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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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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Self-care on Burnout in Primary Family Caregiver of Person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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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elf-care on burnout experienced by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per-

sons with dementia.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6 primary family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mentia at home in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

tiple regression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 24.0 for Windows. Results: The mean scores for self-care and burnout were 42.35 and 61.60, 

respectively. Self-care, subjective health status, living with a person with dementia, an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

tia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burnout in family caregivers. Self-care was identified as the strongest factor affecting burnout, ex-

plaining 13.9% of burnout with controlling factors in caregivers and care receivers. Conclusion: To prevent burnout in primary family care-

givers of persons with dementia, self-care of family caregivers should be emphasized. In nursing education, family caregivers should be 

recognized and approached as nursing clients who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their health. In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digital 

self-care or self-care improvement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designed to help family caregivers, and further studies on self-care 

centered on health of family caregivers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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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8년 10.2% (약 

75만 명)에서 2039년 12.3% (약 207만 명), 2050년 16.1% (약 

303만 명)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러한 급격한 증

가 추세에 따라 치매노인의 돌봄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의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다

양한 인지기능장애와 행동심리증상이 동반되며 만성적으로 진행

하여 악화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치매노인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초기부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질병경과에 따라 기본

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서 집중적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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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돌봄이 요구되고 돌봄제공자에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의

존성이 강한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치매노인의 돌봄

을 가족이 공동으로 책임지기보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노인

의 돌봄을 감당하는 주 돌봄제공자는 치매노인에게 초점을 맞추

면서 자신의 건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에 따라 주 

돌봄제공자의 건강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치매노인 주 돌봄제공자는 높은 노동 강도가 요구되며 과도한 

긴장감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으로 만성피로, 수면장애, 우울은 물

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 등의 기존 만성질환이 악화되

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허약위험성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2-4]. 또한 인지 및 신체기능의 감퇴로 인해 치매위험성이 증가

되면서 부부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적으로는 다양한 

정신적 압박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5]. 가족의 특

성상 자신과 가까웠던 가족 중 한 사람이 치매진단을 받을 때부

터 시작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매에 걸려 자신을 알

아보지 못하고 의사소통마저 단절되는 상황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 관계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만든다. 장기

적인 돌봄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적이며 점차 악화되는 치매노인

의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가족 구성원은 점차 두려움, 분노, 
슬픔, 허무함, 무력감, 죄책감 등을 나타낸다. 사회적으로도 활동

범위 및 대인관계가 제한되면서 고립되며 속박감과 소외감을 경

험하게 된다[6].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취약성에

도 불구하고 과도한 돌봄 행위를 지속하면서 주 돌봄제공자는 소

진을 경험하게 된다.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은 치매노인 돌봄 경험과 관련된 과도한 

요구가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탈진상태로,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손실과 무력감을 유발한다. 치매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

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상

실하고 신체적, 심리적 포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7]. 이러한 소진

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다 보면 자기방임뿐만 아니라 자살

까지도 생각하게 만든다[8]. 소진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

쳐 가족 간의 갈등, 배우자에 대한 폭력, 자녀의 방임, 심지어는 

가정 파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방임, 학대, 
폭력이 나타나거나 돌봄을 포기하고 입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치매노인을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하

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9]. 

그러나 기존의 치매노인 주 돌봄제공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

진보다는 부양부담감 위주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0]. 

부양부담감은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어려움

(hassles)과 돌봄에 대한 반응으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재정적 문제 등 구체적인 생활상의 변화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11]. 이에 반해 소진은 치매노인의 돌봄 과업 수행으

로 인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역치 수준을 초과하여 완전히 지

치고 포기한 고갈 상태[7]로 부양부담감보다 휠씬 더 심각한 상

태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어 본인의 삶과 치매노인

의 돌봄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으로 간호학적 개

념 중 하나인 자기돌봄을 들 수 있다[12]. 자기돌봄은 self-care

로 자가간호, 자기관리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13]. 그러나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은 일반인에 의해 수행되는 돌봄 행위

로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인 간호

와는 차이가 있으며 통제하고 감독하는 관리보다는 건강한 생활

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돕고 보살피

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다[14].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돌봄 경험과 관련하여 주 돌봄제공자 

자신의 생명과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본다는

[15] 폭넓은 의미로 자기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은 치매노인에게 일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만 주 돌봄제공자를 보는 것이 아닌 그들 또

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개념이다. 주 

돌봄제공자는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몸이 아플 때에도 쉬지 못하

거나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잊기도 하며 병원에 갈 시간이 없

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소

홀하면서 자기 방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에 취약한 주 돌봄제공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찰하고, 증상을 인식하여 판단하고,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 자

신을 돌보는 것은[16] 주 돌봄제공자의 건강을 중심으로 접근하

는 개념이며 질병예방, 건강회복, 건강유지,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돌봄은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

로서의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기도 하다[17].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돌봄뿐만 아니라 소진과 관련

