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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50만 명

으로 전체 인구의 18.4%이며 2024년에는 1,000만명이 넘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

측되고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3).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 중 만성질

환을 앓고 있는 자가 84.0%,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자도 12.2%로 기능적, 신체적, 인지심리적, 사회적 상태

가 저하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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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재택간호 취업의도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그런데 노인의 56.5%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재가서비스

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

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Lee et al, 2020; Minis-

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그 중에서 복합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를 가지고 집에서 머물러 있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

활하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

택의료 제공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재택

의료 제공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재택간호 확대 방

안 모색은 노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Kang, Lee, Lim, Joo, & Bae, 2019; Drennan, Drennan, 

Calestani, Ross, Saunders, & West, 2018)

재택간호는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 등 대상자에게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 및 독립적 판단에 따라 건강관찰, 간

호처치, 교육 및 상담, 의뢰 및 연계 등을 제공하는 보건의료서

비스의 주요 영역이다. 재택간호 서비스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익숙한 집에서 간호사와 긴 히 상호작용하면서 전문간호서비

스 제공,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건강상태 변화를 조기 발견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후송함으로써 재가 생활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15; Popejoy et al, 2015). 또한 재택간호는 의료기관 

외래방문과 입원빈도를 줄이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개선 

및 의료비 절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서비스이다(Ergin, 

Akin, & Kocoglu-Tanyer, 2022; Lee & Kwak, 2016; Popejoy 

et al, 2016). 따라서 중증화된 건강문제를 가진 노인의 재택간

호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화된 재택간호서비스 제공 방안 정립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서

비스 제공인력인 재택 간호사 확보 및 유지가 필수적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재택간호는 보건소 방문간호, 의료기관 기반 가

정간호,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가 법적 기반을 가지고 제공되

며, 그 외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장애

인 주치의 등 각종 시범사업에도 주요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재택간호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으나 재택간호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대상자의 집에서 

다른 전문인력과 협력적 관계없이 개인 혼자서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맡겨져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건강문제와 예측할 수 없

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는 크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비교할 때 임금수준은 낮고 이직

률이 높은 열악한 간호사 활동 분야이다(Hokkaido Nursing 

Association, 2021; Shin et al., 2022).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

우 재택간호사 확보를 위해 재택간호 전문교육 체계 강화, 미경

험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체계 마련, 탄력근무체계를 통한 

효율적 간호사 활용, 정보화 활용을 통한 업무량 감소, 조직 문

화 개선, 젊은층 신규 간호사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Drennan et al., 2018; Maruyama, Kashiwagi, 

& Kanoya, 2018). 그 중 재택간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고, 

선입관은 비교적 적으며 재택간호 직무 역량에 대한 습득력이 

빠른 젊은 신졸 간호사 유입 방안이 일본에서는 재택간호 인력 

확보 방안으로써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Hokkaido Nursing 

Association, 2021; Maruyama, Kashiwagi, & Kanoya, 2018). 

한편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경우 취업이 안정적으로 보장

되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있고 간호대학 입학과 동시

에 대체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진로를 결정함으로

써 재택간호 분야 등 다양한 진로 분야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Jo, 2014). 또한 재택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기

술과 지식은 급만성기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역량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으나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주로 의료기관에 입원

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중심 간호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위

주로 편성되어 있어 재택간호 관련 전반적 이해와 취업 분야로

써 정보 제공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Cho et al., 2017). 지금

까지의 재택간호 관련 연구도 주로 재택간호 영역에서 제공되

는 서비스 내용, 이용 현황 및 효과평가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간호대학생의 재택간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취업의도를 분석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Kim & Lee, 2015; Lee & Kwak, 

2016). 더구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직업평가기준

을 파악하고 졸업 이후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 지각된 장애요

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한다면 만족된 취업 분야 선택과 간호사

로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재택간

호 취업의도와 직업평가기준 및 진로장벽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택간호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재택간호 취업의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취업의도에 관련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향후 

재택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재택간호 취업의도를 파악

하고 일반적 특성별 재택간호 취업의도 차이를 분석한다. 

