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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 신부전은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발병되며, 신장의 구조적, 기

능적 손상이 있거나 신장 손상 유무와 상관없이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15ml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한신장학회, 2021).

따라서 만성 신부전 환자는 투석을 통해 체내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제

거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일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Loghman-

Adham, 2003). 따라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관리는 단순히 질병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공현희,

2016). 만성 신부전 환자는 투석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겪어야 하고(박혜

연, 2021), 질병 이전의 상태처럼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우울감

및 삶의 질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서남숙과 심은경, 2020).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시행되는 투석요법은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으로

구분된다(김혜원, 2007). 혈액 투석은 병원에서 의료인이 투석의 모든 치료

과정을 책임져서 관리해주며, 동정맥루 수술을 한 투석 혈관에 바늘을 찔러

나온 혈액을 투석기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몸에 있는 혈액을 빼내어 요

독과 수분을 제거한다(강보미, 이윤신과 석소현, 2020). 혈액 투석은 하루 4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투석 펌프가 200-250ml/min 속도로 이루어져 혈액

학적 불균형 및 심장 질환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주 3회 투석을 하기에 식

습관이 매우 제한적이다(강미경, 강선미와 김수영, 2013; 이현정, 김봉희와

강희영, 2020).

복막 투석은 복강 내에 삽입된 도관을 이용하여 스스로 매일 3-4회 이상

복막 안에 고삼투성 투석액을 주입하고 교환함으로써 혈장과 투석액 사이

의 확산 및 삼투현상에 의해 체내에 쌓인 요독과 수분을 하루에 수차례 제

거한다(이정림, 유병철, 임학과 이용환, 2010). 복막 투석은 혈액 투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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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천천히 용질을 제거할 수 있어 전해질 불균형이 적고 잔여 신기능을 오

래 보존할 수 있으며, 식이 제한이 덜 엄격하다는 장점이 있다(Jansen et

al., 2002). 반면 복막 투석은 혈액 투석과 달리 스스로 가정에서 도관 소독

및 관리 등을 해야 되고 월 1회 병원 진료 및 검사를 예약하여 내원해야

된다(김은향, 2015). 복막 투석은 스스로 투석 환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 투석 시 부담감을 호소하며 부적절한 관리는 투석을 중단하거나 복막

염 등으로 진행되어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구재언, 2001; 김혜

원, 2007). 또한 복막 투석 환자는 복막염을 1회 이상 경험한 경우가 대부

분이며, 복막염으로 복막 투석에서 혈액 투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가장 많

다(대한신장학회, 2021). 이에 복막 투석 환자는 무균적인 투석이 이루어져

야 되나, 무균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변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필

요하다(이범경, 2007; 이정이, 2008).

장기간 지속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건강문제들은 복막 투석 환

자의 삶에 의욕을 감소시키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임은정, 2015). 또한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은 다른 만성 질환자

인 환자의 삶의 질보다 더 낮다고 보고된다(신호식 등, 2010; 오숙희와 유

은광, 2006).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은 질병의 적응 정도 및 건강 상태

에 대한 지표가 되었으며 사망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전정자와 정영미, 2000). 투석 환자의 삶

의 질은 사회적 지지(권금순과 임경희, 2019), 피로(김미경과 김희승, 1997),

우울(김시숙과 류은정, 2018)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

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대한 분석한 연구

는 없어 변수들 간의 상관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질환자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및 완화할 수 있는 완

충 역할을 한다(Bovier, Chamot, & Perneger, 2004). 투석 환자에게는 사회

적 지지 중에서 의료인 지지와 가족 지지가 치료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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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권수빈, 2019; 김옥수, 1993). 장기간 지속된 복

막 투석은 복막 성상의 변화로 투석 적절도가 감소되어 합병증 발생이 증

가하기 때문에(김영혜, 김요나와 이내영, 2008) 의료인으로부터 투석을 통해

제거된 수분의 양 정도및 복막 상태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김정민 등, 2017). 의료인 지지는 환자의 치료 이행을 증진시켜 복막 투석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을 제공한다(Kutner & Brogan,

1990). 또한 가족 지지는 일상생활에서 희망과 격려를 통해 치료를 유지하

도록 옆에서 도와주며 치료 이행 및 합병증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김혜원,

2007). 이에 의료인과 가족은 복막 투석 치료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 역할을

하며, 투석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만들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구재언, 2001; 김혜원, 2007; 박영희, 2007).

투석 환자에게 있어 피로는 70% 이상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이며, 심각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증상으로 간과된다(최은영과 이향련, 2005;

Rhee, 2016). 특히 복막 투석 환자는 투석 상황에 따라 하루에 4-5시간 또

는 약 8-10시간 간격으로 투석을 시행해야 되고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직접 투석액을 교환해야 된다. 그리고 매달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 방문을

해야 하므로 피로감을 심하게 호소한다(강정희, 강지연과 이영옥, 2011; 양

진향과 조명옥, 2021). 또한 복막 투석 도관 관리가 소홀해지면 만성 염증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항생제 치료까지 추가됨으로 피로감이 더욱 심해지

게 된다. 또한 합병증 발생으로 잦은 입원을 할 경우 부정적인 생각과 심신

이 약해져 삶의 영향을 준다(박영주와 김영숙, 2018; Jhamb et al., 2009).

피로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이 삶에 영향을 준

다고 제시되었고 피로의 정도나 빈도 및 지속 기간에 따라 연관성이 있다

(김혜원, 2012; 박영희, 2007; 박현경과 김정선, 2017).

