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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건

수 대비 중증응급 환자 내원 건수는 2018년 13.7%에서 2021년 

16.5%로 증가하고 있다(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22).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은 생명이 위태로

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역량을 집중하여 치료하는 곳으로,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만성질환이 악화된 경우, 혹은 

병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된 경우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된다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2016). 필요

에 따라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화와 환기를 가능하게 하

기 위해서는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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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과 기술, 능숙함을 갖춘 전문간호사 혹은 중환자 간호사

가 환자를 간호하게 된다(Korean Association of Critical Care 

Nurses, 2014). 기관내삽관 시 환자는 두려움, 고통, 자기결정권 

상실 등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고 더불어 의사소통장애

를 경험하게 된다(Kim, Koo, Kim, Kim, Lee, & Chang, 2007). 간

호사들은 기관내삽관 환자 간호 시 삽관 상태에서 말이 아닌 다

른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할 것임을 설명하게 되어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기관내삽관 환자와 의료진 간의 효과적 의사소통은 어

려운 실정이다(Hafsteindottir, 1996; Korean Association of 

Critical Care Nurses, 2014; Mortensen, Kjær, & Egerod, 

2019; Wojnicki-Johansson, 2001). Wojnicki-Johansson (2001)

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22명의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 중 오직 

13명의 환자만이 간호사가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이해

했다고 하였으며, Hafsteindottir (1996)의 연구에서는 인공호

흡기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체적‧정서적 고통과 더

불어 의사소통 장애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단절은 비

단 환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Mortensen 등(2019)

은 기관내삽관 상태의 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경우 연차와 상

관없이 환자와의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좌절감을 경험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적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

다고 하였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장애를 보완의사소

통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Blackstone, 2007), 국내에서는 이러한 보완의사소통 방법 적

용조차 장애아동과 자폐 환자 등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환자 의사소통과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Hwang 

& Choi, 2020; Park, 2020).

이에 본 연구는 기관내삽관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

사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여 임상간호현장의 의사

소통장애 원인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를 파악하고 

나아가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현장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파악

하고자 한다. 참여자의 경험과 신념의 풍부한 이해를 이끌어 

내고 활기찬 그룹 토론에서 참여자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제적

으로 존재한 의사소통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임상현장 종사자 시각에서 도출해내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현장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장

애를 일으키게 되는 요인,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및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주제들을 도출 

해냄으로써 의사소통 장애 중재체계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파

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연구자는 정보의 질과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에 관해 어떻게 느

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타당하게 수집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의 말에 신중하게 청취했고, 답변하는 

방식을 관찰했으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성을 확보하

기 위해 재확인 질문을 하였다. 시간차를 두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내용을 참여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아울러 타당

성 확보 위해 연구계획에 따른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

들의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2. 연구참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은 임상간호현장 특히 기관내삽관 

환자간호 경험에 있어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할 수 있는 참여자로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회복실, 중환자

실, 응급실에서 재직하고 있는 7~11년 경력의 일반직 간호사

와 10~20년 경력의 파트장, 주임급 간호사를 포함한 두 집단으

로 구성하였으며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

다. 인터뷰 참여자는 그룹 1은 일반간호사 6명, 그룹 2는 파트

장 6명을 대상으로 각 그룹당 1회씩, 1회당 4시간의 초점집단

면담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41.5세(최소 31세, 

최고 56세)였으며, 최종 학력은 학사 7명, 석사 4명, 박사 1명이

었다. 근무지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으로 서울 지역 9명, 인천 

지역 1명, 경기 지역 2명이었다. 임상경력은 5~10년 5명, 10~ 

15년 2명, 21년 이상 5명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그룹 1에서 인터

뷰를 시행한 후 그룹 2에서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을 

때 반복되는 진술이 도출되어 이론적인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

으로 보아 두 그룹의 인터뷰로 대상자 수를 정하였다(Table 1).

