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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우리나라 치매노인 간병살인사건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신문기사에 보도된 치매

노인 간병살인 사례 현황을 파악하고, 간병살인 위험요인을 개인․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구

분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일간지에 보도된 12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첫째, 간병살

인 피해 치매노인은 ‘80대 이상’, ‘노인 여성’ 사례 수가 많았으며, 투병 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이 많았다. 둘째, 간병살인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의 연령은 ‘50대’

가 많았다. 셋째, 간병살인 위험요인은 개인적 요인 증 ‘치매 증상(정신행동증상: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으로 인한 순간적 분노’, 경제적 요인 중 ‘오랜 간병

으로 인한 생활고’, 사회적 요인 중 ‘자식이나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봐, 짐이 될까 봐’에 의한 

사례 수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노인 간병살인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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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 현상과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구 고령화1)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로 고

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

청, 2023).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 속도2)는 치매 

환자 발생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치매노인 간병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치매는 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기억력, 지적 

능력 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및 인격 변화가 동

반되고(송미경, 김정희, 한은정, 2021), 가족의 도

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의 부담감

을 증가시킨다(박주희, 2021; 임경춘, 2019). 더 

나아가 질병 특성상 24시간 장기간에 걸친 수발이 

요구되고, 다른 질병에 비해 간병 스트레스 강도

와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김원경, 2014; 

Davis, Hill, Pillemer, Taylor, & Tremont, 2019). 

치매는 ‘죽어야 끝이 난다’는 절망감에서도 간

병을 할 수밖에 없는 가족의 부담감은 또 다른 극

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동임, 2020). 

치매노인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불안감 및 우울, 

생활 만족도 등의 간병 부담감(김재엽, 류원정, 최

윤희, 2018; 박주희, 2021)은 폭행, 폭언, 위협, 방

치 등의 노인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

재적 위험행동으로 보고되었다(강태화, 윤은자, 전

미순, 2014; 김원경, 2014; 정임수, 최응렬, 2022; 

Cooper et al., 2010).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간병 중인 가족이 치매노인을 살해하

는 의미인 개호살인(介護殺人)을 사회문제로 인

식하여 공식적인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

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결과 개호살인은 247

건, 피해자는 250명으로 나타났다(이윤주, 2022). 

이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2008년

에 체계적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고(보건복지부, 2008),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2014년에는 노

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치매특별등급을 3등급에

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하여, 경증 치매노인도 조기 

지원이 가능해졌다(이용재, 박창우, 2022). 이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문제를 국가의 간병 정책으

로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

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치매 환자 의료지

원 강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했다(보

건복지부, 2017). 2018년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신

설하여,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곽숙영, 2019).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인지등급 신설 및 간병 관련 지원 확대

는 치매노인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유재언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한 아들이 둔기로 살해 

후 자살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다. 아들은 15년 

전 어머니 사망 후 홀로 아버지를 돌보았고, 8년 

전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

고 간병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었

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결

 1)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통계청, 2023). 

 2)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2018년 약 75만 명에서 2020년 약 83만 5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60년에는 3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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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오랜 간병으로 인한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예측하였다(박세

진, 황수빈, 2024). 

이처럼 한국은 ‘간병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증가함에도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간병살인 가해

자는 형사 처분 이후 가족을 살해했다는 죄책감

과 사회적 냉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2차 피해가 발생

하기도 한다(김상용, 2019). 이와 같이 범죄 통계 

자료 또는 신문기사에 보도된 일부 사례를 통해 

추측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 부재로 인해 간

병살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이후 치매노인을 간병하

는 가족의 간병살인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

어 간병은 더 이상 가족의 의무가 아닌 국가적 차

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간병살인 관련 선

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존속살인에 초점을 둔 

간병살인 범죄 유형과 특성 연구(이은영, 전연규, 

2022; 천정환, 2018), 간병 살인의 원인과 사례연

구(박숙완, 2021; 이동임, 2020; 이철호, 2016; 천

정환, 2018)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간병살인의 원인을 주로 우울, 격정적 분노, 간병 

스트레스, 고립감, 허탈한 감정, 절망감 등의 개인

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

재엽 외, 2018; 박숙완, 2021), 경제적 요인은 간

병살인 주요 원인 중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상용, 2019; 이철호, 2016). 구

체적으로, 간병으로 인한 사직, 근무 시간 단축, 

수입 감소 등의 경제적 압박이 사회적 고립감과 

무력감을 가져와 간병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이은영, 전연규, 2022).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간병살인이 개인적 특성에 

원인을 두기보다는 사회구조나 문화적 환경에 주

목하였으며(박숙완, 2021), 1990년 이후 저출산과 

핵가족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과거 

가족 공동체적 윤리 규범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천정환, 2018). 이처럼 간병살인에 영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

