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용어 장기이식 간호연구 분석: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현 의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의 개

발로 과거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질병

들이 치유되고 있으며 특히(Sung, Son, & Lee, 2006),

장기이식은 년 이후 발전되기 시작하여 선진국1950

에서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확립

되어 있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Ha et al., 2007).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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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의 경우 년에 례의 장기이식이 이루2007 28,359

어졌다 국내의 경우 년 신장이식이(UNOS, 2008). 1969

시행된 이후 년에는 간장이식 년에는 췌장이1988 , 1992

식과 심장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년 이후, 1992

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장기이

식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여 년에는 신장이식2007 928

례 간장이식 례 심장이식 례 췌장이식 례 폐, 748 , 50 , 18 ,

이식 례가 이루어졌다17 (KONOS, 2008).

많은 장기기증과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기증자와 수혜자 및 가족에게 이식에 관한 정

보와 직접적인 간호 및 교육 상담 지지를 제공하고, ,

그 제반 절차를 중재하고 조정하며 이식관련 연구 등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Byun, Kim,

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Kim, Ha, & Joen, 2003) .

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적 수준이 높고 기술이 뛰

어난 간호사들의 만족스러운 양질의 간호제공과 이를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지식체의 누적과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의 간.

호전문지식의 성장은 장기이식관련 의료기술의 발전

과 함께 장기이식 수혜자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

여하리라 본다 학문적 지식체의 역을 확장해 나가.

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지식체의 개발뿐만 아

니라 선행연구 논문들을 분석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

로 축적된 지식을 확인하고 추후 연구와 지식체의 생

성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Kim

이식관련 실무분야에서 본 연구개념과 관et al., 2004).

련하여 어떤 유형의 지식이 축적되어 왔는지를 체계적

인 연구 분석을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간호연구 논문분석에 한 연구는 년 부1980

터 일정기간동안 발표된 논문을 상으로 연구 방법

측면에서 분석되었고 간호연구의 특정개념이나 주제, ,

중재프로그램 통계방법 등의 간호연구논문들이 분석,

되어 간호학 전반에 탐구경향이나 지식체에 한 정보

와 간호의 각 전문분야에 한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

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간호.

학 연구는 년 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1980

발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에 한 분석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

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앞,

으로 구체적인 간호실무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에 한 간

호학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장기기증 및

이식에 한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하

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에 한 간호연구

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에 한 간호연구의 연도별

연구유형 및 연구유형에 따른 연구설계를 분석한

다.

∙장기기증 및 이식 상자를 분류하고 장기별 수혜

자와 기증자를 분석한다.

∙연구에 적용된 개념들을 파악한다.

∙향후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간호연구의 방향

을 제시한다.

연구방법II.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

된 논문을 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2.

본 연구는 년부터 년 월까지 국내에서 발1987 2008 6

표된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간호학 관련 논문을

상으로 편을 분석하 다 논문검색은 국내 보건의료99 .

관련 검색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KERIS),

관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장기이식, , ,

신장이식 간장이식 심장이식 췌장이식 폐이식 장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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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뇌사자 장기기증의 단어로 검색하 다, .

자료분석방법3.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 연구는 총 편으로 선정99 ,

된 논문들은 아래의 연구 분석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

석하 다.

∙연구수행 시기는 년 단위로 구분하 다5 .

∙연구유형은 학위논문 비학위 논문으로 구분하,

고 비학위 논문일 경우 게재된 학술지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 다.

∙연구설계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방법론으로 분류

하 다 양적연구의 경우 실험설계와 비실험설계.

로 분류하 으며 비실험설계는 조사연구 상관관, ,

계연구 및 검증연구로 분류하 다 질적연구는 근.

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및, ,

일상생활기술지로 분류하 다.

∙연구 상자는 다양한 상자를 그 로 나타내기

위하여 장기별로 구분하 고 상자가 되는 장기,

이식 수혜자와 기증자 의료인과 비의료인 학생, , ,

가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양적연구 중 상관연구 및 실험연구에 적용된 개념

들을 파악하여 분류하 다.

∙질적연구 분석방법을 파악하고 연구 개념을 분류

하 다.

연구결과III.

연도별 연구유형1.