피로와 우울은 투석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적 반응 중 하나이

다(Kimmel, 2002). 복막 투석 환자는 복강 내에 삽입된 도관이 복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신체 불편감 및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고 도관 감염으로 복

막염이 생겨 복막 투석을 중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우울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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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채윤정, 2014). 또한 장기적인 투석은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과 직업 상실 등의 문제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며, 신체상의 변

화와 죽음에 대한 불안 및 공포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 문제를 겪는다(이영

희와 김혜숙, 2015; 이정림 등, 2010). 우울감은 치료 이행을 저해시키고 질

병 악화와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서남숙, 강승자, 김재희와

김세자, 2013; 이선라와 박윤진, 2021; 최인과 한숙정, 2015). 심리적인 요인

을 관리하는 것은 지속적인 치료에 매우 중요하며(신호식 등, 2010), 피로와

우울은 일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투석 환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반민경, 2021; 윤민영과 서순림, 2012). 따라서 복막 투석 환자들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과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혈액 투석 환자의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

가 시행되었을 뿐 복막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복막 투석은

혈액 투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고 의료기관 방문 간격이 길어

의료인과의 접근성이 혈액 투석보다 어려운 관계로 연구가 미비하다. 1달에

한 번 병원을 내원하는 복막 투석 환자는 질병 및 투석 관리에 있어 문제

가 발생되어도 초기 치료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복막 투석 환자는 장

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기에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의 관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생 동안

복막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의 연구로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속적인 치료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

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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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료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한

다.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에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5)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다.

3. 용어정의

1) 사회적 지지

(1) 이론적 정의: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가족, 의료인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제공받

아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자

원을 의미한다(Cobb, 197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김옥수(1993)가 투석 환자 대상으로 개발

한 도구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2) 피로

(1) 이론적 정의: 피로는 일이나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능력 상실,

심신의 소진, 활력 상실 및 인내력이 감소되는 주관적인

느낌을 포함한 다차원적 증상을 의미한다(Jones & Meleis,

199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Tack(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피로 척도

를 최은영(2005)이 투석 환자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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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1) 이론적 정의: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근심, 슬픔,

상실감, 무기력,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

다(Beck, Ward, Meldelson, Mock, & Erbaugh, 196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61)에 의하여 개발된 BDI 검사

(Beck Depression Inventory) 척도를 김지혜, 이은호, 황

순택과 홍상황(2014)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Ⅱ

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4)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는 개

인이 지각하는 생활과 경험에 대한 안녕 상태로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이다(김옥수, 199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방활란(1991)이 개발한 말기 신 질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를 김옥수(1993)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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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지원과 격려를 얻어 긍정적인 자원을 얻는

것을 말하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정보,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사회적 지지라고 뜻한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는 타인 중에서도 가족과 의료인 등으로 나눌 수 있으

며, 가족은 투석 환자를 돌보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자원으로 정서적

지지 및 재정적인 도움 등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 중에 하나이다

(강미경 등, 2013).

가족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과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조력자로써 일생에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옥수,

1993). 의료인 지지는 투석 환자에게 치료와 투석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자

원으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며(김선

아, 2007), 의료인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는 투석 환자의 외적 자원으로

건강행위와 질병 결과에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차지은과 이명선, 2015).

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대상자를 극복하게 돕고 긍정적인 상

황으로 변화하게 하여(박병준, 2012; 채영란, 강효영, 이선희, 조영미와 구현

주, 2020), 장기적인 치료 성공 및 대상자들의 질병 적응에 도움을 주기 때

문이다(조현민과 유은광, 2014; Theodoritsi et al., 2016). 투석 환자들이 투

석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

여 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가족과 의료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 제공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옥수, 1993; 노성배, 임

효남, 이미향과 김두리, 2019).

복막 투석 환자에게 심리 사회적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 치료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신호식 등, 2010). 복막 투석 환자에게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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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환자들의 자가 간호 역량을 증진시키며, 스스로 자신의 건강 유지

및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권수빈, 2019). 복막 투석

환자는 의료인 및 여러 관계 속에서 지지와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평생 투

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감소되고, 반면에 희망감과

치료 순응도가 증가되어 지속적인 투석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소

남순, 2003).

이에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는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투석 치료에 영

향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로써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간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2. 투석 환자의 피로

피로는 개념을 정의하거나 객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규정하기는 어렵

지만 신체적, 정신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불쾌감, 에너

지 결핍, 지침 등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최은영, 2005). 질병을 앓

고 있는 환자들의 피로는 질병의 증상 및 그 증상들에서 기인되는 피로를

경험한다(송효정과 김현주, 2007; Horigan, 2012).

만성질환자들에 의해 보고된 피로는 질병에 대한 공통적인 반응으로 일

반적 피로감, 기력 소진 또는 에너지 감소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표현한

다(Jhamb, Weisbord, Steel, & Unruh, 2008). 피로는 만성 질환 중에서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비특이적인 흔한 증상이며(McCann

& Boore, 2000), 주로 질환과 동반되는 피로는 휴식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

는 특성을 가진다(Doris, Lee & Man, 2010).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

으로 수면을 방해하면 질환의 치료도 방해할 수 있다(조화숙과 김대란,

2010). 투석 환자의 피로는 투석 치료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현재 피로하지 않더라도 피로가 증가될 것이 두려워 어떤

일에 대한 도전을 꺼리며 스트레스, 우울, 수면장애 등을 많이 경험한다(임

선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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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 투석 환자의 피로는 다른 만성질환자 및 지역사회 인구의 피로보다

상당히 높아 피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며, 피로는 수면의 질, 정신적 요인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김미경과 김희승, 1997; Tian et al., 2020). 복막

투석은 스스로 가정에서 복강에 삽입된 관을 통해 투석을 해야 되며, 투석

방법은 1일 3-4회 또는 투석 적절도 수치 및 복강 상태에 따라 더 많은 투

석을 시행해야 되어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투석을 해야 되는 불편

함이 있어 피로도가 높다(임은정, 2015). 복막 투석의 경우 투석 전 몸무게

를 측정한 후 투석액을 5-10분간 주입하고 30분간 머물게 한 뒤 투석액을

밖으로 배출시켜 복막 투석 주머니에 모인 투석액을 측정하여 주입량과 배

출량을 비교하여 투석을 통해 제거된 수분의 양을 확인한다(채윤정, 2014).

또한 투석을 하더라도 투석액 배출이 용이하지 않거나 도관의 꺾임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면에 방해를 주고 투석이 잘 시행되는지 주의 깊게 관

찰해야 되어 복막 투석에 대한 스트레스로 피로감이 높다고 한다(이성희,

2009; 이정이, 2008). 복막 투석 환자에 피로는 치료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한다(Ossareh, Roozbeh, Krishnan, Bargman, & Oreopoulos, 2003).