3.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연구자들이 반구조화된 질문을 

작성하고 질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를 드러 

낼 수 있는 질문 구성인지 그리고 자료수집하고자 하는 참여자

가 사용하는 언어로 익숙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첫째 질문은 ‘임상간호현장에서 기관내삽관을 한 환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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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둘째, ‘의사소통 

장애 개선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

째 마무리 질문은 ‘지금까지 임상간호현장에서 의사소통장애 

원인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들과 의사소통장애 개

선방법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한 내용 이외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

구자들이 합의한 진행 지침에 따라 연구팀의 일원이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진행자와 참여자의 자기소개 후 질문지에 근거하

여 진행하였으며 필요시 보조질문을 사용하였다. 진행자는 인

터뷰시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되도록 편한 분위기에서 참여자들이 상

호소통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으며 연구참

여자의 의미있는 얼굴표정과 제스쳐가 있으면 대화시 메모하

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하

였다. 기계오류로 인한 녹음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두 대의 녹

음기를 책상 양쪽 끝에 위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1

월 4일~29일까지였으며, 인터뷰는 각 그룹 당 3~4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추가 질문지 배포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집하

였다. 

4.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시작 전 N대학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IRB (IRB-나사렛대-2021-12)를 승인받아 진행하였다. 연구참

여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인터뷰 직전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들은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비 보장, 익명성에 대한 설

명과 함께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은 녹음이 될 것이며, 녹음 내용은 연

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고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연구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

임을 설명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는 Hsieh와 Shannon (2005)의 전통적 내용분석(con-

ventional content analysis)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통적 

내용분석방법은 현상을 기술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연구하

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이나 문헌이 제한적일 때 유용한 연

구방법이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

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인터뷰 종료 후 녹음 내용을 컴퓨터에 

전사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은 자료몰입과 자료의 전체적인 윤

곽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자료를 읽었다. 셋째, 연

구자들은 각자 자료에서 임상간호 연장에서 환자와 간호사간

의 의사소통 장애 경험과 관련된 문장을 선정하여 코드화 한 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후 공통되는 코드를 추출하여 4개의 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

No. Name Sex
Age

(year)
Clinical career

(year)
Education level Place of work Job position

 1 KimOO Female 31  8 Bachelor's degree A Hospital -

 2 KimOO Female 31  8 Bachelor's degree B Hospital -

 3 KimOO Female 31  8 Master's degree C Hospital -

 4 SeoOO Female 32  9 Bachelor's degree D Hospital -

 5 LeeOO Female 37  6 Master's degree D Hospital -

 6 LimOO Female 35 12 Master's degree E Hospital -

 7 ParkOO Female 44 22 Bachelor's degree F Hospital Unit manager

 8 ParkOO Female 43 21 Bachelor's degree G Hospital Unit manager

 9 ParkOO Female 36 12 Master's degree H Hospital Unit manager

10 LeeOO Female 56 33 Bachelor's degree I Hospital Unit manager

11 WangOO Female 47 24 Bachelor's degree H Hospital Unit manager

12 YoonOO Female 51 28 Doctor's degree H Hospital Uni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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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이에 대해 공

동 연구자가 확인하고 수정 ‧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4개의 최종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연구결과의 사실적 가치를 높

이기 위해, 인터뷰 대상이었던 파트장 직급의 간호사 1인과 질

적연구 논문을 여러 학회지에 투고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

수 1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어 임상간호현장의 의사소통 장

애 관련 주제 진술 내용과 방법이 맞는지 확인 받았다. 연구자

들은 기관내삽관 한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

내삽관 환자와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선지식, 예측, 상식적

인 고정관념이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작하여 사전 질문지에 대한 노트를 만들어 메모하면서 이전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연구

자의 선입견이 참여자가 경험한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료 해석에 판단을 중지하였다. 

연 구 결 과

자료분석을 통해 4개의 핵심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가 도

출되었다(Table 2). 4개의 핵심주제인 주어진 환경에 의해 발

생하는 의사소통장애, 소통이 안되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사의 노력, 임상현장 소통 개선을 위

한 병원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따라 하위주제를 중심으로 서술

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장애

‘임상간호현장에서 기관내삽관을 한 환자나 의사소통장애

가 있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주어진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의사소통 장애’ 라

는 핵심주제가 도출되었고 하위주제들로는 ‘소통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3교대로 초래되는 소통 단절’, ‘환자

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 ‘불신부터 형성된 환자와

의 첫만남’이었다.