 간호대학생의 재택간호 인식 및 미래 취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재택간호 취업의도 차이를 분석한다. 

 간호대학생의 직업평가기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재

택간호 취업의도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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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재

택간호 취업의도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택간호 

분야 취업의도와 취업의도에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에서 재택간호 이론 

및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먼저 해당 

간호학과에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 협

조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간호

대학생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설문조사 URL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동의한 자로만 선정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234명이었으나 불완전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전체 231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

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

인원은 220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였고,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다.

3. 연구도구

1) 재택간호 관련 인식 및 미래 취업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간호대학생 취업의도 및 재택간호 관

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간호

학과 교수 2인으로부터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받아 문항을 

수정한 후에 연구도구로 최종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재택간호 관련 인식(재택간호 인지도, 관심도, 재택간호에 대

한 이미지, 재택간호 이론 및 실습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미래 취업에 대한 인식(졸업 후 첫 취업 분야, 이직 후 취업 분

야, 재택간호 분야 취업의도, 재택간호 분야 취업 시기)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2) 직업평가기준

직업평가기준은 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의 기능수준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업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Bang과 Cho (2008)가 수정 ‧
보완한 총 1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이 직업 평가 시 그 항

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Bang과 Cho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5였다.

3) 진로장벽

개인의 진로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혹은 환경 안에 존재

하는 사건이나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Tak과 Lee (2001)가 개

발한 ‘직업결정장애검사’ 도구의 총 24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직업이 장래성,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무엇

인지 모르는 ‘직업정보 부족’ 6문항, 자신의 흥미나 능력을 정

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명확성 부족’ 4문항, 매사 소극적이

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으로 인해 직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유부단한 성격’ 4문항, 현 시점에서 직업선택이나 결정

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필요성 인식부족’ 4문항, 

자신이 바라는 직업에 대한 부모님 반대 및 좋지 않은 주변 인

식 ‘외적 장벽’ 4문항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2문항

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이 진로장애를 높게 인식함

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인 Cronbach’s ⍺ 값은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4)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성별, 연령, 경제수준, 

종교, 주관적 건강수준, 학년, 성적, 전공 만족도, 취업준비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웹페이지 링크를 삽입한 연구대

상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 보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연구참여 동의서

를 읽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당 링크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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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여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앞

서 본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확인 여

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구성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것으로 

체크한 경우에만 이후 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또한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고 온라인 설문조

사 도중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에 

끝까지 성실히 응답한 참여자에게는 연구참여에 대한 사례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0.0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택

간호 관련 인식, 미래 취업에 대한 인식, 직업평가기준, 진로장

벽의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택간호 관련 

인식, 미래 취업에 대한 인식, 직업평가기준, 진로장벽과 재택 

취업의도의 차이는 t-test와 x2 test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재택간호 취업의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 분

포는 여성이 83.5%였고, 평균 연령은 23.22세이었으며, 종교

는 없는 경우가 63.9%로 종교가 있는 경우 36.1% 보다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인 경우가 80.3%로 가장 많았고, 주관적 건강상

태는 보통 57.4%, 좋은 편 31.7%, 나쁜 편 10.9%였다. 학년별 

분포는 3학년 54.6%, 4학년 45.4%였고, 전공만족도는 만족하

는 편이 64.3%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 

43.0%, 부족한 편 41.8%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미래 재택간호 분야 취업의도가 있는 경우는 

26.8%였고 재택간호 취업 시기로는 10년 이후가 41.9%, 졸업 

이후 바로는 0.0%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택간호 취업의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로는 재택간호 취업의도

가 있는 경우 남자(24.2%), 여자(75.8%), 취업 의도가 없는 경

우 남자(13.6%), 여자(8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x2=3.70, p=.055). 또한, 연구대상자의 연령군(x2=0.31, 

p=.578), 종교유무(x2=0.09, p=.759), 경제상태(x2=0.20, p= 

.904), 지각된 건강수준(x2=3.02, p=.221)와 학년(x2=0.15, p= 

.697.), 성적(x2=0.91, p=.634), 전공만족도(1.37, p=.505), 취

업준비도(x2=0.94, p=.626)에 따른 재택간호 취업의도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게 나타났다(Table 2). 