된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진과 

관련된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

적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치매노인과의 가족관

계, 동거 여부, 돌봄 기간, 돌봄 시간, 교대 유무와 같은 돌봄 관

련 특성이 있다[5]. 주 돌봄제공자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

은 과업을 수행하고 가사나 육아 등을 책임지면서 끊임 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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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돌봄 노동자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8]. 연령이 증가할수

록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많이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능력도 저하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치매에 대한 이해 수

준이 낮아 돌봄을 수행할 때 더 힘겨워하고 지치게 된다[19]. 주

관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일수록 치매노인의 돌봄에 대한 스트레

스는 증가하고 치매노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

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20]. 치매노인과 동거하는 경우, 돌보

는 시간 및 기간이 증가할수록,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

우에는 치매노인에게 매여 분리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면서 자

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우므로 소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

다[3]. 또한 소진과 관련된 치매노인의 요인으로는 치매노인의 인

지기능, 행동심리증상과 같은 치매증상이 심해질수록 주 돌봄제

공자는 치매노인을 돌보고 증상에 대처하는 부분에 더 많은 부

담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한편 치매의 증상 

자체보다는 그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치매노인의 의존성이 주 

돌봄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21]. 따라서 자기돌

봄과 소진과의 관계를 확인할 때 소진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

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돌봄과 소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 [22]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 이론을 근거로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 이론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원인적 선행변인에 의한 평가, 대처, 적응의 전체적

인 과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스트레스, 대처, 적
응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이론적 기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이론

에서 스트레스는 단순한 자극이 아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

로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

락적 요인으로서의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노인과의 가족관계, 동거 여부, 돌봄 기간, 
돌봄 시간, 교대 유무)과 치매노인의 요인(인지기능, 행동심리증

상, 의존성)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지각에 

따라 해석하고 반응하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상황이라도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스

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22]. 본 연구에서는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을 치매노인을 돌

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자원을 탐색하고 고려하여 사용 가능

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도록 판단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평가와, 
개인의 자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내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인지

적·행동적 노력으로서의 대처과정으로 함께 적용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변수로서 소진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자기돌봄에 관한 개념은 기존에는 질병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도 돌

봐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간호사, 상담자, 기능손상노인

을 돌보는 가족에게 확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14,23,24].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에 관

한 선행연구도 건강증진 및 증상에 초점을 맞춘 자기돌봄 행동, 
건강행동패턴 등으로 이루어지거나 기능손상노인을 돌보는 가

족,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노인에 대한 연구로 소수 진행되었다

[14,16,25,26]. 또한 소진에 대한 연구는 부양경험에 대한 상황평

가, 대처, 부양부담, 사회적 지지, 삶의 질과 일부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으나 자기돌봄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7,28]. 그러나 소진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괄적인 변수들을 함께 고

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

하다. 따라서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자기돌

봄의 중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주 돌봄제공

자의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소

진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주 돌봄제

공자의 요인 및 치매노인의 요인, 자기돌봄과 소진의 특성 및 관

계를 파악하고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 [22]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 

이론을 근거로 하여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주 돌봄제

공자의 자기돌봄과 소진의 특성 및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

ure 1).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돌봄제공

자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병원에서 전문의로부터 치매진

단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을 가정에



220

https://jkan.or.kr

권정화 · 홍(손)귀령

https://doi.org/10.4040/jkan.20274

서 6개월 이상 돌보는 가족(배우자, 자녀)이다. 선행연구[29]에서 

치매가족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이 5시간 이상임을 근거로 하여, 
평균 5시간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을 수행하며 치매노인의 

돌봄에 일차적 책임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가족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제외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병

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

족이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f2)는 치매가족의 돌봄에 

관한 선행연구[30]와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소진에 관한 선행

연구[31]를 근거로 .15 (medium)로 설정하였고, 유의수준

(α) = .05, 검정력(1 - β) = .80,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과 관련 있

는 예측변수 13개(주 돌봄제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노인과의 가족관계, 동거 여부, 돌봄 기간, 돌봄 

시간, 교대 유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의존성, 자
기돌봄)로 설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가 131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6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6부를 제외

한 총 15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ASAS-R =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 DS = Dependence Scale; MMSE-DS =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NPI-Q = Neuropsychiatric Inventory Questionnaire; PBM = Pines Burnout Measure.

Figure 1. Substruction model of the theory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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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 돌봄제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주 돌봄제공자의 성별, 
연령(실제 출생년도),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문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현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

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의 1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은 매

우 건강하지 않다(1점),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

점), 건강한 편이다(4점), 매우 건강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2) 돌봄 관련 특성

주 돌봄제공자의 돌봄 관련 특성은 치매노인과의 가족관계, 동
거 여부, 돌봄 기간, 하루 돌봄 시간, 교대 유무를 설문하였으며 

소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혼동변수로서 치매가족 지원프로그

램 참여여부를 설문에 포함하였다. 

