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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st research trends in domestic research 
related to spiritual nursing and to seek directions for spiritual nursing research in the field 
of nurs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spiritual nursing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total of 131 domestic nursing research related to spiritual 
nursing in the last 10 years from 2009 to 2018, and were analyz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In domestic research related to spiritual nursing lacked diversity in 
research design, the use of measurement tools, and the main concepts of research. In the 
study design, most of the quantitative studies were descriptive studies, and the largest 
number of subjects were nurses. The frequency of use of key words was the most frequent 
in the health domain, and the spiritual domain was the most frequent. The concepts of the 
spiritual realm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association with a variable with a positive 
meaning and a negative association with a variable with a negative meaning. As a result 
of content analysis, the positive effect of providing spiritual nursing was confirmed, the 
nurses themselves should have the spiritual nursing capacity and realize the whole nursing 
care by providing appropriate spiritual nursing care in the field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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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 , 정신 , 사회 심리 , 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개념이 

재정립되었다. 이후 인간의 건강 상태를 다루는 데는 인 차원이 포함되어야 함이 

강조되면서 많은 학자에 의해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과 유지를 해서는  건강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말해왔다(Burhardt, 1989; Canda, 1988; Frankl, 1967). 

 건강이란 사랑, 희망, 주변인과의 의미 있는 계와 같은 가치를 완성해 가는 역할

을 가능하게 하고 신체ㆍ정서ㆍ사회 인 역의 통합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Burhardt, 1989). 인간은 신체ㆍ정서ㆍ사회ㆍ 인 차원들이 서로 통합된 다차원  존

재이므로 휴먼 서비스 학문 분야에 있어서  개념을 다루는 연구와 수행은 상자

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학문의 발 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지고 있다(김용

환ㆍ최 주ㆍ김승돈, 2009). 

이와 련하여 간호과학은 인 간호를 지향하면서  간호가 신체, 정신, 사회, 

심리  간호 못지않게 요한 개념이며 돌 의 과정에  간호가 포함되는 것이 간

호를 받는 상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임을 표명해 왔다(Newman, 2003; Ross, 

2006). 인 간호를 받는 상자로서의 인간은 신체 , 정신 , 사회 심리  요소가 통

합된 유기체로서(Ross, 2006) 질병의 기를 경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인 요구

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 존재이기 때

문이며(윤매옥, 2011) 이러한 간호 상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응 하며 돌보는 간호사

는 인간의  요구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AgrimsonㆍTaft, 2009). 한  간호

가 선택의 역이 아닌 필수 역임을 강조하면서(Ross, 2006) 한  간호의 제

공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 ,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용성, 진정한 의미의 평

화로움과 타인과의 충분한 교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김조자 역, 2008). 

특히 기독 간호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간호 상자의 

 요구에 한 민감도를 높이고 간호 장에서 진정한 돌 의 가치를 실 하기 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상황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윤매옥, 2005; FishㆍSh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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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이처럼 인간을 총체 으로 이해하며 수행해야 할 인 간호의 필수요건으로 

 간호가 요시되면서  간호가 간호사의 책임이자 의무로 강조되는 추세이고(유

승연, 2013)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유방암 생존자들의  안녕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 가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술한 연구(서은 ㆍ권수혜, 2018), 알코

올 독 환자들을 상으로 하여 A.A. 멤버의 삶의 질에  안녕이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이상민ㆍ강문희, 2019), 간호사의  안녕이 직무 만족과  

간호 수행 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기술한 연구(심미라ㆍ김진ㆍ최수경, 2017)를 

비롯한  간호 개념을 다룬 많은 연구가 국내 간호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문의 발 은 연구를 통한 지식체의 축 과 정립을 통해 이론이 만들어져 가고 이

것이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순환 이며 지속 인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서연옥 외, 

2007). 한, 간호 지식체 역의 확장과 더 나은 연구 방법의 구상을 해서는 방법론

에 한 것이나 새로운 지식체 개발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에 한 분석

을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탐구 경향을 악하고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조망해 보는 것이 간호학 발 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보인다(서연옥 외, 2007).