1) 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간호사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와 소통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오는 시간 부족을 

들었다. 환자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긴급함을 표시해야 소

통을 하게 되는 임상간호현장을 제시하였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할 때 충분히 들어 드릴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2)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이탈이 흔들린다거나 모니터 상

에서 변화가 생긴다거나···  환자가 너무 아파서 표정이 안 

좋거나 해야지만 가서 의사소통하게 돼요.(3)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환자 한 분의 

요구를 30분씩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1:1 전담이 아니

기 때문에···  인력문제에 맞물려서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4)

2) 3교대로 초래되는 소통 단절

환자와 어렵게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관계 형성이 되었는데 

교대 근무로 담당 환자가 바뀔 경우 환자와 간호사 모두 재 적

응의 기간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이게 라포형성 자체도 힘들고 이 

Table 2. Nurses with Experience in Communication and Nursing with Intubation Patients

Theme cluster Categories

․ Lack of time for communication
․ First meeting with a patient who is already distrust
․ Situation where the patient's safety must be prioritized
․ Communication breakdown caused by the 3~shift system

Communication disorders caused by a given 
environment

․ Passive nursing care
․ Return of negative emotions

Negative impacts caused by lack of 
communication

․ Need for a helper to initiate communication
․ Continuous efforts and new attempts

Continuous efforts required from nurses

․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utilization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Appropriate deployment of nurses with experience and a will to improve 
communication disorders

Institutional support from hospitals for 
improving clinic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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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라포형성이 되도···  다음날 되면 다른 환자를 봐

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교대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

아요.(2)

환자가 아예 간호사를 지목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거

든요. 의사소통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3)

3) 환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

기관내삽관이 적용된 환자가 의사소통하기 위해 손글씨를 

이용하는데 신체보호대가 적용되어 손을 사용 못하는 경우 소

통보다 안전 요소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기계나 카테터 등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깐 대부분 신체보호대도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함부로 손을 풀어드리기가 힘들고···  

손목의 움직임 각도가 안나오니까 글씨쓰기나 표현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3)

환자들 가장 큰 불만은 신체보호대거든요, 풀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아요.(7)

4) 불신부터 형성된 환자와의 첫 만남

중환자실, 회복실이나 응급실 등 기관내삽관 적용된 환자의 

경우 의식이 회복된 시점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

태로 불신, 불안, 통증이 극도화 된 상황이라 환자의 협조가 되

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필요한 것을 요구했는데 간호사가 말을 알아 듣

지도 못하고 알아들을려고 하지도 않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다··· .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불신이 생겨요.(2)

나를 묶어 놨냐는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의사소

통을 처음 할 때 부터 조금 더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되는

거 같아요.(5)

환자 자체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구를 더 안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3)

사실 처음 대면 상태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에 대한 불만

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서 라포형성 자체가 어려워

요.(7)

2. 소통이 안되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 

‘임상간호현장에서 기관내삽관을 한 환자나 의사소통장애

가 있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

한 질문에 ‘소통이 안되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주제

가 도출되었다. ‘소극적인 간호 제공’, ‘부정적 감정의 되돌이’가 

소통이 안되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의 하위주제들이었다.

1) 소극적인 간호 제공

긴박한 임상간호 현장으로 환자가 표현을 못하게 되면 긴박

한 문제를 보이는 환자를 우선 간호하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다 결국은 만족스러운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

으면 다시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이 안되는 환자는 사실 소통은 원하는 환자보

다 확실히 간호사가 다가가거나 커뮤니케이션을 덜 할 수

밖에 없어서.(3)

근데 간호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1번 뭐 통증 어디 

불편하세요 등의 최소의 질문을 하게 돼요.(2)

2) 부정적 감정의 되돌이

시간이 없음, 소통 좌절 경험의 이유로 환자와 소통을 시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자 상태 악화로 오는 죄책감이나 해결할 

수 없는 요구나 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오는 무력감 등 간호사

의 부정적 감정이 반복적으로 생김을 제시하였다. 

