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뇌졸중은 혈전증 , 색전증 , 또는 뇌내출혈 등으로 인하

여 뇌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저하된 중추신경 기능장애를

일컫는 상태로서 악성종양 , 심혈관질환과 함께 우리 나

라 성인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 높은 사망률을 차

지함과 동시에 생존한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장애를 남기

는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뇌졸중은 성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로 일단 발병하면 치료에 장기간의

노력과 비용을 소요하게 되므로 국민의료비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뇌졸중 환자는 장기적

간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인력 소모 측면

에서도 심각한 실정이다 . 이처럼 높은 발병율과 치명적

합병증 , 시간적 , 경제적 , 인적 소모를 요구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뇌졸중의 발생은 환자는 물론 가족 전체의 역할

변화를 가져온다 . 특히 뇌졸중 환자들은 신체적 문제와

함께 심리적인 긴장 , 우울 등을 지니므로 환자는 물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또한 간호사의 중재를 필요로 한

다 . 뇌졸중 환자는 개인 위생은 물론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으며 생활 전 영역에 있어 가족을 포함한 타인

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잃게 된다 .

뇌졸중 환자는 신경과 근육에 기능손상을 보여 기본적

개인위생을 포함한 자가간호 수행에 커다란 제한을 받는

다 .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일상 생활 동작을 스스로

전혀 못하는데 특히 층계 오르내리기 , 옷 입고 벗기 등

을 못하는 신체적 문제와 아울러 우울 , 부정적 사고 등

심리적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 상태에서 생존하

고 있는 형편이다 .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율은 만성 질환중에서도 치매 다음으로 높아 재활간호의

여지가 지대한 것으로 강조되어왔다 .

뇌졸중 연구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분석한 신체적 측면

의 연구 , 환자의 우울 등 정서적 요구를 다룬 연구 등

뇌졸중이라는 질병의 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 , 가

족의 스트레스 등 많은 연구들이 전체의 일부분을 다룬

양적 연구였고, 질적 연구로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험

(김소선 , 1992) , 환자의 질병경험을 다룬 논문(남선영 ,

1998)이 있을 뿐이며 특히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보편적인 반면 이를 다룬 논문이 없는 실정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 경험의 의미와 본질

을 파악하고 뇌졸중 환자의 재활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재활간호의 구축에 필

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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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간호학회지 제4권 제1호

Ⅱ . 방법론적 배경

1 . 밴 매넌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간경험을 대상자의 시각에서 대상자

의 살아있는 경험 그대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힘으로써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

를 밝히려고 하는 밴 매넌(1990 )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

석방법을 방법론으로 하여 뇌졸중 대상자의 재활경험을

분석하였다 . 밴 매넌은 현상학적 연구와 기술을 함에 있

어 지침이 되는 방법론적 원리를 네 개의 활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표 1>

<표 1>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단계

A . 체험의 본질에 집중

1단계 : 현상을 지향

2단계 : 현상학적 질문 형성

3단계 : 가정과 선이해 설명

B . 실존적 탐구

4단계 : 해석학적 현상학적 경험의 구성

. 현상학적 문헌 고찰 및 어원 추적

. 예술 , 문학작품으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 연구자 자신의 경험 기술

. 연구 참여자 개별 체험 기술

C .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본질 직관)

5단계 : 주제 분석

. 생활세계에서 묘사된 주제적 측면을 노출

. 주제 진술 분리

. 언어적 변형 구성

. 예술작품에서 주제 진술 수집

6단계 : 본질적 주제 결정

D .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7단계 : 참여자의 일상언어에 집중

8단계 : 예제의 다양화

9단계 : 글쓰기

10단계 : 글 고쳐 쓰기

Ⅲ . 밴 매넌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론 적용

1 . 체험의 본질에 집중

1) 연구 질문

연구자는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함에 있어 기동성의 장애를 심각하게 겪고있는 이유

로 인하여 일반질환 환자들이 생각하는 재활과는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뇌졸중 환자에서 재활은 어떤 의미

를 지니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연구자 스스로에게 끊임

없이 되물으며 대상자의 경험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경험

세계에 주의를 기울였다 .

본 연구에서 형성된 현상학적 질문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 경험은 무엇과 같은가?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뇌졸중이 환자의 인생에 어떤 의

미를 주는가? 이며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서의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였다 .