최근까지  간호에 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81년

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간호 연구를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유승연, 

2013). 상기 연구는 198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련 연구를 종

교성이나 성의 효과성과 같은 종교  배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연구 다. 그

러나  간호에 한 심들은 2012년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 방법과 상자  상

황을 배경으로 꾸 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인 간호를 실천해 나가는데 필

요한 문  간호 지식 배경을 세우는 것에 기여하기 해 학문 인 배경뿐만 아니라 

종교  배경을 바탕으로 한  간호연구의 체계 인 분석을 시행하여 동향을 살펴

보는 것 한 필요하다 여겨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선행연구에 한 검토를 통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어 새롭거나 혹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연구 역을 제시해 주고 이미 진행된 

연구에 한 불필요한 반복 연구를 지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가 동반된 인 간호를 추구하는 간호 상자들과 간호학계의 요구와 방향

성에 발맞추어 이 의  간호에 한 국내 연구 동향의 후속 연구로서 최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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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간호를 다룬 국내 간호 연구를 상으로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연구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기독교  에서 조

망해 보고 간호 지식체 발 에 기여할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간호와 련된 주제나 주요어로 연구하여 발

표된 논문을 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간호와 련하여 국

내 간호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총 131편으로 학 논문은 47편, 비 학 논문으로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84편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논문 검색은 한국 교육학술정보

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서비스(http://www.riss.kr)와 한국학술정보(KISS)를 이용하

여 주제, 록, 키워드에서 논리 연상자 AND를 활용하여 핵심어인 ‘ 성, ,  

안녕,  간호’로 논문을 검색하 다. 이  원문을 구할 수 없는 논문 2편과 학술

회 자료 4편을 제외한 131편의 논문만을 자료 분석 상으로 하 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기 은 이 은과 최은정(2011)의 ‘호스피스 간호 련 국내 

연구 동향’ 연구와 유승연(2013)의 ‘  간호에 한 국내 연구 동향분석’의 고찰을 

통하여 작성하 고, 실수와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한 간호학 박사와 간호학과 교수

로 구성된 연구자 3인이 동일한 기 으로 논문 131편을 분석한 후 다시 2차 검을 

통하여 표본추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 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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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설계는 국내  간호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다. 

2) 연도별 연구 분석은 학 논문과 비 학  논문으로 분석하 고 비 학  논문의 

경우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세분화하 다.

3) 연구설계에 따른 분석은 양  연구와 질  연구  기타 연구로 나 고 양  연

구는 실험설계와 비 실험설계 연구로 재분류하 다. 실험설계 연구는 유사 실험 

연구와 원시 실험설계로 분류하고 비 실험설계 연구의 경우는 상 성 연구, 서술  

조사연구, 방법론  연구로 분류를 하 다. 질  연구는 근거 이론  해석학  

상학, 상학  연구, 문화 기술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분류하 고 그 외

의 연구 방법은 기타 연구로 분류하 다.

4) 연구 상에 따른 분석은 간호사, 간호 학생, 환자, 환자 가족, 일반인  

non-human으로 분류하 다. non-human에 분류된 연구 상은 문헌 분석이나 도

구개발 등 비인간 상 유형으로 분류하 다.