1) 연도별 학위 ․ 비학위논문 분포와 게재된 학술지

분포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연도별 학위 ․ 비학위 논문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위논문이 편 비, 58 (58.6%),

학위논문이 편이었으며 학위논문이 학술지41(41.4%) ,

에 게재된 경우는 편으로 학위논문에 포함시켰다 학7 .

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이 편 박사학위논문49 (49.5%),

이 편 이었다 비학위논문에서는 한간호학9 (9.1%) .

회지 편 성인간호학회지 편 기본13 (13.1%), 12 (12.1%),

간호학회지 편 전문간호학술지임상간호연구3 (3.0%), (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간호행정학,

회지 재활간호학회지 편 기타 학술지각, ) 7 (7.1%), (

학 논문집가 편 이었다 연도별로는) 6 (6.1%) . Oh(1987)

의 석사학위논문을 시작으로 년부터 증가하여1996

년까지 년2005 10 동안 편의 많은 논문이 보고되었78

으나 년 이후 감소하는2006 경향을 볼 수 있었다

(Table 1).

Table 1. Types of research according to an age (N=99)

Year
Degree (n=58) Non-degree (n=41) Total

n (%)Dissertation Master thesis JKAN JKAAN JKAFN JPN Other

1987 - 1990 2 2 (2.0)

1991 - 1995 1 2 1 1 1 6 (6.1)

1996 - 2000 1 11 7 6 1 3 0 29 (29.3)

2001 - 2005 5 29 2 4 1 2 6 49 (49.5)

2006 - 2008 2 5 3 1 0 2 0 13 (13.1)

Total(%) 9 (9.1) 49 (49.5) 13 (13.1) 12 (12.1) 3 (3.0) 7 (7.1) 6 (6.1) 99 (100)

JK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KAF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P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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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유형별 연구설계 분포2.

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간호연구에서 연구설계 분포

를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총 편으로 그 중에서 실험, 82

연구가 편 비실험 연구가 편이었다 비실험 연구중9 , 73 .

에서는 조사연구 편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관계 연구32 ,

가 편 검증연구 편의순으로나타났다 질적 연구는27 , 6 .

총 편으로 그 중에서 근거이론 연구가 편으로 가장19 9

많았고 현상학적 연구가 편 해석학적 현상학연구, 7 , 2

편 일상생활 기술지가 편이었다 그 외 방법론과, 1 . Q-

방법론적 연구가 각각 편 사례연구 탐색연구 및메트2 , ,

릭스 델타이가 각각 편이었다1 .

학위논문에서 연구설계 분포를 살펴보면 양적연구,

는 석사학위논문에서 편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40

논문은 편 질적연구에서 석사학위논문은 편 박사학6 , 4 ,

위논문은 편 그 외 석사학위논문에서 방법론 사례3 , Q- ,

연구가 각각 편씩으로 석사학위논문에서 다양한 연구1

설계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학술지별 게재분포를 살펴보면 양적연구에서 한,

간호학회지 편 성인간호학회지 편 전문간호학술지6 , 9 ,

편 기본간호학회지 편 기타 논문집 등에 게재된 논6 , 2 ,

문이 편으로 비교적 고르게 개재된 것으로 보 고4 ,

질적 연구에서는 한간호학회지 편 성인간호학회지6 ,

편 기본간호학회지 전문간호학술지 및 기타 학술지3 , ,

게재가 각각 편씩으로 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1

문이 많았다.

석사학위논문에서 조사연구와 상관관계연구가 편35

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Table 2).

연구대상자3.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간호연구의 상자의 분

포를 살펴보면 장기수혜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70

편으로 가장 많았고 기증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10

편 의료인 상자는 편 간호 학생 및 의과 학생, 10 ,

은 각각 편 일반인 상자는 편 기타이식 기자1 , 3 , (

및 신 질환자 상가 편이었다 장기수혜자를 상으) 4 .

로 한 연구 중에서 장기별로는 신장이 편으로 가장47

많았고 간장이 편 심장이 편 장기 구분 없이 모든, 13 , 7 ,

이식수혜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편이었고 폐와 췌3 ,

장에 한 연구는 없었다 장기기증자를 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기증자 자신으로 한 연구가 편 기증자7 ,

Table 2. Research designs according to types of researches and journal (N=99)

Type

Quantitative (n=73) Qualitative (n=19) Other (n=7)

Total

n (%)Exp.