2) 연구자의 선이해와 가정

밴 매넌은 현상에 대한 각각의 해석은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에 대한 해석을 반영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한

계점은 가정과 편견과 현상에 대한 선이해를 판단중지

(br a ck et ing)하며 설명하는 것이다 (신경림 , 199 7) .

먼저 연구자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이 작용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자 자신에

대한 선이해를 시도하였다 . 즉 , 뇌졸중 환자에 대해 연구

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무엇인지, 연구자는 뇌졸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연구자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

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확인하였다 .

또한 본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

까지는 문헌의 심층적인 고찰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 본 연구자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경험에 관련

된 개인적 의미 및 신념을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서술하

였다 .

· 뇌졸중 환자는 스스로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능

동적인 존재일 것이다 .

· 뇌졸중 환자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재활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 뇌졸중 환자가 인식하는 재활의 의미는 일반 환자

들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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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 환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죽음을 새

롭게 느낄 것이다 .

3) 연구자 훈련과정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도구이므로 대상자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내면을 보는 시각에서

인터뷰를 실시하며 대상자가 진술한 경험을 기술하는 능

력을 익히기 위한 연구자의 준비가 필요하다 . 본 연구자

는 현상학적 연구방법과 심층 면접 방법을 훈련받기 위

해 질적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와 워크숍에 참

석하였으며 집담회 , 문학작품 , 선행연구의 탐독 등을 통

해 연구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

자와의 신뢰형성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대상자와 공감대를 형성

하도록 도모하였다 .

2 . 실존적 탐구

1) 현상학적 문헌 고찰 및 어원 추적

어원의 추적은 주요 단어의 근원을 찾는 것으로 단어가

지니고 있는 본래 원천인 체험의 살아있는 세계를 드러

내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 어원의 추적은 사전과 언어적

자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 여기에서는 재활과 뇌졸중의

어원을 추적하였다 .

재활은 다시 살림 , 다시 활용함 , 다시 활동함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지닌다(엣센스 국어사전 ,19 77) . 또한 재

활의 어원은 라틴어 h abilit a s 혹은 h abilit ar e에서 기

인되는 것으로 적합하게 만들다 는 의미가 있다 . 본래

무능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능력의 상태(abilit y)로 학습

하고 훈련되는 과정을 기능의 활성화(h abilit a t ion )라고

일컫는다 .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인 기능장애(dis- abilit y)에 처한 인간을 능력 상태를 향

해 다시 활성화(h abilit a t ion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재

활(r eh abilit a t ion )이다(소희영 , 1999 ) .

뇌졸중은 한방에서 중풍으로 불리우는 질환으로 간신이

음허하고 간양이 쉽게 상승하는 병리 기초 위에 다시 정

서가 안정을 잃고 술과 음식에 절제가 없고 기거가 일상

에 벗어나는 등의 원인이 가해져 일어는 것으로 현대 의

학의 뇌일혈 , 뇌동맥 혈전 , 뇌동맥 전색증 및 지주막하강

출혈 등이 포함되며 중풍의 임상특성은 갑자기 졸도하여

인사불성이 되고 눈과 입이 비뚤어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다(양경희 , 1994 ) .

이상 조사한 어원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원래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 ,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로부터 다시

살려 사용하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의 부여라는 의미가

재활에 내포되어 있다 .

2) 뇌졸중 재활 경험에 대한 문학 작품

뇌졸중 재활 경험에 대한 문학작품은 아주 희귀하여

찾기가 쉽지 않았다 . 장 도미니크 보비 (19 52- 1996 )는

프랑스태생의 저명한 저널리스트로 여성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앞서가는 정신의 소유자이자 자유주의자였다 .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십대의 중년남성인 그에게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은 그의 인생을 자유로운 사람에서

장애인으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 3주 후 의식은 회

복되었으나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뿐이었다 . 그는 발병 후 사망하기까지 15개월 동안 뇌졸

중 환자로서의 그의 삶을 생생하고 담담하게 묘사하였으

며 몸은 잠수복에 갇힌 듯 자유를 잃었으나 끝까지 나비

처럼 자유로운 영혼 ,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살다간

자신의 체험을 그의 저서<잠수복과 나비>에서 장애자로

서의 자신의 삶을 선명하게 묘사하였다 . 그는 병상에서

왼쪽 눈까풀을 20만번 이상 움직여 의사소통하고 책을

발간하는 등 생생하고도 치열한 자신의 재활경험을 쏟아

내었다 . 그는 뇌졸중 환자인 자신을 바위에 붙어사는

소라게 , 벽을 뛰어넘으려는 캥거루로 표현하였다 .

