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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perceived by hospice volunteers. Methods: The subjects were 259 hospice volunteers from six hospital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areas. A list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was developed by authors, based on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the hospice volunteers were used to measure the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ir activitie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with Scheffe test,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in SPSS Win 12.0. Results: The average of the importance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was 3.09 and the performance was 2.31, which was lower than the importance.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r=.487, P=.00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score of the importance, depending on religion, education, and period of hospice volunteer 
activity of subjec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score of the performance, depending on age, religion, 
and period of hospice volunteer activity of subjects.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perceived by hospice volunteers, was relatively high, however their performance didn’t reach the level of the 
importance. Some characteristics of the volunteers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nd management programs the hospice volunteers.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9;12: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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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말기환자와 가족의 총체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

기 한 호스피스 활동은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

회복지사, 목회자, 상담가, 자원 사자 등, 다양한 문

, 비 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근으로 이루어

진다. 이  자원 사자는 호스피스 구성원  가장 많은 

시간을 말기환자  가족과 함께 한다. 특히 호스피스 

서비스는 병원, 가정, 호스피스센터 등 어디에서나 일어

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자원 사자

들은 호스피스 로그램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1). 한 문  의료 행 를 제외한 환자의 총체

 욕구  고통에 해 실제 인 도움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들의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2).

  우리나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상자는 말기 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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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분으로, 체 호스피스 상자의 약 95% 이상

을 차지한다(3). 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말기 암환

자는 5만 여명으로서, 이들에게 필요한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   인력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4). 이에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말

기 암환자를 한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제 2기 암 정복 사업의 일

환으로 2천 500개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을 확보

하고, 국립 암 센터와 지역 암 센터, 지방의료원을 연계

하는 완화의료기  서비스 달체계를 구축하기도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변화는 자원 사자를 포함한 

호스피스 돌  제공자에 한 수요의 증을 가져올 것

으로 상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자원 사에 한 인

식 변화로 호스피스자원 사자의 수도 꾸 히 증가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원 사 활동은 꾸 히 지속

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이유로는 주변 환경이나 상

황이 지속 인 호스피스 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지 못하거나, 사활동의 동기가 강요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5), 그리고 호스피스 사자

들 사이의 원만하지 못한 계로 인한 오해와 실망감 

등이 확인되었다(6).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수 을 높이기 해서는 자

신의 역할  활동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인 활동을 통해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사자를 육성하고 훈련시켜야 한

다. 이를 해서는 호스피스자원 사자에게 요구되는 

활동과 이에 한 호스피스자원 사자들의 인식, 그리

고 실제 수행 정도를 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

까지 이루어진 호스피스자원 사자 련 연구를 보면, 

일반 인 활성화방안에 한 연구(3,5,6,8)와 호스피스자

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6,9-12), 호스피스자원 사 교

육 로그램의 발  방안(13) 등에 한 연구가 있을 뿐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자원 사자들에게 

요구되는 활동을 악하여 자원 사자들이 이러한 활

동의 요성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실제 인 

수행도는 어떠한가를 조사함으로써 호스피스자원 사

자의 효율  리와 이들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 

시,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  자원 사 련 특성

을 악한다.

  둘째, 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와 수행도, 그리고 이들의 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원 사자 활동의 요

도  수행도의 차이를 악한다.

상  방법

1. 연구 상

  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개 종합병원의 호

스피스병동  호스피스 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

사자  연구의 목 과 비 보장  윤리  측면에 

한 설명을 듣고 설문 작성에 동의한 268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 목록: 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  수행도 조사를 해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

동 목록을 작성하 다. 이를 해 먼  호스피스자원

사자의 활동을 다룬 여러 문헌, 즉 호스피스 완화간호(2), 

호스피스 총론(14) 등의 단행본과 Lee(6), Oh(7), Ro 등(15)

의 연구에서 호스피스자원 사자의 직무로 제시되어 

있거나, 자원 사자 활동에 한 연구 문항을 기 로 

활동 목록을 작성하 다. 이 과정에서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으로 제시된 모든 문항을 포함시키되 내용상 

복된 활동은 하나만 포함시켰다. 이 활동 목록은 실

제 인 수행도 측면에서의 타당도를 높이기 해 호스

피스자원 사자 활동 10년 이상의 자원 사자 3명과의 

면담에서 확인된 활동과 비교, 활동 목록에 없는 활동

을 포함시킴으로써 보완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

개 역의 60개 활동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호

스피스 간호 문가인 간호학과 교수 2인, 호스피스 병

동에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5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호스피스자원 사자 3인 등, 총 10명의 문가 평

