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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Statistics Korea, 2020).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 및 의료복지 정책에 많은 변화를 요구

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약화를 

경험하게 되고 의료서비스의 요구도는 높아지게 된다(Kim, 

Kim, Kwak, & Kim, 2015). 이와 함께, 당연하게 수행하던 일

상생활이 점차 어렵다고 느끼게 되며, 갑작스런 질병 발생으로 

장애가 생겨 장기간의 병원 치료나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결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요양 병원 수는 빠르게 증가

해 2011년 988개였던 것이 2018년 1,560개로 1.5배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진료비는 2011년 15조에서 2018

년 31조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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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2019). 이처럼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의료비

용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8년 정부는 노인들이 지

역에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

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커뮤니티케어란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을 가

진 노인을 주요 상으로 제공하던 방문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및 만성질환자들에게 확

 실시하는 것으로 상자의 신체적 질환의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치매 관리, 주거 환경 개선, 영양 지원 등 다양한 영

역으로 지원을 확 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질병 발생 

후 가정에서의 재활 활동 및 정착 지원까지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 할 수 있다(Kang, 2019).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상으로 포

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질병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노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는 시

행 초기 단계로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방

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자들의 환경 및 건강 문제에 

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 한다. 방문건강관리 제공 시 상

자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도구는 다양한데, 전 세계

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평가도구로는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NANDA) 간호 진단, 오마하 분류 체계,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 (RAI), 국제간호실무분류체

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Nursing Practice, ICNP) 등

이 있다. NANDA는 북미간호사회에서 개발한 진단 도구로 임상

이나 지역사회의 모든 간호 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 진

단 도구이며 현재 우리나라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RAI는 미국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CMS)에서 개발한 도구로 요양원과 요양병원, 방문

간호 상자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으며(Kim, Lee, 

Kim, & Hwang, 2011; Kim et al., 2000), 미국과 여러 선진국

을 비롯한 커뮤니티케어를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행한 일본에서

도 2000년부터 재가방문간호 상자들의 간호 문제 파악하는 

진단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Kang, Lee, Kim, Park, & Yu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상자의 진단을 위해 매

년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

업 안내에 따라 제시한 보건소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기록지 

문제목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자의 기저질환이나 현

재 건강 문제 등 건강 상태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데는 용이하나 거주 시설과 생활 환경 관리, 가족의 기

능 강화,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지원 등 다각적 관리 지원이 필요

한 재가노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하기에는 다

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재가노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상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그 부담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부분인데, 만약 가족 구성원 중 만성질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들은 간병의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

고 많은 의료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Suk, Son, & Kwak, 2001). 이와 함께, 치료적 환경이 아닌 지역

사회에 머무르는 재가노인들은 요양시설에 머무는 노인들과 

달리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차적 건강 문제나 장애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저질환의 관리뿐만 아니

라 주거 환경과 가족의 특성 및 기능, 생활 습관, 정신건강, 지지

자원의 활용 등 통합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해야 하며(Kim, 1999), 노인의 가족 기능과 요구도에 

한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제

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는 가족 기능

과 문제를 규명하고자 국제간호실무분류체계(이하 ICNP)를 

개발하였다. ICNP는 가족을 중심으로 간호현상을 밝히고 분류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적합한 도구로 상자의 문제를 가족 차원

에서 평가하며, ‘가족 자원’, ‘가족 역동’, ‘자녀 양육’, ‘가족 돌

봄’의 4개의 영역, 17개의 가족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어(Yun et 

al., 1999)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상자들의 간호 문제를 다

각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라 할 수 있다

(Kim, Kim, Jung, & Park., 2003). ICNP를 사용한 국내의 가

족간호현상을 확인한 선행연구로는 의료취약 지역에 거주하

는 군인 가족을 상으로 적용한 연구(Jo, Lee, Yeon, & Lee, 

2010), 가족을 2세 , 3세  거주 가구 등 형태별로 분석한 연구

(Kim et al., 2003), 생활보호 상자 등 취약한 계층의 환자들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Park, 2004)처럼 특수한 가족의 형태나 

상황을 고려한 가족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나, 현재 지

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방문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노인에게 적

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재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지원은 보건소의 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상자가 선정된다. 