캥거루는 벽을 넘었습니다 ,

동물원의 벽을 .

하나님 맙소사 , 벽이 얼마나 높던지요 ,

하나님 맙소사 , 세상은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

검은 파리 한 마리가 내 콧잔등에 와 앉는다 . 나는 파

리를 쫓으려고 고개를 이리 저리 돌려본다 . 그래도 놈은

버티고 있다 . 올림픽 때 구경한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

경기도 지금처럼 처절하지는 않았었다 .

나를 장애인으로 임명한 사람들은 이제 바퀴의자에 나

를 태우고 우리 병동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 앉은 자

세 때문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지는 않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였다 . 바퀴 의자를 타도되겠습니다 라고 재활의학

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듯한 투로 말했다 . 그러나 내

귀에는 그 말이 최후 선고처럼 들렸다 . 단번에 나는 도

저히 믿기 어려운 현실과 직면하게 된 셈이었다 . 원자폭

탄이 터진 것만큼 눈앞이 캄캄했다 . 단두대의 칼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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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예리한 비수가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 . . . .

. .언어장애치료요법은 . .운이 좋은 날에는 , 계속되는

발작적인 기침에도 불구하고 , 몇몇 음소를 소리로 만들

어 밖으로 쏟아내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 . . .기력을 소진시

키는 이같은 연습과정을 거치면서 , 나는 내가 언어를 처

음으로 발견하는 원시인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

나는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

혀 물리치료사의 손을 으스러뜨리기라도 할 것처럼 모든

기운을 손으로 모아본다 . 하지만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

세수처럼 일상 생활의 간단한 제스쳐도 , 나에게는 만

감이 교차하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

어느 날 문득 나는 마흔 네 살이나 먹은 사람을 갓난

아이처럼 씻겨 주고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다 . 갓난아이처럼 퇴행한 내 모습

에서 병적인 쾌감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비극적으로 느껴져 , 간호

보조사가 내 볼 위에 발라놓은 면도용 비누거품 위로 눈물

이 주르륵 흘러내릴 때도 있다 .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목욕도 내게 절망과 환희를 동시에 안겨 준다 .

. . . 고독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위적거리는 환자들 . . .

. . 꿈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지만 , 기회가 생

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력감 때문에 단 한발작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 나는 말하자면 뻣뻣한 조각이었고 미

이라였으며 , 유리관에 갇힌 상태였다 .

. . .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

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수도 없다 . 이런 기

분을 무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극악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 목에서는 그르렁거

리는 경련이 터져 나와 아이를 놀라게 한다 .

신동집(198 1)은 그의 시집<진혼 , 반격>에서 소외된

자의 삶 , 쇠락해 가는 자의 의식을 고독한 산성 , 싹트지

않은 씨앗으로 표현하였다 .

<산 성>

성은 , 만들어진

그 날부터 고독하다

고독한 그 자리에서

성의 기능은 시작이다

성의 운명

성의 내력은 시작이다

한낮에도 성에는

한밤이 풀어 섞이고 있다

한밤에도 성에는

한낮이 풀어 섞이고 있다

<고동빛 씨앗>

번개 치는 천둥에

목숨을 내어 맡기며

묻어 둔 고동 빛 씨앗 하나

아직은 싹이 트지 않았다

기다려도 아직은 싹이 트지 않았다

간혹은 가랑 마른 음절의

기침이나 내어 뱉으며

퍼들퍼들 도지다

시들히도 마는

바람의 낡은 자락

그러나 서둘진 말 일

운이면 한 평생 기다려도 볼 일

기다려도 안 되면 잠이나 잘 일

아직은 트지 않은

고동 빛 씨앗 하나

<율리시이즈 , 나와 함께 가자>

이웃들은 다들 어디로 갔나

아무데도 보이지 않고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다들

어찌 되었나

풀 한 포기 나지도 않고

텅 빈 태양의

눈만 내려다 볼 뿐이다 .