5) 연구 주요어 분석은 건강, 간호, 환경  기타로 분류되는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

에 따랐다. 건강은 신체 , 심리ㆍ사회 ,  차원으로 재분류하 고 간호는 간

호 과정에 따른 분류(사정, 계획, 재, 평가)를 시도하 다. 그 밖의 주요어들은 

환경  기타 역으로 분류한 후 분석하 다. 주요어 분류 시 MeSH(Medical 

Subject Headings)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MeSH와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주요어로 사용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간호학계

에서 통상 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을 우선순 로 하여 분류

기 으로 삼고 분석을 진행하 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분석할 논문을 검색하기 해 앞에서 제시한 검색사이트를 이용하 을 

때 검색이 되지 않는 논문들 즉, 아직 등재되지 않은 최근 자료이거나 정보의 제공이 

충분치 않아 검색이 원활히 되지 않는 논문인 경우들은 근하기 어려운 제한 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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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도별 연구유형 

국내  간호 련 연구를 살펴보면, 학 논문이 47편(35.9%), 비 학 논문이 84

편(64.1%)이었으며, 학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17편은 학 논문에 포함했다. 학 논

문은 박사학  논문 8편(6.6%), 석사학  논문 39편(32.0%)이었다. 비 학 논문에서 

SSCI 등록 학술지인 한국간호과학회에 게재된 것이 7편(5.3%), SCOPUS 등록 학술지

인 성인간호 학회지에 3편, 지역사회간호 학회지 3편, 아동간호 학회지 2편으로 총 8

편(6.1%)이었다. KCI 등록 학술지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지 9편, 정신간호 학회지 

8편, 산학기술 학회지 5편, 한국간호교육 학회에 4편, 가정간호 학회와 아시아 종양간

호 학회지 각 3편, 동서간호 학회, 한국융합 학회, 자료분석학회, 노인간호 학회, 기본

간호 학회와 종양간호 학회와 한국콘텐츠학회 각 2편씩, 한국 임상건강 증진 학회, 한국

디지털정책학회, 상담학 연구, 신앙과 학문, 신학과 사회, 한국보건간호 학회에 각 1편씩 

총 52편(39.7%)이 게재되었다. 기타 학술지(등재후보지, 각 학 논문집)에는 총 17편

(13.0%)이 게재되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

며, 특히 SCOPUS 등록 학술지에 6편이 게재된 것으로 보아  간호와 련된 국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임을 알 수 있었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36편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44편이 발표되면서 조 씩 증가하

는 양상을 보 다(Table 1). 

Table 1 Type of study by year (N=131)

Year

Thesis(n=47) Journal(n=84)

Total N(%)Doctoral 

thesis

Master’s 

thesis
SSCI SCOPUS KCI Etc.

2009-2012 3 11 3 6 21 7 51(38.9)

2013-2015 1 12 2 2 19 - 36(27.5)

2016-2018 4 16 2 12 10 44(33.6)

Total N(%) 8(6.1) 39(29.8) 7(5.3) 8(6.1) 52(39.7) 17(13.0)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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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유형별 연구설계 분석

국내  간호 련 연구의 유형별 연구설계 분포를 살펴보면, 양  연구가 총 127

편(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실험 연구가 25편(19.1%), 비 실험연구가 102편

(77.9%)이었다. 비 실험연구에서 서술  조사연구가 77편(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 계 연구 20편(15.3%), 방법론  연구 5편(3.8%)이었다. 서술  조사연구는 2009

∼2018년 사이 고르게 진행되었고 상 성 연구는 2009∼2012년 사이 12편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가 2016∼2018년에 8편으로 어드는 경향을 보 다. 상 성 연구에서 

주요 개념 측정 시 사용된 연구 도구들을 살펴보니 우종민(2007)의 애 그램 측정 도구

에서 성과 의미 역 부분을 이용한 연구 1편, Yong, Kim, Han & Punchalski(2008)의 

 요구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 2편, Paloutzian과 Ellison(1982)의  안녕 측정 

도구는 12편, Highfield(1992)의  건강 측정 도구를 사용 한 경우가 5편으로 확인

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연구가 외국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

고 있었다(Table 2). 