상자의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 가족의 동거 여부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ion, 2018), 이런 선정기준 중 하나가 상

자의 허약 정도이다. 상자들의 허약 정도는 운동능력 및 일상

생활수행능력 외에도 심리 정서, 인지,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게 되는데, 고위험 허약이나 허약상태로 확인되는 경

우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상자로 분류된다(Lee, 2011). 고

위험 허약이나 허약으로 확인된 상자들은 신체, 정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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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상태로 생각 할 수 있으며, 그 허약 정도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는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

께, 고위험 허약 및 허약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

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각적으

로 평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2018년부터 시작된 커뮤니티케어는 초기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  실시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재가노인 상

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방문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출범 및 본격적 사업 운영에 발맞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상자들 중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구도

가 높은 허약 노인들에게 ICNP를 적용하여 상자들의 가족

간호현상을 확인하고, 가족간호현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커뮤니티케어 활동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의 지역사회간

호실습에서 이루어진 가족간호 케이스보고서를 활용한 이차

자료분석의 양적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중 시행한 방문건강관리 활

동을 통해 수집한 9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G*Power를 활

용하여 차이 검정을 위해 유의 수준(⍺) .05, 중간효과 크기 .15, 

검정력(1-β) .95를 적용한 결과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89명이었다. 총 124명이 가정 방문 및 자료수집에 동의하였으

며, 이들 중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허약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상인 고위험 허약군과 

허약군으로 확인된 상자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G 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2인 1조)은 가정 방문 및 자료

수집 및 활용에 한 동의를 받은 상자에 한하여 4회 이상 가

정방문을 시행하고 상자의 주거 환경에 해서는 차창 밖 조

사를 수행하였고, 방문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고 ICNP를 

이용하여 사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방문 상자는 

실습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중복 배정되지 않도록 하였

으며, 작성된 사례관리보고서는 실습 담당 지도 교수와 보건소 

방문간호사로부터 최소 2차례 이상의 점검을 받아 보완하여 

최종 완성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허약

노인의 허약 수준은 현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사

용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면접조사표(만 65세 이상)를 사용하

였다. 총 28문항으로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5문항, 운동 5문항, 영양 2문항, 구강건강 3문항, 외출 2

문항, 인지 3문항, 우울 5문항, 만성질환 1문항, 감각기능 1문

항, 보행평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5번은 각 0~1점, 

26번은 0~2점, 27번은 0~2점, 28번은 0~2점으로 계산하여 31

점 만점이다. 총점이 0~3점이면 건강군, 4~12점이면 고위험 

허약, 13점 이상이면 허약군으로 분류하며 허약 점수가 4점 이

상으로 확인된 고위험 허약군 및 허약군은 보건소 방문건강관

리 사업 관리 상이 된다(Lee, 2011). 

2) 주관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은 Hennessy, Moriarty, Zack, Scherr과 

Brackbill (1994)가 개발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당신

의 건강에 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나쁨

(5), 나쁨(4), 보통(3), 좋음(2), 매우 좋음(1)으로 응답하여 최저

점을 1점 최고점을 5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현재 방문건강관리 기록지의 

면접표에 조사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우울

우울은 65세 노인의 우울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하고 있는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GDS-SF)을 사용하

였다. GDS-SF는 GDS를 Jang 등(2005)이 번역한 도구로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1점씩 15점 만점이다. 0~4

점은 정상, 5~9점은 경증우울, 10~15점은 중증 우울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방문건강관리 기

록지의 면접표에 우울 영역 조사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성인의 삶의 질 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EuroQol-5Dimension (EQ-5D)를 사용하였다. EQ-5D는 다

차원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현재의 건강 상태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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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eong et al., 2004). 5가지의 

문항은 운동 능력(mobility), 자기 능력(self care), 일상활동

(usual activities),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불안/우

울(anxiety/depression)이며 Nam, Kim, Kwon, Ko와 Park 

(2007)의 보정식으로 점수를 환산하였을 때 0~1점까지의 범위

를 갖는다. 현재 방문건강관리 기록지의 면접표에 조사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5) 국제간호실무분류체계(ICNP)

국제간호실무분류체계(ICNP)는 국제간호협의회(ICN)에

서 개발한 도구로 가족간호현상과 각 현상 별 특성을 분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ICNP 중 

가족을 인간 현상으로, 인간 현상을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 집

단을 다시 가족, 지역사회, 사회로 구분한(ICN, 1998b) Beta 

version을 Yun 등(2002)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확정용어를 도

출하고 타당도를 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였다. G 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기간 동안 케

