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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족의 부담이던 부양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 인

식이 변화하면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하여 저소득층 대상이던 제도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Kang, Lee, Lim, Joo & Bae, 2019).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급여 종류

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5%는 재가급여를 이용 중이며(Kang et 

al., 2019),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

는데 이 중에서 14.5%의 노인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19).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건강유지 

및 회복이며(Park, 2007),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강
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여 시설

입소를 방지하거나 지연하도록 하고(Park, 2007), 주야

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부양자들의 심신건강을 유지하

고 부양활동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Kim, 2016). 주야간보호시설은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아니기에 대부분 인건비 절

약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담당자로 두고 있

고(Kim, 2016), 활력징후, 체중, 혈당 등의 건강측정 

및 건강상담․교육, 응급처치 정도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수준이다(Kim, 2016). 하지만 주야

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

고 있고 약물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건강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Park, 2007).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을 가져오고(Resnick, Galik, & 

Boltz, 2013)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강태의 악화는 점차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불편함을 겪는다(Kim & 

Lee, 2010). 노인의 신체활동은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Kistler 

et al., 2017), 노인의 일상행활수행능력은 자존감과 독

립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Resnick, Gal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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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z, 2013)으로 강조된 바 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

활수행능력의 중요성을 다룬 선행연구(Kim & Lee, 

2010)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노인의 독립정도는 

삶의 질에 만족감과 연관성이 높음을 나타냈으며 특히, 

장기요양시설 간호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Lee, Jo, & Jang, 2009)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야간보호시

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

한 신체적 능력 저하 및 시설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신체활동성이 더욱 감소하며(Baek & Choi, 2008), 기

존의 신체적 잔존능력이 퇴화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Kistler et al., 2017),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의 일상생

활수행능력을 유지․증진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돕

기 위한 간호서비스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한

편, 노인의 일상생활수행의 의존도는 부양자의 부양부

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Kistler et al., 2017), 

주부양자는 주로 노인을 직접 돌보고 책임지는 자녀 및 

배우자 등을 일컫는다(Yoon & Ryu, 2007). 주야간보

호이용시설 노인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부양

자에게 있어 돌보는 노인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수행

능력 정도는 부양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Yoon 

& Ryu, 2007), 이러한 주부양자들의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요구도 또한 살펴봐야 할 요인 중 하나이다. 

즉, 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가 가정에서 노인 만성질환

자의 질병을 관리하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장

기간의 돌봄이 필요함(Baek & Choi, 2008)에 따라 효

율적인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 측면의 서비스뿐 아

니라 주부양자가 노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간호 서비스

를 제공함이 필요하고(Baek & Choi, 2008), 이를 위

해 주부양자가 노인 건강관리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

인지 확인하는 간호요구도 조사는 중요하다하겠다.

간호요구도란 환자가 갖게 되는 건강상의 문제와 관

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뜻하며(Naess, Kirkevold, 

Hammer, Straand, & Wyller, 2017), 생애주기 과정 

중 노인들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른 간호요구도는 특히 

높을 수 밖에 없다(Baek & Choi, 2008). 그러나 주야

간보호시설 노인과 주부양자들의 간호요구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주로 시설 만족도(Kim, 2006; Lim & 

Park, 2010)에 관한 연구에 그쳐 주야간보호시설을 이

용하는 노인 및 주부양자들의 간호요구도와 관련된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들

의 일상생활능력은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Lim, 

2003), 잔존기능 퇴행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Kistler et al., 2017). 선행연구(Lim, 2003)에서도 노

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스로의 일상생활능력이 감소

하여 주부양자는 노인을 돌봐 줄 사람이나 시설과 같은 

기관을 필요로 하고, 노인 또한 간호요구가 높음을 보

고하고 있다(Baek & Choi, 2008).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과 달리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은 가정과 시설을 왕래하며 생활하므로 노인의 간

호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Kim, 2000), 가정에

서 노인의 건강관리 및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주부

양자가 어떤 간호요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통합적인 간호제공을 위

해 주부양자와 노인의 간호요구가 어느 정도 인식차이

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수급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Yoo, 2012), 이는 주야간보호시설 간호서비스

의 질 관리 및 서비스 만족도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Kim, Lee, & Sok, 2009). 