2) 치매노인의 요인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치매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치매노인의 성별, 연령(실제 

출생년도), 치매진단을 받은 연도, 치매의 종류를 설문하였다. 

(2) 인지기능 

인지기능은 Kim 등[32]이 한국어판 치매선별검사용으로 개발

한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

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MMSE-DS는 치매 진행 과정에서 인지기능의 상태변화 및 

경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측정

도구 중 하나이다[33]. MMSE-DS는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0 (틀림), 1 (맞음), 9 (평가 안됨)로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9를 제외한 전체 총점을 계산하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0점

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Kim 등[32]의 한국어판 도구개

발 당시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행동심리증상 

행동심리증상은 Neuropsychiatric Inventory Questionnaire 

(NPI-Q)를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한국어판으로 번안하고 

Kim 등[17]이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어판 

NPI-Q는 치매노인의 12가지 행동심리증상별로 증상의 심한 정

도와 보호자의 고통 정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치매노인의 증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보호자의 고

통 정도를 제외한 행동심리증상의 심한 정도만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증상의 심한 정도는 각 증상별로 0점에서 3점 범위로 측정

하여 전체 총점을 계산하였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6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Kim 등[17]의 한국어판 NPI-Q

를 표준화할 당시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4) 의존성 

의존성은 Stern 등[34]이 개발한 Dependence Scale (DS)을 

원저자의 도구사용 승인과 함께 Corporate Translations, Inc. 

(East Hartford, CT, USA)에서 번역한 한국어판으로 원저자에

게 제공받아 측정하였다. DS는 경한 의존도에서 높은 의존도까

지 다양한 의존도 수준을 나타내는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처

음 2문항(“집안일 등을 하는 데 기억을 상기시켜 주어야 하거나 

조언이 필요합니까?”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는 데 환자가 도움

을 필요로 합니까?”)은 아니오(0점), 가끔(1점), 자주(2점)로 응

답하고, 나머지 문항은 아니오(0점), 예(1점)로 응답하여 모든 항

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계산하였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노인의 의존성이 높아 주 돌봄제공

자에게 의존적 돌봄을 많이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Stern 등[34]의 도구개발 당시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자기돌봄 

자기돌봄은 Sousa 등[35]이 개발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 (ASAS-R)를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

역한 자기돌봄역량 평가도구로 측정하였다. ASAS-R 연구를 관

리하는 Marge Bott 교수에게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

자가 Brislin의 번역-역번역 방법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번

역과정의 1단계는 본 연구자와 전 영어강사 1인이 독립적으로 한

국어로 번역하여 2개의 독립된 번역본을 작성하였다. 2단계는 두 

명의 번역자가 두 개의 번역본과 원도구를 참고하여 합의하에 번

역 합성본을 완성하였다. 3단계는 번역 합성본을 한국어와 영어

에 능통하여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역번역을 

하였다. 4단계는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에게 역번역

본과 원도구의 내용 동등성을 확인하였다. 5단계는 도구의 가독

성 확인을 위해 본 도구의 대상인 주 돌봄제공자 2인과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1인, 병원간호사 1인에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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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자문을 받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추가하고 문항을 확

정하였다. ASAS-R은 총 15문항으로 도구의 측정은 1점(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며, 부정적 문항(4번, 11번, 14번, 15번 문항)은 역환산하여 전체 

총점을 계산해 평가하였다.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Sousa 등[35]의 

ASAS-R 도구개발 당시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4) 소진 

소진은 Pines 등[36]이 개발한 Pines Burnout Measure 

(PBM)를 Ahn과 Lee [37]가 가족원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수

정·보완한 소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입원환자가족, 암환자가족, 중환자가족 등 가족 돌봄제공자의 소

진을 측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38-40]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을 돌보는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신체적 소진, 정서적 소진, 정신적 소진의 3개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있다. 도구의 측정은 1점(없다), 2점(가끔), 3점(보

통), 4점(자주), 5점(항상)으로 측정하며 긍정적 문항(3번, 6번, 
12번, 14번, 17번, 18번, 19번)은 역환산하여 전체 총점을 계산

해 평가하였다.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Pines 등[36]의 도구개발 당시 .86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4.0 for 

Windows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및 치매노인의 요인, 자기

돌봄, 소진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

였다. 행동심리증상을 제외한 모든 연구변수는 정규분포의 가정

을 만족하였지만, 행동심리증상은 왜도 0.77, 첨도 0.99이었으며 

히스토그램상 정규분포형태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를 

제곱근(square root)으로 변환하여 정규성 만족을 확인한 후 분

석하였다.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및 치매노인의 요인에 따른 자기

돌봄과 소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과 치

매노인의 요인, 자기돌봄과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범
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χ2 test 및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

다.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 위계

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변수와 가족관계변수의 χ2 

test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파이 및 Cramer의 V계수가 

.88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연령의 개념을 포

함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변수를 배우자 그룹과 자녀 그룹으로 

구분하여 더미처리한 후 투입하였고 연령변수를 제외하였다. 다

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1~.61로 .80 미만이었고, 공차

한계(tolerance)는 .43~.88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

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은 1.13~2.33으로 10보다 크지 않

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고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관계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20으로 절대값이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만족