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관계 안에서 복합적인 양

상을 보인다(강태화 외, 2014). 그러나 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어 간병살인의 문제를 포괄

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에 보도된 치매

노인 간병살인 사례를 통해 간병살인으로 이르게 

되는 원인, 가족의 특성 등 다양한 사건의 상황과 

개인․경제․사회적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문기사는 신문사의 관점으

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나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한 주제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김

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또한, 기록

된 자료에 의존하여 타당도 확보의 한계점을 보

이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치매노인 간병살인에 

대한 논의가 시기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시

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대중들의 인식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나래, 김한근, 2024; 신

나연,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병살인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보도된 1995년에서 2024년 7월 31

일까지 신문기사에 보도된 치매노인 간병살인 사

례를 통해 현황, 원인, 치매노인 및 가족의 특성 

등을 구조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해자 

특성에 따른 간병살인 이유 분석을 통해 간병살

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는 우리나라 치매노인 간병살인의 공식적인 집계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살인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우리 사회 치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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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병살인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치매노인 간병살인 정의와 현황

치매노인 간병살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당사자를 살해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말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간병살인

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연구자마다 간병

살인을 ‘간병인이 정신적․육체적․사회적 극심

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간병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根本治子, 2007)’, ‘가족 등 친족에 의

해 간병을 둘러싼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湯原悦子, 2016)’, ‘재택에서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 등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사건(田中武士, 

2022)’, ‘가족에 의한 간병을 둘러싸고 살인에 이

르게 한 사건(湯淺美佐子, 2023)’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간병살인을 ‘간병을 

하고 있는 친족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간병인

이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

건’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괄적으로 ‘간병인이 피

간병인을 살해하는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

다(이동임, 2020).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간병살인’이라는 용어

가 언론을 통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나(이은영, 전

연규, 2022), 아직 간병살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

해 일치된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간의 연구를 통

해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철호

(2016)는 ‘환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

죄’라고 보았고, 이동임(2020)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간병인이 피간병인에 대해 행하는 간병살인

범죄’라고 하였으며, 천정환(2018)은 간병범죄의 

조작적 정의를 ‘간병인이 피간병인에 대한 살해(미

수)행위와 간병유기치사, 간병자살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간병살인은 연구자

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간병인이 피간병

인을 살인하는 사건’이라는 개념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은 2004년부터 간병살인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치매 가족의 살인을 ‘개호살인(介護殺人)’, 치매 

가족의 자살인 ‘개호자살(介護自殺)’, 치매 가족

과 동반 자살하는 ‘개호심중(介護心中)’의 용어

를 사용하면서 2007년부터 공식적인 통계 조사가 

진행되었다(김원경, 2014). 후생노동성은 2006년

부터 시행된 ‘고령자 학대 방지법’에 근거해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각부는 2007년 이후 자살

의 원인에 간병과 간병 피로 항목을 신설해 자살 통

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田中武士, 2022). 2017

년 湯原悦子가 자살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

행한 연구에 의하면 간병으로 인한 자살이 연간 

250～300건 정도 발생하였고, 고령자 학대 등에 

의한 사망사건에서 간병살인 건수는 연간 25건이

었으며, 가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치매노인과 관련된 범죄 문제에 대

한 공식적인 통계가 전무하지만 치매노인 간병살

인의 심각성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울 신문에서 간병살인 판결문 108

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간병살인 사건은 173건, 

피해자는 213명으로 간병살인 피해자의 38.4%가 

치매를 앓고 있었고,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64.3

세로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기간이 길어

질수록 간병살인 가능성이 커지며, 가해자들은 주

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해자 중 남성이 

80건(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아들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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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35.2%), 남편이 25건(23.1%) 순이었다. 

이처럼 간병살인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

한 사회적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복지, 

정책, 경제, 의료복지 등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천정환, 2018). 

2) 치매노인 간병살인 관련 선행연구 고찰

치매는 다른 노인성 질환에 비해 높은 의존성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Laughlin et al., 2010). 이로 

인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은 우울증과 

불안감이 더 높고(Joling et al., 2010), 신체 건강

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Etters, Goodall, & 

Harrison, 2008). 가족 간병인의 스트레스는 단

순히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간병살인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이 높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한 일본의 경우 간병살인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판례 분석, 신문기사 분석, 공식적 통계 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간병살인 사례연구에서 간병인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발견되어(根本治子, 2007), 간병살인

이 일어나는 배경으로 가족 간병인의 우울 증상에 

주목하였다(湯原悦子, 2011). 이는 마이니치 신문

사에서 2017년 간병살인 판례를 조사한 결과와도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11건의 간병

살인 사례 중 8건의 가해자가 우울 증상을 보였으

며, 대부분 가해자는 간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湯淺美佐子, 2023). 