가단에 의해 내용타당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내용타당

도 평가는 ‘ 하지 않다’ 1 , ‘약간 하다’ 2 , 

‘비교  하다’ 3 , ‘매우 하다’ 4  등, 4  척

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문가 평가단의 80%인 8

명 이상으로부터 3  이상의 수를 받은 활동을 최종 

선정하 다. 이 과정을 통해 14개 활동이 삭제되어 결

과 으로 6개 역, 46개 활동이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 목록으로 확정 되었다. 이 목록의 역에 따른 문

항 수는 신체  돌  역 14개 문항, 심리  돌  역 

5개 문항, 사회  돌  역 5개 문항,  돌  역 

11개 문항, 사별 가족 돌  역 7개 문항,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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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9 18.9
Female 210 81.1

Age 31∼40 yrs   6  2.3
41∼50 yrs  50 19.3
51∼60 yrs 121 46.7
60 yrs or more  82 31.7

Marital Single   6  2.3
 status Married 227 87.7

Etc.  26 10.0
Religion Protestant 137 52.9

Catholic  84 32.4
Buddhist  34 13.2
None or etc.   4  1.5

Education Elimentary  14  5.4
Middle school  37 14.3
High school 129 49.8
College or more  79 30.5

Occupation Technician   9  3.5
Professional  14  5.4
Business  28 10.8
Housewife 156 60.2
None or ect.  52 20.1

Income ￦ 1 million/month or less  64 24.7
￦ 1∼2 millions/month  86 33.2
￦ 2∼3 millions/month  58 22.4
￦ 3 millions/month or more  51 19.7

로그램 지원 역 4개 문항 등이다.

  본 도구에서 활용한 호스피스자원 사자의 활동 목

록은 제시된 문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는 자

원 사자의 활동을 기 로, 자원 사자와의 면담을 통

해 그 목록을 보완함으로써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높이

기 해 노력한 바,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  수행도 측정 시 내  일 성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

에서 사 조사를 통한 문항분석  요인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아 도구의 구성타당도 측면에 해서는 한계가 

있어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 

  2) 호스피스자원 사자가 지각한 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 개발된 자원 사활동 목록에 4  Likert 척도를 사

용, ‘  요하지 않다’ 1 , ‘ 요하지 않다’ 2 , ‘

요하다’ 3 , ‘매우 요하다’ 4  등으로 수화하 다. 

수가 높을수록 요도에 한 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

하며,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는 .95 다.

  3) 호스피스자원 사자가 지각한 자원 사자 활동의 수

행도: 개발된 자원 사활동 목록에 4  Likert 척도를 사

용, ‘거의 해 본  없다’ 1 , ‘가끔 한다’ 2 , ‘자주 한

다’ 3 , ‘매우 자주 한다’ 4  등으로 수화하 다. 

수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3. 자료수집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자

원 사자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허락

을 받은 후 자료수집 하 다. 일부 종합병원에는 매월 

자원 사자 모임이 있는 날 방문하여 설문지 응답 지침

을 설명한 후 연구자가 직  배부, 회수하 으며, 이것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원 사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자원 사자들에게 배부, 회수하 다. 배부된 300부의 설

문지  26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9.3% 으며, 이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9부를 제외한 259부가 자료분석

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07년 9월 17일에서 10월 1

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WIN 

12.0 로그램을 사용하여 상자의 특성에 한 서술

통계로는 실수와 백분율을, 자원 사자 활동에 한 

요도와 수행도는 평균평   표 편차로 구하 으며, 

상자의 특성에 따른 요도와 수행도는 변수에 따라 

t-test, One-way ANOVA와 Scheffe test에 의한 사후검정을 

시행하 고, 요도와 수행도와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결      과

1. 상자의 특성

  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8.9%, 여자가 81.1%의 분포

를 보여 부분이 여자 사자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

은 만 51∼60세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55.7세 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7.6%로 가장 높았다. 