하였고, 표준화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정규 P–P plot에서 45도 직

선에 근접함을 확인하여 잔차의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며, 잔차가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산점도 확인을 통해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

을 만족하였다. 특이값 검증결과, 표준화 잔차는 - 1.92~2.51로 

절대값 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Cook’s distance 통계량은 

.00~.07로 절대값 1을 초과하지 않아 특이값을 나타내는 케이스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잔차의 독립성과 정규성,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위한 기본가정이 모두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소재 H

대학 부속병원 신경과 치매클리닉,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소

재 S, Y, G 치매안심센터, H, M 치매주간보호센터, A 재가장기

요양기관에서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

과 협조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 작성은 약 20분 내외로 소요되었으며 연구 대상자가 직

접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본 연

구자가 대신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을 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였다. 치매노인의 MMSE-DS 검사 시행에 대해 주 돌봄제공자

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치매노인에게 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주 돌봄제공자에게 설명해주었다. 신경과 치매클리닉

에서는 외래 대기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프로그램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및 재

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를 통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가

정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후에는 감사

의 표시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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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Differences in Main Variables according to Caregiver Factors and Care receiver Factors  (N = 156)

Characteristics
n (%)/ 
M ± SD

Self-care Burnout

M ± SD
t or F (p)
Scheffé 

M ± SD
t or F (p)
Scheffé 

Caregiver factor

    Gender

        Man 46 (29.5) 43.00 ± 7.61 0.65 (.519) 61.07 ± 13.54 - 0.31 (.754)

        Woman 110 (70.5) 42.07 ± 8.39 61.83 ± 13.96

    Age (yr) 66.4 ± 13.26

        ≤ 59 52 (33.3) 44.00 ± 7.73 1.28 (.284) 59.60 ± 13.42 0.63 (.596)

        60~69 31 (19.9) 40.61 ± 8.78 63.13 ± 14.17

        70~79 43 (27.6) 42.09 ± 7.89 62.98 ± 14.65

        ≥ 80 30 (19.2) 41.63 ± 8.47 61.53 ± 13.02

    Education (yr) 10.93 ± 4.93

        < 1a 6 (3.8) 32.17 ± 5.12 8.49 (< .001)
a, b, c < d

76.33 ± 11.59 6.43 (<.001)
a, b > d        1~6b 39 (25.0) 41.18 ± 8.33 65.23 ± 12.20

        7~12c 63 (40.4) 41.11 ± 7.82 62.19 ± 14.29

        ≥ 13d 48 (30.8) 46.19 ± 6.96 56.04 ± 12.37

    Family relationship

        Spouse 85 (54.6) 41.16 ± 8.12 - 2.00 (.047) 62.87 ± 13.45 1.26 (.210)

        Offspring 71 (45.4) 43.76 ± 8.02 60.08 ± 14.14

    Living together

        Yes 137 (87.8) 41.73 ± 8.26 - 2.58 (.011) 61.57 ± 14.29 - 0.08 (.936)

        No 19 (12.2) 46.79 ± 5.79 61.84 ± 9.84

    Duration of caregiving (yr) 4.33 ± 3.18

        ≤ 5 116 (74.4) 43.09 ± 7.84 1.97 (.051) 59.68 ± 13.15 - 3.04 (.003)

        ≥ 6 40 (25.6) 40.18 ± 8.74 67.18 ± 14.28

    Hours of caregiving (/day) 14.68 ± 6.94

        ≤ 12 74 (47.4) 45.12 ± 6.76 4.26 (< .001) 57.80 ± 12.87 - 3.38 (.001)

        ≥ 13 82 (52.6) 39.84 ± 8.53 65.04 ± 13.77

    Presence of helping person 

        Yes 75 (48.1) 41.47 ± 8.26 - 1.30 (.196) 63.04 ± 13.65 1.26 (.212)

        No 81 (51.9) 43.16 ± 8.03 60.27 ± 13.88

    Participation in family support program 

        Yes 67 (42.9) 42.91 ± 7.92 0.75 (.455) 60.40 ± 12.93 - 0.94 (.348)

        No 89 (57.1) 41.92 ± 8.34 62.51 ± 14.42

Care receiver factor

    Gender

        Man 60 (38.5) 40.67 ± 8.21 - 2.06 (.042) 63.70 ± 13.02 1.51 (.134)

        Woman 96 (61.5) 43.40 ± 7.99 60.29 ± 14.17

    Age (yr) 80.6 ± 7.13

        ≤ 79a 78 (50.0) 43.01 ± 7.41 3.52 (.032)
a > c

60.92 ± 13.01 1.44 (.241)