이 같은 사례를 비추어볼 때 간병인의 우울 증

상이나 피로, 스트레스가 간병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 배우자의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신

체적․정신적 소진(Malphurs & Cohen, 2005),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간병의 어려

움(Joling, O’Dwyer, Hertogh, & van Hout, 

2018), 간병 과정에서의 소진(O’Dwyer, Moyle, 

Zimmer-Gembeck, & De Leo, 2016) 등의 문

제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Henry와 

Short(1954)는 사회적 통제를 받는 경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치매노인 

간병 가족은 높은 살인 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Anderson, Eppes, & O’Dwyer, 

2019), 살인 사고가 모두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치매노인 간병으로 인한 사회

적 활동의 축소 및 제한은 간병살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 간병 영역이 확대되어 간병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2022)에 따

르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족의 비공

식적 간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4시간 간병을 요구하는 치매노인 가족 간병인이 

갖는 부담의 심각성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김원경, 2014; 유승연, 2018; 장유경, 2022; 

정여진, 고승한, 2019).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것

은 다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간병하는 

것보다 가족 간병인들의 부담이 더 높아(강태화, 

윤은자, 전미순, 2014) 간병으로 인한 부담감 증

가나 경제적 문제는 결국 가족 간병인의 소진으

로 이어질 수 있다(박명화, 박미현, 김현희, 2015). 

특히 중증이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의 가족은 

간병비 부담이 더욱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간병도

우미 비용이 2022년보다 11.4%가 상승하였으며, 

간병비 지출을 버티지 못하는 가족이 늘면서 ‘간

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간병 기간의 장기화에서 오는 경제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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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심각한 것을 대변한다. 실제 가족 간병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좌절감과 압박감 등 심리

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정재훈(2013)은 치매노인 간병인 40명과 일반

노인 간병인 40명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를 통

해 치매노인 간병인의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

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

족 간병인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사회경

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

민, 배재창, 2021). 극심한 스트레스는 치매노인 

가족 간병인들은 삶의 질에 위협이 되며, 이로 인

해 치매노인의 가족 간병인이 환자가 될 가능성

이 높아져 잠재적인 환자(hidden patient)라고 불

리기도 한다(김영욱, 변상해, 2020; 이혜경, 김소

율, 2019; Roche & Palmer, 2009). 치매노인 가

족 간병인의 부정적인 심리 정서는 외부로부터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박숙

완, 2021). 사회적 활동 중지로 인한 지위 상실과 

역할 상실로 인한 좌절감은 공격적인 태도로 이

어질 수 있어 간병살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행연구는 주로 치매 가족의 

간병 부담이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만 집중되어 있어 간병살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간병살인을 포함한 

간병범죄를 다룬 연구는 주로 법학, 범죄학 등의 영

역에서 간병살인 범죄 유형 및 특성을 다룬 연구, 

간병살인 사례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박숙

완, 2021; 이동임, 2020; 이은영, 전연규, 2022; 이

철호, 2016; 천정환, 2018), 학술적으로 합의된 정

의나 개념의 정립이 부재한 상황이다. 나아가 가

족 간병인의 살인 사고와 행동에 대한 더 나은 이

해를 위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병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족 간병인 심리적 요

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 사이에서 간

병살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는 신문기사에 보도된 치매노인 간병살인 사례를 

통해 간병살인으로 이르게 되는 원인, 가족의 특

성 등 다양한 사건의 상황과 개인․경제․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치매노인 간병살인 현황을 살

펴보고, 기사화된 간병살인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통합 검색시스

템인BIGKINDS(Korea Integrated Newspaper 

Database System)를 활용하여 관련 신문기사

를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29

년 7개월에 걸쳐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등 11개의 전국일간지와 강원일보, 경기

일보, 경남도민일보 등 총 45개의 지역일간지와 

전문지인 디지털타임스와 전자신문 2개 포함, 총 

58개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여러 언론 매체 신문

기사를 포괄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신문기

사 중 치매노인 간병살인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추

출하기 위해 ‘치매’와 ‘살인’으로 제목과 내용에 반

드시 포함하도록 지정하고, 최대한 모든 관련 신문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간병’, ‘살해’, ‘노인’, ‘가족’, 

‘부양’, ‘돌봄’ 키워드 중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추가 

설정하여 신문기사에 나타난 사례 내용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총 3,286건의 신문기사를 확인하였