종교는 부분의 응답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인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 은 고졸 49.8%, 

졸이상 30.5%로 고졸이상의 사자가 많았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60.2%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

는 응답자도 20%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경제  수

은 월 100∼200만원이 33.2%로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Table 1). 자원 사활동 기간은 3년 이상 된 자원 사자

가 35.9%로 가장 많았다. 사활동 횟수는 주 1회 자원

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66.0%로 가장 많았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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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Hospice Volunteer Work of the 
Subjects (n=2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uration 6 months or less  25  9.7
6 months∼1 yr  34 13.1
1∼2 yrs  50 19.3
2∼3 yrs  57 22.0
3 yrs or more  93 35.9

Frequency 1/week 171 66.0
2∼3/week  57 22.0
1/month   7  2.7
Irregular  24  9.3

Degree of Very active  80 30.9
 participation Fairly active  84 32.4

Moderate active  82 31.7
A little active  13  5.0

Pattern of Regularly 207 79.9
 the work By my convenience  20  7.7

By needs of the hospice institute  21  8.1
By order of the chief   1  0.4
Etc.  10  3.9

Barriers for Lack of knowledge & capability  94 36.3
 the work Lack of time 107 41.3

Lack of understanding of family  58 22.4
Motivation for Religional group 170 65.6
 the work Invitation of others  34 13.1

Mass media   8  3.1
My workplace   6  2.3
Ect.  41 15.9

Intention of carrying Yes 251 96.9
 on the work No   8  3.1
Type of hospice Hospital, ward 164 63.3

Hospital, ward & home  26 10.0
Hospital, scattered  54 20.8
Hospital, scattered & home  15  5.8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 Areas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Perceived by the Subjects 
(n=259).

Areas
Importance
mean (SD)

Performance
mean (SD)

r
P-

value

Physical care 3.16 (.49) 2.35 (.93) .478 .000
Psychological care 3.38 (.53) 2.70 (.75) .420 .000
Social care 3.09 (.56) 1.96 (.84) .351 .000
Spiritual care 3.38 (.54) 2.58 (.83) .476 .000
Care for the bereaved 3.17 (.56) 2.20 (.88) .500 .000
 family members
Support for the hospice 2.37 (.56) 2.05 (.89) .386 .000
 program

Total 3.09 (.54) 2.31 (.86) .487 .000

사활동 참여도는 보통이 31.7%, 약간 극 이 32.4%, 

매우 극 이 30.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활동 

방식은 정기 으로 시간을 정하여 하는 경우가 79.9%로 

가장 많았다. 자원 사활동  어려운 은 시간부족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 사활동 동기는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

다. 자원 사활동 지속유무에서는 96.9%가 계속하겠다

는 의사를 보 으며 3.1%는 하지 않겠다고 하 다. 호

스피스 활동 형태는 병동형이 63.3%로 가장 많았다

(Table 2).

2. 상자가 지각한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 

 수행도

  모든 역  항목에서 상자가 지각한 요도의 평

균평 이 수행도의 평균평 보다 높았다. 요도 총

의 평균평 은 3.09 (.54)으로 역별로는 심리  돌  

역 3.38 (.53),  돌  역 3.38 (.56), 신체  돌

 역 3.16 (.4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호스피스 

로그램 지원 역은 2.37 (.56)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문항별로는 ‘환자가 죽음을 잘 비할 수 있도록 돕

는다’ 3.59 (.50), ‘환자를 해 기도를 해 다’ 3.57

(.53), ‘보호자가 죽음을 잘 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55 (.50) 등의 순으로 높게, ‘호스피스 소식지 비와 

발송 작업을 돕는다’ 2.90 (.55), ‘환자가 외출 시 교통

수단을 제공 한다’ 2.91 (.62), ‘환자의 기념일을 축하해

다’ 2.93 (.54)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수행도 총 의 평균평 은 2.31 (.86)으로 역별로

는 심리  돌  역 2.70 (.75),  돌  역 2.58

(.83), 신체  돌  역 2.35 (.93) 등의 순으로 높았으

며, 사회  돌  역은 1.96 (.84)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3). 문항별로는 ‘환자의 어떠한 말도 들어 다’ 

3.18 (.65), ‘환자를 해 기도를 해 다’ 3.03 (.79), 

‘환자가 괴로워 할 때 로해 다’ 2.94 (.72) 등의 순

으로 높게, ‘환자가 외출 시 교통수단을 제공 한다’ 1.55

(.83), ‘환자의 편지 쓰기를 도와 다’ 1.74 (.89), ‘사

별 가족에게 정기 인 편지  정보지를 보낸다’ 1.80

(.90)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상자가 지각한 자원 사자 활동의 역별 요도 

 수행도의 계에서는 총  r=.487 (P＜.001), 신체  

돌  역 r=.478 (P＜.001), 심리  돌  역 r=.420 (P

＜.001), 사회  돌  역 r=.351 (P＜.001),  돌  

역 r=.476 (P＜.001), 사별가족 돌  역 r=.500 (P

＜.001), 호스피스 로그램 지원 역 r=.38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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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Perceived by the Subjects (n=259).