이에 본 연구는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

행능력과 노인 및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하여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과 주부양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관리 수

준을 높이고 확대하여 향후 주야간보호시설의 효과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상

생활수행능력과 노인 및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주부양자의 일반

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

력을 파악한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주부양자의 간호

요구도 차이를 파악한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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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의 일상

생활수행능력과 노인 및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와 G시에 소재한 3개의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 및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노인

은 65세 이상으로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이면서 언

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노인이 설문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는 상

태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주부양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을 돌보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돌봄자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 목적을 이

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

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3.1.9.4를 사용하였

고, 주야간보호시설 노인과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가 미비하여 통상적으로 간호학에서 상용되는 효

과크기 연구(Kang, Yeon, & Han, 2015)를 바탕으로 

효과크기 0.25를 설정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기준 효과

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적정 표본 수

는 120부가 산출되었으며, 응답자의 탈락율 약20%를 

고려하여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 및 주부양자 15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응답자는 노인98명, 주부

양자 45명으로 노인에 비해 주부양자의 응답률이 낮았

다. 그러나 설문 조사의 응답률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의 대표성과 강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응답률 

자체보다는 조사의 대표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Johnson, & Wislar, 2012). 본 연구 대상자는 주야

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주부양자로 서로 부양 

및 돌봄의 관계에 있고, 응답자들의 동질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표본의 대표성에 중요한 요소를 만족하는 것

(Kim, 2005)으로 간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부양자와 

노인의 응답률 격차가 큰 것에 대한 연구결과의 편향이 

우려되어(Johnson, & Wislar, 2012) 노인 및 주부양

자 관계에 있는 응답자 각 45명을 최종 분석 자료에 사

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노인과 주부양자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 장기요양등

급, 노인과 주부양자의 관계, 노인이 투약중인 약물 갯

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기간에 대해 조사하였고, 노인

과 주부양자의 각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 배

우자 유무,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주부양자는 

노인 돌봄기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였다.

2)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은 Katz, Ford, Moskowitz, 

Jackson과 Jaffe(1963)가 개발한 Katz's Index를 Won 

등(2002)이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이나 문화에 맞도록 수

정·보완한 한국형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 도구(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양치질하기‧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이부자리에서 일어

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

기 총 7문항으로 각 문항은 ‘독립적 수행’ 1점, ‘부분적 

도움 필요함’ 2점, ‘완전한 도움 필요함’ 3점으로 구성

된 3점 척도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범위는 최소 7

점에서 최고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

능력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관찰자 보고형으로 

Won 등(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노인의 Cronbach’s α는 .71이었다. 

3)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 측정은 Lee 등(2001)이 장기요양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퇴원을 앞둔 노인 입원환자를 대

상으로 퇴원 후 간호요구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간호정보요구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Lee 등(2001)이 개발한 간호요구도 측정 도구

가 4점척도, 총 48문항으로 문항 수가 너무 많아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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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을 유도하는데 무리가 있어 Kim(2017)이 19문

항을 삭제하여 수정 ․보완하고, Pyeon(2016)이 3점척

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요구도 

측정도구는 3개 영역 총 29개 문항으로 신체적 간호요

구(13문항), 심리․사회적 간호요구(11문항), 간호정보 

요구(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여 ‘필요 없다’ 1점,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2점, ‘필요하다’ 3점으로 총 간호요구도 점수의 범위는 

최저 29점에서 최고 87점, 신체적 간호요구의 점수범

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39점, 심리․사회적 간호요구

의 점수범위는 최저 11점에서 33점, 간호정보요구의 

점수범위는 최저5점에서 15점이다. 합산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Pyeon(2016)의 Cronbach’s α는 .88이였고, 본 연구

에서 노인의 Cronbach’s α는 .90, 주부양자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I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IRB No. 2021-07-020-002) 주야간보호시설 총 3곳

을 대상으로 사전에 방문허락을 구하고 연구담당자가 

직접 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10월 29일

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로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 

보고식, 관찰자 보고형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

료수집은 장기요양시설 경력이 5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에게 연구 설명문·동의서·설문지를 바탕으로 1회 대면, 

1회유선 교육 후 노인 대상자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노인 대상자 자료수집은 본 연구조사를 위해 훈련받은 

사회복지사가 3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 자유 활동시

간에 대면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

해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필요시 설문

지 응답에 표기방법과 설문지 질문읽기에 관해서만 도

움을 주었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연구에 참여

한 주부양자가 돌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해 

훈련받은 사회복지사가 노인에게 일상생활수행능력 항

목에 대해 직접 시행하게 하고, 시설 직원에게 지난 2

주간 노인의 상태를 물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였

다. 주부양자 자료 수집은 연구 설명문을 노인 송영 시 

가정으로 발송 후 본 연구의 담당자가 유선 상으로 주

부양자에게 본 연구에 관해 설명 후 동의한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부양자용 설문지와 연구동의서