으며, 추출된 신문기사 중에서 간병살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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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들어간 신문기사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3,286건의 신문기사 중 광고, 논평 등 연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문기사를 제외하였

고, 세부 내용 확인 후 중복으로 보도된 사건 및 

사건 이후 판결 등을 다룬 기사는 기존 신문기사

와 비교하여 중복으로 판단될 경우 1건으로 처리

하였다. 추가적으로 치매노인에 의한 살인 사건 

및 피해자 연령이 60대 이하인 사건 등 분석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문기사와 분석할 수 있

는 정보가 없는 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기사화된 129

건의 사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

석대상 선정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는 <그림 1>

과 같다.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간병살인의 연도별 신

문기사 보도 건수와 간병살인 피해 치매노인의 

연령, 지역, 투병 기간 등의 일반적 특성 및 피해

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성

별, 간병살인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노인 간병살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신문기사를 연도별로 분

석하였다. 모든 신문기사 중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신문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세부 내용

을 연령(60대, 70대, 80대 이상), 지역(서울, 경

기․인천, 충천․대전, 전라․광주, 경상․부산․

울산․대구, 강원, 제주)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문기사를 활용한 분석 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인의 공동연구자(박사급)가 자료수집, 신문

기사 내용 비교, 분석 등 자료 선별 과정에 참여

하여 단독작업에 따르는 편견을 최소화하도록 하

였다. 

둘째, 구체적으로 치매노인 간병살인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신문기사의 내용 중 피해자의 성별, 

투병 기간, 가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

계, 살인 동기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피해 노

인의 투병 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

상～9년 미만, 9년 이상, 신문기사 내에서 투병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알 수 없음’으로 분

류한 후 빈도를 살펴보았다. 가해자의 연령대를 

<그림 1> 분석 대상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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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해 10대부터 90대까지 구분한 후 분

석하였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남편, 부

인,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사돈 등 9개 항

목으로 유목화한 후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살인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치매 증상 악

화로 지침, 치매 증상(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한 순

간적 분노, 우울, 간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한

계, 자식․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서/짐이 될

까봐, 오랜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복지서비스 소외 등 17가지로 유

목화한 후 이를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3가지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1) 치매노인 간병살인사건 일반적 특성 

1995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보

도된 치매노인 간병살인사건 사례는 129건으로 

일반적 특성은 다음<표 1>과 같다. 연령대로 구

분하여 보도 건수를 살펴보면 60대 사례는 19건

(14.7%), 70대 사례는 46건(35.7%), 80대 이상 

사례는 55건(42.6%), 미상이 9건(7%)이었다. 연

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1건(0.8%), 1996년 

2건(1.6%)이었던 간병살인 보도가 1997년에 7건

(5.4%)으로 늘어났다가 1998년 3건(2.3%), 1999

년 5건(3.9%)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이후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해마다 2건(1.6%)

씩 보도되었고, 2005년 8건(6.2%)으로 늘어났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3건(2.3%)씩 보도

되었으며, 2009년 6건(4.7%), 2010년 1건(0.8%)

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특히 200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이후 2011년 10

건(7.8%), 2012년 5건(3.9%), 2013년 9건(7%), 

2014년 6건(4.7%), 2015년 5건(3.9%), 2016년 3

건(2.3%), 2017년 11건(8.5%), 2018년 3건(2.3%), 

2019년 6건(4.7%)이었다.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3

년부터 관련 신문기사 수가 급증한 것은 해당연도

에 유명 연예인의 아버지가 노부모 살인 및 자살 

사건을 계기로 치매노인 간병살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김원경, 2014), 우리나라

에서 간병살인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

기 시작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후 2020년 2건(1.6%), 2021년 4건(3.1%), 

2022년 4건(3.1%), 2023년 7건(5.4%)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한편 치매노인 간병살인사건 발생지역

은 경상․부산․울산․대구가 32건(24.7%)으로 가

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인천이 각각 29건(22.5%), 

충청․대전이 13건(10.1%), 전라․광주가 11건

(8.5%), 강원 5건(3.9%), 제주 4건(3.1%), 지역을 

알 수 없는 사례 6건(4.7%)으로 보도되었다.