이스 과제(case study)를 위해 해당 실습 기관인 시 단위 및 군 

단위 보건소에서 케이스 과제 상자의 가정을 4회 이상 방문

하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주거지, 교육 수준, 기초 수급 

상 여부), 건강 관련 특성(기능 상태, 만성질환수, 허약, 주관

적 건강 수준, 삶의 질, 우울)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CNP

를 이용하여 상자의 가족간호현상을 확인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과 상자의 가족간호 현상 

문제는 빈도 및 평균값을 확인하였으며, 가족간호현상 문제와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 별 차이 검정은 t-test, 상관관

계 분석은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족간호현

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

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 소속 Y 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1041849-202102-SB-020-01)

을 받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82.4±6.3세였으며, 분포는 63세에서 

97세까지였다. 상자 중 도시 지역 거주자는 64.5%, 농촌 지역 

거주자는 35.5%였다. 교육 수준에서는 무학이 57.0%로 절반 이

상을 차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 또한 53.8%로 절

반 이상이었다. 신체장애에서는 거동 장애를 가진 상자가 

55.9%로 가장 많았으며, 시력 저하가 21.5%, 청력 저하가 17.2%

였으며, 상자의 평균 만성질환 수는 0.96±.79였다. 허약 수

준 확인 결과 고위험 허약군(4~12점)이 64.5%, 허약군(13점 

이상)이 35.5%로 나타났으며, 평균 허약 점수는 30점 만점에 

12.33±4.95점이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 수준은 5점 만점에 

3.30±1.13점이었으며, 삶의 질 수준은 1점 만점에 0.69±0.18

점, 우울은 15점 만점에 평균 7.09±4.06점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가족간호현상

상자의 가족간호현상 문제 중 75.3%의 상자가 갖고 있

는 문제는 ‘부적절한 생활양식’이었으며, 71%의 상자는 ‘가

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

회와의 상호작용 부족’은 68.8%의 상자가 가지고 있었으며, 

‘부적절한 질병 관리’ 51.6%, ‘부적절한 주거관리’는 49.5%의 

상자가 가지고 있었다. 상자들은 평균 5.35±1.87개(전체 

14개 가족간호현상)의 가족간호현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최

소 2개에서 최  11개의 가족간호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Table 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현상 문제수 차이

상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간호현상 문제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신체장애 중 청력 장애(t=2.84, p=.006)와 거동 장애(t= 

2.71, p=.008) 유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 장애

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보다 가족간호현상 문제가 6.50 

±2.00개로 더 많았으며, 거동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간호현상 

문제가 5.85±1.83개로 거동 장애가 없는 상자보다 더 많았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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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Age (year) 82.4±6.3 63~97

 Residence Urban
Rural

60 (64.5)
33 (35.5)

 Education No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3 (57.0)
40 (43.0)

 Basic livelihood security Yes
No

50 (53.8)
43 (46.2)

Functional disability Hearing problem Yes
No

16 (17.2)
77 (82.8)

Sight problem Yes
No

20 (21.5)
73 (78.5)

Mobility problem Yes
No

52 (55.9)
40 (43.0)

 No. of disease   0.96±0.79 0~3

 Frailty High risk of fraility
Fraility

60 (64.5)
33 (35.5)

12.33±4.95  4~24

 Self-rated health  3.30±1.13 1~5

 EQ-5D  0.693±0.178 0.072~1.000

 Depression  7.09±4.06  0~15

EQ-5D=EuroQol-5Dimension.

Table 2. Distributions of Family Nursing Phenomena (N=93)

Problem n (%) Rank

1. Lack of family interaction in community 64 (68.8)  3

2. Lack of social support system in 
community

26 (28.0)  8

3. Disturbance in parent role 9 (9.7) 11

4. Disturbance in marital role 5 (5.4) 13

5. Disturbance in children’s role 15 (16.1)  9

6. Disturbance in family communication 66 (71.0)  2

7. Inappropriate family coping 8 (8.6) 11

8. Inappropriate family power structure 13 (14.0) 10

9. Family violence - 14

10. Unhealthy life style 70 (75.3)  1

11. Deficit of financial management skill 
and support

40 (43.0)  7

12. Inadequate care a sick member 48 (51.6)  4

13. Inadequate home-making. 43 (46.2)  6

14. Insecure safety and hygiene in 
neighborhood 

46 (49.5)  5

ICNP total (range) 5.35±1.87 (2~11)