는 회수용 봉투에 봉인하여 노인 송영 시 가정으로 발

송하고 일주일 기간을 두고 회수용 봉투에 밀봉하여 다

시 회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 및 주부양자에게 본 

연구 참여 중에 불쾌한 감정이 생기거나 원하지 않을 

시 언제라도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주부양자의 일반

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

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범위, 최소값, 

최대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주부양자의 간호

요구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

력과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노인 및 주부양자의 일반적인 특성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은 ‘4등급’이 66.4%로 가장 많

았으며, 주부양자 및 노인의 관계는 ‘자녀’가 71.1%, 

노인이 투약중인 약물 갯수는 ‘2-3개’가 48.9%로 가장 

많았고, 주야간보호시설 이용기간은 ‘1-2년’이 31.1%

로 가장 많았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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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나이는 ‘80-89세’가 46.7%로 가장 많았고, 종

교는 ‘있다’가 73.3%였다. 배우자는 ‘없다’가 55.6%였

고, 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55.6%였

다. 주부양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성이 62.2%였고, 나

이는 ‘50-59세’가 51.2%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있

다’가 60%였다. 주부양자의 배우자는 ‘있다’가 64.4%, 

주부양자가 인지하는 돌보는 노인의 건강상태는 ‘나쁘

다’가 77.7%, 노인 돌봄기간은 ‘1-2년’이 51.1%로 가

장 많았다(Table 1). 

2.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전체문항 평균 11.78±2.54점

으로 나타났다. 하위항목별 문항점수는 목욕 또는 샤워

하기가 2.09±0.60점으로 일상생활수행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옷 갈아입기 1.82±0.65점, 세수하기‧양치질하

기‧머리감기 1.71±0.59점,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1.58± 0.62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노인과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 차이

노인 및 주부양자의 총 간호요구도는 노인 2.18±0.34

점, 주부양자2.24±0.40점으로 주부양자가 인지하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Caregivers  (N=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lderly (n=45) Caregivers (n=45)

n (%) n (%)

Long-term care grade of elderly

3 13(28.9)

4 29(64.4)

5 3(6.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and caregives

Spouse 11(24.5)

Children 32(71.1)

Other 2(4.4)

Medication of elderly
(number)

≤1 6(13.3)

2-3 22(48.9)

≥4 17(37.8)

Period of use of day and night care 
center 
(year)

<1 15(33.3)

1-2 21(46.7)

≥3 9(20.0)

Age
(year)

40-49 6(13.3)

50-59 23(51.2)

60-69 10(22.2)

≥70 6(13.3)

≤69 2(4.4)

70-79 17(37.8)

80-89 21(46.7)

≥90 5(11.1)

Religion
Yes 33(73.3) 27(60.0)

No 12(26.7) 18(40.0)

Spouse
Yes 20(44.4) 29(64.4)

No 25(55.6) 16(35.6)

Elderly health status

Poor 25(55.5) 35(77.7)

Moderate 12(26.7) 7(15.6)

Good 8(17.8) 3(6.7)

Elderly care period
(year)

＜1 10(22.2)

1-2 23(51.1)

≥3 12(26.7)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6권 제2호●

258

총 간호요구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영역별로는 심리․사회적 간호요구도 평균이 

노인 2.14±0.42점, 주부양자 2.23±0.53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1.872, p=.042), 간호

정보요구도 평균은 노인 2.16±0.37점, 주부양자 

2.28±0.4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1.905, p=.045). 노인의 영역별 간호요구도 선호도

를 살펴보면 간호정보요구도가 2.16±0.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사회적 간호요구도 2.14±0.42점, 신체적 

간호요구도 2.12±0.41점 순이었다. 주부양자는 간호

정보요구도가 2.28±0.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사
회적 간호요구도 2.23±0.53점, 신체적 간호요구도 

2.07±0.53점 순으로 노인과 주부양자의 영역별 간호

요구 선호도는 동일한 순이었다(Table 3).