2) 기사화된 치매노인 간병살인 관련 특성 

(1) 간병살인 피해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기사화된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령을 구분한 결과 남성 치매노인은 총 40

건(31%)으로 80대 이상 19건(14.6%), 70대 13

건(10.1%), 60대 6건(4.7%), 미상 2건(1.6%) 순

이었다. 여성 치매노인은 총 89건(69%)으로 80

대 이상 36건(27.9%), 70대 33건(25.6%), 60대 

13건(10.1%), 미상 7건(5.4%) 순이었다. 투병 기

간의 경우 남성 치매노인은 총 39건(30.4%)으로 

알 수 없음 16건(12.4%), 1년 이상 3년 미만과 9

년 이상이 각각 6건(4.7%), 1년 미만 5건(3.9%), 

5년 이상 7년 미만 3건(2.3%), 3년 이상 5년 미만 

2건(1.6%), 7년 이상 9년 미만 1건(0.8%) 순이었

다. 여성 치매노인 투병 기간은 총 90건(69.6%)으

로 알 수 없음 47건(36.2%), 1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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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령

사건 수 비율
60대 70대 80대 이상 미상

합계 19 46 55 9 129 100

연도

1995년 ․ ․ ․ 1 1 0.8

1996년 ․ ․ 2 ․ 2 1.6

1997년 ․ 1 6 ․ 7 5.4 

1998년 2 1 ․ ․ 3 2.3 

1999년 ․ 1 2 2 5 3.9 

2000년 ․ 1 1 ․ 2 1.6 

2001년 ․ 2 ․ ․ 2 1.6 

2002년 ․ 1 1 ․ 2 1.6 

2003년 ․ ․ 2 ․ 2 1.6 

2004년 1 ․ 1 ․ 2 1.6 

2005년 2 3 3 ․ 8 6.2 

2006년 ․ 2 1 ․ 3 2.3 

2007년 ․ 1 1 1 3 2.3 

2008년 ․ 1 2 ․ 3 2.3 

2009년 ․ 1 3 2 6 4.7

2010년 ․ ․ 1 ․ 1 0.8 

2011년 4 6 ․ ․ 10 7.8 

2012년 2 1 2 ․ 5 3.9 

2013년 1 2 5 1 9 7.0 

2014년 ․ 2 3 1 6 4.7 

2015년 1 3 1 ․ 5 3.9 

2016년 ․ 3 ․ ․ 3 2.3 

2017년 2 6 3 ․ 11 8.5 

2018년 ․ 2 1 ․ 3 2.3 

2019년 ․ 1 4 1 6 4.7 

2020년 2 ․ ․ ․ 2 1.6 

2021년 ․ 2 2 ․ 4 3.1 

2022년 1 ․ 3 ․ 4 3.1 

2023년 1 2 4 ․ 7 5.4 

2024년 7개월 ․ 1 1 ․ 2 1.6 

지역

서울 4 11 10 4 29 22.5

경기․인천 4 10 15 ․ 29 22.5

충청․대전 3 2 7 1 13 10.1

전라․광주 ․ 5 6 ․ 11 8.5

경상․부산․울산․대구 4 15 12 1 32 24.7

강원 2 1 2 ․ 5 3.9

제주 2 ․ 2 ․ 4 3.1

미상 ․ 2 1 3 6 4.7

<표 1> 치매노인 간병살인사건 일반적 특성

(단위: 사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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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여성

합계 비율
사건 수 비율 사건 수 비율

연령

60대 6 4.7 13 10.1 19 14.7 

70대 13 10.1 33 25.6 46 35.7 

80대 이상 19 14.6 36 27.9 55 42.6 

미상 2 1.6 7 5.4 9 7 

계 40 31 89 69 129 100

투병 

기간

1년 미만 5 3.9 5 3.9 10 7.8 

1년 이상 ~ 3년 미만 6 4.7 12 9.3 18 14 

3년 이상 ~ 5년 미만 2 1.6 9 7 11 8.5 

5년 이상 ~ 7년 미만 3 2.3 5 3.9 8 6.2 

7년 이상 ~ 9년 미만 1 0.8 1 0.8 2 1.6 

9년 이상 6 4.7 11 8.5 17 13.2 

알 수 없음 16 12.4 47 36.2 63 48.7

계 39 30.4 90 69.6 129 100

<표 2> 간병살인 피해 치매노인 일반적 특성

(단위: 사건 수, %)

12건(9.3%), 9년 이상 11건(8.5%), 3년 이상 5년 

미만 9건(7%), 1년 미만과 5년 이상 7년 미만이 

각각 5건(3.9%), 7년 이상 9년 미만 1건(0.8%)이

었다. 