피로는 투석 환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나 주관적인 증상을 측정함으로 개

인의 기분, 환경, 컨디션 등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많

은 어려움이 있어 피로감이 간과되어 온 부분이다(박미숙, 2009). 복막 투석

환자의 피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문

제의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간호 문제

임을 알 수 있다.

3. 투석 환자의 우울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잃으며 불면증 또는 과도한 잠, 에

너지의 부족, 집중력의 감퇴, 무가치함을 느끼거나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체중 감소 및 증가와 같은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의 상태로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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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정서적 장애이다(김성윤, 2008).

투석 환자는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과 제한된 수분 섭취,

피로, 스트레스, 불안, 신체기능 저하, 직업 및 가정생활의 상실에서 오는

박탈감과 무기력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다(박경엽과

유은광, 2018). 또한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투석 치

료를 받아야 되는 투석 환자들은 다른 만성 질환자에 비해 우울을 자주 경

험한다(조계화와 성기월, 2000). 투석 환자의 우울은 내과적 치료에 대한 순

응도를 낮추어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게 하여(서순림과 조인희, 2014), 투

석 환자의 입원 및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불확

실한 미래로 자살에 대한 생각과 우울감이 높다(Sanathan et al., 2014; Lin,

Han, & Pan, 2015). 투석 환자는 임상적으로 심한 우울을 경험하며(조영문

과 윤경순, 2017), 우울이 높은 투석 환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이 힘들어 투석 환자의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과 의료인의 꾸준

한 관심이 필요하다(김서윤과 양진향, 2015; Goh & Griva, 2018).

복막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게 나

타났으며, 절망감과 내적인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 연관이 있다(김

한우, 김지혜, 김대중과 이동수, 2002). 복막 투석 환자는 스스로 투석 치료

를 해야 하는 심리적이 부담감으로 인해 우울 및 부정적 정서가 흔히 발생

한다(이정림 등, 2010). 또한 복막 투석 환자들은 복부에 도관을 삽입하고

있어 신체상에 영향을 주며 본인이 매력이 없어 보이고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 우울감이 높다(최인과 한숙정, 2015). 복막 투석 환자는 가정에서 스스

로 도관 부위 및 치료 생활을 하기에 응급 상황 시 치료의 부담감이 높으

며, 무균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기에 신체에 삽입된 관을 관리하는 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우울을 경험

한다(이정이, 2008).

이에 복막 투석 환자는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야만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투석 부위 관리 및 합병증 예방에 부담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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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울을 대부분 경험하며, 이에 우울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강정희

등, 2011). 선행연구에서 BDI-Ⅱ로 검사한 결과에서 투석 환자들은 투석을

시작하고 적어도 1달 정도 중증도 우울 현상이 보였으나, 12달 뒤에는 중증

도 우울 현상이 감소하고 최경도 점수까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Jung et al., 2016), 투석 환자의 우울을 시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적

인 투석 치료에 영향을 줌으로써 중요하게 나타났다(Kimmel, 2002).

복막 투석 환자의 우울은 심리적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치료

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

리되어야 하는 간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4.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

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경제적 등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과 만족감이라고 표현

하였다(공현희, 2016; 김미영, 2020).

현대의 보건 의료에서도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인 질병의 증등도, 사

망률 등의 임상적 변수보다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질에 관심

을 가져, 생명의 보존과 수명 연장에 중점을 두었던 의학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와 삶의 질 중요성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Freed, 1984;

Heyland et al, 1998).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은 복부에 삽입된 도관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

지고 복부의 체액 정체 등의 문제로 변화된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자아개

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전정자와 정영미, 2000). 복

막 투석 환자에게 삶의 질은 발병 이후 변화된 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투석 환자의 사망률과도 관계가 있는 중요

한 요인이다(Sesso, Rodrigues-Neto, & Ferraz, 2003). 투석 환자는 신대체

요법의 기술 발달로 인해 환자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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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20), 완전한 치유법을 기대하기보다는 투석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

하게 된다는 것을 투석 환자들은 알고 있다(홍미선, 2018). 질병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투석 환자들에게 삶의 질은 중요한 문제이다

(김진, 2005; 조윤희, 2016).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증상과 사회, 심

리적 상태를 포함한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에 다른 만성질환이나

일반 환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공현희, 2016; Kring & Crane, 2009). 투석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신체적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제한이 많아 삶의

질이 낮았으며(김경덕, 2020; Cleary & Drennan, 2005), 투석 환자는 지속

적인 치료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주어 삶

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혜원과 최스미, 2013; 양혜주,

2001).

이에 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할 필요가 있으며(강미경 등, 2013; 차지은과 이명선, 2014), 복막 투석 환자

의 삶의 질은 일생 동안 받아야 되는 투석 치료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문제 요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가 필요한 간호 문제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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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고, D 광역시 Y 대학병원 인공신장실에

서 복막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

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복막 투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복막 투석 환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

2) 제외 기준

(1) 신장이식을 받은 자

(2)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을 같이 하는 자

(3) 정신과 전문의에게 우울증을 진단받고 항우울제 복용 중인 자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크기 산정을 위하여 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선

행연구를 참고하였다(전영애, 2018).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으로 설정하였다. 예측 변수는

일반적 특성 7개(성별, 연령, 학력, 종교, 가족 월평균수입, 투석 관련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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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투석 정보 제공원)와 독립변수 3개(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를 포함

하여 총 10개로 하였다.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에 필요한 연구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118명이었

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복막 투석 중인 환자 총 1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3.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김옥수(1993)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 측정도구로 구성된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 점수의 합을 사회

적 지지 정도로 보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김옥수(1993)의 연구 도구 개발 당시 가족 지지는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의료인 지지는 Cronbach's α는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가족 지지 .94, 의료인 지지 .92이었으며, 전체 항목인 사회

적 지지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96 이었다.

2) 피로

Tack (1991)은 류마티스 관절염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피로 측정

도구를 최은영(2005)이 투석 환자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

하였다. 측정도구는 피로 영향 8문항과 피로 정도 3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10점 척도이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최은영(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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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Beck 등(1961)에 의해 개발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김지

혜 등(2014)이 한국판 Beck 우울척도-Ⅱ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 21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13점은 최경도, 14-19점은 경도,

20-28점은 중증도, 29-63점은 고도로 구분한다. 본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86이었고, 한국판 BDI-Ⅱ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9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 이었다.