3. 재택간호 관련 인식과 미래 취업에 대한 인식에 따른 

재택간호 취업의도

연구대상자 중 재택간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

우 35.5%, 잘 모른다는 경우 25.5%보다 많았고, 재택간호에 대

해 관심이 있는 경우는 38.1%로 관심이 없는 경우 32.0%보다 

많았으며, 재택간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72.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93 (83.5)
 38 (16.5)

Age (year) 23.22±4.23

Religion Yes
No

 83 (36.1)
147 (63.9)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2 (9.6)
184 (80.3)
 23 (10.0)

Self-rated health 
status

High
Middle
Low

 73 (31.7)
132 (57.4)
 25 (10.9)

School grade 3rd
4th

125 (54.6)
104 (45.4)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38 (16.8)
155 (68.6)
 33 (14.6)

Major satisfaction Bad
Moderate
Good

18 (7.9)
 64 (27.8)
148 (64.3)

Job preparation Not ready
Neutral
Completely ready

 96 (41.8)
 99 (43.0)
 35 (15.2)

Intention of working as 
home-visiting nurse 

With intention
No intention

 62 (26.8)
169 (72.2)

When to work 
home-visiting 
nursing (year)

Right after graduation
1~3
3~5
5~10
≤10 

 0 (0.0)
 5 (8.1)

 16 (25.8)
 15 (24.2)
 26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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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0.9%보다 많았다. 한편 재택간

호 이론교육이 충분하다는 경우 16.9%, 실습교육이 충분하다

는 경우 19.5%였고, 재택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인이 있는 

경우 24.7%, 재택간호사 지인이 있는 경우 9.5%였다. 대상자

의 졸업 후 취업 분야로는 의료기관이 89.2%, 첫 직장 근무 기

간은 3년 미만 55.4%, 첫 직장 이후 이직 분야는 비의료기관 

5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간호 인식 및 미래 취업 관련 인식과 재택간호 취업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택간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인

식하는 경우(x2=10.75, p=.005), 재택간호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x2=70.56, p=.000.), 재택간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x2=12.04, p=.002)는 재택간호 취업의도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4. 직업평가기준에 따른 재택간호 취업의도

재택간호 취업의도가 있는 군의 직업평가기준으로는 직장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M=4.69, SD=0.59), 안정적 

직업(M=4.56, SD=0.53),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M=4.47, SD= 

0.74), 높은 임금(M=4.24, SD=0.76) 순으로, 취업의도가 없는 

대상자는 직장 분위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M=4.58, SD= 

0.69), 안정적 직업(M=4.55, SD=0.61), 높은 임금(M=4.46, 

SD=0.64),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M=4.36, SD=0.7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평가기준 총 14개 항목 중에서 재택간호 취업의도와 관

련되는 요인으로 통계적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5. 진로장벽에 따른 재택간호 취업의도

연구대상자의 진로장벽 총점은 재택간호 취업의도가 있는 군

(M=2.24, SD=0.56)과 취업의도가 없는 군(M=2.21, SD=0.63)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t=0.32, p=.751). 

진로장벽 요인 하부 영역에서 재택간호 취업의도가 있는 군과 

Table 2. Intention to Work as Home-visit Nurse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Intention

x2 pHave Not have Total

n (%) n (%) n (%)

Gender Female
Male

 7 (75.8)
15 (24.2)

146 (86.4)
 23 (13.6)

193 (83.5)
 38 (16.5)

3.70  .055

Age (year) ＜24
≥24

49 (79.0)
13 (21.0)

139 (82.2)
 30 (17.8)

188 (81.4)
 43 (18.6)

0.31 .578

Religion Yes
No

23 (37.7)
 8 (62.3)

 60 (35.5)
109 (64.5)

 83 (36.1)
147 (63.9)

0.09  .759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6 (9.8)
 8 (78.7)
 7 (11.5)