(2) 간병살인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기사화된 간병살인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가해자의 경우 아들이 64

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남편 29건(22.4%), 

부인 18건(13.7%), 며느리 10건(7.6%), 딸 4건

(3.2%), 손주 2건(1.6%), 사위와 사돈이 각각 1

건(0.8%) 순이었다.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들은 50대 25건(19.4%), 40대 20건(15.5%), 

30대 4건(3.2%), 20대 3건(2.3%), 60대와 70대

가 각각 1건(8.5%)이었다. 남편은 70대 14건

(10.9%), 80대 12건(9.2%), 90대 2건(1.5%), 60

대 1건(0.8%)이었다. 부인은 70대 7건(5.4%), 60

대 6건(4.5%), 50대와 80대가 각각 2건(1.5%), 

40대 1건(0.8%)이었다. 딸은 50대는 2건(1.5%), 

30대와 40대가 각각 1건(0.8%)이었다. 사위는 50

대가 1건(0.8%)이었고, 손주는 10대 1건(0.8%), 

40대 1건(0.8%)이 있었으며, 사돈은 60대가 1건

(0.8%)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2018)에서 간병살인 

판결문 108건에서 가해자 비율 중 아들이 38건

(35.2%), 남편이 25건(23.1%)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중장년 남성 사례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여성

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및 가족 간병인의 질병 등

으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에 집중된 전

통적 가족 부양 의식이 점차 남성으로 변화된 것

을 반영한다(강태화 외, 2014; 오영란, 조혜정, 박

정혜, 2021).

3) 치매노인 간병살인 위험요인의 특성

기사화된 치매노인 간병살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개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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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편 부인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사돈 합계

합계 29(22.4) 18(13.7) 64(49.7) 4(3.2) 1(0.8) 10(7.6) 2(1.6) 1(0.8) 129(100)

연령

10대 ․ ․ ․ ․ ․ 1(0.8) 1(0.8) ․ 2(1.5)

20대 ․ ․ 3(2.3) ․ ․ 1(0.8) ․ ․ 4(3.1)

30대 ․ ․ 4(3.2) 1(0.8) ․ ․ ․ ․ 5(3.9)

40대 ․ 1(0.8) 20(15.5) 1(0.8) ․ 4(3.1) 1(0.8) ․ 27(20.9)

50대 ․ 2(1.5) 25(19.4) 2(1.5) 1(0.8) 3(2.3) ․ ․ 33(25.6)

60대 1(0.8) 6(4.5) 11(8.5) ․ ․ 1(0.8) ․ 1(0.8) 20(15.5)

70대 14(10.9) 7(5.4) 1(0.8) ․ ․ ․ ․ ․ 22(17.1)

80대 12(9.2) 2(1.5) ․ ․ ․ ․ ․ ․ 14(10.9)

90대 2(1.5) ․ ․ ․ ․ ․ ․ ․ 2(1.5)

<표 3> 간병살인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사건 수, %)

구분 남편 부인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사돈 합계

치매노인 간병살인 가해자 수 29(22.4) 18(13.7) 64(49.7) 4(3.2) 1(0.8) 10(7.6) 2(1.6) 1(0.8) 129(100)

간병

살인 

이유

개인적

요인

치매 증상 악화로 지침 5(3.9) 1(0.8) 7(5.4) 1(0.8) ․ 1(0.8) ․ ․ 15(11.7)

치매 증상(정신행동증상)

으로 인한 순간적 분노
2(1.5) 7(5.4) 23(17.8) ․　 1(0.8) 3(2.2) ․ ․ 36(27.7)

가해자의 신체적 건강 악화 1(0.8) ․ 1(0.8) ․ ․ ․ ․ ․ 2(1.6)

평상시 치매노인과의 갈등 2(1.5) 4(3.1) 1(0.8) 1(0.8) ․ 3(2.2) ․ ․ 11(8.4)

우울, 간병 스트레스 등으

로 정신적 한계
4(3.1) ․ 7(5.4) ․ ․ 1(0.8) 1(0.8) ․ 13(10.1)

치매 증상으로 가족을 괴롭

혀서
․ ․ ․ ․ ․ ․ 1(0.8) ․ 1(0.8)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주기 

위해
1(0.8) 1(0.8)

간병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 ․ ․ 1(0.8) ․ ․ ․ ․ ․ 1(0.8)

치매노인 당사자 요청 ․ ․ 1(0.8) ․ ․ ․ ․ ․ 1(0.8)

경제적

요인

오랜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 ․ ․ 11(8.5) ․ ․ 2(1.5) ․ ․ 13(10.0)

기타 경제적 스트레스 ․ ․ 4(3.1) 1(0.8) ․ ․ ․ ․ 5(3.9)

사회적

요인

자식․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서/짐이 될까 봐
10(7.8) 2(1.5) ․ ․ ․ ․ ․ 1(0.8) 13(10.1)

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

어서
1(0.8) ․ 1(0.8) ․ ․ ․ ․ ․ 2(1.6)

치매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거부
1(0.8) ․ 2(1.5) ․ ․ ․ ․ ․ 3(2.3)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

어서
2(1.5) ․ ․ ․ ․ ․ ․ ․ 2(1.5)