Table 2 Analysis of research tools in correlation studies (N=20)

Research tool n %

Spirituality and meaning (Woo, 2007) 1 5.0

Spiritual needs assessment

(Yong, J. S., Kim, J. H., Han, S. S., & Puchalski, C. M., 2008)
2 10.0

Spiritual well being assessment (Paloutzian & Ellison, 1982) 12 60.0

Spiritual health assessment (Highfield, 1992) 5 25.0

실험연구는 비 실험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은 수를 차지하 는데 유사 실험연구가 

17편(13.0%), 원시실험설계 연구가 8편(6.1%)이 있었다. 유사 실험연구는 2009∼2012년 

7편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2013∼2015년과 2016∼2018년에 각각 5편씩 발표되어 꾸

히 연구가 이어졌다. 원시실험설계 연구는 2009∼2012년 사이에 6편이 발표되었으나 

2013∼2015년 사이에는 연구의 진행이 없었으며 2016∼2018년 사이 2편이 발표되어 

유사 실험연구보다 연구의 진행이 은 편이었다. 

한편,  간호와 련하여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질  연구는 양  연구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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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실정이었는데, 2009∼2012년 사이에 1편, 2016∼2018년 사이에 2편으로 총 3편

(2.3%)이 확인되었다. 그  상학  연구가 2009∼2012년과 2016∼2018년 사이에 각 

1편씩,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2013∼2015년 사이에 1편 진행되었다. 그 외 이론  분

석과 실증  분석을 함께 용한 혼종모형 개념분석 방법연구가 2013∼2015년 사이에 

1편 발표되었다(Table 3).

Table 3 Research design analysis by research type (N=131)

Year
Type 2009-2012 2013-2015 2016-2018 Total 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Quasi-experimental 

design
7 5 5 17(13.0)

pre-experimental 

design
6 - 2 8(6.1)

Sub-total 13 5 7 25(19.1)

Non-experimental 

research

Descriptive

research
23 28 26 77(58.8)

Methodological 

research
2 2 1 5(3.8)

Correlational 

research
12 - 8 20(15.3)

Sub-total 37 30 35 102(77.9)

Total 50 35 42 127(97.0)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1 1 2(1.5)

Focus group 

interview
1 1(0.8)

Total 1 2 3(2.3)

Mixed model Total 1 1(0.8)

Total(%) 131(100)

3. 연구 대상자 분석 

 

국내  간호 련 연구의 상자는 간호사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환

자군이 33명이었다. 환자군  암 환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스피스환자 5명, 

액투석 환자 2명, 알코올 의존 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에이즈, 비 암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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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일반인을 상으로 한 연구가 24편, 학생

간호사 23편, 환자 가족 4편이었으며, 그 외 연구 상이 인간이 아닌 경우가 6편인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N=131)

Research subjects n %

Nurse 41 31.3

Student Nurse 23 17.6

Patients 33 25.1

Cancer patient 22 16.7

Hospice patient 5 3.7

Hemodialysis patient 2 1.5

Alcohol dependent patient 1 0.8

Community mental disabilities 1 0.8

AIDS patient 1 0.8

None Cancer patient 1 0.8

Family of patient 4 3.0

Ordinary person 24 18.3

Non-human 6 4.6

Total 131 100

4. 연구 주요어 분석 

국내  간호 련 연구의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 4). 분석의 

주요어는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인 건강, 간호, 환경 역으로 나 고 이 세 역에 속

하지 않는 주요어들은 기타로 분류하 다. 건강 역은 신체 , 사회ㆍ심리 ,  

역으로 세분화하 고, 간호는 사정, 계획, 재, 평가의 하 역으로 재분류하 다. 

한 환경 역은 사회 , 인구학  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 으며, 이 외의 역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이나 주요어들은 기타 역으로 분류 후 분석하 다. 그 결과, 건

강, 간호, 환경  기타 등 4가지 역에서 총 148개의 주요어가 도출되었고, 총 393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48개의 주요어를 역별로 분류한 결과 건강 역에서 가장 

많은 주요어가 도출되었는데 그  사회ㆍ심리 역이 53개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신체 

역에서 11개,  역에서 4개 순으로 도출되었다. 간호 역에서는 재에서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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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어가 도출되었고 다음으로 계획에서 13개, 사정에서 11개 순이었고 평가 부분

에서는 주요어가 도출되지 않았다. 환경 역에서는 8개의 주요어가 도출되었고 기타 

역에서는 31개의 주요어가 도출되었다. 