제가 더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기저귀 한번 덜 

갈아주면 젖어있거나 아니면 땀이 흘러 있으면 결국엔 그

게 다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었는데 그런거를 

놓쳤을 때 제가 제 마음속으로 내가 잘 보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3)

큰병원 갈래요. OO병원 가면 안돼요? 막무가내로 이

런 요구 하는 환자분들 있거든요. ···또는 교수님 당장 불

러주세요. 교수님 바꿔주세요 라는 요구들이요.. 이런 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경우라··· (10)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진짜 간단한거면 진짜 좋

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불 

다 꺼주세요, 알람 꺼주세요, 이런건 불가능하다고 설명

을 해도 환자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조금 

어렵지요.(10)

3. 간호사의 노력

‘의사소통 장애 개선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간호사의 노력’의 핵심주제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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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소통 개시 위한 조력자 필요’,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

운 시도’가 하위주제들이었다. 

1) 소통 개시 위한 조력자 필요

환자와 관계 형성 전에 소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환자의 표현이 서툴더라도 보호

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보호자와 의사소통하기를 환자가 

요청함이 제시되었다. 

처음엔 중환자실은 환자분들이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보호자분들이 대기를 하거든요 ···보호자분들 모셔서 따

로 교육을 하고 보호자분들이 환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면 훨씬 수월하죠.(7)

대화가 하고 싶어서 보호자를 불러 달라고 하세요.(6)

2)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운 시도 

환자와의 소통은 여러 급한 간호문제로 뒷전으로 리는 경

우가 많은데 의사소통 장애로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들로 환자

의 상태가 악화됨을 인식하여 간호사가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환자가 간호사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도 콜벨 말고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8)

써보세요 라고 하고 종이와 펜을 주면 환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또 못써요···  아무리 써도 다 뭉그러진 글씨체

니까 이거를 또 막 해석을 하는데···.(6)

기관내 삽관된 환자한테 거울을 일단 보여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환자분 목소리가 안나와요” 이야기 해주

고··· ROM이 제한되어 있는데 머리를 올려줄 수 있는 상

황이면(주변 상황을) 보게해줘서··· 환자의 불안도가 내

려가는 순간 대화가 굉장히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 그런식

으로 대화를 유도했던 것 같고요.(6)

4. 임상현장 소통 개선을 위한 병원 차원의 제도적 지원

‘의사소통 장애 개선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임상현장 소통 개선을 위한 병원 차원의 

제도적 지원’의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

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하우가 있고 소통 장애 개선의 

의지가 있는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배치’가 하위주제들이었다.

1)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사소통 장애 개선을 위해 병원 차원에서 보완대체 의사소

통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기 보급과 함께 사용법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사

용 방법의 다양한 접근이 환자의 신체적 제약을 고려해서 요구

됨을 제시하였다. 

루게릭 환자들이 쓰는 언어판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임

상에서··· 실제 루게릭 환자와 써보면··· 이것에 대한 트레

이닝이 필요한데.(4)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잘 되서 눈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까.(7)

2) 노하우가 있고 소통 장애 개선의 의지가 있는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배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의 소통 개선을 위해 여러 경험과 

배경지식이 있는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배치와 환자의 지속적

인 라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근무 조정의 병원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여러 상황에서 환

자측면에서 요구들을 먼저 스크리닝하여 해결한 후 환자의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 접근을 위한 의사소통이 요구됨을 제

시하였다. 