ICNP=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4.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간호현상의 상관성

상자의 특성과 가족간호현상 문제수와의 상관관계 확인

한 결과 허약(r=.39, p<.001), 주관적 건강(r=.37, p<.001), 우

울감(r=.37,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삶의 질(r=-.36,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가족간호현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

상자의 가족간호현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수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여부 확인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 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

다. 확인 결과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었으며, VIF는 10 미만, 

Durbin-Watson값은 2.162로 각각의 변수들의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자들의 가족간호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청력 장애(β=.247)와 거동 장애(β=.226)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은 청력 장애와 거동 장애가 있

을 경우 가족간호현상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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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mily Nursing Phenomen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p)

Residence Urban
Rural

5.11±1.89
5.61±1.84

-1.24 (.219)

Education No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58±1.64
5.05±2.12

1.31 (.193)

Basic livelihood security Yes
No

5.44±1.92
5.23±1.83

5.31 (.597)

Functional disability Hearing problem Yes
No

6.50±2.00
5.09±1.75

2.84 (.006)

Sight problem Yes
No

5.68±2.08
5.25±1.91

0.88 (.379)

Mobility roblem Yes
No

5.85±1.83
4.79±1.76

2.71 (.008)

Table 4. Correlations among Frailty, EQ-5D, Self-Rated Health, Depression, Number of Disease and Family Nursing Phenomena
(N=93)

Variables
Frailty EQ-5D

Self-rated 
health

Depression No. of disease
Family nursing 

phenomena
(ICNP)

r (p) r (p) r (p) r (p) r (p) r (p)

Frailty 1

EQ-5D -.61 (＜.001) 1

Self-rated health .45 (＜.001) -.41 (＜.001) 1

Depression .39 (＜.001) -.39 (＜.001) .35 (.001) 1

No. of disease .05 (.619) -.16 (.135) .23 (.029) .13 (.210) 1

Family nursing 
phenomena (ICNP)

.39 (＜.001) -.36 (.001) .37 (＜.001) .37 (.001) .16 (.086) 1

EQ-5D=EuroQol-5Dimension; ICNP=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변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있는 허약 노인들

의 가족간호현상에 주는 영향력을 12.2% 설명하였다(F=2.804, 

p=.017) (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

위험 허약 및 허약 노인들의 특성과 가족간호현상 문제를 확인

하고, 가족간호현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상자들의 가족간호현상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생활양

식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족 문제와 지역사회 

상호작용 부족 문제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의료취약 지

역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에게 가족간호현상을 적용한 Jo 등

(2010)의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생활양식이 가장 높은 가족간

호현상 문제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사회 상호작용 부족,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

부 일치하였다. 또한, Kim 등(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간호 현

상을 가족의 형태별로 분석하였을 때 부적절한 생활 양식과 가

족 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가장 빈번한 문제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 증진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노

력,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 연구의 상자들은 선행연구의 상자들과 특성이나 

환경이 매우 상이하지만 상자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건

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

로 취약하거나 독거노인 인 것과 상자의 절반 이상이 거동 장



158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소애영·남은우·신동은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Family Nursing Phenomena (N=93)

Characteristics β B SE t p

(Constants) 3.589 1.640 2.188 .032

Hearing problem† .247 1.203 0.571 2.106 .039

Mobility problem‡ .226 0.866 0.427 2.027 .046

Frailty .007 0.003 0.056 0.047 .963

EQ-5D .011 0.119 1.449 0.082 .935

Self-rated health .080 0.140 0.217 0.643 .522

Depression .154 0.072 0.057 1.266 .210

R2=.189, Adjusted R2=.122, F=2.804, p=.017, Durbin-Watson=2.162

Dummy variable: †Hearing Problem (Yes=1), ‡Mobility Problem (Yes=1); EQ-5D=EuroQol-5Dimension.