손에 쥔 건 여태

해묵은 신문이었구나

율리시이즈 , 나와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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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에의 길은 멀다

율리시이즈 , 나와 함께 가자

이상 소개한 수필과 시를 요약하면 뇌졸중 환자는 주

변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잊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하지만 생명과 자유를 향한 몸부림 , 반격을 꿈꾸

며 다시 발병 전 상태로의 회복을 꿈꾸며 잡초처럼 강인

하고도 끈질긴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연구자 자신의 경험 기술

대상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현

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연구자는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고 또한 자료수집을 위

해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가

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그러나 뇌졸중

환자에 대한 경험은 가족중 환자가 발생하여 피부로 느

끼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 연구자의 어머니는 2년전에 뇌

졸중으로 진단을 받았다 . 급성기동안 양방병원에서의 치

료를 마친후 한방병원 , 물리치료실을 거치면서 재활의

힘겨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 어머니는 왼쪽 하지에 힘을

상실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과 함께 회복이

느린 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매우 힘들어 하

셨다 . 길고도 지겨운 재활의 길을 겪으면서 우울 , 감정의

변화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셨고 자주 우셨다 . 자녀들이

귀챦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셨고 ,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음과 자녀들이 더 잘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

는 양가감정을 보이셨다 .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

게된 뇌졸중 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강한 도전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 운동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력하시며 희망

을 회복하셨다 . 어머니의 이러한 재활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족의 지지와 함께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

자들의 격려가 재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였

다 . 운동을 하면서 차츰 기동성과 근력이 좋아지고 있다

는 주위 사람의 격려와 지지가 약물이나 물리치료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연구자는 또한

뇌졸중 환자에 대한 프랑스 저널리스트의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공감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

4 ) 연구 참여자의 개별 체험 기술

현상학에서는 대상자의 체험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대

상자의 체험과 반성을 빌림으로써 더 깊고 폭 넓은 경험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 경험을 탐구하기 위하여 운동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적 진술을 조사하였다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이론적 표출을 실시하였으며 표출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뇌졸중

으로 재활의학과 의원및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자,

의식이 명료하고 인지장애가 없으며 급성상태가 경과한

후 운동에 금기요인이 없는 자 ,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

연구 참여자는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재활의학과 의원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 스스로 능동적

운동을 시행하는 뇌졸중 환자이다 . 연구참여자의 수는

면담을 통하여 현상에 관한 진술이 반복될 때 포화에 도

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경험을 진술하는 시점

인 8명이다 .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가 2명 , 여자가

6명이었으며 연령은 31세에서 72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약 56세였다 . 종교는 기독교 4명 , 불교 2명 , 무교 2명이

었으며 결혼상태는 유배우자 3명 , 사별 5명이었다 . 주요

돌봄 제공자는 아들 2명, 배우자 2명, 며느리 4명이었다 .

(2 )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 1년 2월부터 자료가 완전히 포

화된 상태에 이른 200 1년 4월까지였다 . 대상자의 경험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

료수집에 앞서 대상자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하며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

연구자는 면담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

공해주기 위하여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대상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를 선택하여 결정

하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면담장소는 물리치료실 , 음식

점 , 공원 및 본 연구자의 연구실 등에서 일대일로 진행

되었다 . 면담시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직접 질

문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 즉 , 이환 시기 , 가족사항 ,

사용하고 있는 약물 및 음식 등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상자의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었다 . 자료 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를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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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연구의 취지를 밝혔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 연구도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얻었다 . 연구의 특징상 면담내용의 녹음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참여자가 녹음기를 의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녹음기를 의자에 내려놓아 보이지 않도

록 하면서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녹음하였다 . 일상적 이

야기를 통해 참여자의 긴장을 서서히 완화시키도록 충

분한 시간을 할애한 후에 뇌졸중 이후 재활하는 경험은

어떠한 것입니까? , 뇌졸중 환자가 되는 것은 어떤 기

분입니까? 의 질문을 하였다 .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재활

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서술하고 발견하려는 의도를 지

니고 상호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반성적인 접근법을 가

지고 심층면담을 하였다 .

면담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하

에 면담의 시작부터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이야기 도

중 요점이 되는 부분은 간단히 메모하였다 . 면담 당일에

녹취한 내용을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모호하

거나 부족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 면담도중

대상자가 핵심내용과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야기를 중단시키거나 끼어 들지 않았으며 이야기가 끝

나기를 기다린 후 다시 핵심 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

여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확인하였다 .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고려

연구자가 먼저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

명하여 연구에의 참여 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에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실시하

였다 . 연구에 있어 알게된 모든 개인의 비밀과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것과 면담내용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연구도중에라도 계속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

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

3 .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1) 주제 분석

뇌졸중 환자들이 경험한 재활의 의미 발견은 다음과

같다 : 자유를 되찾고 싶은 처절함 , 회복에의 희망을 붙

잡음 , 주변 사람의 지지를 갈구함 등으로 주제가 선정되

었다 .