처음에 환자분 요구를 못 들어드리는 것도 있으니 그건 

이해를 해주셔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처음에 기반을 다

져놓고 물어볼 수 있는 걸 라운딩 때 싹 물어보면 조금 편

한거 같아요. 근데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면 마

음이 아프죠.(13)

오늘 아침이에요, 시계 보세요, 저는 데이번 간호사에

요, 어디 불편한데 없으세요? 통증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시급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는 

거기서 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게 

큐포인트 같아요.(10)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기관내삽

관 한 환자와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여 의사소통 장애

를 일으키게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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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출 해냄으로써 의사소통 중재체계 개발에 필요한 근

거를 파악하고자 했다. 첫 번째 연구 질문 ‘임상간호현장에서 

기관내삽관을 한 환자나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의 의사

소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연구 참가자들은 

임상현장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초래되는 임상상황, 환자상황

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었으며 이에 따른 환자와 간호

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확인해주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주어진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장애’와 

‘소통이 안되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 두 개의 핵심주제 측

면에서 우선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핵심주제의 하위주제인 ‘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시간의 부족’은 간호사들이 근무 시간 내 처리해야 할 많은 

업무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 됨을 의미한다. 간호사가 환

자와의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

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환자 수 대비 

적정 중환자실 간호사 수를 1:1 또는 1:2로 권고하고 있으나

(Bray et al., 2010; Chamberlain, Pollock, & Fulbrook, 2017), 

우리나라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

한 기준에 의하면 1인당 6명까지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다(Lee 

& Bae, 2013). 간호사 1명의 담당 환자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

은 각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

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위급한 상황 및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

하여 환자의 생명유지와 간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어 결국 간호사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할애할 시간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다음 하위주제인 ‘3교대로 초래되는 소통단절’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어렵게 형성된 신뢰 관계가 여러 이유로 

근무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을 의미한

다. 국내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게 24시간 동안 지속

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대근무를 시

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대근무가 환자와의 의

사소통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이유라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 인

력증가와 비용부담이 있지만 간호사가 근무형태와 시간을 자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3교대 근무 대비 일정한 패턴으로 환

자를 간호할 수 있다(Kim, Cho, & Yang, 2005). 결국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력 증가는 간호사- 환자의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며, 대상자의 돌봄에 있어 양질의 

간호와 보다 나은 환자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간호

협회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이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중환자실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인공호흡기, 신체보호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상황으로 의사소통장애가 발생하

고 있음을 내포한다. 중환자실 내 고도의 장치, 기구, 모니터, 신

체보호대 등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용하지만 이로 인하여 환

자는 대화는 물론, 손을 활용한 표현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De Jonghe et al., 2013) 프랑스 소재 130개의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환자실에

서 기계적 환기를 받는 환자 중 50% 이상의 환자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게 되며, 한 번 적용된 신체보

호대는 전체 인공호흡기 치료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적

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De Jonghe et al., 2013). 간호 

현장에서 기관내삽관이 적용된 환자와 의사소통을 시도할 때 

가장 많이 접해본 보완대체 의사소통 방법이 종이, 보드판, 화

이트보드 등을 사용한 필기법인 것을 감안하면 의사소통이 거

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Shin, 2022). 실제로 본 연구

에서도 참여자들은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 하게 되어 의사소통

의 한계를 느끼게 됨을 표현하였다. 

더불어 하위주제인 ‘불신부터 형성된 환자와의 첫 만남’ 또

한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기구들과 더불어 낯선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사소통장애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묶인 몸,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라며 그 경험

을 표현하며(Jang & Park, 2020), ‘비현실적인 상황인식으로 

인한 위협감’을 느낀다고 하였다(Jung, Jang, Jo, & Lee, 2022). 

이러한 상태의 환자들을 간호할 때 의식이 깨어나는 시점에서 

환자들은 공격적이며 불안감이 높아 의사소통의 포문을 열기

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두 번째 핵심주제의 하위주제인 ‘소극적인 간호 제공’은 위

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와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

였을 경우 ‘간호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며 경험하는 자책감, 무

력감,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내포한다. 의사소통은 상

대방과 자신의 생각을 언어 혹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교환하는 과정인데, 중환자실에서는 인공호흡기 사용, 신체보

호대 적용, 진정제 사용 등으로 인해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 되지 않으면 환자의 의사 표현을 무시하거나 못 본 체한 경

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호사가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려 할 때, 환자는 굴욕감, 무기력, 분노를 느

낄 뿐만 아니라(Ortega, Papathanassoglou, & Norris, 2020),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것 같다며 버림받은 것처럼 느낌을 호

소하였다(Jung et al., 2022). 