4) 삶의 질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방활란(1991)이 개발하고 김옥수

(1993)가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6개의 하

위개념으로 정서 상태 12문항, 사회 활동 8문항, 신체 증상 6문항, 가족 지

지 및 경제 상태 4문항, 삶에 대한 태도 5문항, 건강에 대한 인식 6문항 구

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41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게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

하였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4였고, 김옥수(1993)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6 이었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D 광역시 Y 대학병원에 병원장 및 간호본부의 연구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복막 투석실 외래로 내원하여 치료받는 투석 환자 130

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인 정보 보호 관리 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자는 직접 설문지를 배

포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COVID-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고 실시하였다. 복막 투석 환자에게 2021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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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간 자료 수집을 하였고 설문 조사가 완료된 후에

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27.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료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

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 승인(40525-

202103-HR-002-0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첨부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자의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모든

자료를 익명화하고 설문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지 않음을 설명했다.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연구 내용은 패스워드



- 17 -

로 잠금장치가 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

문지는 3년간 보관 후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할 것이다.



- 18 -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치료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의 성별은 남성 71명(54.6%), 여성이 59명(45.4%)이 참여했고, 50-59세

의 연령이 55명(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종 학력은 대졸 이

상이 58명(44.6%), 종교가 있는 경우가 103명(79.2%) 이었다. 직업은 대부

분이 무직인 경우가 103명(79.2%)으로 많았다. 가족 월평균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58명(44.6%), 100-200만원 미만이 32명(24.6%), 200만원 이상이 40

명(30.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치료 관련 특성에서는 투석 기간 3년 미만이 63명(48.5%), 3년

이상이 67명(51.5%)으로 나타났다. 투석 관련 입원 경험은 3-4회가 54명

(41.5%)으로 가장 많았다. 투석 관련 이유로 입원한 경우가 투석 시 사용되

는 도관 감염이 50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이 30명(23.1%), 심혈관 증상으로 25명(19.2%), 고칼륨혈증으로 13명(10.0%),

혈압 문제 12명(9.2%)으로 나타났다. 투석 정보 제공원으로 간호사가 66명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 46명(35.4%), 기타(인터넷, 서적 및

자조모임)가 18명(13.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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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71 54.6
여자 59 45.4

연령(세) <50 54 41.5
50-59 55 42.3
≥60 21 16.2

최종 학력 대졸 이상 58 44.6
고졸 42 32.3
중졸 이하 30 23.1

종교 유 103 79.2
무 27 20.8

경제활동 유 27 20.8
무 103 79.2

가족 월평균수입(만원) 100 미만 58 44.6
100-200 미만 32 24.6
200 이상 40 30.8

투석 기간(년) <3 63 48.5
≥3 67 51.5

투석 관련 입원경험(회) 1-2 40 30.8
3-4 54 41.5
≥5 36 27.7

투석 관련 입원이유 투석 도관 감염 50 38.5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30 23.1
심혈관 증상 25 19.2
고칼륨혈증 13 10.0
혈압 문제 12 9.2

투석 정보 제공원 간호사 66 50.8
의사 46 35.4
기타(인터넷, 서적, 자조모임) 18 13.8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치료 관련 특성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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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

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 중 최소 1.13점에서 최대 4.83점이었으며

평균 2.87±0.86점이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인 가족 지지는

2.83±0.91점, 의료인 지지는 2.92±0.86점이었다. 피로는 10점 만점 중 최소

2.09점에서 최대 7.91점이었으며 평균 4.48±1.68점이었다. 피로 하위 영역인

피로 영향은 4.34±1.73점, 피로 정도는 4.53±1.72점이었다. 우울은 63점 만점

중 최소 0점에서 최대 40점이며, 평균 13.41±12.26점이었다. 우울 점수 범위

로 구분한 결과, 최경도 78명(60%), 경도 12명(9.2%), 중증도 14명(10.8%),

고도 26명(20%) 이었다. 삶의 질은 5점 만점에 최소 1.34점에서 최대 4.17

점이며 평균 2.61±0.70점이었다. 삶의 질을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정

서 상태 2.56±0.85점, 사회활동 2.68±0.85점, 신체증상 2.68±0.66점, 가족 지

지 및 경제 상태 2.61±0.81점, 삶에 대한 태도 2.60±0.77점, 건강에 대한 인

식 2.55±0.71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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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정도

(N=130)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범위

사회적 지지 2.87± 0.86 1.13 4.83 1-5

가족 지지 2.83± 0.91

의료인 지지 2.92± 0.86

피로 4.48± 1.68 2.09 7.91 1-10

피로영향 4.34± 1.73

피로정도 4.53± 1.72

우울 13.41±12.26 0 40 0-63

최경도(0-13) 78(60.0) 4.64± 4.13

경도(14-19) 12( 9.2) 16.25± 1.60

중증도(20-28) 14(10.8) 22.57± 2.10

고도 (29-63) 26(20.0) 33.46± 3.28

삶의 질 2.61± 0.70 1.34 4.17 1-5

정서 상태 2.56± 0.85

사회 활동 2.68± 0.85

신체 증상 2.68± 0.66

가족 지지 및 경제 상태 2.61± 0.81

삶에 대한 태도 2.60± 0.77

건강에 대한 인식 2.55±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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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및 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0대 미만과 60세 이상이 50-59세보다

삶의 질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F=3.60, p=0.03).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

이 중졸 이하보다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3.40, p=0.037). 종교가

있는 경우가 무교보다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4.26, p<0.001).