        80~89b 62 (39.7) 42.81 ± 8.43 61.03 ± 13.96

        ≥ 90c 16 (10.3) 37.31 ± 9.30 67.13 ± 16.39

    Type of dementia

        Alzheimer’s dementiaa 116 (74.4) 43.16 ± 7.69 2.44 (.090) 59.80 ± 13.24 4.09 (.019)
a < b        Vascular dementiab 35 (22.4) 39.71 ± 8.49 67.14 ± 14.24

        Other (Alcholic, FTD, DLB)c 5 (3.2) 42.00 ± 13.62 64.60 ± 15.44

DLB = Dementia of Lewy body; FTD = Frontotemporal dementia;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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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

view Board)의 승인(HYI-18-055-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

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익명성 보장, 본인의 의사에 의

한 연구 철회 및 중단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

다. 서면 동의서에는 본 연구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비밀보장, 보관 및 폐기에 대한 내용을 추

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1.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주 돌봄제공자의 평균 연령은 66.4세였으

며 여성(70.5%)이 많았다. 교육수준은 7년 이상 12년 이하 

40.4%, 13년 이상 30.8%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

은 2.96 (± 1.05)점이었다. 치매노인과의 가족관계는 배우자 

54.6%, 아들, 딸, 며느리를 포함한 자녀 45.4%로 분포하였다. 치

매노인과 동거하면서 돌보는 대상자는 87.8%로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고 돌봄 기간은 평균 4.33년, 하루 돌봄 시간은 평균 14. 

68시간이었다. 치매노인 돌봄을 교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

한 대상자가 81명(51.9%)이었고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도 89명(57.1%)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치매노인의 요인

치매노인의 평균 연령은 80.6세였고 여성(61.5%)이 많았으며 

치매유병기간은 평균 4.60 (± 3.23)년으로 나타났다.  치매의 종

류로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74.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혈관

성 치매 22.4%, 알콜성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루이체 치매를 

포함한 기타 치매가 3.2%이었다(Table 1).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은 MMSE-DS로 측정한 점수로 30점 총점에 평균 14.41 

(± 6.73)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동심리증상은 36점 

총점에 평균 10.72 (± 6.91)점이었고 의존성 점수는 15점 총점에 

평균 9.79 (± 2.69)점으로 나타났다.

3. 자기돌봄과 소진 정도

자기돌봄은 15점에서 75점까지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42.35점

이었고, 소진은 2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61.6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및 치매노인의 요인에 따른 자기

돌봄과 소진의 차이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및 치매노인의 요인에 따른 자기돌봄은 

대상자의 교육수준(F = 8.49, p < .001), 치매노인과의 가족관계

(t = - 2.00, p = .047), 동거 여부(t = - 2.58, p = .011), 하루 돌봄 

시간(t = 4.26, p < .001), 치매노인의 성별(t = - 2.06, p = .042) 

및 연령(F = 3.52, p = .03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및 치매노인의 요인에 따른 소진

은 대상자의 교육수준(F = 6.43, p < .001), 돌봄 기간(t = - 3.04, 
p = .003), 하루 돌봄 시간(t = - 3.38, p = .001), 치매의 종류

(F = 4.09, p = .01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able 1). 

5.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자기돌봄은 대상자의 교육수준(r = .35, p < .001), 주관적 건강

상태(r = .28,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으며, 돌봄 기간(r = - .20, p = .012), 하루 돌봄 시간(r = - .34, 
p < .001),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r = - .27, p = .001), 의존성

(r = - .25, p = .00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즉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자기돌봄을 잘 수행하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기간과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이 심하고, 의존성이 높을수

록 자기돌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소진은 대상자의 치매노인 돌봄 기간(r = .29, p < .001), 하루 

돌봄 시간(r = .29, p < .001),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r = .44, 
p < .001), 의존성(r = .41,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으며, 대상자의 교육수준(r = - .31,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r = - .48, p < .001), 자기돌봄(r = - .61, p < .001)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치매노인을 돌보는 

Table 2. Level of Self-care and Burnout                                 (N = 156)

Variables M ± SD 
Actual 
range

Possible 
range

Self-care 42.35 ± 8.15 21~63 15~75

    Having power for self-care 17.77 ± 4.01 7~27 6~30

    Developing power for self-care 14.54 ± 3.40 6~23 5~25

    Lacking power for self-care 10.04 ± 3.12 4~18 4~20

Burnout 61.60 ± 13.80 31~96 20~100

    Physical burnout 21.19 ± 5.62 10~30 6~30

    Emotional burnout 22.37 ± 5.46 9~35 7~35

    Psychological burnout 18.04 ± 5.03 9~33 7~35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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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 = 156)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Caregiver age 1

2. Caregiver education - .45 
(< .001)

1

3. Subjective health status - .05 
(.546)

.19 
(.021)

1

4. Duration of caregiving - .01 
(.875)

- .08 
(.339)

- .13 
(.106)

1

5. Hours of caregiving .40 
(< .001)

- .43 
(< .001)

- .20 
(.014)

- .01 
(.987)

1

6. Cognitive function† - .02 
(.815)

.13 
(.155)