주요어가 사용된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건강 역에서 279회(71.0%)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간호 역에서 55회(14.0%), 기타 역 46회(11.7%), 환경 역 13회

(3.3%) 순이었다. 사용되었던 주요어들을 구체 으로 분석해 보면 건강 역의 하 역

인  역에서  안녕이 59회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성이 34회 사

용되었다. 건강 역의 하 역인 사회심리 역에서는 우울이 20회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스트 스와 불안이 각각 12회와 11회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신체 역에서는 죽음이 8회, 암 4회, 통증 2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역

에서는 하 역인 재 역에서 총 28개의 주요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임종 간호가 

6회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간호가 4회,  간호 수행 3회, 그 외  돌 , 호

스피스 간호 수행,  교육, 종말체험, 생애 말 환자 간호, 정신간호 등의 주요어 각각 

1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역의 하 역인 사정 역에서는 총 14개의 주요어

가 사용 는데, 이   요구 4회, 태도 2회, 그 외 호스피스 간호 요구도, 호스피스 

간호 만족도,  간호 요구, 건강증진행 , 증상 경험과 같은 주요어가 각각 1회씩 사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역의 하 역인 계획 역에서는 의미요법, 통합 리, 호스

피스 간호 재 로그램, 항암 화학요법, 래 도우미, 래 지킴이, 명상, 정신 신체 

리 등이 각각 1회씩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역의 하 역인 평가 역에서는 주

요어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 역에서 호스피스 병동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문기

이 각각 3회씩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노인 요양병원 2회, 그 외 근무환경, 응 실, 

간호 학, 내  자원, 문병원 등의 주요어들이 각 1차례씩 사용 다. 마지막으로 기타 

역에서 총 32개의 주요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노인과 간호사가 각각 6회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말기 환자, 암 환자가 각 3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

념개발, 질  연구, 종양 환자, 환자, 기독교, 청소년, 구조방정식, 혼종모형, 말기 암 환

자 가족, 연구, 융합, 동향, 의사, 간호사, 장기기증 등이 주요어로 사용되었다(Table 5).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간호와 련된 연구는 질병에 한 치유가 어렵거나 죽음

을 앞둔 상황에 해 심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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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research key words (N=393)

Categories Sub categories Key words n(%)

Health

Physical

Death(8), Cancer(4), Pain(2), Disease stage(1), Health condition(1), 

Brain death(1), Tumor(1), Gastric cancer(1), Breast cancer(1), 

AIDS(1), Elderly Suicide(1)

Social 

psychological

Depression(20), Stress(12) Anxiety(11), Attitudes to death(9), 

Self-esteem(9), Quality of life(8), Support(8- Social 6, Family 2), 

Burn out(7), Competency(6), Death awareness(5), Meaning of life(4), 

Life(3), Death anxiety(3), College life adaptation(3), Mental health(3), 

Hospice recognition(3), fatigue(3), Hope(2), Resilience(2), Leadership(2), 

Burden(2-Family 1, Burden 1), Sympathy satisfaction(2), Ego resilience(2), 

Self-efficacy(2), Post traumatic growth(2), Loneliness(1), Stress 

response(1), Alcohol dependence(1), Life satisfaction(1), Anger(1), 

Transcendence(1), Sympathy(1), Violence(1), Conflict(1), Life 

satisfaction(1), Suicide risk(1), Suicidal thoughts(1), A retrospective 

life(1), Uncertainty(1), Religiosity(1), Self-identity(1), Ego 

integration(1), Empowerment(1), Ego-identity(1), Spiritual nursing 

capacity(1), Spiritual awareness needs(1), Compassion fatigue(1) 

