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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종합병원은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각진료과목에전문의

가 상주해 급성기 질환에 대한 전문적 진단, 치료, 중증 질환

을가진환자및응급환자에대한포괄적인의료서비스를제

공하는역할을수행한다[1]. 최근 종합병원에서는의료서비스

에혁신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는핵심요소로환자중심간

호를중요시하고, 비전및정책에포함하며환자의권리존중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

현대 의료 패러다임은 질병 중점 치료에서 환자 중심의 서

비스와 증상관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중심돌

봄, 개별화된 돌봄, 거주자 중심 돌봄, 인간중심돌봄 등이 강

조되고있다[3,4]. 이는 돌봄장소에따라부르는이름이다른

것이며, 최근에는 돌봄 제공 장소와 상관없이 개개인에게 맞

는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인간중심돌봄

(person-centered care)’ 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5]. 노

인간호영역의 패러다임 또한 마찬가지로 일상 관리화, 치료

의미세화, 개인맞춤화, 환자중심화로변화는실정으로이와

더불어 인간중심돌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6].

인간중심돌봄이란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

립성과 자율성, 자존감을 존중해주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

는 인식과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7]. 인간중심돌봄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입원 기간 단축과

의료비용 감소와 같은 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으

며[8], 대상자의기능과안녕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며결

과적으로대상자의건강에대한삶의질은높이는것은물론

간호제공자의 스트레스, 소진, 직무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도 보고되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 간호근무환경과인간중심돌봄의정도와관련성을파

악하고종합병원간호사의인간중심돌봄에영향을미치는요

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간중

심돌봄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간호근무환경이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백종률*, 임효남**, 이미향**, 김두리**
*건양대학교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mail:rpg0507@naver.co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in
Person-centered Care in General Hospital Nureses

Baek JongRyul*, Lim HyoNam**, Lee Mi Hyang**, Kim Doo Ree**
*Nurse of the Intensive Care Unit, Konyang University Hospital

** Professor of Nursing at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연구는국내종합병원간호사를대상으로도덕적민감성, 간호근무환경및인간중심돌봄정도를파악하고, 인간중심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D광역시 K대학병원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81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설문조사를시행후 SPSS 29.0.2.0 프로그램을이용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연구분석결과도덕적민감성은
7점 만점에 4.91± .52점, 간호근무환경은 4점만점에 2.58± .39점, 인간중심돌봄은 5점 만점에 2.71± .57점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은 간호근무환경과(r=.158, p=.034)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중심돌봄에미치는영향요인은간호근무환경(β=.82, p<.001)으로나타났으며, 모형의전체설명력은 33.0%이었다.
종합병원간호사의인간중심돌봄정도를높이기위해서간호근무환경의개선과각근무환경에맞는개별적인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제 1저자 백종률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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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본 연구는 D 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에 근

무하며 노인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근

무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8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

까지이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9.0.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91±.52점,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평균 2.58±.39

점, 인간중심돌봄은 5점 만점에 2.71±.57점으로 나타났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돌봄은

연령(F=4.27, p=.015),결혼상태(t=1.98, p=.049), 근무경

력(F=4.83, p=.009), 직무만족도(F=4.10, p=.018)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근무환경은

무만족도(F=18.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은 간호근무환경(r=.56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근무

환경(β=0.82, p<.001)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3.0%로 나타났다.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인간중심돌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8.2%였였으며, 인간중심돌

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부족, 전문지식부

족, 전문기술부족, 의사소통방법 미숙, 인력부족순으

로 나타났다.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부

수업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위한 인간중심돌봄 교육을 직무 교육과 보

수교육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필요해 보인다.

인간중심돌봄의 하위영역 평균점수는 조직적·환경

적 지지가 개별화된 돌봄보다 높았다. 이는 장기요양

이 필요한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

력 향상을 위한 재활간호, 정서적 지지와 환자의 개별

적인 욕구 및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에 초점을

맞추는 요양병원 간호사들과는 달리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가 상주해 협력 진단, 첨단 의료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전문적인 치료가 제공되며 치료적 접근이 우

선시 되며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되는 중환자실, 응급

실 간호사가 속해있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로 생각된다[10‐13].

대상자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근무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

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신체적 능

력과 가치를 존중하며 스스로 의사결정 선택권을 제

공하는 인간중심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간

호근무환경에 업무나 감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고 생각된다.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양질의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 및

인력 부족과 같은 현황을 파악한 뒤 양질의 간호를 위

한 기반을 마련하고 각 근무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을

수립한 뒤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인간중심돌봄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설정하고 고려하는 것이

각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향상으로 이어져 양질의 인간중심돌봄 제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근무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간

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간

호근무환경의 개선과 각 근무 환경에 맞는 인간중심

돌봄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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