복지서비스 소외 ․ ․ 1(0.8) ․ ․ ․ ․ ․ 1(0.8)

알 수 없음 1(0.8) 3(2.3) 4(3.1) 1(0.8) ․ ․ ․ ․ 9(7.0)

<표 4> 치매노인 간병살인 위험요인의 특성

(단위: 사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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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치매 증상 악화로 지침’, ‘치매 증상으로 

인한 순간적 분노’, ‘가해자의 신체적 건강 악화’, 

‘평상시 치매노인과의 갈등’, ‘우울 및 간병 스트

레스 등으로 정신적 한계에 부딪힘’, ‘치매 증상으

로 가족을 괴롭혀서’,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주기 

위해’, ‘치매노인 당사자 요청’, ‘간병 문제로 가족

과의 갈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 증상 악화로 지침’

은 아들이 7건(5.4%), 남편 5건(3.9%), 부인 1건

(0.8%), 딸 1건(0.8%), 며느리 1건(0.8%) 순으로 

총 15건(11.7%)이었다. ‘치매 증상(정신행동증상)

으로 인한 순간적 분노’는 아들 23건(17.8%), 부인 

7건(5.4%), 며느리 3건(2.2%), 남편 2건(1.5%), 

사위 1건(0.8%) 순으로 총 36건(27.7%)이었다. 

‘가해자의 신체적 건강 악화’는 남편 1건(0.8%), 

아들 1건(0.8%)으로 총 2건(1.6%)이었다. ‘평상시 

치매노인과의 갈등’ 배우자(부인) 4건(3.1%), 며느

리 3건(2.2%), 남편 2건(1.5%), 아들 1건(0.8%), 

딸 1건(0.8%) 순으로 총 11건(8.4%)이었다. ‘우

울, 간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한계’는 아들 7

건(5.4%), 남편 4건(3.1%), 며느리 1건(0.8%), 손

자 1건(0.8%) 순으로 총 13건(10.1%)이었다. ‘치

매 증상으로 가족을 괴롭혀서’는 손자 1건(0.8%)

과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주기 위해’는 부인 1건

(0.8%)이었다. ‘치매노인 당사자 요청’은 아들이 1

건(0.8%)이었고, ‘간병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 역

시 아들이 1건(0.8%)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가해자 중 남

성이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결

과로, 치매노인 가족의 간병 스트레스는 단순히 

신체적 피로나 우울감을 넘어 범죄와 같은 극단

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O’Dwyer et al., 2016). 가해 가족 중 아들이 경

험하는 분노, 불안 등 정서적 스트레스에 주목해

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오랜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와 ‘기타 경제적 스트레스’였다. ‘오랜 간병

으로 인한 생활고’는 아들 11건(8.5%), 며느리 2

건(1.5%)으로 총 13건(10.0%)이었고, ‘기타 경제

적 스트레스’는 아들 4건(3.1%), 딸 1건(0.8%)으

로 총 5건(3.9%)이었다. 치매노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가족 전체 생활에도 영향 줄 뿐 아니라 가

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박명화 외, 2015; 조윤희, 김광숙, 2010)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자식․가족

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서 혹은 짐이 될까 봐’, ‘요

양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어서’, ‘치매노인의 요양

시설 입소 거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복지서비스 소외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식․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서 혹은 짐이 

될까 봐’는 남편 10건(7.8%), 부인 2건(1.5%), 사

돈 1건(0.8%)으로 총 13건(10.1%)이었고, ‘요양

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어서’는 남편 1건(0.8%), 

아들 1건(0.8%)으로 총 2건(1.6%)이었으며, ‘치

매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거부’는 남편 1건(0.8%), 

아들이 2건(1.5%)으로 총 3건(2.3%)이었다. ‘치

매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거부’는 남편 1건(0.8%), 

아들이 2건(1.5%)으로 총 3건(2.3%)이었다. ‘도

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는 남편이 2건(1.5%)

이었고, ‘복지서비스 소외’는 아들 1건(0.8%)이었

다. 이처럼 치매노인 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소외감을 높이고, 사회구조

적인 환경은 가족의 부정적 좌절감에 영향을 미

쳐 간병살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숙완, 2021). 이러한 가족들의 간병 부담감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넘어 사회경제적 피해

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명화 외, 2015). 이

를 통해 치매노인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 간의 문제

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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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문기사에 보도된 치매노인 간병살

인 사례를 통해 치매노인 간병살인사건의 현황, 

원인, 치매노인 및 가족의 특성 등을 구조화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 1월 1일부