Areas Activities
Importance 
mean (SD)

Performance 
mean (SD)

Physical care Helping facial cleaning 3.16 (.44) 2.43 (.80)
Helping working 3.22 (.42) 2.53 (.77)
Helping changing position 3.24 (.54) 2.42 (.84)
Helping eating 3.10 (.47) 2.21 (.74)
Helping tooth brushing 2.98 (.53) 2.08 (.93)
Giving massage 3.18 (.46) 2.75 (.75)
Helping shaving 2.97 (.55) 2.07 (.93)
Carrying in wheelchair 3.20 (.48) 2.58 (.80)
Giving hair shampoo 3.20 (.47) 2.57 (.87)
Trimming finger & toe nail 3.10 (.46) 2.17 (.87)
Cleaning patient's bed 3.08 (.47) 2.49 (.77)
Giving a bath 3.23 (.52) 2.55 (2.11)
Giving a exercise 3.06 (.52) 2.18 (.85)
Cutting hair 3.07 (.60) 1.94 (1.01)

Psychological care Giving consolation 3.54 (.52) 2.94 (.72)
Being with 3.50 (.53) 2.89 (.71)
Giving celebration for special days 2.93 (.54) 1.85 (.88)
Allowing & taking anger 3.37 (.57) 2.65 (.81)
Listening 3.60 (.49) 3.18 (.65)

Social care Helping transportatin for going out 2.91 (.62) 1.55 (.83)
Helping writing letters 3.01 (.58) 1.74 (.89)
Giving care-givers time for relax 3.22 (.56) 2.41 (.81)
Helping meeting persons patient wants to meet 3.27 (.52) 2.04 (.89)
Reading books or newspapers 3.08 (.52) 2.07 (.78)

Spiritual care Praying with patient 3.57 (.53) 3.03 (.79)
Participating service with patient 3.26 (.57) 2.47 (.87)
Mediating minister's visit or counseling 3.40 (.53) 2.42 (.92)
Playing hymn 3.19 (.62) 2.44 (.92)
Helping patient to prepare death 3.59 (.50) 2.67 (.85)
Helping recover the relationship with God 3.49 (.58) 2.66 (.86)
Helping patients to think themselves worthy 3.46 (.53) 2.90 (.79)
Helping patient to forgive 3.50 (.54) 2.49 (.84)
Presenting spiritual books or audio tapes 2.98 (.63) 1.91 (.90)
Helping to get hope for heaven 3.50 (.57) 2.78 (.86)
Helping repentance 3.30 (.62) 2.71 (2.03)

Care for the Helping family members to prepare death 3.55 (.50) 2.61 (.86)
 bereaved family Participating funeral 3.12 (.61) 2.39 (.86)
 members Giving phone call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s 3.08 (.56) 2.01 (.87)
 Giving consolation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s 3.31 (.52) 2.62 (.79)

Visiting the bereaved family members 3.05 (.58) 1.97 (.90)
Sending letters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s 3.00 (.59) 1.80 (.90)
Helping bereaved family members to participate special programs for them 3.14 (.53) 2.00 (.92)

Support for Helping preparing & operating hospice programs 3.02 (.55) 2.29 (.98)
 the hospice Helping in fund raising program 2.98 (.55) 1.98 (.76)
 program Managing equipments or facilities such as flowerbed 2.95 (.59) 2.05 (.90)

Preparing and sending newsletters 2.90 (.55) 1.88 (.93)

등, 모든 역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Table 3).

3. 상자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 요

도의 차이

  상자의 종교, 교육수 , 자원 사활동 기간에 따라 

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 지각에 차이가 있었다. 종교

에 따라서는 총 (F=3.48, P＜.05), 심리  돌  역

(F=4.11, P＜.01),  돌  역(F=5.88, P＜.01), 사별

가족 돌  역(F=2.97, P＜.05) 등과 같이, 교육 수 에 

따라서는 총 (F=2.75, P＜.05), 심리  돌  역(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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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of Importance in Areas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according to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259).