가족 월평균수입은 100만원 미만보다 200만원 이상이 삶의 질 정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F=3.32, p=0.039). 투석 관련 입원 경험은 1-2회 입원한 경우

보다 5회 이상 입원한 경험이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F=11.46,

p<0.001). 투석 정보 제공원의 경우 간호사가 기타(인터넷, 서적, 자조모임)

보다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10.1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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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삶의 질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2.58±0.73 -0.47 0.640
여자 2.64±0.67

연령(세)
<50a 2.76±0.71 3.60 0.030*

50-59b 2.42±0.70 (a, c>b)
≥60c 2.72±0.63

최종 학력
대졸 이상a 2.77±0.66 3.40 0.037*

고졸b 2.53±0.67 (a>c)
중졸 이하c 2.39±0.77

종교
유 2.73±0.68 4.26 <.001
무 2.13±0.60

경제활동
유 2.36±0.66 -2.04 0.430
무 2.67±0.71

가족 월평균수입(만원)
100 미만a 2.45±0.70 3.32 0.039*

100-200 미만b 2.63±0.74 (a<c)
200 이상c 2.82±0.63

투석 기간(년)
<3 2.59±0.69 -0.29 0.773
≥3 2.63±0.72

투석 관련 입원경험(회)
1-2a 2.88±0.64 11.46 <.001*

3-4b 2.69±0.66 (a>c)
≥5c 2.18±0.66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및 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N=130)

*사후검증: Scheffe’s test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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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구분
삶의 질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투석 관련 입원이유

투석 도관 문제 2.70±0.65 1.69 0.157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2.49±0.71

심혈관 증상 2.79±0.69

고칼륨혈증 2.51±0.90

혈압 문제 2.25±0.59

투석 정보 제공원

간호사a 2.82±0.67 10.12 <.001*

의사b 2.51±0.68 (a>c)

기타(인터넷, 서적, 자조모임)c 2.06±0.54

*사후검증: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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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피로(r=-.74, p<.001)와 우울(r=-.72, p<.001)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r=.8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피로와 우울은 감소

하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증가한다. 대상자의 피로는 우울

(r=.7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피로는 삶의 질(r=-.75,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피로가 증가할수록

우울도 증가하였고 피로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였다. 대상자의 우

울과 삶의 질(r=-.71, p<.001)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이 증가

할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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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상관관계

(N=130)

변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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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지지 1

피로
-.74
(<.001)

1

우울
-.72
(<.001)

.76
(<.001)

1

삶의 질
.82
(<.001)

-.75
(<.001)

-.71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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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회귀 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최종

학력, 종교, 가족 월평균수입, 투석 관련 입원 경험, 투석 정보 제공원을 통

제변수로 1단계에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

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을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93으로 절대값이 2에 가까워 자기상

관이 없었다. 공차한계의 범위는 모델Ⅰ에서 0.369-0.806, 모델Ⅱ에서 0.28-0.68

로 모두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델Ⅰ에서 1.24-2.67, 모델Ⅱ

에서 1.472-3.545의 범위로 10을 넘지 않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델Ⅰ(F=6.65,

p<.001), 모델Ⅱ(F=27.66, p<.001)모형으로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였다. 모

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모델Ⅰ의 설명력은 33%, 모델Ⅱ의 설명력은 74%

로 나타났으며, R2의 변화량이 4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모델Ⅰ은 대상자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더미 변수 처리하

여 투입된 결과 투석 정보 제공원인 간호사(B=0.71, p<.001), 종교가 있는

경우(B=0.54, p<.001), 투석 정보 제공원인 의사(B=0.51, p=.004), 투석 관련

입원 경험이 1-2회(B=0.40, p=.016), 3-4회(B=0.29, p=.043) 순으로 삶의 질

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모델Ⅱ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B=0.42, p<.001), 투석 정보 제공원인

간호사(B=0.32, p=.005), 의사(B=0.24, p=.035), 독립변수인 우울(B=-0.01,

p=.004) 순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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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 증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감소되고 투석 정보

제공원인 간호사와 의사에게 정보를 얻을 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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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N=130)

변수
Model Ⅰ Model Ⅱ

B SE β t p B SE β t p
연령(세)
<50 0.10 0.17 0.07 0.61 .545 0.15 0.10 0.11 1.45 .149
50-59 -0.27 0.16 -0.19 -1.77 .080 -0.10 0.10 -0.07 -1.01 .31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12 0.18 0.07 0.63 .530 -0.09 0.11 -0.05 -0.80 .427
고졸 0.14 0.13 0.09 1.01 .313 0.06 0.08 0.04 0.72 .471

종교 0.54 0.14 0.31 3.90 <.001 0.04 0.09 0.02 0.44 .657
가족 월평균수입(만원)
100 미만 -0.18 0.15 -0.13 -1.21 .228 0.04 0.09 0.03 0.49 .627
100-200 미만 -0.20 0.15 -0.12 -1.35 .180 -0.05 0.09 -0.03 -0.50 .620

투석 관련 입원경험(회)
1-2 0.40 0.16 0.26 2.44 .016 0.01 0.11 0.01 0.13 .895
3-4 0.29 0.14 0.20 2.04 .043 0.01 0.09 0.01 0.09 .931

투석 정보 제공원
의사 0.51 0.17 0.35 2.97 .004 0.24 0.11 0.16 2.13 .035
간호사 0.71 0.17 0.51 4.27 <.001 0.32 0.11 0.23 2.83 .005

사회적 지지 0.42 0.06 0.52 6.81 <.001
피로 -0.05 0.04 -0.11 -1.33 .187
우울 -0.01 <.001 -0.23 -2.90 .004

Adj. R2 .33 .74
∆Adj. R2=.41

F(p) 6.65(<.001) 27.66(<.001)

*Reference group: 연령(세): 60 이상, 최종 학력: 대졸 이상, 종교: 없음, 가족 월평균수입(만원): 200 이상, 투석 관련 입원경험(회): 5 이상,
투석 정보 제공원: 기타(인터넷, 관련 서적, 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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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 영향력 정도를 비교하여,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 최종 학력, 종교, 가족 월평균수입, 투석

관련 입원 경험, 투석 정보제공원이 삶의 질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복막 투석 환자의 연령을 보면 50대 미만과

60세 이상이 50-59세보다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0-59세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한 결과 생애 주기별에 가장 큰 경제적 변화 시기이자

인생의 전환점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어(채윤정, 안준희, 강경표와 조은

희, 2020; 허지연과 심정하, 2020),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연령은

생애 주기별로 변화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투석 환자의 투병

생활에 큰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 학력과 가족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기 쉬워 그렇지 않은 투석 환자들보다 비교적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 삶의 질이 높았다(전정자와 정영미, 2000). 그

러나 가정과 직장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투석 환자의 특성상 정

기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월평균수입이 높

을수록 가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이 높았다(윤수경과

탁영란, 2014; 차지은, 2018; Bonney, Finkelstein, Lytton, Schiff, & Steel,

1978; Sesso et al., 2003). 종교가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높았으며, 투석 환

자들에게 있어 영성과 종교의식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영성은

단지 종교적인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자기수용 등의 내적인 가

치를 포함한다(O'Neill & Kenny, 1998; Patel, Shah, Peterson, & Kimmel,

2002). 단순한 종교 유무를 넘어 종교를 통해 성숙된 영성과 종교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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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때 종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Edmondson, Park, Blank, Fenster,

& Mills, 2007),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삶의 영향을 준다고 사

료된다.