4.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주부양자 간호요구

도 간의 상관관계 

주부양자의 총 간호요구도는 신체적 간호요구도

(r=.31, p=.037)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총  

간호요구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주부양자의 신체적 간호요구도는 심리․사회적 

간호요구도(r=.64, p<.001), 간호정보요구도(r=.72, 

p<.001),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r=.36, p=.014)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부양자

의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간호요

구, 간호정보요구,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존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부양자의 심리․사회적 간호

요구도와 간호정보요구도(r=.65, p<.001)가 양의 상관

관계로 이는 주부양자의 심리․사회적 간호요구가 높을

수록 간호정보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과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노인 및 주부양자

의 간호요구도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노인 및 주부양자의 영역별 간호요구도에 대한 인식

Table 2.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Elderly (N=45)

Characteristics Mean±SD Range Min Max

Activities of daily living 11.78±2.54 7~21 8 19

Changing clothes 1.82±0.65 1~3 1 3

Washing up, Shampoo, Brushing teeth 1.71±0.59 1~3 1 3

Take a bath or shower 2.09±0.60 1~3 1 3

Eating prepared food 1.58±0.62 1~3 1 3

Getting up and go out the room 1.51±0.59 1~3 1 3

Using the toilet 1.51±0.59 1~3 1 3

Controlling urine and feces 1.56±0.62 1~3 1 3

Table 3. Nursing Needs Elderly and Caregivers (N=90)

Characteristics
Elderly (n=45) Caregivers (n=45)

t(p)
Mean±SD Range Min Max Mean±SD Range Min Max

Total nursing needs 2.18±0.34 13 1 3 2.24±0.40 13 1 3
-0.905 
(.325)

Physical 
nursing needs

2.12±0.41 13 1 3 2.07±0.53 13 1 3
0.394 
(.641)

Psychological 
nursing needs

2.14±0.42 13 1 3 2.23±0.53 13 1 3
-1.872 
(.042)

Information 
nursing needs

2.16±0.37 13 1 3 2.28±0.41 13 1 3
-1.90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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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심리사회적 간호요구도, 간호정보요구가 노인에 

비해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은 시설노인의 주부양자에 비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

하는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높고(Lim & Park, 2010), 

가정에서 노인의 건강관리가 주부양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주부양자가 가정

에서 노인을 돌보며 신체적 수발, 가사, 경제활동 등 부

양과정에서 오는 많은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며

(Lim & Park, 2010), 노인과 같이 지내면서 돌봄을 

해야 하는 직접적인 가족 부양자는 돌봄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

다(Ryu, Yum, Oh, Lee, & Kim, 2018)고 보고되었

다. 따라서 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은 가정에서 주부양자

가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 필요한 간호정보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사정하고, 어려움

이 심한 대상자는 사례관리를 통해 타부서와 협력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더불어 노인

을 부양하는 주부양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노인과 주부양자의 모두 간호정보요구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2009)의 연구에서도 간호지

식에 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

이다. 특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대상자들

은 시설에 상주하는 노인과는 달리 매일 시설과 가정을 

왕래하므로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간호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 노

인 대상자의 86.7%가 2개 이상 약물을 투약하고 있는 

환자로, 만성질환 재가노인에게 자가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한 후 입원, 응급실 방문 등 의료서비스 감소를 

보였다는 선행연구(Baek & Choi, 2008)를 미루어 볼 

때,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질병관리, 투약 약물 

등에 관한 간호정보는 가정에서 주부양자 및 노인이 자

가 질환관리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에 주야간보호시설 간호인력은 노인 및 주부양자가 요

구하는 간호정보에 대해 교육자료 배부 또는 건강상담 ․
교육 등을 통해 간호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

에서 ‘목욕하기’가 가장 의존성이 높은 것은 Won 등

(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은 옷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이동하기 등 실

제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동작으로 목욕이나 샤

워의 경우 다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비해 많은 움직임

을 필요로 하며, 이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나 

뇌졸중과 같은 질병의 상태도 영향이 있는 것(Kim, 

2009)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은 한정

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운동에 제약이 있고(Park, 2007), 

특히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저하된 노인은 직접적인 신체

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별적인 기능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리

치료사 및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동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주야간보호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동작기능이 퇴행 혹은 퇴화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존도가 높을수록 주부양

자의 신체적 간호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복지관 노인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Nursing Needs of Caregivers and ADL of Elderly (N=90)

Variables

Nursing needs
ADL

Total Physical Psycholog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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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sing needs Total 1