Chracter-istics Categories

Physical
care

mean (SD)
F

Psychological
care 

mean (SD)
F

Social
care

mean (SD)
F

Spritual
care

mean (SD)
F

Care for
bereav. fam
mean (SD)

F

Support for
hospice prog
mean (SD)

F

Importance
total

mean (SD)
F

Religion ① Protestant 3.18 (.50) 3.45 (.51) 3.14 (.55) 3.45 (.56) 3.22 (.52) 3.03 (.50) 3.26 (.52)
② Catholic 3.06 (.51) 3.36 (.53) 3.08 (.56) 3.39 (.57) 3.19 (.57) 2.91 (.56) 3.18 (.55)
③ Buddhist 3.11 (.48) 3.23 (.55) 3.00 (.58) 3.17 (.51) 3.00 (.53) 2.87 (.58) 3.09 (.54)
④ None, ect. 3.11 (.47) 3.40 (.54) 3.20 (.54) 3.20 (.49) 3.19 (.56) 2.88 (.58) 3.17 (.53)

2.35 4.11
† 1.30 5.88† 2.97* 1.97 3.48*

①＞③ ①, ②＞③ ①＞③ ①＞③
Education ① Elimentary 3.27 (.49) 3.39 (.48) 3.24 (.51) 3.47 (.47) 3.27 (.53) 3.16 (.48) 3.32 (.49)

② Middle 3.13 (.51) 3.29 (.57) 3.01 (.60) 3.31 (.54) 3.07 (.59) 2.93 (.59) 3.15 (.58)
③ Senior high 3.12 (.50) 3.35 (.52) 3.08 (.60) 3.35 (.52) 3.13 (.58) 2.92 (.61) 3.18 (.57)
④ College or more 3.13 (.50) 3.51 (.49) 3.17 (.55) 3.48 (.46) 3.29 (.52) 3.05 (.52) 3.28 (.51)

 .84 4.39† 2.15 (.) 2.95* 4.25† 2.41 2.75*
④＞② ④＞② ④＞② ④＞②

Duration of ① ＜6 months 3.18 (.49) 3.40 (.49) 3.15 (.56) 3.46 (.48) 3.27 (.54) 3.12 (.58) 3.28 (.52)
 voluteer ② 6 month∼1 yr 3.01 (.55) 3.28 (.54) 3.01 (.60) 3.31 (.50) 3.10 (.56) 2.93 (.59) 3.12 (.56)
 work ③ 1∼2 yrs 3.18 (.52) 3.40 (.51) 3.16 (.56) 3.40 (.49) 3.20 (.55) 2.99 (.58) 3.24 (.54)

④ 2∼3 yrs 3.06 (.50) 3.29 (.55) 3.04 (.59) 3.27 (.56) 3.12 (.60) 2.98 (.49) 3.14 (.57)
⑤ ＞3 yrs 3.19 (.49) 3.50 (.49) 3.13 (.56) 3.47 (.52) 3.22 (.55) 2.94 (.59) 3.26 (.53)

2.96 3.90† 1.23 3.13* 1.28  .96 2.72
⑤＞②, ④ ⑤＞③, ④

*P＜0.05, †P＜0.01.

4.39, P＜.01),  돌  역(F=2.95, P＜.05), 사별가족 

돌  역(F=4.25, P＜.01) 등과 같이, 자원 사활동 기

간에 따라서는 총 (F=2.72, P＜.05), 심리  돌  역

(F=3.90, P＜.01),  돌  역(F=3.13, P＜.05) 등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에 따르면 종교

에서는 기독교를 가진 사자의 요도 지각 수가 가

장 높았으며, 불교를 가진 사자의 수가 가장 낮았

다. 교육 수 에서는 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자

의 요도 지각 수가 가장 높았으며, 졸 교육을 받

은 사자의 수가 가장 낮았다. 자원 사활동 기간에

서는 3년 이상 자원 사를 한 사자의 요도 지각 

수가 가장 높았다(Table 5).

4. 상자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의 수

행도의 차이

  상자의 연령, 종교, 자원 사활동 기간 등에 따라 

자원 사자 활동 수행도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

서는 심리  돌  역(F=3.60, P＜.05),  돌  역

(F=4.80, P＜.05) 등과 같이, 종교에 따라서는 호스피스 

로그램 지원 역(F=4.20, P＜.05) 등과 같이, 자원

사활동 기간에 따라서는 총 (F=3.14, P＜.05), 심리  

돌  역(F=6.04, P＜.01), 사회  돌  역(F=3.30, P

＜.05),  돌  역(F=5.24, P＜.01) 등과 같이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에 따르면 연령에서는 60세 

이상 자원 사자가 심리 ,  돌  역에서 가장 

높은 수행도 수를, 종교에서는 종교가 없는 자원 사

자가 호스피스 로그램 지원 역에서 가장 수행도 

수가 높았다. 자원 사활동 기간에 따라서는 3년 이상 

자원 사를 한 자원 사자가 총 과 심리 ,  돌  

역에서 가장 높은 수행도 수를 나타냈다(Table 6).