(n=9)

Non exp. (n=64)
Grounded

Theory

Phenom-

enology

Inter-

pretative

Phenom-

enology

Ethnog-

raphy

Q-

method

Metho-

dology

Case

study
Sear.

Metri-

ces

DelphiSur. Cor. Eva.

Dissertation 2 2 2 1 1 1 9 (9.1)

Thesis 3 20 15 2 1 2 1 1 2 1 0 1 49 (49.5)

JKAN 1 3 1 1 3 3 1 13 (13.1)

JKAAN 3 4 2 3 12 (12.1)

JKAFN 0 1 1 1 3 (3.0)

JPN 0 1 3 1 1 1 7 (7.1)

Others 1 4 1 6 (6.1)

Total 9 (9.1) 32 (31.3) 26 (26.3) 6 (6.1) 9 (9.1) 7 (7.1) 2 (2.0) 1 (1.0) 2 (2.0) 2 (2.0) 1 (1.0) 1 (1.0) 1 (1.0) 99 (100)

Exp., experimental, Non exp., non experimental, Sur., survey, Cor., correlation, Eva., evaluation, Sear., Search.

JK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KAF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P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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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는 편이었다 의료인을 상3 .

으로 한 연구 중 간호사 상이 편으로 많았고 의사9 ,

를 상으로 한 연구는 편이었다1 (Table 3).

연구설계별 주요 연구개념4.

상관관계연구1)

양적연구 중 상관관계연구는 편이었다 연구 개념26 .

들은 중복되어 연구되었으며 삶의 질과 상자의 지,

각된 스트레스나 자기효능감 및 이행 가족지지 등의,

상관성 연구는 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식수혜자들의12 ,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연구는 편 지식이나 태도와의8 ,

상관성 연구는 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5 .

관계성을 파악한 개념 중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본

연구가 편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지지나 가족지지4 .

는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및 치료지시이행과의 상관관,

계도 파악되었으며 기타 불확실성과 상태불안 및 질,

병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다(Table 4).

실험연구2)

실험연구는 편으로 간호중재방법으로는 자기효능9

증진 운동프로그램이 편으로 가장 많았고 스테로이4 ,

드 투여와 관련된 연구가 편 장기이식 기증 및 뇌사2 , ,

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단전호흡운동 프로그램 전화, ,

상담 프로그램연구가 각각 편씩이었다 편의 연구에1 . 9

서 여러 개의 중복된 개념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기효능 운동프로그램에서는 우울 불안 삶의, , ,

질 지식 자기효능감 체중 악력 배근력 근지구력, , , , , , ,

유연성 헤모글로빈 일상생활활동 체지방율 운동시, , , ,

간 심폐기능 등의 변수를 측정하 고 스테로이드 투, ,

여와 관련해서는 악력 배근력 신전근력 내전근력 거, , , ,

퇴관절의 굴곡 유연성 근지구력 및 일상생활활동 등,

의 변수를 장기이식 기증 및 뇌사에 관한 교육프로그, ,

램에서는 지식과 태도를 단전호흡 운동프로그램에서,

Table 3. Classifications of research subjects (N = 99)

Recipient
(n=70)

Donor
(n=10)

Medical personnel
(n=10)

Student
(n=2) General

Person
(n=3)

Other
(n=4)

Kidney Liver Heart All Donor
Donors'
family

Nurse Doctor
Nursing
student

Medical
student

47 13 7 3 7 3 9 1 1 1 3 4

Table 4. Related concepts used to correlation researches (N=26)

Major variable Related concepts Total

Quality of life Compliance(2), Family support(1), Social Support(3), Self efficacy(2), Stress(4) 12

Stress Social support(3), Self efficacy(2), Hardiness(1), State Anxiety(1), Self care(1) 8

Knowledge attitude Brain death organ donation(1), Organ transplantation(1), Organ donation(1),
Educational need of organ transplantation recipients(2)

5

Compliance Health belief(1), Self efficacy(2), Social support(1) 4

Self efficacy Coping(1), Social support(2) 3

Uncertainty State anxiety & illness attitude(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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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트레스 불확실성 악력 배근력 유연성 총 콜레, , , , ,

스테롤치와 크레아티닌 삶의 질 등의 변수를 전화상, ,

담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와 자가간호 등의 변수를

측정하 다.