16 (9.5)
136 (81.0)
16 (9.5)

22 (9.6)
184 (80.3)
 23 (10.0)

0.20  .904

Self-rated health status High
Middle
Low

14 (23.0)
40 (65.6)
 7 (11.5)

 59 (34.9)
 92 (54.4)
 18 (10.7)

 73 (31.7)
132 (57.4)
 25 (10.9)

3.02  .221

School grade 3rd
4th

32 (52.5)
29 (47.5)

 93 (55.4)
 75 (44.6)

125 (54.6)
104 (45.4)

0.15  .697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9 (15.0)
44 (73.3)
 7 (11.7)

 29 (17.5)
111 (66.9)
 26 (15.7)

 38 (16.8)
155 (68.6)
 33 (14.6)

0.91  .634

Major satisfaction Bad
Moderate
Good

4 (6.6)
14 (23.0)
43 (70.5)

14 (8.3)
 50 (29.6)
105 (62.1)

18 (7.8)
 64 (27.8)
148 (64.3)

1.37  .505

Job preparation Not ready
Neutral
Completely ready

26 (42.6)
28 (45.9)
 7 (11.5)

 70 (41.4)
 71 (42.0)
 28 (16.6)

 96 (41.7)
 99 (43.0)
 35 (15.2)

0.94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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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도가 없는 군 모두에서 우유부단 장벽(M=3.23, M=2.93), 

명확성 장벽(M=2.68, M=2.78)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정

보부족장벽(t=-0.32, p=.747), 명확성 장벽(t=-0.58, p=.566), 

우유부단장벽(t=1.95, p=.052), 필요성장벽(t=-0.26, p=.798), 

외부 장벽(t=0.36 p=.720), 사회적 장벽(t=0.31, p=.760) 모두

에서 재택간호 취업의도가 있는 군과 취업의도 없는 군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복합적 의료 욕구를 가진 재가 거주 후기 노인인구가 증가하

고 있어 재택간호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재택간호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중 그 규모가 매우 적고 

열악한 임금 및 근무환경으로 인해 앞으로도 종사자 확보가 어

려울 것이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3, 4학년 대상으

로 재택간호 취업의도와 취업의도에 관련 요인을 규명함으로

써 향후 신졸 간호사의 재택간호사 유치방안을 모색하는데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26.8%만 재택간호사로 취업의

도가 있고, 이들 중에서도 졸업 후 10년 이후에나 재택간호 분

야에 종사할 의도가 있으며 졸업 이후 바로 재택간호사로 취업

의도는 0.0%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

에서 미래 재택간호사로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30%, 졸업 

이후 바로 재택간호 분야로 취업하고 싶다는 힉생 1.0%와 유

사한 결과이다(Sasaki-Otomaru, Enokigura, Kashiwazaki, 

2021).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후 의료기관 이외 지

역사회 보건기관, 학교, 산업장, 창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 기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은 병원 취업이라는 정형

Table 3. Intention to Work as Home-visit Nurse according to Awareness of Home-visit Nursing and Intention of Future Employment

Variables Categories

Intention

x2 pHave Not have Total

n (%) n (%) n (%)

Knowledge level of 
home-visit nursing 

Low
Moderate
High

 7 (11.3)
25 (40.3)
30 (48.4)

 52 (30.8)
 65 (38.5)
 52 (30.8)

 59 (25.5)
 90 (39.0)
 82 (35.5)

10.75 .005

Interest in home-visit 
nursing 

Low
Moderate
High

0 (0.0)
 2 (19.4)
 0 (80.6)

  4 (43.8)
  7 (33.7)
  8 (22.5)

 74 (32.0)
  9 (29.9)
  8 (38.1)

70.56 .000

Image of home-visit 
nursing 

Negative
Moderate
Positive

0 (0.0)
 7 (11.3)
55 (88.7)

 9 (5.3)
 48 (28.4)
112 (66.3)

 9 (3.9)
 55 (23.8)
167 (72.3)

12.04 .002

Sufficiency of home-visit 
nursing theory courses

Insufficient
Moderate
Sufficient

29 (46.8)
23 (37.1)
10 (16.1)