2 ) 본질적 주제 결정

(1) 자유를 되찾고 싶은 처절함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다 발병 전 상태로 복귀하고 싶

은 간절함을 호소하였으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

는 안타까움과 함께 다시 예전의 건강하던 시절로 돌아

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삶의

애착이 강렬해짐을 표현하고 있다 .

그저 매일 밥숟가락만 놓으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야. 밖에 나가서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멀

쩡해? 부럽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살아 온게

뒤돌아봐지지.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다시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낳기만 해봐라. 봉사하고 싶어.

처음에는 의식은 있어두 내가 말도 못했어. 말도 못

하고 누워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싫었지. 안왔

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니 어쩌면 좋

아. 2주를 지나니까 병원에서 더 해줄게 없는 눈치야.

있어봐야 더 해줄게 없겠더라구. 그래서 퇴원했지. ( 집

에) 와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택시들이 다 그냥

가는 거야. 너무 분하지. 내가 걸어야지. 내가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엌까지 왔다갔다 그것만 한 시간을

했어요. 집에 와서 식구들 자는 밤에 부엌까지 엉금엉금

기어다녔어, 어지러우면 좀 있다 하고.

내 몸뚱이를 움직일 수 있는 한 운동하는 거야. 누워

서 똥오줌 안쌀라면 어떡해. 하는 수없지. 어떡허든 나

아야지. 살아야지. 자식들 고생안시킬라면 내가 한번이

라두 더 움직여야지. 그것들 고생시키지는 말아야 할텐

데 . . 우리 자식들이 내 똥 오줌 수발하면 어쩌나, 나를

귀챦아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하면 정신이 퍼뜩 들어.

막상 이렇게 되고보니까 그저 자식밖에 없다 그런 생각

이 들어. 내가 즈들한테 하느라고 했더니 즈들도 내게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한만큼 받드라구. 자식들 고생

안시키려면 내가 정신차려 운동해야 겠다싶어. 영감이

잘하는 건 당연히 하는거라는 생각이 들구 새끼들이 하

는 건 안쓰러 죽겠어. 나 때문에 새끼들 고생하니까.

새끼들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살아야지.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 뭔 짓이든 다하지, 안그래?

그전에 혈압이 있을 때는 운동을 안했어. 그저 밥만

먹고 뜨개질하고 그게 전부였어. 며느리가 좋아하는 꼴

보고 싶어서 손주들 옷을 떠서 줬지. 김치를 다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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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다주고.

겨울엔 추워서 못나오니까.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그

저 ( 날씨가) 차가워지기 전에 열심히 움직이는 거야. 그

런데두 더 운동해야 한 대. 혼자 운동하면서 거반 울고

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레 이런 나쁜 병이 걸렸나?

이 병에 무슨 약이 있어? 아무 약도 없어.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 저거 좋다는게 만가지도 더 돼. 아

무 것도 소용없어. 운동은 해야지. 사는 동안 열심히 살

아야지. 나서야지 하는 생각에. 운동 뿐이야. 귀챦고 하

기 싫어도 운동하면서 쪼금이라도 좋아졌겠지? 그런

생각해. 남들이 거짓말로라도 좋아졌어, 많이 났어 그

러면 기분이 좋아.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섰다가두 털썩 주저 앉아버려

요. 넘어 지면 일어서고 벽이라도 잡고 일어서고. 하루

에도 수십번 수백번을 울어요. 밥먹을 때도 자꾸 질질

음식을 흘리고. 안그럴려고 해도 자꾸 애기짓을 하니 어

쩌면 좋아요? 몸은 천근 만근으로 무겁지. 다리가 얼마

나 무거운지 알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전처럼

수영도 하고 배드민튼도 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남들 하

는 거 다 하고 싶지요. 열심히 운동하면 나도 다시 예전

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야 좋지. 근데 그전엔 몰랐지. 등산갈 때

도 거반 다 울고 가. 일찍 이렇게 운동하는 거 반만이라

두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거 아냐? 내가 내 몸 관리를 못

했으니 이렇게 됐지. 남들이 나더러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저렇게 됐다 할 거 아냐? 죽을 때 죽을망정 조금

이라도 내가 활동하고 싶어.