고      찰

  본 연구에 참여한 호스피스자원 사자들이 지각한 

사자 활동의 요도는 평균평  4  만 에 3.09 으

로서 비교  높았으나 수행도에 있어서는 평균평  4  

만 에 2.31 으로서 부분의 활동이 가끔 수행되는 

정도로 낮았으며, 요도와 수행도에는 간 정도의 상

계(r=.487, P=.000)가 있었다. 이것은 상자들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호스피스자원 사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으로 어떤 활동의 요도에 한 인

식과 수행도를 비교할 경우, 수행도가 인식에 못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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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of Performance in Areas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according to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259).

Chracter-istics Categories

Physical
care

mean (SD)
F

Psychological
care

mean (SD)
F

Social
care

mean (SD)
F

Spritual
care

mean (SD)
F

Care for
bereav. fam
mean (SD)

F

Support for
hospice prog
mean (SD)

 F

Performance
total

mean (SD)
F

Age ① 31∼40 2.40 (.92) 2.83 (.70) 2.00 (.83) 2.44 (.85) 2.29 (.86) 2.38 (.85) 2.39 (.84)
② 41∼50 2.32 (.93) 2.83 (.71) 1.87 (.85) 2.34 (.87) 2.07 (.90) 2.00 (.92) 2.24 (.87)
③ 51∼60 2.32 (.94) 2.64 (.77) 1.96 (.84) 2.59 (.84) 2.18 (.89) 2.10 (.88) 2.34 (.87)
④ 60 or more 2.45 (.91) 2.86 (.73) 2.04 (.83) 2.77 (.80) 2.32 (.90) 2.00 (.91) 2.47 (.86)

 .79 3.60*  .74 4.80* 1.38  .63 1.73
④＞③ ④＞②

Religion ① Protestant 2.40 (.92) 2.70 (.75) 1.98 (.84) 2.62 (.82) 2.21 (.87) 2.19 (.85) 2.39 (.84)
② Catholic 2.24 (.94) 2.71 (.74) 1.85 (.86) 2.56 (.83) 2.20 (.88) 1.79 (.95) 2.28 (.87)
③ Buddhist 2.54 (.91) 2.76 (.73) 2.22 (.82) 2.69 (.80) 2.26 (.87) 2.13 (.87) 2.49 (.84)
④ None, ect. 2.07 (.95) 2.30 (.76) 1.80 (.87) 1.68 (.89) 1.54 (.92) 2.31 (.82) 1.91 (.87)

2.41  .82 2.53 2.97 1.28 4.20* 1.99
④＞②

Duration of ① ＜6 months 2.54 (.91) 2.84 (.72) 2.33 (.80) 2.78 (.80) 2.33 (.84) 2.12 (.87) 2.54 (.82)
 voluteer ② 6 month∼1 yr 2.14 (.95) 2.43 (.78) 1.75 (.89) 2.40 (.89) 2.00 (.91) 2.12 (.86) 2.17 (.88)
 work ③ 1∼2 yrs 2.35 (.93) 2.64 (.76) 1.92 (.85) 2.45 (.85) 2.14 (.89) 1.97 (.90) 2.30 (.86)

④ 2∼3 yrs 2.28 (.94) 2.59 (.77) 1.88 (.86) 2.43 (.86) 2.15 (.89) 2.02 (.89) 2.26 (.87)
⑤ ＞3 yrs 2.45 (.92) 2.88 (.71) 2.03 (.83) 2.80 (.79) 2.31 (.85) 2.08 (.88) 2.48 (.83)

2.25 6.04† 3.30* 5.24† 1.63  .24 3.14*
⑤＞②, ④ ①＞② ⑤＞③, ④ ⑤＞②, ④

*P＜0.05, †P＜0.01.