Spiritual
Spiritual well-being(59), Spirituality(34), Spiritual health(7), Spiritual 

growth(1)

Sub-total
279

(71.0)

Nursing

Assessment

Spiritual need(4), Attitude(2), Hospice care needs(1), Hospice care 

satisfaction(1), Demand survey(1), Spiritual care needs(1), Health 

promotion act(1), Interrelationship(1), Ability to perform(1), 

Symptom experience(1)

Plan

Meditation(1), Integrated management(1), Exercise(1), 

Psychotherapy(1), Treatment stage(1), Hospic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1), Peer helper(1), Protector life peer(1), Meaning 

therapy(1), Chemotherapy(1), Sensory art therapy(1), 

Psychophysiologic management(1), Action Learning(1)

Intervention

Hospice(6), care(4), Carry out spiritual care(3), Hospice care 

performance(2), Spiritual education(1), Education(1), Experience an 

end(1), Spiritual care(1), Performance(1), Spiritual training(1), Mental 

health intervention(1), Home care(1), End-of-life patient care(1), 

Performing for aged care(1), Spiritual care(1), Mental health 

nursing(1), Nursing education(1) 

Evaluation - 

Sub-total
55

(14.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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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ub categories Key words n(%)

Environment

Palliative care-specialized institution for hospice(3), Hospice unit(3), 

Convalescent hospital for the Elderly(2), College of nursing(1), 

Emergency room(1), Working environment(1), Specialized hospital(1), 

Inner resources(1) 

Sub-total
13

(3.3)

Etc

Nurse (6), Old man(6), A terminal patient(3), Cancer patient(3), 

analysis(2), Mixed model(2), Factor analysis(1), Trend(1), 

Research(1), Concept development(1), Structural equation(1), 

Convergence(1), Validity(1), Reliability(1), Qualitative research(1), 

Organ donation(1), Terminal cancer patients(1), Blood cancer 

patient(1), Liberal arts(1), Christian nurse(1), Hospice nurse(1), 

Doctor(1), Patient(1), Art of Nursing (1), Christian(1), Youth(1), 

Employer(1), Effect(1), Meta-analysis(1),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1), 

Sub-total
46

(11.7)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국내  간호 련 연구 논문을 상으

로 연구 동향을 악하고 향후 간호학 분야에서의  간호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에서의  간호에 한 근을 시도하

여 기독 간호사의 역할과 인 간호의 발 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유형에서는 학 논문이 47편, 비 학 논문이 84편으로 비 학 논

문이 훨씬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비 학 논문 에는 17편을 제외한 

67편의 논문들이 국내 명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이었고  간호에 한 연구의 

학술지 게재가 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꾸 히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간호학문 역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진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이라 여겨지는데(유혜숙ㆍ소향숙ㆍ김혜숙, 2008)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간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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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한 진행 으며 이를 통해 인 간호를 지향하는 간호학 분야의 꾸 한 학

문  심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학은 휴먼 서비스 분야 에서도 인간을 

직 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로 추후 질병과 같은 기 상황에서 인 부분에 한 

상자의 심이 증가하는 것을 충분히 반 한 연구와 이것에 한 임상에서의 용

이 극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연구유형별 연구설계에서는 총 131편의 연구  질  연구인 상학  연구 2

편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1편  혼종모형 연구 1편을 제외한 127편이 양  연구 다. 