(2) 회복에의 희망을 붙잡음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적 제한과 감정의 격류를 경험하

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을 붙잡고 살아감을 표현하였다 . 뇌졸중 환자들이 끝도

보이지 않고 지리한 재활과정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운동하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희망이었으며 환자들은

희망을 붙잡으려 몸부림쳤다 .

우리 같은 사람은 천덕꾸러기야. 이 병에 걸리면 잘

참아야지. 끈기가 있어야해. 내가 이만한 것도 고맙다구

생각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조금씩 차도를 보이겠지 그리

믿어버리는 거지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내 마

음이 아니야. 조금 몸이 괜챦으면 내가 좋아지나 싶다가

금새 또 곤두박질 치면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버

려. 그래두 나보다 심한 사람들 보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의사선생님도 열심히 운동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어.

길을 가다가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

면 말을 걸어봐. 어떻게 치료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

고 있는지. 내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붙잡

아주려구 할 때는 처음에는 고마웠지. 나중에는 미워.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 그럴까 안 약올르겠어? 내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기어갈망정 남을 의지하지 말아야해.

그래야 빨리 나슬거 아냐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 안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설마 내가 또 아플라구.

산에 갈 때 나 혼자 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빨리

못 가니까 나 혼자 다녀. 혼자 걸으면서 빨리 나야겠다

그런 생각해. 이렇게 자꾸 걷다보면 좋아지겠지. 어떤

사람은 거반 다 나았대. 거의 성한 사람같어 보여. 누가

아프다고 안봐. 처음엔 침도 맞고 입원두 하고 그랬는데

그저 죽어라 하고 부지런히 운동했대 . 나도 그럼 얼마나

좋아

(3) 주변 사람의 지지를 갈구함

연구 참여자들은 뇌졸중에 걸리고 나서 낮아진 자존감

을 호소하며 구박데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음과 가족 및

친지 등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잘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였다 . 이처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약물

이나 어떤 치료보다도 환자들로 하여금 재활에의 의지를

재다짐하도록 해주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재활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 특히 며느리와

의 잦은 갈등을 대다수의 환자들이 호소하였으며 돌봄을

제공해주는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또한 울음 , 반동형성

(r ea ct ion for mat ion )과 양가감정을 보이면서 주변사람

들의 관심을 희구하였다 .

이 병에 걸리면 서러워. 섭섭한게 많아지고. 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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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병으로 아픈 사람 겁나게 많아. 며느리하고 싸웠

다고 찍찍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보면 바보스럽지

뭐. 남 앞에 와서 울고.

내가 안그럴려고 해도 나 자신이 한심해지고 처량해

져. 우울해서 자꾸 울고 싶어. 사돈하고 전화 통화하면

서 내가 한 시간을 울었어. 내 신세가 어쩌다 이리 됐나

싶어서. 근데 우리 딸이 내 심정은 몰라주고 운다고 날

구박하는 거야. 우리 딸한테 말 좀 해줘 나한테 좀 잘해

주라고. 꼭 전화해서 우리 딸한테 나 잘해주라고 해줘.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고 운동 안 한다고 날 미워해.

나더러 왜 자식들 괴롭게 하느냐고 지천을 주고. 안그래

두 살 맛이 안나는데 그럴 때는 이도 저도 다 집어치우

고 콱 죽어버리고 싶어. 뛰어 내려서 죽어야 겠다 그런

맘도 들어. 이걸 누가 알까? 이불에 오줌싸고 나면 자식들

눈치가 보이고 밥도 먹기가 싫어. 빨리 죽어야 할텐데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보면 다 불쌍하구 딱해 죽

겠어요. 얼마나 됐냐구 물어봐져요. 우리같은 사람들이

없어야하는데. 마음만 아프구.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병이 얼마나 지겨운지 끝도 한도 없어요. 코가 푹 빠져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해주면 당

장이라도 뛰어 다닐 수 있을 거 같아요. 꼭 도루 애기가

된 것 같아요, 우습죠?

휠췌어타고 다니는 사람보면 안쓰럽지. 잘난 사람도

늙으면 별볼일 없응게. 그래서 나는 지팡이랑 몽땅 팽개

쳤어. 남들이 날 뭐라고 볼겨?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

면 남들 눈에 띄이쟎아. 그래서 안해. 친구들이 예전 눈

으로 날 안봐. 쑤군대고, 지들끼리. 서럽지, 겁나게. 그

심정은 당해 본 사람이나 알지 누가 알아? 분하고 말고.

