, 2015; Park 

et al., 2019; Park, 2021). 3편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낙상을 예

방하기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침대 또는 휠

체어 등에 사용하였다(Hardin et al., 2013; Sahota et al., 2014;  

Shorr et al., 2012). 2편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낙상예방 중재를 

통합하여 적용하였다(Baker et al., 2016; Dykes et al., 2010). 2

편의 연구에서는 병동 바닥재의 변경 또는 침대 높이의 조정 등 

병동 환경을 개선하는 중재를 적용하였다(Drahota et al., 2013; 

Haines et al,, 2010). 마지막으로 이 연구들에서는 병동에서 평

상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중재를 기준 중재로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논문의 질 평가 및 출판 편향 평가

본 연구에 포함된 13편의 논문 중 10편은 RCT, 3편은 Non- 

RCT로 질 평가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평가 결과, High quality 

(++) 4편(Ang et al., 2011; Baker et al., 2016; Haines et al., 

2011; Hill et al, 2015), Acceptable quality (+) 8편(Drahota 

et al., 2013; Dykes et al., 2010; Haines et al,, 2010; Hardin et 

al., 2013; Park et al., 2019; Park, 2021; Sahota et al., 2014;  

Shorr et al., 2012), Low quality (-) 1편(Visvanathan et al., 

2022)으로 나타났다. 6편을 제외한 과반수의 연구에서 중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 눈가림이 불가능하였다(Drahota et al., 

2013; Dykes et al., 2010; Haines et al,, 2010; Hardin et al., 

2013; Park, 2021; Sahota et al., 2014; Visvanathan et al., 

2022). Low quality로 평가된 1편의(Visvanathan et al., 

2022) 논문은 non-RCT 연구였고 무작위배정 절차가 적절히 

기술되지 않았으며 배정 은폐 및 대상자 눈가림에 대한 설명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선택 편중의 발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의 포함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며 질 평가에 사

용한 도구가 RCT 연구를 위한 도구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Appendix 1). 

시각적 출판 편향은 Funnel plot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부록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교적 대칭을 이루고 있으므로 

출판 편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낙상예방 중재의 낙상발생에 대한 효과 크기

1) 네트워크 Plot

네트워크 plot Figure 2-A, Figure 2-B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낙상 발생 및 낙상 관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들은 개별화

된 낙상 예방 교육, 낙상예방 센서 적용, 낙상예방 통합중재, 그

리고 환경 개선 중재로 분류되었으며 각 중재들은 기준 중재와 

직접 비교되었다. 또한 각 중재들의 간접비교는 기준 중재를 통

한 보정된 간접비교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직접비교와 간

접비교가 모두 포함된 혼합비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plot의 각 node는 각각의 중재를 나타내며 각 node

를 연결하는 선(edge)의 굵기는 각 비교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

을 나타낸다(Shim, 2019). 개별화된 낙상예방 교육의 데이터 

양이 낙상 발생 예방과 낙상 관련 상해 발생 예방에 대한 중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중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him, 2019).

2)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낙상 발생률에 대한 효과 크기

입원 환자의 낙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추어 실시되는 개별화된 낙상예

방 교육은 OR=0.61 (95% CI: 0.36~1.04), 낙상예방 센서를 이

용한 낙상예방은 OR=0.82 (95% CI: 0.51~1.31), 낙상예방 통

합 중재는 OR=0.91 (95% CI: 0.47~1.77), 그리고 낙상예방을 

위한 병동의 환경 개선은 OR=1.21 (95% CI: 0.60~2.43)으로 

4종류의 낙상예방 중재 모두 낙상예방을 위하여 병동에 적용

되는 기준 중재와 비교하여 낙상 발생 예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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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낙상 관련 상해 발생에 대한 효과 크기

입원 환자의 낙상 관련 상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추어 실시되는 낙상예방 

교육은 OR=0.70 (95% CI: 0.55~0.89)으로 병동에서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기준중재보다 낙상 관련 상해발생을 예방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기준중재의 적용은 낙상예방 센

서를 이용한 중재보다(OR=1.49, 95% CI: 1.07~2.07) 낙상 관

련 상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낙상예방 통합 중재(OR=0.84, 95% CI: 0.70~1.02)와 낙

상예방을 위한 병동의 환경 개선은(OR=1.21, 95% CI: 0.87~ 

1.67) 기준 중재와 비교시 낙상 관련 상해 발생의 예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ure 2-D).