Physical .31(.037) 1

Psychological -.04(.786) .64(<.001) 1

Information .22(.143) .72(<.001) .65(<.001) 1

ADL* .20(.189) .36(.014) .050(.763) .12(.449) 1
*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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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Baek(2013)의 연구에

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요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돌봄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istler et al., 2017). 즉,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존도가 높은 노인을 돌보는 주부양

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가장 직접적이고 생활에 필요한 

신체적 간호요구(Baek, 2013)이고, 이에 따른 총 간호

요구에 포함된 심리사회적, 간호정보요구 또한 높아지

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수행능력

이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고(Baek & Choi, 2008), 이

동이나 운동과 같은 확장적인 활동이 제한된 틀에 맞춰 

살다보니 더욱 이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활동의 제한

성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노

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적 간호 외에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이동도움이나 목욕 등과 같은 활동도움은 방문

요양, 방문목욕 등의 통합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함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주부양자의 총 간호요구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높고,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높을

수록 심리사회적 간호요구, 간호정보요구가 높았으며 

심리사회적 간호요구가 높을수록 간호정보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2009)과 Baek(2013)의 연구에서 

신체적 요구는 의사소통 및 건강지식에 대한 요구, 심

리적 요구, 영적요구 간에 연관성을 보여주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적 간호요구도, 심리

사회적 간호요구도, 간호정보요구도가 서로 밀접한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야간보

호시설의 간호인력은 노인의 간호계획 수립 시 일상생

활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노인 및 주부양자의 신체적 간호요구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간호정보 측면의 요구를 반영함(Kim, 

2009)이 필요하다. 이에 주야간보호시설의 간호인력은 

노인 및 주부양자에게 영역별 간호요구에 관한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노인 및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대상자

의 건강상태를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이고 효과

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야간보호시설은 노인과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에 맞는 개별적 간호서비스를 제

공하기에 물리적, 업무환경적 제한이 있고, 간호사가 아

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전문성 있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 대

상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중 주부양자가 

연구에 참여한 노인 대상자에 한정하여 자료분석을 실

시하였으므로 적정 표본 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주부양자와 주부양자가 직접 돌보는 노

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호요구도의 관계를 확인하

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상당한 제한점을 가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주야간보호시설의 간호서

비스에 관한 심층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지속되면 효

과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일상

생활수행능력과 노인 및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이며, 노인 및 주부양자에게 효

과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주부양자가 노인보다 심리

적, 간호정보요구에서 간호요구도 인식이 높았고, 영역

별 간호요구도는 노인과 주부양자 모두 간호정보요구를 

가장 필요로 하였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존도

가 높을수록 주부양자의 신체적 간호요구도 높았고, 주

부양자의 신체적 간호요구는 총 간호요구 및 영역별 간

호요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존도가 높은 노인은 주부양자의 신

체적 간호요구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주부양자의 

돌봄부담이 높을 수 있으므로 주야간보호시설 간호인력

은 신체적 간호요구가 높은 가정에서 주부양자가 수행

할 수 있는 수준의 간호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간호에만 치중하기보다 

노인과 주부양자의 심리사회적, 간호정보영역의 간호요

구도에 따른 중재도 함께 고려하되, 특히 간호정보요구

에 대한 중재를 강화함으로써 노인 및 주부양자의 통합

적인 간호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노인 및 주부양자의 간호요구도 조사●

261

야간보호시설 간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

다. 둘째,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노인보다 주부양자의 간

호요구도가 높으므로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질적인 후속연구를 제언한

다. 셋째, 노인 및 주부양자 모두 간호정보요구도가 가

장 높으므로 간호정보에 초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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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the Elderly Using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and the Nursing Needs of the Elderly and their 

Caregivers 

Kim, NaEun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Inje University)

Park, NamHee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 Inj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the elderly in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and the nursing needs of the elderly and caregiver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0 elderly people and their caregivers, who lived in B and G cities used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25.0 program. 

Results: Caregivers have a higher awareness of nursing needs than the elderly. Both the elderly 

and their caregivers had the highest informational nursing requiremen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the elderly and physical nursing needs of 

caregivers, and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 nursing needs in each area.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should provide customized 

nursing services by assessing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the elderly and the nursing needs of 

the elderly and caregivers by area before establishing a nursing plan. This will enable them to 

provide effective nursing services for elderly people. In addition, we propose research to 

develop a nursing inform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and caregivers.

Key words : Aged, Activities of daily living, Caregivers, Nursing, Needs Asse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