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16-18)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상자의 

수행도가 비교  낮게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호스

피스 상자가 부분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인 을 들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지 한 로 

자원 사자들의 죽음과 암이라는 질병에 한 부정

인 태도, 말기 환자 간호에 한 지식  경험 부족, 말

기 환자  가족에 한 간호 근의 어려움 등이 낮은 

수행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5-7,10,12,15). 본 

연구에서도 상자의 호스피스 자원 사 련 특성  

자원 사활동의 어려운 을 묻는 항목에서 ‘능력’과 

‘지식부족’이라는 응답이 36.3% 정도로 많아 이들에 

한 교육과 훈련이 실함을 알 수 있다.

  호스피스자원 사자가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역과 빈번하게 수행하는 역은 심리  돌  역과 

 돌  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9,10)에

서 심리 ,  서비스가 호스피스 자원 사활동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호스피스가 말기환자를 상으로 하는 만

큼 고통 에도 평안을 가지고 사후 세계에 한 소망

을 가지도록 하기 해 자원 사자들이 심리 ,  

돌 을 요하게 인식하고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14).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자원 사자의 신체  돌

의 수행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이들이 단기간 교육

을 받기는 하지만, 말기환자가 여러 종류의 수액요법을 

받거나 복잡한 치료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

히 악액질 환자인 경우에는 근이 용이 하지 않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 그러나 본 연구와 달리 호스

피스자원 사자의 활동  신체  돌 이 심리 ,  

서비스보다 더 많았다고 보고한 연구(5), 호스피스자원

사자들이 상자의 신체  돌  요구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 다고 보고한 연구(19) 등이 있어 추후 이들의 

자원 사자 활동에 한 인식과 수행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 보다 큰 표본을 상으로 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호스피스 자원 사활동의 역별 활동에서는 신체  

돌  역의 경우 ‘환자의 체 변경을 한다’는 활동이 

가장 요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환자에게 안마, 마

사지 한다’는 활동이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이는 

말기환자에 있어 체 변경이 더 요하지만 실제로는 

안마나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이 체 변경보다 더욱 용

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  돌  역에서 

‘환자에게 이ㆍ미용 사를 한다’는 활동은 높게 지각

된 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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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이 활동의 경우 특정 자격을 가진 사자만이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심리  돌  역에서는 ‘환자의 어떠한 말도 들어 

다’는 활동이 가장 요한 것으로 지각되었고, 수행

도 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분한 등(9)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말기환자의 경우 언제

나 자신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주고 외로움이나 무서움

을 이해해 주는 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2).

  사회  돌  역에서는 ‘환자가 만나기 원하는 사람

을 만날 수 있게 도와 다’는 활동이 가장 요한 것으

로 지각되었는데, 이것은 자원 사자들이 환자가 임종

이 가까워져감에 따라 미결된 인간 계  과업 처리(2)

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4). 이

에 비해 사회  돌  역  가장 높은 수행도를 보인 

활동은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 해 다’로 나타났다. 이

는 자원 사자들이 주로 환자를 돌보느라 소진된 가족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들을 신해 환자를 돌보

게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2,14). 이 역  ‘환자가 

외출 시 교통수단을 제공 한다’는 활동은 요도에 

한 지각뿐만 아니라 수행도도 가장 낮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1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특히 병원에 입

원해 있는 말기환자의 경우 환자의 악액질 상태와 여러 

가지 치료로 인해 신체  움직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이다.

   돌  역 에서는 ‘환자가 죽음을 잘 비할 

수 있도록 도와 다’는 활동이 가장 요하게 지각되었

고, ‘환자를 해 기도를 해 다’는 활동이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20)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상자의 경우 종교를 가진 사

람들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의 요성에 

한 지각과 수행도가  역에 속한 다른 활동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사별가족 돌  역 에

서는 ‘보호자가 죽음을 잘 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활동이 가장 요하게 지각되었고, ‘유가족의 슬픔을 

로해 다’는 활동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이는 선

행연구(21)에서 보고된 로 호스피스자원 사자들이 

환자 뿐 만 아니라 가족을 한 간호도 요하게 인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의 사별은 남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  뿐만 아니

라 남은 가족에게 오랫동안 그 사람이 없는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군가의 도움이 실하다. 이러

한 경우 자원 사자는 유가족과 아무런 거리낌이나 편

견 없이 고인과 련된 이야기를 나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의 회복에 큰 도움을  수 있다(14). 이 역 , 

특히 유가족 방문과 련된 활동의 수행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별가족 돌  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자

원 사자만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자의 특성 에는 연령, 종교, 교육수 , 자원

사활동 기간 등에 따라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에 한 지각과 수행도가 체  혹은 일부 역에