투석 관련 입원 경험이 적고 투석 정보 제공원이 의료인에게 받을 때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투석 환자의 마음에 의지할 곳이

있어 삶의 질에 유의하게 나타났다(박현경과 김정선, 2017; Edmondson et

al, 2007). 투석 관련 입원 경험은 다른 질병의 환자보다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투병 생활 및 입원 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기에 투석 환자의 입원

경험이 적을수록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투석 관련 합병증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더 잦은 투석과 도관을 삽입하여 혈액 투석까지 해야 됨으로 어

려움을 겪게 된다(김미녀, 2018; 홍미선, 2018). 투석 정보 제공원은 의료인

이 제공할 때 삶의 질이 높았으며, 임은정(2015)의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투석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만족도는 투석실 간호

사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79%가 응답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병원 횟수가 적고 복막 투석에 관한 부분을 투석실 간호사가 가장 많

이 알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은 삶의 질과 서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여, 권금순과 임경희(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피로

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김혜원과 최스미

(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임은지, 2016; 조윤희, 2016). 피로와 우울은 양

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결과(박현경과 김정선, 2017; 최은영과

이향련, 2005)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는

힘든 투석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되며, 스스로 복막 투석 치료를 해야 되는 투석

환자에게는 다른 만성질환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복막 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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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장기간에 걸쳐 규칙적인 투석 치료를 해야 되어 피로와 우울이 높

았으며, 피로와 우울은 삶의 질을 낮추어 장기적인 투석 생활에 부정적 영

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1%로 나타났다. 삶의 질

에 유의한 변수로 사회적 지지, 우울, 투석 정보 제공자인 간호사와 의사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사회적 지지가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결속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망률에도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김시숙과 류은정, 2018). 이는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역할을 나타냈다. 또한 투석 환자들은

의료인과 만남과 많은 대화를 통해 정이 생겨 실제적으로 의료인과 자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하며(King & Bushwick, 1994), 의료인은

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력자임을 알 수 있었

다. 투석 정보 제공자인 간호사는 임은정(2015)의 연구에서도 투석 정보를

간호사에게 제공받을 때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

지하였다. 차지은과 이명선(2015)의 연구에서도 의료인은 투석 환자와 의사

소통을 할 때 일방적인 정보 전달법보다는 투석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의료인은 투석 환자의 장기적인 치

료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치료적인 접근과 관리가 필요하며, 정서적인

부분까지 공감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민경(2021)의

연구에서도 복막 투석 환자의 우울은 치료 순응도와 삶의 질에 연관성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우울이 심할수록 치료 순응도를 낮추어

투석 치료를 자의로 거부하여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우울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막 투석 환자의 우울은 스

스로 투석 치료를 할 때 치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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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복막염, 투석의 기술적 역량, 영양 상태 등의 문제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빈도가 낮은 복막 투석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고 적절한 치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인들

의 치료적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또한 중요할 것이다(임은정,

2015). 이를 위해서는 내원 시 주기적인 우울 사정 및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일생 동안 복막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는 투

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삶

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복막 투석 환자의 연구가 부족한 상

황에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임을 규

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다. 또한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를 높여줄 수 있는 가정 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촉진되길 기대한다. 본 연

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복막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복막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복막 투석 환자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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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D 광역시 Y 대학병원 복막 투석실에서 정기적으로 복막 투석

중인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복막 투

석 환자의 특성과 삶의 질에 따른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이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피로

와 우울은 삶의 질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와 우울로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4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

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복막 투석 환자

의 우울을 조기에 사정하여 우울의 정도 및 심각성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

을 통해 조기 치료를 권장하여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생 동안 복막 투석을 받아야 되는

환자의 삶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복막 투석 환자들을 위하여 추후 간호 연구의

방향과 실무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복막 투석 환자의 치료 기간과 투석 시간 간격 및 치료 환경에 따

른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치료적 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정도

를 확인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

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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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정도 측정)

▶ 다음의 문항은 귀하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느끼고 있는 가족(배우자, 부

모, 형제, 자매, 자식, 기타 가족)의 지지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란에 ∨ 표 해주십시오.

NO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은 나를 돌보아 주고 사랑해 준다.

2
가족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충고를 해준다.

3
가족은 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을 어
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준다.

4
가족은 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
를 제공해 준다.

5
가족은 내가 희망을 잃고 치료를 중단 하
려할 때 격려 해주고 용기를 준다.

6
가족은 나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
해 준다.

7
가족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8
가족은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치료법(체
중조절, 식이요법, 투약)을 확실하게 일깨
워 준다.

9
가족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다.

10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칭찬해
준다.

11
가족은 의논 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12
가족은 나와 하루 중 자주 이야기 하며 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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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의료인 지지정도 측정)

▶ 다음의 문항은 귀하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느끼고 있는 의료인(간호사,

의사)의 지지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 표 해주십시오.

NO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의료인은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희망을 갖도록 권유해 준다.

2
의료인은 내가 취한 식이요법 및 치료행
위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3
의료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
해 나를 도와준다.

4
의료인은 내가 질병치료에 최선을 다하도
록 나를 확실하게 일깨워 준다.

5
의료인은 내가 병원의 지시를 잘 수행 했
을 때 칭찬을 해준다.

6
의료인은 나에게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7
의료인은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
해 준다.

8 의료인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9
의료인은 내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충고를 해준다.