 65 (38.5)
 75 (44.4)
 29 (17.2)

 94 (40.7)
 98 (42.4)
 39 (16.9)

 1.37 .505

Sufficiency of home-visit 
nursing practicum courses 

Insufficient
Moderate
Sufficient

19 (30.6)
25 (40.3)
18 (29.0)

 57 (33.7)
 85 (50.3)
 27 (16.0)

 76 (32.9)
110 (47.6)
 45 (19.5)

 5.05 .080

Knowing recipient of 
home-visit care

Yes
No

16 (27.1)
43 (72.9)

 40 (23.8)
127 (75.6)

 56 (24.7)
170 (74.9)

 0.59 .745

Acquaintance who worked 
as a home-visit nurse

Yes
No

 8 (12.9)
54 (87.1)

14 (8.3)
155 (91.7)

 22 (9.5)
209 (90.5)

 1.12 .289

Employment after 
graduation

Medical Institutions
Etc

52 (83.9)
10 (16.1)

154 (91.1)
15 (8.9)

206 (89.2)
 25 (10.8)

 2.47 .116

Working Period in first job
(year)

＜1
1~3
≥3

3 (4.8)
30 (48.4)
29 (46.8)

 8 (4.7)
 87 (51.5)
 74 (43.8)

11 (4.8)
117 (50.6)
103 (44.6)

0.18 .915

Employment after first job Medical Institutions
Etc

20 (32.3)
42 (67.7)

 73 (43.2)
 96 (56.8)

 93 (40.3)
138 (59.7)

2.2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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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있게 탐색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Kim, 

2021).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재택간호사 업무가 어렵다라

는 이미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재택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다는 인식 및 취업의도가 낮다는 보고와도 유사한 맥

락에서 볼 수 있다(Nishizak et al, 2021; Shibano, Suzuki, 

Yanahara, & Saito, 2019). 일본 간호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재

택간호사 혼자 수행하는 방문에 대한 불안, 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부담, 교육 체제의 미비, 정보 부족, 실습에 대한 부정적 인

상, 주변 반대 등을 졸업 직후 재택간호사로 취업 장애요인이라

고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이 재택간호 취

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된 연구가 

부족하므로 향후 간호대학생 대상 심층적 면접조사를 통해 재

택간호사로 취업의도와 이를 주저하는 요인을 면 하게 분석

하는 질적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경제상태, 

종교와 학년, 학과 성적,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 등이 재택간

호 취업과 관련이 없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 1~4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택간호 실습을 경험한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재택간호 분야에 취업에 관심이 있고 전문대학 

Table 4.  Differences in intention to Work as Home-visit Nurse according to Occupational Evaluation Criteria

Variables

Intention

t pHave Not have Total

M±SD M±SD M±SD

Stable job 4.56±0.53  4.55±0.61  4.55±0.59 0.16 .871

High salary 4.24±0.78  4.46±0.64  4.40±0.68 -2.18 .030

Probability of high promotion opportunity 3.74±0.93  3.93±0.85  3.88±0.87 -1.49 .138

Interesting job 3.87±1.01  4.10±0.88  4.04±0.92 -1.68 .094

Independent job 3.61±1.03  3.57±0.99  3.58±1.00 0.30 .763

Occupations that can help others 3.90±0.94  3.71±0.97  3.77±0.96 1.31 .191

Occupation where you can demonstrate your abilities and do useful work 4.24±0.76  4.25±0.71  4.25±0.72 -0.12 .907

Flexible occupations 4.47±0.74  4.36±0.79  4.39±0.78 0.93 .356

Occupation with a lot of free time 4.21±0.79  4.28±0.81  4.26±0.80 -0.57 .567

Occupations that involve people 3.11±1.15  3.17±0.99  3.16±1.04 -0.38 .703

Part-time occupations available 3.48±0.99  3.26±1.00  3.32±1.00 1.52 .131

Occupations that allows you to create and create new things 2.68±1.13  2.74±1.11  2.72±1.11 -0.38 .707