4. 낙상 예방 중재의 비교우위 선정

1) 낙상 예방 중재의 낙상 발생 예방 효과에 대한 비교우위 선정

네트워크 메타분석에 결과에 따른 낙상예방 중재의 낙상 발

생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간의 비교우위는 개인적 특성에 맞추

어 실시되는 낙상예방 교육(P-Score 87.8%)이 가장 높은 순위

로 나타났다. 다음은 낙상예방 센서를 이용한 낙상예방 중재

(P-Score 60.9%), 낙상예방 통합 중재(P-Score 47.4%) 그리고 

병동의 일반적인 낙상예방 기준중재(P-Score 33.2%)의 순이

었으며 마지막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P-Score 20.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낙상예방 중재의 낙상 관련 상해 예방 효과 대한 비교우위 

선정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결과에 따른 낙상예방 중재의 낙상 관

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 간의 비교우위에서도 개인적 특

성에 맞추어 실시되는 낙상예방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P-Score 97.1%) 두 번째는 낙상 예방 통합 중재였다(P-Score 

76.0%). 다음은 기준 중재(P-Score 47.6%),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P-Score 24.2%)의 순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입원 환자의 낙상 관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낮

은 효과로 나타난 중재는 낙상 예방을 위한 센서 사용이었다

(P-Score 5.1%)(Table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입원 환자를 위한 4가지 낙상예방 중재

(개별화된 낙상예방 교육, 낙상예방 센서 설치, 병동 환경 개선, 

통합중재)의 낙상발생률과 낙상 관련 상해발생률에 대한 효과

의 비교우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헌검색을 통해 선정된 13개, 

11개의 문헌을 각각 대상으로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

A. Network plot: Fall rates B. Network plot: Injurious fall rates 

C. Forest plot: Fall rates D. Forest plot: Injurious fall rates 

A=Usual care; B=Individualized educations; C=Fall prevention sensor; D=Multicomponent intervention; E=Environmental modification.

Figure 2. Network plots and forest plots for fall rates and injurious fall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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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낙상발생률에 대한 효과에서는 기준 중재와 비

교시 4가지 중재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선정된 연구들의 기준 중재 즉, 병원에서 일반적

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낙상중재에 낙상예방 교육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 착용 또

는 알람 사용 등(Barker et al., 2016) 실험 중재들의 내용과 일

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한 OR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들의 비교우위 분석에서는 개별화된 낙상예방 교

육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두꺼운 바닥재 사용, 낮은 높이의 침상 사용)(Drahota et al., 

2013; Haines et al,, 2010)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여 기준중재 

보다도 낮은 순위였다. 

개별화된 낙상 교육 중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효과적으로 

낙상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Heng et al., 

2020). 낙상 예방 교육은 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의료진을 대상

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자 대상 교육 중재 문

헌만이 포함되었다. 환자 대상 낙상예방 교육내용에는 약물 관

리, 환경 개선(environmental modification), 보조 기구의 사

용, 병원 체계와 정책, 그리고 환자 본인의 낙상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이 포함된다(Heng et al., 2020). 

많은 병원의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낙상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

게 평가하거나 병원 입원했다는 사실에 안도하여 낙상이 발생

한다고 보고되었다(Haines, Lee, O'connell, McDermott, & 

Hoffmann, 2015; Shuman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 포

함된 5편의 낙상 교육 중재에는 먼저 낙상위험도 평가를 이용

하여 환자들에게 개별적인 낙상 위험요인을 인지하도록 하고 

입원기간 동안 개별화된 낙상예방 전략을 교육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다. 낙상예방 교육 중재는 기준중재와 비교했을 때 통계

적으로 유의한 낙상발생률 감소는 보이지 않았으나 낙상에 따

른 상해발생률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낙상 관련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센서 이용 중재는 기준중재와 비교 시 낙상발생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률은 오히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준중재를 포함한 5가지 중

재 중 가장 낮은 중재의 효과 순위를 보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센서 이용 중재연구에서는 병실 내 웹캠을 이용한 환자 감시

(Hardin et al., 2013), 침상(Shorr et al., 2012) 또는 환자의 흉

부(Visvanathan et al., 2022)에 센서를 부착하여 낙상을 초래

할 수 있는 환자의 위험한 움직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간호사

의 빠른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낙상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낙상발생률에서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orris 등(2022)이 실시한 병원 낙상 예방 중재