10
의료인 나에게 생긴 문제의 해결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11
의료인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2
의료인은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귀를 기울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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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 도구

▶ 아래 질문을 읽어보시고 귀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피로 정도

를 “∨” 표시를 해주십시오. (피로 정도를 1-10번 중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하거나 기록해 주십시오.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

십시오.)

1. 지난 일주일동안 어느 정도의 피로를 경험하였습니까?

1-----2-----3-----4-----5-----6-----7-----8-----9-----10

(전혀 피로하지 않다.) (매우 피로하다.)

2. 당신이 경험한 피로는 얼마나 심합니까?

1-----2-----3-----4-----5-----6-----7-----8-----9-----10

(전혀 심하지 않다.) (매우 심하다.)

3. 지난 일주일동안 피로로 인해 고통 받은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2-----3-----4-----5-----6-----7-----8-----9-----10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매우 고통스럽다.)

■ 귀하께서 피로로 인해 하는 일이 얼마나 방해받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오락 또는 취미활동이 피로 때문에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1-----2-----3-----4-----5-----6-----7-----8-----9-----10

(전혀 방해하지 않다.) (매우 많이 방해한다.)

5. 사회활동(직장생활, 학업 등)이 피로 때문에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1-----2-----3-----4-----5-----6-----7-----8-----9-----10

(전혀 방해하지 않다.) (매우 많이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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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구나 가족을 방문하는 것이 피로 때문에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1-----2-----3-----4-----5-----6-----7-----8-----9-----10

(전혀 방해하지 않다.) (매우 많이 방해한다.)

7. 자가간호행위(목욕, 식사, 옷입기 등)가 피로 때문에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1-----2-----3-----4-----5-----6-----7-----8-----9-----10

(전혀 방해받지 않다.) (매우 많이 방해한다.)

8. 집안일(부엌일, 요리, 청소, 빨래 등)이 피로 때문에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1-----2-----3-----4-----5-----6-----7-----8-----9-----10

(전혀 방해하지 않다.) (매우 많이 방해한다.)

9. 걸어다니는 것이 피로 때문에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1-----2-----3-----4-----5-----6-----7-----8-----9-----10

(전혀 방해하지 않다.) (매우 많이 방해한다.)

10. 부부생활이 피로 때문에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1-----2-----3-----4-----5-----6-----7-----8-----9-----10

(전혀 방해하지 않다.) (매우 많이 방해한다.)

11. 전체적인 일상생활하기가 피로 때문에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1-----2-----3-----4-----5-----6-----7-----8-----9-----10

(전혀 방해받지 않다.) (매우 많이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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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울 도구

▶ 다음은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번호에 4가지 문항 중 지난 2
주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골라
“∨표”를 하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픔 때가 자주 있다.

2 나는 항상 슬프다.

3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견딜 수가 없다.

2

0 나는 미래에 대해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이전에 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었다.

2 나는 내 앞날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3 나는 미래가 희망이 없고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

0 나는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생각보다 많은 실패를 했다.

2 돌이켜보면, 나는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

3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

4

0 나는 이전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1 나의 이전만큼 일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2 나는 이전과 달리 일에서 즐거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3 나는 이전과 달리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했던 일이나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자주 있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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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7

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변함없이 같은 느낌이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3 나는 나 자신을 혐오한다.

8

0 나는 이전에 비해 자신을 더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1 나는 이전에 비해 나자신을 더 많이 탓한다.

2 내가 저지른 실수는 다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자신을 비난한다.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할 것이다.

10

0 나는 이전보다 울음이 더 많아지지 않았다.

1 나는 이전보다 울음이 더 많아졌다.

2 나는 사소한 일에도 울음이 터져 나온다.

3 나는 울고 싶어도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이전보다 더 초조하거나 긴장되지 않는다.

1 나는 이전보다 더 초조하고 긴장된다.

2 나는 너무 초조해서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3 나는 너무 초조해서 계속 움직이거나 뭐든 하고 있어야 한다.

12

0 나는 사람들이나 일에 대한 관심이 변하지 않았다.

1 나는 사람들이나 일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2 나는 사람들이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3 나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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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나는 이전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이전처럼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2 나는 이전처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3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리기 힘들다.

14

0 나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이전만큼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 나는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5

0 나는 이전에 비해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1 나는 이전보다 기력이 떨어졌다.

2 나는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3 나는 기력이 너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수면 양상에 변화가 없다.

1a 나는 이전보다 잠이 약간 늘었다.

1b 나는 이전보다 잠이 약간 줄었다.

2a 나는 이전보다 잠이 훨씬 늘었다.

2b 나는 이전보다 잠이 훨씬 줄었다.

3a 나는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잔다.

3b 나는 이전보다 1-2시간 일찍 잠을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17

0 나는 이전에 비해 짜증이 심해지지 않는다.

1 나는 이전에 비해 짜증이 약간 늘었다.

2 나는 이전에 비해 짜증이 훨씬 심해졌다.

3 나는 항상 짜증이 난다.

18

0 나의 식욕에 변화가 없다.

1a 나는 이전에 비해 식욕이 약간 줄었다.

1b 나는 이전에 비해 식욕이 약간 늘었다.

2a 나는 이전에 비해 식욕이 많이 줄었다.

2b 나는 이전에 비해 식욕이 많이 늘었다.

3a 나는 식욕이 전혀 없다.

3b 나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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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나는 이전처럼 집중을 잘 할 수 있다.

1 나는 이전만큼 집중을 잘 할 수 없다.

2 나는 어떤 일에도 오래 집중하기가 어렵다.

3 나는 어떤 일에도 전혀 집중할 수가 없다.

20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

1 나는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이전에 해왔던 많은 일들을 하기 힘들다.

3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21

0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1 나는 이전에 비해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최근에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3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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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질 도구

▶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생활에 대한 느낌과

가장 잘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번

호
내 용

항상

있었다

자주

있었다

가끔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1
지난 한달 동안 미칠 것 같다고 느

낀 적이 있었습니까?

2 슬프고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까?

3
공연히 걱정스럽고 불안한 적이 있

었습니까?

4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

까?

5 신경질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6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7
자신의 처지에 분노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8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9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10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11
지난 한달 동안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

12
당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

까? *

13
지난 한달 동안 몸이 가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14 어지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15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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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 용

항상

있었다

자주

있었다

가끔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16 호흡이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까?