.10 
(.260)

- .19 
(.034)

- .13 
(.166)

1

7. BPSD†† - .09 
(.242)

- .16 
(.042)

- .30 
(< .001)

.17 
(.034)

.19 
(.018)

- .23 
(.010)

1

8. Dependency .14 
(.082)

- .22 
(.006)

- .28 
(< .001)

.19 
(.017)

.32 
(< .001)

- .44 
(< .001)

.38 
(< .001)

1

9. Self-care - .13 
(.118)

.35 
(< .001)

.28 
(< .001)

- .20 
(.012)

- .34 
(< .001)

.17 
(.055)

- .27 
(.001)

- .25 
(.002)

1

10. Burnout .08 
(.354)

- .31 
(< .001)

- .48 
(< .001)

.29 
(< .001)

.29 
(< .001)

- .15 
(.109)

.44 
(< .001)

.41 
(< .001)

- .61 
(< .001)

1

BPSD =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Missing (n = 33); ††Square root transformation.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Self-care and Burnout  (N = 156)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SE β t p 95% Cl B SE β t p 95% Cl

(Constant) 60.64 8.85  6.85 < .001 43.10~78.17 89.74 9.10 9.86 < .001 71.70~107.78

Caregiver gender 

(woman)†

0.33 2.27 .01 0.15 .884 - 4.17~4.84 - 0.64 1.99 - .02 - 0.32 .748 - 4.58~3.30

Caregiver education - 0.29 0.26 - .11 - 1.12 .266 - 0.81~0.23 - 0.03 0.23 - .01 - 0.12 .906 - 0.49~0.43

Subjective health status - 3.98 1.01 - .30 - 3.96 < .001 - 5.97 to - 1.99 - 3.08 0.89 - .23 - 3.46 .001 - 4.84 to - 1.32

Family relationship 

(spouse)††

3.40 2.93 .13 1.16 .249 - 2.41~9.21 3.65 2.56 .14 1.43 .156 - 1.41~8.72

Living together (yes)§ - 10.41 3.57 - .24 - 2.91 .004 - 17.49 to - 3.33 - 11.20 3.12 - .26 - 3.59 < .001 - 17.38 to - 5.02

Duration of caregiving 0.62 0.32 .15 1.95 .054 - 0.01~1.24 0.37 0.28 .09 1.31 .194 - 0.19~0.92

Hours of caregiving 0.26 0.17 .14 1.53 .129 - 0.08~0.61 0.12 0.15 .06 0.79 .433 - 0.18~0.42

Presence of helping 

person (yes)||

- 1.73 2.09 - .06 - 0.83 .410 - 5.88~2.42 - 2.34 1.83 - .09 - 1.28 .202 - 5.96~1.28

Cognitive function¶ 0.03 0.16 .02 0.19 .849 - 0.29~0.35 0.10 0.14 .05 0.73 .470 - 0.18~0.38

BPSD# 3.46 0.96 .29 3.60 < .001 1.56~5.37 2.88 0.85 .25 3.41 .001 1.20~4.55

Dependency 0.53 0.45 .11 1.18 .241 - 0.36~1.42 0.76 0.39 .15 1.93 .056 - 0.02~1.54

Self-care - 0.73 0.12 - .43 - 6.02 <. 001 - 0.97 to - 0.49

F (p) 7.90 (< .001) 12.55 (< .001)

R2 .439 .578

∆R2  .139

Adjusted R2 .383 .532

BPSD =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CI = Confidence interval; SE = Standard error.
Referent groups of dummy variables were †Caregiver gender (man), ††Family relationship (offspring), §Living together (no), ||Presence of helping 
person (no), ¶Missing (n = 33), #Square root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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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이 심할수

록, 의존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고 주 돌봄제공자의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돌봄을 잘 할

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6.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을 바

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과 치매노

인의 요인을 투입하여 통제한 후 2단계에 투입한 자기돌봄이 종

속변수인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2단계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과 치매노

인의 요인으로 대상자의 성별(여성, 남성), 교육수준, 주관적 건

강상태, 치매노인과의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동거 여부(동거, 
비동거), 돌봄 기간, 돌봄 시간, 교대 유무(있음, 없음), 치매노인

의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의존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 

중 대상자의 성별, 치매노인과의 가족관계, 동거 여부, 교대 유무

는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β = - .30, p < .001), 동거 여부(β = - .24, p = .004), 행동심리

증상(β = .29, p < .001)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 

43.9%로 나타났다(F = 7.90, p < .001).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1단계에 투입한 주 돌봄제공자

의 요인과 치매노인의 요인을 통제한 후 자기돌봄을 추가로 투입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돌봄(β = - .43, p < .001)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이 57.8%로 증가하였

다(F = 12.55, p < .001). 1단계에 투입한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과 

치매노인의 요인을 통제하고 자기돌봄은 소진을 13.9% 더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 [22]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 