다음 하위주제인 ‘부정적 감정의 되돌이’는 소극적 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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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후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느끼는 자책감, 무력감 

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간호사는 환자와의 소통이 잘되지 않을 

때, 소진(burn out)을 경험하며(Cho, Ha, & Seo, 2020), 안전

사고 유발, 재원기간의 연장 및 사망률 증가 등 부정적 치료결

과가 나타났으며(McKinley & Perino, 2013), 이로 인해 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불만족, 불안, 자신감부족 등이 높아

지고 결국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Wright, Banas, 

Bessarabova, & Bernard, 2010). 이렇듯 환자와 가장 많은 시

간을 보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역량은 간호의 질이나 환자의 

치료 결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질문 ‘의사소통 장애 개선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어려운 임

상 상황과 환자 상태로 초래되는 제한적인 소통 방법에도 불구

하고 소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노력’과 간호사 개인

의 자질과 헌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 사

항이 더해져야 근본적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임상현장 소통 개선을 위한 병원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라는 

두 개의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간호사의 노력의 하위주제인 ‘소통 개시 위한 조력자 

필요’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의 수술 

후 환자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미하였던 상태가 회복

되어 의식을 되찾았을 때 환자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상당한 불안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는 낯선 환경, 적용

된 의료처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초래된 결과로 간호사가 이

런 상황에서 소통을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보호자는 익숙한 중재자로, 이러한 의사소통 장애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Jo, Kang, & Park, 2020). 가족은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환자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환자의 요구를 가장 면 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

치에 있기 때문에 제한된 환자의 소통 능력 상황에서도 보호자

의 요구를 이해하기 쉽다(Jo, Kang, & Park, 2020). 따라서 환

자 개별 특성에 따라 면회 제공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 개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 면회는 각 병원 내

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일 횟수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Kim, 2010). 이러한 제한된 상황임에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규정을 탄력 있게 조정하여 환자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간

호사의 노력이다. 주어진 업무 외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고 보호

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체가 간호사의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

는 행위이며 추가적인 업무이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환자는 

간호사에 대한 신뢰를 느끼고 안정감과 안도감으로 치료과정

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함으

로써 환자의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Ortega et al., 2020). 즉, 의사소통이 잘되면 환자와 간호사 모

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음 하위주제인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운 시도’는 끊임없

이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환자와의 소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

호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인터뷰를 통해 간호사가 제

시한 소통 해결방법으로는 환자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하여 상황을 이해하게 도움을 준 후 소통을 시도한다거나, 환

자가 처한 특정 상황들마다 필수 요구들을 정리하여 환자의 불

편을 최대 해결한 후 환자의 개별 요구들을 추가로 들어주는 소

통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보호대, 수술 후 통증관리, 인공호흡기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을 경우 환자의 중환자실 관련 스트레스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Shin & Choi, 2015), 인공호흡기 적용이나 

중환자실 입실이 예상되었던 환자라면 사전에 중환자실의 구

조나 상황, 인공호흡기, 신체보호대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어 환자-간

호사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현장의 경험들을 토대로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하

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핵심주제의 하위주제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 논의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언어적 ․ 비언어적 방법 활용, 창의적이고 상

징적 의미를 통한 대화 시도와 같은 간호사 개인적 노력뿐만 아

니라, 나아가 기관내삽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대체 의사소

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개발과 지속적인 현장 적용 등 병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Ghiasvand, Hosseini, & Atashzadeh-Shoorideh, 2023). 보