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장비를 이용한 중재는 낙상발

생률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렇듯 센서 사용 

중재는 낙상예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많은 제한점이 

보고되었는데, 웹캠을 이용한 모니터링 중재의 경우 환자의 프

라이버시 관련 우려로 인해 연구참여 동의율이 매우 낮았으며

(Hardin et al., 2013), 침상 또는 센서 부착 중재의 경우 빈번한 

센서의 오작동 또는 지연된 알람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오히려 

알람을 무시하거나 환자에게 뒤늦게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낙

상으로 인한 상해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Visvana-

than et al., 2022). 한편, 이러한 웹캠 또는 센서의 사용은 간호

사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센서 

이용시 간호사들은 지속적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증가되며, 웹캠은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포함되므로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참

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Hardin et al., 2013). 따라서 환자의 안

전과 사생활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

는 장비 사용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2가지 이상의 중재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적용한 중재의 사

용이 낙상예방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고 있으며(Mon-

tero-Odasso et al., 2022), 급성기 의료기관 입원 환자 대상 소

Table 2. Result of Rank Test for Fall Prevention Intervention: 
Fall Rates

Intervention rank Intervention name P-score (%)

1st Individualized educations 87.8

2nd Fall prevention sensor 60.9

3rd Multicomponent intervention 47.4

4th Usual care 33.2

5th Environmental modification 20.7

Table 3. Result of Rank Test for Fall Prevention Intervention: 
Injurious Fall Rates

Intervention rank Intervention name P-score (%)

1st Individualized educations 97.1

2nd Multicomponent intervention 76.0

3rd Usual care 47.6

4th Environmental modification 24.2

5th Fall prevention sensor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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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RCT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Miake-Lye, Hempel, Ganz, 

& Shekelle, 2013) 및 최근 통합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유사실

험연구에서는(Dykes et al., 2020) 낙상발생률이 유의하게 감

소되었음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낙상발생률뿐만 

아니라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률에 대하여 기준중재와 비교

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or-

ris 등(2022)이 실시한 최근 메타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 포함된 통합중재는 2편에 불과하며 각 중재의 구

성요소가 현저히 다르고, 선행 메타분석 및 실험연구 또한 유사

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유

사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통합중재의 효과 검증 연구가 실시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분석에 포함된 중재의 종류가 다양한 반

면, 분석 대상 연구의 개수가 적은 편이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

반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에 대

한 4종류의 낙상예방중재의 효과에 대한 비교우위 분석이 본 

연구에서 처음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질 평가 결과, 약 92.3%(n=12)의 연구에서 

수용가능한(acceptable)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편향 위

험이 적은 양질의 연구들로 평가되었으나, 한 편의 연구(Vis-

vanathan et al., 2022)에서는 무작위배정 절차에 대한 기술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실험군, 대조군 배정에 대한 은폐가 실시되

지 않아 높은 선택 편중 위험에 의해 연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과반수의 연구에서 중재의 특

성상 연구대상자에 대한 눈가림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향

후 엄격한 RCT 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결 론

병원 입원 환자의 낙상예방을 위한 4종류의 중재에 대한 네

트워크 메타분석 결과, 낙상발생률 감소는 기준중재와 비교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재간 비교우위 분석에서는 개별화된 

낙상 교육 중재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센서 

이용, 낙상예방 통합 중재, 기준 중재, 환경 개선 중재 순이었다. 

낙상에 따른 상해발생률에서는 개별화된 교육중재가 가장 효

과적이었던 반면, 센서 이용 중재는 기준 중재보다 오히려 유의

하게 높은 상해발생률을 나타냈다. 낙상에 따른 상해 발생률 감

소 효과에 대한 중재간 비교우위 분석에서는 개별화된 낙상교

육 중재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이후 통합 중재, 기준 

중재, 환경 개선, 센서 이용 중재 순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하여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입원 환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

인 낙상예방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입원 환자의 낙상발생률 감소를 

위해서는 환자 개별 낙상 위험요인을 먼저 평가하여 이를 근거

로 개별화된 낙상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센서 이용 중재의 경우 기기의 오작동 발생률을 낮추고 간호사

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

써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들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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