17 쥐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18 배변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19
지난 한달 동안 신체적으로 피로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번

호
내 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

당신의 사회적 활동에 만족합니

까?(이웃과의 교제, 동창모임, 또는

종교 활동 등) *

21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합니까? *

22
당신은 남들 만큼 일 할 능력이 있

다고 생각합니까? *

23
당신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합니

까? *

24
취미, 오락,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합니까? *

25

현재의 신체적 상태로 인해 당신의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까?(직장생활,

공부, 또는 가사활동)
26 마음이 평온했습니까? *

27
계속해서 병원에 오는 것이 부담스

럽습니까?

28 피부가 검어졌습니까?

29 병원비 조달이 수월 합니까? *

30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경제적으

로 충분합니까? *

31
가정에서의 위치에 대해 만족합니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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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 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합니까? *

33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

34
당신의 질병과 현재의 신체적 상태

를 받아들입니까? *

35
당신은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

36
지난 한달 동안 긍정적으로 생활했

습니까? *

37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38 당신의 수면 상태에 만족합니까? *

39 체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40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현재

의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

41
당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

다고 느낍니까? *

▶ * 역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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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구학적 조사

▶ 아래 질문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하거나 기록해 주

십시오.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연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1. 성별: ➀ 남자 ➁ 여자
2. 연령: ➀ 20-29세 ➁ 30-39세 ➂ 40-49세 ➃ 50-59세 ➄ 60-65세
3. 최종 학력: ➀ 중졸 이하 ➁ 고졸 ➂ 대졸 이상

4. 종교: ➀ 천주교 ➁ 기독교 ➂ 불교 ➃ 없음 ➄ 기타( )
5. 결혼: ➀ 미혼 ➁ 기혼 ➂ 이혼 ➃ 사별
6. 경제활동: ➀ 안한다 ➁ 한다
7. 가족 월평균수입: ➀ 0-50만원 미만 ➁ 50-100만원미만

➂ 100- 200만원 미만 ➃ 200만원 이상

<치료 관련 특성>

1. 투석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➀ 간호사 ➁ 의사 ➂ 관련서적 ➃ 인터넷 ➄ 투석 환자모임

2. 투석생활중 지속적으로 투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매우 필요 ➁ 필요 ➂ 보통 ➃ 필요하지 않다.

3. 현재 투석실 교육 만족도:

➀ 매우 만족 ➁ 만족 ➂ 보통 ➃ 불만족
4. 주 간병인:

➀ 본인 ➁ 배우자 ➂ 자녀 ➃ 부모 ➄ 형제, 자매 ➅ 간병사
5. 투석기간:

➀ 1년 미만 ➁ 1년 이상 3년 ➂ 3년 이상

6. 투석 관련 입원 경험:

➀ 없다 ➁ 1-2회 ➂ 3-4회 ➃ 5회 이상

7. 투석 관련 입원 경험이 있다면 입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➀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➁ 심혈관 증상 ➂ 고칼륨혈증 ➃출혈
➄ 혈압 문제 ➅ 투석도관 감염 ➆ 기타( )

8. 복용약 수량: ➀ 4가지 이하 ➁ 5-7가지 ➂ 8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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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ocial Support, Fatigue, and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Receiving Peritoneal Dialysis

Ji-hye Jung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e-Young Kim)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analyzes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fatigue, and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A total of 130 patients receiving peritoneal dialysis

were examined for this study—who were being treated in an artificial

kidney room in Y University Hospital in D Metropolitan City. Th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June to August 2021. Regarding data

analysis, the SPSS Windows program version 27.0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analysis found the scores of social support (2.87±0.86),

fatigue (4.48±1.68), depression (13.41±12.26), and the quality of life

(2.61±0.70). The study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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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in the follow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atients

receiving peritoneal dialysis. Age (F=3.60, p=0.03),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F=3.40, p=0.037), religion (t=4.26, p<0.001), family

monthly average income (F=3.32, p=0.039), dialysis-related hospitalization

experiences (F=11.46, p<0.001), and dialysis information source (F=10.12,

p<0.001).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fatigue, depression,

and the quality of life analysi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fatigue (r=-.74, p<.001) and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r=-.72,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quality of life (r=.82, p<.001). Also,

fatigue and depression (r=.76, p<.001)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hile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fatigue and the quality

of life (r=-.75, p<.001) and between depression and the quality of life

(r=-.71, p<.001).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being 41%, factors including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dialysis information source impac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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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social support (β=0.52)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verall, developing a nursing intervention education program that

improves social support and reduces depression is necessary, as social

support has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receiving peritoneal dialysis. People in medical professions would need to

look for signs of depression in advance to refer the patients to

counselors based on their severity. Also, there is a need to check

patients receiving lifelong peritoneal dialysis so that any signs of

depression can be monitored thoroughly. Thus, there is a continuous

need for future stud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receiving peritoneal 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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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 지 혜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김 혜 영)

본 연구는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및 우울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 Y대학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치료 받고 있는 복막 투석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7.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분석한 결

과 사회적 지지 2.87±0.86점, 피로 4.48±1.68점, 우울 13.41±12.26점, 삶의 질

2.61±0.70점으로 나타났다. 복막 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F=3.60, p=0.03), 최종 학력(F=3.40, p=0.037), 종교(t=4.26,

p<0.001), 가족 월평균수입(F=3.32, p=0.039), 투석 관련 입원 경험(F=11.46,

p<0.001), 투석 정보 제공원(F=10.12, p<0.001)은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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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피로, 우울 및 삶의 질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피로(r=-.74, p<.001), 사회적 지지와 우울(r=-.72,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r=.8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피로와 우울은 (r=.7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피로는 삶의 질(r=-.75, p<.001),

우울과 삶의 질(r=-.71, p<.001)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복막 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 우울 및 투석 정보 제공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41%이다. 그 중 사

회적 지지(β=0.52)는 삶의 질에 가장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간호 중재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의료인은 우울을 조기 사정하여 정도 및 심

각성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을 연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일생

동안 복막 투석을 해야 되는 투석 환자의 우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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