오냐 어디 두구봐라, 내가 보란 듯이 걸어서 갚아주마

속으로 그러지.

( 밖에) 나가는 게 젤루 겁이나. 남들이 나를 쳐다보니

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 때만 애통하고 말

텐데 이렇게 오래 살면 자식들 고생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두 오래만 살아 있으면 좋대, 그저 오래 오래 곁에

있어달래, 우리 아들이. 그 소리 들으면 한결 나서.

고생하며 키워놨드니 이런 날도 있구나싶어. 그저 늙으

면 아들이 젤루 큰 그늘이여. 며느리 구박 안받을라고

고분고분 말 잘듣고 착한 애기가 되는거여

혈압이 있었는데 코로 피가 터졌어 두 번. 병원응급

실에 들어 갔다가 나왔지.

아침 밥먹고 여기 저기 걸어다녀. 공원두 가구 산에도

가구. 더 많이 걸어야 한 대.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러

워. 그래두 남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 들으면 신이 나

서 쎄빠지게 걷는다니까. 겁나게 좋아

4 .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는 연구 단계의 마지막 과정

이며 또한 연구의 목적이다 . 연구자는 진술문으로부터

드러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여러 번의 글쓰기를 되풀이

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갖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자 하였다 .

뇌졸중 환자들은 발병 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지고

차단되며 소외된 처지가 한심하고 억울하여 보란 듯이

예전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또한 뇌졸중

환자들은 신체적 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자유를 추구하는 열망이

있으며 발병 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으며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의지를 보여 삶의 애착

이 강렬해 진 것을 표현하였다 . 뇌졸중의 재활경험에서

환자들은 회복될 것을 바라며 희망을 붙잡았으며 마음을

추스리고 밝게 생각하려고 하였다 . 또한 뇌졸중 환자들

은 희망과 절망 , 두려움 , 슬픔 , 우울 등 감정의 격류를

거치면서 구박데기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 하였

고 이웃들의 수군거림 , 소외시킴에 분함 , 섭섭함을 표현

하였으며 주변 사람의 따스한 말 한마디를 갈구하는 등

지지를 추구하는 경험을 하였다 .

Ⅳ .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성인의 3대 사망원인중 하나인 뇌졸중은 치

명적 장애를 남기는 특성으로 인하여 환자의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재활 간호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뇌졸중은 성인 후기에 흔히 발병하며 다른 병과는 달리

신경근육계에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환자

에게는 작은 죽음이다 .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뇌졸중으로 인한 기동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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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지닌 환자들이 경험하는 재활의 의미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가 진술한 재활 경험의 의

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환자들의 재활 경험

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

인간의 체험을 연구하여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밴 매넌(va n Man en )의 해석

학적 현상학이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 .

연구기간은 200 1년 2월부터 200 1년 4월까지이며 연

구참여자는 전북 익산시에 소재하는 재활의학병원 및 물

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환자 스스로 능동적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로 인지장애가 없으며 급성기

를 경과하였고 운동에 금기요인이 없는 자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여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 8명이다 .

자료수집 방법은 개인의 비밀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구

자가 면담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

다 . 면담횟수는 3- 5회이며 1회 면담시 소요된 시간은

70- 90분이었다 . 면담내용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되

어 연구자가 녹취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된 내용을

다시 대상자에게 환원하여 확인하였다 . 연구자는 뇌졸중

환자가 경험하는 재활이라는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

는 물음을 던지며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였다 . 연구질문

은 뇌졸중 환자가 된다는 것의 경험은 무엇과 같은가 ,

뇌졸중이 환자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 운동재활

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 재활과정에서 환자가 흔히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등이며 이

러한 본질적 질문을 계속하면서 대상자의 현상에 몰입하

고자 하였다 . 또한 문학작품에서 묘사된 것을 참고하여

현상을 탐색하였다 . 수집된 재활 경험의 진술은 분석과

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3개의 본질적 주제로 밝혀졌다 .