Job with good social awareness 3.98±0.74  4.20±0.80  4.14±0.79 -1.81 .071

Occupations with good work atmosphere and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4.69±0.59  4.58±0.69  4.61±0.66 1.16 .249

Table 5. Differences in intention to Work as Home-visit Nurse according to Career Barrier

Variables

Intention

t pHave Not have Total

M±SD M±SD M±SD

Sum of career barrier 2.24±0.56 2.21±0.63  2.21±0.61 0.32 .751

Lack of job information 2.30±0.72 2.34±0.80  2.33±0.78 -0.32 .747

Lack of self-clarity 2.68±1.17 2.78±1.13  2.75±1.14 -0.58 .566

An indecisive personality 3.23±1.02 2.93±1.05  3.01±1.05 1.95 .052

Lack of necessity 1.73±0.75 1.76±0.80  1.75±0.79 -0.26 .798

External impairment 1.59±0.78 1.55±0.70  1.56±0.72 0.36 .720

Social barrier 1.46±0.63 1.43±0.69  1.44±0.67 0.31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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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재택간호 취업의도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남자 간호대학생이 보다 취업에 관심이 있다는 연구와 차이가 

있다(Sasaki-Otomaru et al, 2021). 본 연구는 일 지역 3, 4학년 

간호대학생만으로 편의표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재택

간호를 경험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결과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간호대학생을 확대표집하여 

재택간호 취업의도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을 표준화된 도구

를 통해 규명하는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재택간호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재

택간호 이론 및 실습교육이 충분성에 대한 인식, 졸업 직후 의

료기관 이외 취업의도는 낮았으나, 재택간호에 대한 이미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택간호에 대한 제반 인

식이 부족한 이유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교

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신체계통별, 생애주기별로 의료

기관에서 수행하는 간호사 역할 중심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편중된데다 재택간호 관련 실습의 경우는 대체로 보건소 기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국한되어 진행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Kim, Pak, & Han, 2011). 본 연구결과 재택간호에 대

한 인지도, 관심도,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향후 재택간호 취업

의도와도 유일하게 관련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택간

호 관련 이론 및 실습 경험, 재택간호사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

다는 인식이 재택간호 취업의도에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이다(Sasaki-Otomaru et al, 2021). 향후 재택

간호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재택간호 전문 지

식 및 기술, 가정 내에서 대상자와 신뢰 관계 형성, 의사소통 기

술, 타 전문직종과의 긴 한 협조 체계 구축 등 재택간호에 수

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 도출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 재

택간호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재택간호 실습 전 

보다 실습 후 재택간호에 대한 취업의도가 증가했다는 연구를 

토대로 볼 때, 현재 보건소 방문간호 이외 노인장기요양 방문간

호, 가정간호 등 재택간호사로서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한 재택간호 실습 기회 부여 및 시뮬레이션 활용 재택간호 실

습, 다학제 융합 재택간호 실습 등 재택간호 실습을 보다 충실

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Tame-

naga & Shinozaki, 2023; Thompson, Moscola, & Buckland, 

2021). 지금까지 재택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경험

이 전제된 후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상식으로 인지되었으

나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내에서 만성질환 및 허약 예방부터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 임종 말기 간호까지 다양하게 포괄하

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재택간호 교육과정

을 통해 재택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하

다고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재택간호 

종사자 지인 여부가 재택간호 취업의도와 관련이 있지는 않았

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택간호 종사인력 규모

가 작아 재택간호 종사자와 접촉 기회가 적은데다 열악한 재

택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asaki-Otomaru et al, 2021). 향후 재택간호사에 대한 업무 

이해를 높여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간

호학과 저학년 시기부터 전공특화 및 진로설계 관련 비교과 프

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간

호대학생이 재택간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이

론 및 실습을 받은 기회가 많은 것과 함께 학교 교수로부터 상

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만을 연구대상으로 재택간호 취업의도를 조사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National Visiting Nursing Business Association, 

2018). 향후 간호교육자 및 재택간호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호

대학생의 재택간호 분야 취업 지도 및 신졸 재택간호사 채용 

관련 현황과 인식이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탐색적 연구를 제안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평가기준으로 직장 분위기

와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안정적인 직

업, 높은 임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 3, 4

학년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은 직업과 함께 3학년의 경우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높은 임금, 4학년의 경우 높은 임금, 안정적인 

직업을 중요하게 인식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Park, 2018). 