한, 127편의 양  연구 에서도 서술  조사연구가 77편, 상 계 연구가 20편, 방

법론이 5편으로 비 실험연구가 양  연구의 부분이었고 실험연구는 25편으로 나타

났다. 부분의 양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단순 조사연구 는데 성의 개념과 가

치는 상자가 처한 상황,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양  

연구만으로는 연구 상자의 인 측면을 담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유승

연, 2013). 따라서 연구 상자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계, 이를 통해 발견

하고 경험해 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 에 한 상자의 삶의 경험에 동기를 부여하는 

성, 인 측면(Burhardt, 1989)을 담아내기 해서는 간호 상자의 삶에 한 본질

인 측면과 그들의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삶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한 

연구 방법인 질  연구(Munhall, 2011; 공병혜, 2004; van Manen, 2014)의 시도를 더욱 

활발히 시도하여 인 측면에 한 깊이 있는 간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 된다. 그리고 상 계 연구의 부분에서(85.0%) Paloutzion와 Ellison(1982)의  

안녕 측정 도구를 사용하거나 일부 외국학자들이 개발한 것을 번안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졌는데 추후 한국의 문화  특수성을 고려한  간호와 련된 측

정 도구  재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연구 상자에 한 분석에서는 간호사가 연구 상인 경우가 41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다음 환자군이 33명으로 나타났다. 인 것에 한 심과 요구는 질병으

로 인한 고통과 기의 상황에서 높아지는데(윤매옥, 2009), 고통 가운데 처한 환자들

을 직  하며 돌보는 간호사는 상자의 신체 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 요구에

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간호사를 상자로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온 것도 이러한 에 부응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편 환자군을 상

자로 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 는데 그  암 환자 상 연구가 22편, 호스피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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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구가 5편이 있었다. 인간은 죽음이나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을 때 인 부분과 

같은 근원 인 문제에 심이 높아지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삶

의 소망을 갖고자 하는 요구가 나타나기 때문에(FishㆍShelly, 1983) 암 환자나 호스피

스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간호역량을 갖춘 간

호사의 돌 을 통해 상자의 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과 타인  자이신 

하나님과의 계에 있어 균형과 조화로운 안녕을 도와 인  회복을 끌어낼 수 있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반 하여(Hoover, 2002 ; Ross, 2006 ; 윤매옥, 2009) 향후 간

호학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요하게 다루어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넷째, 연구 주요어 분석은 총 148개의 주요어가 393회 사용되었는데 건강 역에서 

주요어의 사용 빈도가 279회(71.0%)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 역에서 55회(14.0%), 기타 

역 46회(11.7%), 환경 역 13회(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역의 하 역인 

 역에서  안녕, 성,  간호 등의 개념이 빈번하게 사용 는데, 이는 희

망이나 회복 탄력성, 자아 존 감, 삶의 만족, 공감 등과 같은 정의 의미를 가진 변

수와는 정 인 연 성이, 불안, 피로, 자살 험성, 우울, 소진, 스트 스, 가족 부담감

과 같은 부정  의미를 가진 변수와는 부 인 연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윤매

옥, 2005; 정정숙, 2005; Wong, K. F., & Yau, S. Y., 2010; 윤매옥, 2011). 한  

안녕   간호가 삶에 해 낙 인 을 갖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울과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희망과 안 의 상태로 변화를 이끌

어 질병 상태에서의 인  회복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복자ㆍ김 , 2012; 윤매

옥, 2005; 정정숙, 2005). 이와 련하여 본 연구의 주요어 분석 결과에서도  간호

가 기여하는 효과성이 반 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질병이나 죽음, 삶의 기  스트 스와 같은 부정  상황에 부닥칠 때 실

존 이고 인 차원의 문제에 한 인간의 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과 간호사는 이

러한 상황에 해 충분히 인지하고 민감하게 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을 총체 인 존재로 보며 인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인 간호를 지향

하는 간호학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추후 이와 련한 연구를 좀 

더 활발히 진행하여  간호의 요성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

로 여겨진다. 한편,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주요어 분석을 시도한 국내 간

호 연구 분석을 보면 많은 연구에서 간호, 건강 역에 한 주요어의 사용 비 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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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환경 역에 한 주요어를 이용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 일 된 의견이