1 . 자유를 되찾고 싶은 처절함

2 . 회복에의 희망을 붙잡음

3 . 주변 사람의 지지를 갈망함

분석된 본질적 주제를 토대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경험

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뇌졸중 환자의 재활경험에는 신체적 활동의 사회적 고

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열망이 있

으며 발병 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으며 회복을 위

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의지를 보여 삶의 애착이

강렬해 진 것을 표현하였다 . 재활과정에서 환자들은 회

복될 것을 바라며 희망을 붙잡았으며 마음을 추스리고

밝게 생각하려고 하였다 . 또한 뇌졸중 환자들은 희망과

절망 , 두려움 , 슬픔 , 우울 등 감정의 격류를 거치면서 구

박데기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하면서 서러워 하

였고 이웃들의 수군거림 , 소외시킴에 분함 , 섭섭함을 표

현하였으며 주변 사람의 따스한 말 한마디를 갈구하는

등 지지를 추구하는 경험을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va n Ma 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을 통해 뇌졸중 환자가 경험하는 재활이라는 현상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이는 va n Ma n en의 방법론

이 체험을 연구하며 본질을 연구하는 것으로 인간의 체

험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 . 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뇌졸중 환자의 경험은 물론 경험의

기저에 녹아 있는 가족간의 역동과 경험을 기술하는 한

국적 재활간호 이론이 구축될 것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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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 act -

Key c o nc e pt : St r ok e , Reh abilit a t ion

Pa t ien t s ' Live d Exp e r ien c e in
Reh ab ilit a t in g fr om St r ok e *

Lee , Y ou ngA e **

St r ok e is k nown a s a det r im ent al disease t h at

leaves seriou s sequ ela e . Th e st r ok e pat ient s

suffer fr om limit at ion s of ph ysical a nd social

a ct ivit ies . Th e pat ient s t ry t o ada pt t h emselves

t o th e limit at ion s in or der t o a ch ieve

r eh abilit at ion .

Th is st u dy wa s per form ed t o clarify th e lived

experience of r eh abilit a t ion fr om t h e st r ok e

pat ient s .

In collect ing dat a for th is stu dy , in- depth

per son al int erviews wer e ma de by a r esear ch er

fr om F ebr u ary t o April in 200 1 at r eh abilit at ion

clinics a nd physical t h er a py cent er s locat e in

Ik sa n cit y .

Th e methodological appr oach was van Ma n en ' s

h erm eneu t ic ph en omen ological met h odology in

or der t o u n der st a n d t h e m ea nin g a nd nat ur e of

st r ok e pat ient s ' exper ien ces in r eh abilit a t in g

t h eir physical limit at ions .

Collect ed dat a wer e analyzed with phenomeno-

logical way of st u dy t h at wa s develope by va n

Man en .

Th e 8 pat ient s wh o a gr eed t o par t icipat e in

t his r esear ch wer e int er viewed by r esear ch er

u nder t h e privat e a n d comfor t able envir onment .

Per sonal int er views wer e done th r ee or five

t imes per ea ch pat ient s a nd ea ch int erview t ook

70 t o 90 minu t es .

Th e st at em ent s wer e a n alyzed a n d finally

r evealed th r ee essent ia l t h emes :

Th eme 1 - Desper at eness t o a chieve fr eedom

again

Th eme 2 - Seizing h ope of r ecovering

Theme 3 - Seeking support from family members ,

r ela t ives a nd friends

Ba sed on t h ese t h emes , st r ok e pat ient s '

r eh abilit at ion exper ience ar e described a s

following . Th e st r ok e pat ient s h ave st r on g desir e

t o a ch ieve fr eedom a gain in or der t o escape fr om

* This stu dy was support ed by th e r esearch fun d of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
** Professor .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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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olat ion . Th e st r ok e pat ient s wa nt t o go

back t o t h e st at e of th eir pr eviou s h ealt h st at e .

Th e st r ok e pat ient s st r on gly t r y t o do a nyth ing

for t h eir r ecoverin g an d also t o h ave posit ive

th inking . In t h e oth er h a nd , th ey feel pit y for

th emselves th r ou gh desper at ion , fear , sor r ow ,

a nd self- pit y . Th e st r ok e pat ient s h ave

dissat isfa ct ion about neigh bor s ' r um or a nd

at t it u de t owar d t h emselves . Th e st r ok e pat ient s

h ave exper ien ces t o r ely on neigh bor s ' su pport

seekin g a war m wor d of consolat ion .

Th is r esear ch sh owed u s t h at va n Ma nen ' s

h erm eneu t ic ph enom enological m eth odology lea ds

u s t o u n der st a n d st r ok e pat ient s ' r eh abilit a t ion

pr ocess m or e compr eh ensibly .

Ba sed on th is r esear ch , it is su ggest ed t h a t

fu r t h er st u dies pr ovide a fou ndat ion for th e

developm ent of a r eh abilit a t ion th eor y for

Kor ea n st r ok e pat ient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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