이론을 바탕으로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주 돌봄제공

자의 자기돌봄과 소진의 특성 및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10명(70.5%)으로 

남성 46명(29.5%)보다 많았다. 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 일차

적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 돌봄 역할을 감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뿐만 아니라 남

성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

쪽 성별로 편중된 지원이 아닌 성별에 따른 돌봄 및 대처의 차이

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66.4세로 70세 이상 노인이 46.8%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의 평균연령이 80.6세로 

높아지면서 주 돌봄제공자 또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주 돌봄제공자가 고령화되는 현상은 항상성 예비

능의 감소로 신체기능이 저하되면서 건강이 취약해지는 노인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치매노인 돌봄을 교대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1.9%였고,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

상자도 57.1%로 과반수의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는 경우 그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간 축적된 돌봄 부담은 소진으로 이어지거나 다른 가족 구성

원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8]. 따라

서 치매노인의 돌봄을 교대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 내 

역할분담이나 협력체계 구축 및 사회공공서비스를 마련하는 방

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자기돌봄은 15점에서 75점까지의 점수 범위에

서 평균 42.35점으로 나타났다.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에 따른 자

기돌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치매

노인과의 관계에서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치매노인과 동거하는 

경우에, 13시간 이상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자기돌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본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검색 및 학습과 관련된 이해수

준이 저하되어 자기돌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 돌봄제공자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낮은 교육수준의 대상자는 자기

돌봄 정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배우자 그룹은 54.6%로 과반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그룹에 비해 자기돌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그룹은 자녀 그

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교육수준 및 기능수준이 저하되

어 건강문제에 취약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치매노인

을 돌보는 배우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강문제

에 취약한 배우자 그룹의 자기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요

구된다. 치매노인과 동거하면서 하루 13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

는 경우 자기돌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치매노인 돌봄에 속박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

는 여유가 없어져[6] 결국 자기돌봄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하루 치매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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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간은 평균 14.68시간이며, 52.6%의 대상자가 13시간 이

상의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돌봄을 감당하는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은 간호 실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소진은 총점 100점 중 평균 61.60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3.08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했을 때 입

원한 노인 돌봄 가족 2.66점, 중환자실 환자 돌봄 가족 2.61점, 
말기암 환자 돌봄 가족 2.2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40]. 또한 가정간호 환자의 주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소진이 다른 뇌혈관

질환이나 악성 신생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소진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치매노인 주 돌봄

제공자의 소진이 높은 수준임을 뒷받침하였다[19].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및 치매노인의 요인에 따른 소진의 차이

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치매노인을 돌보는 

기간과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의 종류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보

다는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진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치매

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의사소통 방법 등 치매노인에게 돌봄

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담이 점

차 축적되어 소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치매노인

을 6년 이상 돌보거나 하루 13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소진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속박의 결과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치매노인의 증상이 심해지고 의존성

이 높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소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치매보다는 혈관성 치매가 

초기부터 움직임 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돌봄 

노동의 강도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소진 정도가 상대적으로 증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진과 관련된 대상자의 교육수준, 돌봄 기

간과 돌봄 시간에 대한 고려와 함께, 혈관성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간호중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진은 주 돌봄제공자의 건강 및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과 그 영향요인을 확

인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돌봄, 주관적 건강상태, 동거 

여부,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

인되었으며, 이들 전체의 설명력은 57.8%였다. 이는 주 돌봄제공

자가 자기돌봄을 잘 수행하지 못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

적일수록, 치매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치매노인의 행동심리

증상이 심할수록 소진의 위험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돌봄은 소진에 대한 가장 주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 돌봄제공자가 자신을 방치하면서 건강이 악

화되면 치매노인에게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없고 자신과 치

매노인의 삶의 질도 저하되어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된다는 선행연

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41]. 따라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

돌봄에 대한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 돌봄제공자

의 자기돌봄역량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42] 첫째, 치매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

하여 자기돌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자기돌봄의 필요

성은 인정하지만 눈앞에 닥친 상황에 치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는 경우, 셋째,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치매노인의 돌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기돌봄행위의 수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소진된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

봄이 이루어지지 못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원, 수술, 항암치

료, 우울, 치매발병, 자살, 사망한 사례들을 다수 접하면서 안타

까운 사회적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매진단을 

받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간호중재가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대부분의 주 돌봄제공자는 치매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초기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한다[43]. 치매노인을 

돌보는 초기의 시행착오와 잘못된 인식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보다는 무작정 자신을 희생하고 방치하며 건강이 악화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

기 치매검진이 이루어지는 치매안심센터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간호사가 치매조기검진은 물

론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등록 및 정밀검진사업, 치매가족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방문간호서비스, 조호물품제공 및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예방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치매검진을 수행하고 진단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치매

가족을 위한 간호사의 전반적인 교육과 상담이 체계적이고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돌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자기돌봄(self-care)에 대한 접근[44]을 

치매가족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자기돌봄은 스

마트폰 어플의 활용과 웨어러블 장치 및 원격 모니터링 등의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다. 가정 

기반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기돌봄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및 

YouTube의 활용, 코칭 및 온라인 컨설턴트 건강서비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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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등을 통해 치매가족의 자기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치매가족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소진을 예

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고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소진의 영향요인으

로 확인되어 선행연구에서 주 돌봄제공자의 부양부담에 대한 예

측요인으로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45]. 주관적 

건강상태는 객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

하고 받아들이는 인지적인 측면이 강한 요인으로 객관적 건강상

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치매가족 건강관리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치매노인의 돌봄을 책임지는 주 돌봄제공자에게 특별건강검진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동 

및 건강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건강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건강지원

을 통해 대상자가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자신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소진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14].