완대체 의사소통(AAC)이란 음성이나 글로 소통할 수 없는 사

람들의 문제점을 감소시키며 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

되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Blackstone (2007)은 연

구를 통해 중환자실을 포함한 급성기 환자 치료 환경에서 다양

한 방법(제스처, 판서, Yes-No 선택판, 디지털 및 합성 음성 생

성기 등)의 AAC 적용이 중환자실 내 환자와 의료진의 스트

레스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증한 바 있다. 또한 

Kuyler와 Johnson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치료 

경험이 있는 중환자실 환자와 이를 간호한 간호사 모두 AAC 

언어판 활용이 환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향상에 긍정적인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인지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관내삽관 

환자를 대상으로 한 AAC 중재연구 또한 초기 단계이며,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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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기계적 환기 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AAC 언어판 활

용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제 

적용은 전무한 실정이다(Patak, Gawlinski, Fung, Doering, 

Berg, & Henneman, 2006). 본 연구결과에서는 의사소통 장애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 차원의 AAC 언어판 기기 보급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황별 요구들을 집결된 언어판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임상 현장에서는 기관내삽관 환자와의 대화

를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폐쇄형으로 질문하거나, 짧은 단어 

수준의 판서를 통해 의사소통을 이어 나가는 실정이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AAC 적용이 효과

적임을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아직 제도적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병원 차원의 기관내

삽관 환자를 위한 AAC 보급과 임상상황별 적절한 언어판 개

발이 요구된다. 

끝으로, ‘노하우가 있고 소통장애 개선의 의지가 있는 간호

사의 적절한 근무 배치’는 임상 현장에서도 경험이 없거나 생

소한 낮은 연차의 간호사보다는 여러 경험이 있는 경력직 간

호사를 배치함으로써 기관내삽관 환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의식이 있는 기계적 환기 환자와 간호

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비

언어적 방법, 연속성 및 간호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Ghiasvand et al., 2023). 이때 임상경험이 적은 신규간호사보

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경력간호사가 복잡한 요구를 하는 환자

에게 나은 의사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양질의 간호

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와의 의사

소통 개선을 위해서는 근무 시 상대적으로 기관내삽관 환자를 

많이 경험해본 간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근무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기관내삽관 환자 간호를 경험한 간호사와 해당 환

자와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여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

키게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도출 해

냄으로써 의사소통 중재체계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 시도되었다. 2개의 연구 질문 ‘임상간호현장에서 기관내삽

관을 한 환자나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의사소통 장애 개선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따른 참가자들의 인터뷰 

자료분석한 결과 4개의 핵심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

었다. 4개의 핵심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는 ‘주어진 환경에 의

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장애’(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의 부족, 3교대로 초래되는 소통 단절, 환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

해야 하는 상황, 불신부터 형성된 환자와의 첫 만남), ‘소통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소극적인 간호 제공, 자책감 

무력감 죄책감 등 부정적 감정의 되돌이), ‘지속적으로 요구되

는 간호사의 노력’(소통 개시 위한 조력자 필요, 지속적인 노력

과 새로운 시도), ‘임상현장 소통 개선을 위한 병원 차원의 제도

적 지원’(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

하우가 있고 소통 장애 개선의 의지가 있는 간호사의 적절한 근

무 배치)이었다. 간호사가 담당 환자 수가 많아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의 절대적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충분한 시간을 보

내지 못하는 현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는 긴급한 

환자 우선으로 그리고 소극적인 간호 및 의사소통 시도하는 결

과를 보였다.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환자와 간호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환자의 상태 악화 및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 저

하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

하기 위한 병원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노련한 간호사의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특히 보완대체 의사소통법을 

사용하기 위한 기기 및 교육 제공과 함께 환자 특정 상황별 집

중언어가 담긴 언어판의 개발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변화와 간호협회, 

정부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앞으로의 간호사

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간호사가 요구

하는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기관에서 중요하

게 인식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환자 및 간호

사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임으로 정부기관의 병원평가 항목

으로 추가하여 필히 개선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도 제시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개발 등 현장에

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중재법에 대한 개발과 직무교육이 요

구된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개 병

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근무 환

경, 간호사의 노력, 병원의 규모 및 병원의 지원에 따라 의사소

통의 수준은 매우 달라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별 그

리고 여러 지역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추가 인

터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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