실험연구의 연구 상자는 학생을 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중재한 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신장1

이식환자를 상으로 하 다.

각 간호중재에 따른 결과는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

그램이 수혜자의 체중 체지방율 불안 및 우울에 효과, ,

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해 근력, ,

근지구력과 유연성 및 일상생활활동의 변화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지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전호흡운동 프로그램은 신체 심리적 상태 및 삶의 질

에 효과가 있었으며 전화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

스를 완화하고 자가간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5).

질적연구3)

장기기증및이식관련간호연구에서질적연구는총

편이었으며 연구방법론에서근거이론을적용한연구19 ,

는 편이었고 그 중에서 와 의 방법을 적9 Strauss Corbin

용한 연구가 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7 의Glaser

분석방법이 편 및 의 분석방법1 , Glaser, Strauss Corbin

을 적용한 연구가 편이었다 현상학을 적용한 연구는1 .

편으로 그 중 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7 Van Kaam 3

편 의 방법 편 의 방법이 편이었다 해, Colazzi 3 , Giorgi 1 .

석학적 현상학의 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는Benner

편이었고 일상생활기술지의 와 의 분석2 , Roper Shapira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편이었다1 .

연구개념을 살펴보면 장기기증자의 의사결정 경험,

편 생체 장기기증자와 가족의 적응 편 신장기증(4 ), (1 ),

자의 경험 편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경험 편(1 ), (1 ),

신장이식수혜자의 적응 경험 편 신장이식수혜자의(1 ),

경험 편 간이식수혜자의 적응경험 편 간이식수혜(5 ), (1 ),

Table 5. Analysis of nine experimental studies (N = 9)

Independent variables Subject
Research
period

Dependent variable n

Self efficacy promotion
exercise program

KT
patients

12 weeks Anxiety, depression, quality of life, knowledge, self efficacy,
weight, grip strength, back lift strength,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hemoglob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body fat rate,
exercise time, cardiopulmonary function

4

Steroid medication KT
patients

16 weeks
12 weeks

Grip strength, back lift strength, hip, knee & ankle joint
flexion and extension, flexibility, muscle endurance, activities
of daily living

2

Educational program
regarding organ
transplantation, donation,
brain death on the
knowledge

Collage
Students

4 weeks Knowledge, attitude 1

Danjeon breathing
exercise program

KT
patients

9 weeks Stress, uncertainty, grip strength, back lift strength, flexibility,
total-cholesterol, creatinine, quality of life

1

Telephone counseling
program

KT
patients

4 weeks Stress, self care 1

KT patients,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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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험 편 심장이식수혜자의 삶 편 심장이식(1 ), (2 ),

수혜자의 경험 편 장기이식이식 코디네이터의 실무(1 ),

경험에 관한 연구가 편으로 각각의 장기에 따라 단계1

별로 상자가 경험하는 현상을 파악하거나 경험의 의

미 적응 반응에 한 의미를 상자의 표현자료를 그,

로 정리하여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 고 그에 따

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그 역별로 분류하여

설명되었다(Table 6).

논 의IV.

국내의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간호학 논문의 동향

분석은 본 연구가 최초이기에 비교 고찰할 상 논문

이 없고 다른 주제로 분석한 연구결과와는 관점이 달,

라 비교 고찰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학위논문이 학술지.

에 게재된 경우 학위논문에 포함시켰다.

연구에서 연 별 연구문헌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년부터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1987

년 이후 증가되었고 특히 년에서 년1995 , 2000 2005

까지 만 년 동안의 연구가 이전 년간에 보고된 연5 10

구숫자와 같을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논문의 연구유형에서 학술지 게재논문은 정도41.4%

고 학위논문은 정도 다 이는 학위논문 편수58.6% .

가 많은 편이지만 학위논문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설계에서는.

양적연구 설계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보다는 석사학

위 논문에서 더 많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비실,

험 연구가 정도로 부분을 차지하 다 실험연64.7% .