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상생활과 자가간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가족간호현상 문

제 확인 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보건소의 방

문건강관리 상 선정 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자 

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독거노인을 우선 상으로 선정하

게 되는데(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ion, 2018)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 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자원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상자들의 가족간호현상은 상자의 허약수준, 삶의 

질, 주관적 건강수준, 우울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자의 허약 점수가 더 높을수록 가족간호현상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허약 측정표는 

상자의 전반적인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태 및 인지

기능까지 확인하는 도구로 이는 전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기능

이 낮은 허약상태의 노인일수록 가족의 지지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가족간호현상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가족간호현상 문제는 삶의 질이 높을수

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의 목적, 기 , 

기준 및 관심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한 인식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느끼는 주관적인 개념이

다(Zack, Moriaty, Stroup, Ford, & Mokdad, 2004). 특히, 보

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사회경제

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건강의 위험 요인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

고, 환경의 변화나 위급상황에 처할 능력이 낮아(Park, Ma, 

& Choi, 2010)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주관적 건강 

수준은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사회적 건강에 한 종합

적인 평가(Ware, 1987)로 삶의 질과 마찬가지고 환경적 요인

에 영향을 받아 종합적으로 건강 상태를 인식한다(Kondo 등, 

2009). 선행연구인 Kim (2013)의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방

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중 하나로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가족 내에서의 지원와 가족의 

지역사회 교류 및 지지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문제가 많을

수록 주관적 건강과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또한, 상자의 가족간호현상 문제가 많을수록 

우울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ng (2008)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노인과 동거를 하는 경우 노인의 우울감이 낮았

으며, Lee, Kang과 Jung (2013)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이 낮았다. 방문건강관리 

상자인 고위험 허약 및 허약 노인은 신체적 기능이나 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아 가족의 지지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데, 이러

한 이유로 가족의 기능이나 지지 활동,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약할수록 가족간호현상문제가 더 많이 확인 될 가능성이 크고 

우울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위험 허약 및 허

약 노인의 가족간호현상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청력 장애

와 거동 장애가 가족간호현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에게 청력 장애나 거동 장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가족간호현상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

서는 노인이 신경계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간호 요

구가 더 높았으며(Kim, 2000), 노인이 청력 장애를 가지고 있

는 경우 우울증과 주관적 인지장애가 더 호발하여 간호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6). 노인의 만성 퇴행성 질환

은 일시적이고 집중적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

환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생활 환경의 관리와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보조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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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P(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를 이용한 재가 고위험 허약 및 허약 노인들의 가족간호현상

를 위해서는 가족 기능의 강화와 지역사회복지자원들과의 연

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자인 고위

험 허약 및 허약 노인 중 거동 장애나 청력 장애가 있는 상자

들은 간호 요구가 높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효율적 지원이 더 필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이 

미흡할 경우 더 큰 건강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이와 함께, Ahn (2007)의 연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ADL과 IADL 항목 중 

목욕하기, 이동하기, 외출과 장보기, 계단 오르기가 가장 수행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항목은 일상생활

의 유지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활

동이나 방문건강관리를 받는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이나 신

체적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립감은 심화되어 외부 지지체계에 더 많은 간호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가족간호현상 

적용 시 거동 장애와 청력 장애가 있는 노인에서 더 많은 문제

가 확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상자인 고위험 

허약 및 허약 노인들은 신체감각 기능 및 심리인지 기능면에서 

취약한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감각 기능이 가족간호현상에 유

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어 향후 지역사회간호 활동 시 노인 

상자의 신체감각기능 강화를 통해 가족기능과 노인의 심리

적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겠다. 

결 론

인간의 노화는 생애주기 과정 중 하나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만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고립, 

가족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의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

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한 계층의 노인들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삶의 질을 낮추고 우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 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노화에 따른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어 사회

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인 문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노인 개개인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하는 것 외에도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어야

겠다.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의 고립 방지와 가족 기능 

약화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상자 요구 파악을 위한 방문건강관리기록지의 경우 노인 

상의 간호문제와 가족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구로서 활

용하기에는 이론적 근거 및 타당성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따

라서 포괄적인 기능상태에 한 평가 도구사용 중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입 

국가들 중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재가노인기능상태평가도구(RAI)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

으며, 가족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인 가족간호현상 활

용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1개 시와 1개 군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고위험 허약 및 허약 노인을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여 얻

은 결과로 본 결과를 확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고

위험 허약 노인과 허약노인 간의 가족간호현상의 차이를 확인

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허약 측정도구는 신체감각 기능 외에도 영양 및 구강 

건강, 만성질환 등을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고위험 허약 

및 허약 노인의 가족간호현상의 영향 요인 규명 시 설명력이 다

소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상자들의 구강건

강 및 영양상태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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