었다(최명애 외, 2009). 인간과 환경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환경이 인간의 삶과 질

병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역이기에 추후  간호와 연 된 연구에서도 

환경  개념들을 좀 더 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결론 으로 국내  간호와 련된 연구는 유사한 개념들을 다루는 서술  연구

가 많았고 연구의 주요 개념과 연구 방법, 측정 도구 사용에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며 

질  연구나 실험 연구는 체 연구에서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따라서 향후 인 부분을 다루는 간호 연구에서 연구 상이 경험하는 여러 가

지 삶의 경험에 한 질  연구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심도 있게 연구 상을 이해하

고 다양한 재 방법을 용할 수 있는 실험연구에 해 더욱더 많은 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 분석의 결과에서  간호 제공의 정  효과에 한 연

구들이 확인되었으므로 간호 장에서 원활하고 한  간호의 제공이 필요하며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역량을 갖추고  안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간호

역량(spiritual care competence)은 실존에 한 의미와 삶의 목 을 발견해 나갈 때 

증진되는 것으로(Hoover, 2002) 임상 장에서 간호 상자의  요구에 한 간호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이다(van Leeuwen et al., 2007). 최근 기독교 각계에서는 ‘일터 

선교(Workplace Mission)’, ‘일터 성(Workplace Spirituality)’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

는데 각자가 일하는 처소에서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곳이 바로 선교와 도의 사역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

다(도 욱, 2017; 조 미ㆍ최은정ㆍ조은주, 2018). 이러한 에서 바른 신앙 과 성

을 갖춘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선교  사명감으로 간호 상자들의  요구에 

한 근을 하고  회복을 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가치 있

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련하여 기독교 에서의 간호사와 

간호 상자의  제 경험들에 한 고찰을 시도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향후  간호의 수행과 간호사의  성장,  간호를 받은 상자들

의  가치와 신앙 의 변화에 한 선교 (missional)이고 처방 (prescriptive)인 

연구의 진행을 시도해 간다면  간호를 비롯한 인 간호 연구의 발 에 기여하는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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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간호 분야의 양  연구에서 서술  조사연구가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재 연구는 다소 활발하지 못했다. 그 결

과 서술  조사 연구와 상 계 연구를 통해 주로  안녕과 련된 변수들을 찾

아내거나  안녕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쳤다. 따라서 지

까지 많은 조사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 성들을 재 연구로 연결해 실제  안녕의 

효과를 검정할 수 있는 실증 인 연구가 앞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상자의  안녕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실제 상황  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독교  인 간호 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지 까지 이루어진 부분의 연구에서 외국에서 개발한 설문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환경  요소와 문화, 특유의 정서가 반 된  안녕  성에 

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 성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바른 신앙 과 성을 갖춘 기독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선교  사명감으로 간

호 상자들의  요구에 한 근을 하고  회복을 한 노력을 해나가는 

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생한 간호 장에서 간호사와 간호 상자의  

제 경험들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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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영적 간호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 기독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

조 미 (고신 학교/주 자)

장유나 (고신 학교/교신 자)

최 주 (가야 학교)

목  본 연구는 간호 련 국내 연구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악하여 향후 간호

학 분야에서의 간호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기독교 에서의 간호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연구 상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간호와 련하여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총 131편이었고, 내용분

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 국내 간호 련 간호 연

구는 연구 설계, 측정도구의 사용, 연구의 주요 개념에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 다. 연

구설계에서는 양 연구  서술  연구가 부분이었고, 연구 상자는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주요어의 사용빈도는 건강 역이 가장 많았고, 그 에서도 역이 가장 

많았다. 역의 개념들은 정  의미를 가진 변수와는 정 인 연 성이, 부정  

의미를 가진 변수와는 부 인 연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결론 내용분석 결과 

 간호 제공의 정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역량을 

갖추어 간호 장에서 한  간호의 제공을 통해 인간호를 실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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