구는 편으로 전체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연구의9

약 정도로 의 노인간호연구 편의 분9.1% Kim(2004) 88

Table 6.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es (N=19)

Design Analysis Research theme n

Grounded
theory

Glaser(1998)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to donate organ 1

Strauss & Corbin(1990) Adjustment to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s
Adjustment in families with kidney donor or recipient
Experience on decision making to donate a living kidney
Experience of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Life of heart transplantation patients
Experience of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1
1
1
1
2
1

Glaser(1998)
Strauss & Corbin(1990)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to donate a living kidney 1

Phenomenology Van Kaam(1985) Experience of kidney donors
Experience of heart transplantation recipient

2
1

Colazzi(1978) Adjustment Experience of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Adjustment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Experience of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Practice

1
1
1

Giorgi(1970) Experience of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1

Interpretive
phenomenology

Benner(1985) Experience about organ donation of brain death donors' families 2

Ethnography Roper & Shapira(2000) Experience of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1

( ):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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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와 등 의 의 실험연구 보15.9% Choi (1998) 16%

고에서 보다 낮았고 과 의 보완 체치, Yang Shin(2003) ․

료에 관한 편의 논문 중 가 실험연구인 것에 비88 55%

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 건수가 매우 적어 많은 이식 기자가 이식수

술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연구 상자가 한정

되어 실험연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

근 장기기증 및 이식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이

식환자를 상으로 많은 실험연구가 시행될 것으로 기

한다.

질적연구는 년 이후부터 연구 되기 시1999 (Yi, 1999)

작하 고 연구방법으로는 근거이론 연구 현상학적, ,

연구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등이 많이 적용되었다.

질적연구의 적용 편수는 편 정도 수행되었으19 (19.2%)

며 석사학위논문이 다수를 차지하 다 이러한 전, .

체 연구의 질적연구 분포 는 등 의(19.2%) Kim (2004) 43

편 과 등 의 편 에 비해 높은(15.5%) Suh (2007) 33 (9.0%)

분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식수술과.

추후관리 과정에서 간호사가 장기이식수혜자와 가족

들과의 관계가 친 하여 질적연구에서 중요한 라포 형

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별 수혜자를 연구 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70%

정도 되었고 특히 신장이식수혜자를 상으로 정, 48%

도가 연구되었다 이는 다른 상자들보다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많고 이식 후 합병증 예방과 교육중재 등

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장이식수혜자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뇌사자 장기 및 이식.

에 한 지식과 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환자

실 간호사나 담당의사 등 의료인을 상으로 한 연구

와 학생과 일반인을 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따라.

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홍보나 교육적

중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와 의 삶의Ro(1988) Bang(1991)

질이나 의 가족지지를 제외한 부분이 외Choi(1983)

국의 도구를 번안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장기별 수

혜자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 필

요하며 이식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좀 더 객관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인과 이식을 받지 못한

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까지 파악하기 위한

비교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설계에 따른 문헌을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 연,

구는 삶의 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 , ,

의 개념이 많이 연구되었으나 반복연구는 삶의 질과

가족지지 등을 제외하고는 2 - 편에 그쳐 개념간의 상3

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거나 비교할 축적된 연구

결과가 적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웠다.

실험연구는 주로 신장이식수혜자를 상으로 자기

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 중재(Ahn & Kim, 2000; Ahn,

가 부분을 차지하 고 간호중재와 교육중재에2001) ,

관한 연구에서는 이들 중재의 프로토콜이 연구마다 달

랐고 그 결과를 보는 변수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또,

한 각기 달라 가장 효과적인 중재를 선택하거나 연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상자와 중재방법 및 동일 변수를 통한 반복

연구로 누적된 결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

기에서도 신장뿐만 아니라 간장 심장 폐 췌장 등에서, , ,

도 많은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각각의 장

기에 맞는 중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

호중재 효과측정에서 비용효과와 같은 경제적 측면은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간호의 질 보장을 고

려한다면 이러한 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적연구는 년이후부터연구되기시작하여수혜1996

경험 현상을 설명하고 있거나 경험의 의미해석과 반응

을제시하고있어향후장기기증및이식에 한환자들

의 적절한 간호 현상이나 경험의 의미들을토 로이를

간호중재에 적극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연구

는 의 석사학위논문을 시작으로 년부터Oh(1987) 1996

증가하여 년까지 년 동안 정도가 보고되었2005 10 78%

고 이후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하지만 같, .