본 연구 결과 치매노인과의 동거 여부는 소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치매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기존 자신의 가정

을 돌보면서 발생하는 역할부담과 함께 치매노인의 가정을 돌봐

야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 자녀의 

돌봄을 함께 수행하면서 가사 일까지 전담해야하는 주 돌봄제공

자들은 이중 돌봄의 책임이 가중되면서 소진의 위험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가중된 역할부담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소진을 발생시키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치매노인과의 동거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이중 돌봄의 부담을 가진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을 예

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은 소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선

행연구에서 소진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6]. 행동심리증상은 가정에서 치매노인의 돌봄을 

포기하고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하는 영향요인이며[47], 치매

노인과 주 돌봄제공자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관계를 

악화시키고 대상자의 소진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저

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48]. 따라서 자기돌봄을 향상시키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Algase 등[49]은 행동심리증상을 치매노인의 미

충족 욕구에서 나오는 표현방식으로 접근하여 욕구반영이론(the 

need-driven dementia-compromised behavior [NDB] model)

으로 설명하였다. 행동심리증상을 문제행동이 아닌 욕구반영이

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매노인의 행동심리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주 돌봄제공자에게는 행동심리

증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적인 교육을 제

공함은 물론 치매노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

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자기돌봄과 소진 정

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선행연구에서 치매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자

신을 챙길 수 있다는 내용과[50]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는 단순한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의 참여여부가 아닌 프로그램

을 통해 치매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다른 주 돌봄제공자들과 서

로 지지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참여하는 지원프로그램의 종류 및 제공받는 

서비스의 양에 따라서도 자기돌봄과 소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의 양적 확

대는 물론 주 돌봄제공자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50].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

의를 요한다. 첫째, 수도권에 위치한 일개 대학병원, 6개의 치매

안심센터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을 방문하는 주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

한이 있다. 둘째, 자기돌봄 측정도구인 ASAS-R은 인지적 평가 

중 일차적, 이차적 평가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도구 자체

가 이차적 평가와 대처로 구분되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임의로 ASAS-R의 문항을 Lazarus와 Folkman [22]의 스트레

스, 대처, 적응이론에 맞추어 재분류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ASAS-R 문항 중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자원으로서의 체력, 
건강행동, 정보탐색능력, 자신을 위한 시간활용, 자신의 방법 활

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탐색하고 평가하는 문항은 인지적 평가 중 

이차적 평가로,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고 건강관리방법을 

찾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문항은 인지적·행동적 노력

으로서의 대처로 재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치매노인의 인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MMSE-DS 검사를 총 156명의 대상자 중 

33명의 경우 시행하지 못하여 21.2%의 결측이 발생해 인지기능

과 관련된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는 주 돌봄제공자

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검사 수행을 거부한 경우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MMSE-DS 검사 시 치매노인의 자존심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와상상태로 가정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의 검사를 

위한 가정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 연구 대상자의 설문조사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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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 경우 치매노인의 상태가 매우 의존적이거나 중증도 

이상의 사례가 많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소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연구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 [22]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이론을 토대로 

하여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

봄이 소진에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자기

돌봄의 개념을 대처자원으로서의 자기돌봄역량을 판단하고 평가

하는 인지적 평가의 측면과 실제적인 자기돌봄의 요구를 실천하

는 대처의 측면으로 함께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또한 주 돌봄제공자를 의존적 돌봄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

의 건강을 돌볼 책임이 있는 주체적인 대상자로서의 관점으로 접

근한 연구이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 [22]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 

이론을 근거로 하여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주 돌봄제

공자의 자기돌봄과 소진의 특성 및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돌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 돌봄제공자는 치매노인에게 의존적 돌봄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통 수준 이하의 자기돌봄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노인 주 돌봄제공자의 

소진은 다른 뇌혈관질환이나 악성 신생물 질환 등을 가진 노인을 

돌보는 돌봄제공자의 소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자기돌봄은 주 돌봄제공자의 요인 및 치매노인의 요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 소진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돌봄에 대한 접근이 중요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매노인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과 

소진에 관한 추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치매

노인 주 돌봄제공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표본 집단으로 구분

하여 자기돌봄과 소진에 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치매

노인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요인을 규명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치매노인 주 

돌봄제공자의 자기돌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는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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