서 다르게 나타났다. 상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자원

사활동의 수행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60세 이상 자원

사자들에게서 심리    돌  역의 수행도가 가

장 높았다. 이는 고령의 자원 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육

체 으로 힘든 활동보다 축 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심리 ,  돌 이 더 용이하기 때문

에 이에 집 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종교나 종교  사

명은 호스피스 자원 사 활동의 주요 동기가 되는 것으

로 선행연구(9)에서도 자원 사자의 종교에 따라 자원

사활동에 한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자원 사자의 교육 수 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자원

사활동에 한 요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는 고학력의 사자가 자원 사자 활동

에 한 교육  훈련을 더욱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Derek(22)은 호스피스ㆍ완화의

료 자원 사자들이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

키기 해서는 반복 인 교육과 훈련이 요함을 강조

하 는데, Baek(10)의 연구는 교육훈련 로그램이 자원 

사자들의 실제 사활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 밝힌바 있다. 

  자원 사활동 기간에 있어서는 길수록 자원 사자 

활동에 한 요도 지각과 수행도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9)에서 자원 사활동 기간이 길고, 경험이 많

을수록 활동 수행도 많아진 결과와 동일하다. 특히 자

원 사활동 기간에 따라 심리 ,  돌  활동의 수

행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환자가 살아온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도록 도우며 사별가

족을 로하고 돕는 일은 사자의 인격  성숙과 함께 

고도의 인간 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해서는 실제  경험의 축 이 요하다는 사실을 반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호스피스 자원 사활동이 주로 병원을 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우리 실에서 우수한 자원 사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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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양  확 와 질  보완, 

자원 사자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다는 지 (23)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자원 사자를 한 교

육  훈련 로그램 개발  이들의 효율  리에도 

활용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자

원 사자의 역할과 기능에 한 기 교육 자료  계속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호스피스자원

사자를 한 활동 지침  평가기  마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자원 사자가 지각한 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  수행도를 악하고자 수행된 조사연

구이다. 연구 상은 구,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

개 종합병원의 호스피스병동  호스피스 에서 활동

하고 있는 자원 사자 259명이다. 자원 사자 활동에 

한 요도 지각  수행도 자료수집을 해서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  호스피스자원 사자 면담을 통

해 작성한 호스피스자원 사자 활동목록을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서

술통계, ANOVA와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등으로 분석 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스피스자원 사자가 지각한 자

원 사자 활동의 요도는 비교  높은 편이었으나 수

행도는 이에 비해 낮았으며, 이들 간에는 간 정도의 

상 계가 있었다. 상자의 특성 에는 연령, 종교, 

교육수 , 자원 사활동 기간 등에 따라서 체 혹은 

일부 역의 자원 사자 활동에 한 요도 지각과 활

동 수행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호스피스자원 사

자에 한 교육  훈련에는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에 한 

효율 인 리를 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호스피스자원 사자의 

활동에 한 사자 자신의 지각과 수행에 향을 미치

는 사자의 심리, 사회  요인에 한 연구와 호스피

스자원 사자들의 자신의 활동에 한 만족도  련 

요인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요      약

  목 : 본 연구는 호스피스자원 사자가 지각한 자원

사자 활동의 요도  수행도를 악하고자 수행되

었다.

  방법: 연구 상은 구와 경북지역 소재 6개 종합병원

의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 사자 259명이다. 상자가 지각한 자원 사자 활

동에 한 요도  수행도 조사를 해 문헌고찰  

호스피스자원 사자 면담을 기 로 작성된 호스피스자

원 사자 활동 목록이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One-way ANOVA

와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등으로 분석 하 다.

  결과: 호스피스자원 사자가 지각한 자원 사활동 

요도의 평균은 3.09 , 수행도는 2.31 으로서 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상 으로 낮았다. 상자가 지각한 자

원 사자 활동의 요도와 수행도에는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r=.487, P=.000). 상자의 종교, 교육수  

 자원 사활동 기간에 따라 자원 사자 활동에 한 

요도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연령, 

종교  자원 사활동 기간에 따라 자원 사활동 수행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호스피스자원 사자가 지각한 자원 사자 활동

의 요도는 높은 수 이었으나 수행도는 여기에 미치

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자원 사자의 특성이 호스피

스자원 사자 활동에 한 요도 지각과 수행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

의 결과는 호스피스자원 사자 교육 로그램 개발 시

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사자

에 한 효율  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심단어: 호스피스, 자원 사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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