본 연구에서 이러한 직업평가기준 항목이 재택간호 취업의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직업평가

기준 순위에서 재택간호 취업의도가 있는 대상자보다 취업의

도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 임금을 높은 순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임금을 직업

평가기준으로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재택간

호 분야 종사자의 임금을 비롯 열악한 근무환경이 낮은 재택간

호 취업의도의 원인 중 하나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택간

호 분야 임금 및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다. 또한 워라벨을 중요시 생각하는 MZ 세대의 경우 융통성 있

는 근무시간을 직업평가기준으로 중요하게 꼽히고 있으므로 

재택간호 분야 간호사 채용 시 시간제, 기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및 적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더불어 재택

간호사는 거동불편한 취약한 대상을 돌보는 직업이라는 소명

의식 이외 대상자 중심의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문 

업무 일정 조정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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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조정하는 등 임상간호사와는 차별화된 재택간호사

의 직업적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간호대학

생의 진로 및 취업 지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Irani, Hir-

schman, Cacchione, & Bowles, 2018)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우유부단 

장벽, 명확성 장벽, 정보부족 장벽을 높게 인식하였고, 진로장

벽 하부영역 중에서는 재택간호 취업의도가 있는 군과 취업의

도가 없는 군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졸업학년 대상 

진로장벽 연구에서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

성 부족 순으로 나타난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써 부모 등 타인의 

관점에 대한 장애 인식 수준 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장벽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결과이다(Baek, 2019). 간호대학

생이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 장애요인은 취업 이후 직장 환경에 

적응과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 등에 영향하므로 간호대학생

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재택간호 취업 역량 강화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제언한다. 또 다른 

한편 신졸 재택 간호사로 취업에 있어 가족이나 간호대학 교수

의 지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생에 있어 중요한 타인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체계 영향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재택간호 취업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추가연구가 필요

하다고 제언한다(National Visiting Nursing Business Asso-

ciation, 2018).

이상의 본 연구는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핵심 인

력인 재택간호사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간호대학생 대

상 졸업 이후 재택간호 취업의도를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재택간호사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 등 근로

환경 처우개선 이외에도 재택간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높

일 수 있는 체계적 재택 간호학과 교육과정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첫째,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표했다고 보기

는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재택간호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경험한 여러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확대 표집하여 

재택간호 취업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간호대학생

의 재택간호 취업의도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평가기준, 

진로장벽에 따른 차이만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재택간

호 근무현장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 준비 행동, 진로 탐색 경험 

등 보다 포괄적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재택간호 취업의도를 

조사하였으나 향후 재택간호 이론 및 실습 경험을 하지 않은 간

호학과 입학생이 재택간호 취업의도를 가지게 되는 교과, 비교

과 학습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종단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3, 4학년생 대상으로 졸업 이후 재택간

호 취업의도와 취업의도 관련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재택

간호사 확보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일개 지역 3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년 

231명을 편의표집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 중 졸업 이후 재택간호에 취

업할 의도가 있는 경우는 26.8%, 졸업 후 10년 이상 이후 취업 

의도가 있는 경우가 41.9%, 졸업 이후 바로 재택간호 취업의도

는 0.0%로 나타났다. 재택간호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재택간호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경우, 재택간호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 재택간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

우에 취업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간호학과 학부 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재택간호 인식 

및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개발

과 임상간호사와 다른 재택간호사 업무 특성을 접할 수 있는 다

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대

상자의 규모를 확대 표집하고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 이외 보다 

포괄적 요인을 포함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재택간호 취업의도

에 영향하는 예측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간호대학생 이외 간

호교육자, 현직 재택간호사 대상 재택간호 취업의도를 향상시

킬 방안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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