은 개념의 반복된 연구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연구 상자는 주로 장기수.

혜자와 그의 가족이 부분이어서 다양한 상황과 중재

효과를 다루는 연구가 미비하여 효과크기를 보는 부

분의 메타분석(So, Cho, & Hong, 1996; Cha, 2004;

연구가 어려웠으Kim, 2007; Kim, Park, & Par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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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주제에서도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을 달리 연구,

하거나분석하여 한층 심도 있는연구가 필요하다고사

료된다 또한 생체 장기기증이나 뇌사 장기기증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세한 홍보는 물론

상자특성 등이 구분되어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를통

하여이 주제의연구가활발하게진행된다면 학문적깊

이가 더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실험연구의 경.

우 자기효능증진이나 교육에 관한 간호중재는 비교적

연구되었으나 중재 프로토콜이나 결과 변인이 각각 달

라 실무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점의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연구에 사용된 개념.

이 다양하고 폭넓어서 연구의 일관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앞으로 반복연구와 축적된 연구가 필요하

며 실무적용과 이론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기증 및 이식에 한 간호연

구의 전체적인 연구논문에 한 구조적 분석에 그쳤지

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기기증 및 이식의

간호분야에 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서 향후 연

구 방향에 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

한다.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는 국내의 장기기증 및 이식에 한 간호연

구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간호연구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연구의 발전적 방

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년부터 년 월까지 발1987 2008 6

표된 학위논문과 간호학회지 및 분야별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편을 상으로 연도별 연구유형 및 학술지99

게재 분포 연구설계 상자 측정변수 및 실험연구의, , ,

간호중재 결과 및 질적연구의 주제와 그 결과들을 분

석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유형은,

다수의 학위논문이 수행되어 총 편이었다 그 중 석58 .

사학위가 편이었고 박사학위논문은 편이었다 연49 , 9 .

구설계별 분포는 양적연구가 총 편이었으며 양적연73 ,

구 중 조사연구가 편 상관관계연구 편 검증연구32 , 26 ,

편 실험연구 편이었으며 질적연구 편 기타 방6 , 9 , 19 , (Q-

법론 방법론적 연구 탐색연구 사례연구 메트릭스 델, , , ,

타이연구가 편이었다) 7 .

둘째 연구 상자는 장기수혜자를 상으로 한 연구,

가 편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을 상으로 한 연구70 ,

는 편 장기기증자 상은 편이었고 장기별로는10 , 10 ,

신장이식수혜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편으로 가장47

많았고 간장이 편 심장 편이었다, 13 , 7 .

셋째 상관관계연구는 삶의 질과 상자의 스트레스,

나 자기효능감과 이행 등의 상관성 연구가 편으로12

가장 많았고 이식수혜자들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나 자기효능감의 상관성 연구가 편이었다8 .

넷째 실험연구는 총 편으로 신장이식수혜자를, 9

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부분이었고 간호중재로 자,

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은 수혜자의 체중 체지방율, ,

불안 및 우울에 효과적이며 스테로이드 투여량이 근,

력 근지구력과 유연성 및 일상생활활동 변화에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중재프로그램은,

지식과 태도에 향을 미쳤고 단전호흡운동 프로그램,

은 신체 심리적 상태 및 삶의 질에 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질적연구는, 1991

년 이후부터 보고되기 시작하 고 연구방법에서 근거,

이론 연구가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9 ,

현상학 연구가 편으로 많았다 연구 주제로는 장기별7 .

수혜경험 중 신장이식수혜자와 가족의 경험이 가장 많

았고 뇌사 장기기증을 포함하여 장기기증자와 가족의,

경험 등이었으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실무경험에,

해서도 연구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간호연

구 논문은 년도 후반에 급증한 연구 분야로서1990

다수의 연구가 환자중심의 치료 상황에 한 인구학

적 사회심리학적 생리적요인의 조사연구가 부분이, ,

었다 이에 임상에 적용 가능한 간호중재와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연구의 반복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비 실험연구에서 실무를 위한 새,

로운 장기별 실험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별 합병증에 따른 각 중재방법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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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적 측면이 포함된 중재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동일 주제의 반복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

내외 연구진행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국외 논문까지

확 하여 분석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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