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28년 7개월간 신문기

사에 보도된 치매노인 간병살인 사례 129건을 살

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된 치매노인 간병살인사건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80대 이상 치매노인 이상의 

사례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며, 시기별로 증감을 

반복한 것을 확인하였다. 1995년도 이후부터 현

재까지 간병살인 사망사건 신문기사는 1건에서 

최대 11건으로 2011년도 이후 보도 건수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IMF 이후 

가속된 높은 실업률, 고용불안정의 증대, 내부 노

동시장의 균열 등 사회경제적 위기와 중첩되면서 

물질적, 심리적으로 불안정상태에 있는 가장이 노

인을 간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수 있

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송다영, 2005).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0년도 고령화 사회에 들

어선 지 17년 만에 고령인구 비율 14%를 넘기며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로 노인인구 비율

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치매 유병률에 대한 사회

적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

다(조윤희, 김광숙, 2010).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

는 치매 유병률 또한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치매노인의 간병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강태화 외, 2014). 

또한, 공적 부양체계가 불안정한 당시 노인간병의 

약 91%를 자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 주 간병

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감이 증

가한 시기로(김선영 외, 2012) 우리 사회에 간병살

인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이철호, 2016; 

천정환, 2018)하기 시작한 배경이 되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둘째, 간병살인 피해 치매노인의 성별 및 연령, 

투병 기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 치

매노인은 총 40건으로 80대 이상, 여성 치매노인

은 총 89건으로 80대 이상 고령 노인의 보도 건수

가 많았다. 남성 치매노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힘

이 약한 여성 치매노인의 피해가 더 컸으며, 대부

분의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기타 노

인성 질환에도 취약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학대당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여성 노인으로 

남성 노인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사망률

이 더 높은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미, 윤기혁, 2023).

투병 기간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사이 간병

살인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이 보도되어 치매 진단 

이후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 등 가족 대상 치매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간병살인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64건, 남편이 29건, 부인이 18건, 며

느리 10건, 딸이 4건, 손주 2건, 사위와 사돈이 각

각 1건으로 보도되어 우리 사회 치매노인 주 간병

인은 아들이 많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宮元預

羽, 三橋真人, 永嶋昌樹(2013)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전통적으로 요구되었던 여성의 간병 영역

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자녀의 부양기능 

약화 등으로 가족부양의식의 많은 변화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박주희, 2021). 일본은 1990년 이

후 노인부부의 증가와 함께 남성이 여성을 간병

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

년대 이후 간병살인이 연간 45건씩 발생되고 있

으며, 간병살인 가해자의 72%가 남편인 것으로 

나타나(湯原悦子, 2016),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노인의 간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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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宮元預羽 외(2013)는 간병부담

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남

성에게도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 단순한 개입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시스템의 적용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

았다. 최희경(2012)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은 성역

할 사회화 과정에서 돌봄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

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성역할 패턴의 변화 등에서 기인한 남성 간병

인의 증가는 남성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도 간병살인 가해

자 비율이 중장년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

매노인을 간병하는 중장년 남성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자식․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서 혹은 짐이 될까 봐’는 가해

자 중 남편 사례 보도 건수가 많았으며, 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

준에 이르게 하여 자녀에게 부담 혹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간병살인의 배경이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이 간병

의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간병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노인 간병살인에 대한 국가적 차

원의 공식적인 집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치매노

인 간병살인 사건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간병

살인 원인, 현황, 가족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아직은 보도 

자료를 통해 문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계로 

치매노인 간병살인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

입을 앞두고 있어 간병 가정이 점차 증가할 전망

으로,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향후 간

병살인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 간병살인의 공식적 집

계는 간병 가족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간병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체

계가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점차 가족구성 형태

가 변화되면서 ‘영 케어러(young cater)’가 늘어

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간병살인 가족 중 10

대와 20대가 파악되었다. 비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감안한다면 영 케어러, 독박간병, 노

노간병, 노장간병 등 간병 형태에 따라 간병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발표는 우

리 사회 간병살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간병 형태 특성에 따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간병 스트레스를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

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매노인 

간병살인 이유 중 치매 증상으로 인한 순간적 분

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가족의 도움 없이 독립적 생

활이 어려워 보호자의 수발이 24시간 요구된다. 

특히 보호자가 치매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증

상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병으

로 인한 우울,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고통

이 동반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장기화 될수록 간

병 부담을 가중시켜 간병살인 동기 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

다. 특히 기사화된 치매노인 간병살인 가해자 중 

50대 중년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어 간

병을 담당하는 중년 남성을 위한 개입 방안에 주

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남

성 간병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신체 접촉 등 

성별 차이에 의한 어려움,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 상실, 자존감 하락, 책임감, 주변 사람과의 소

통 부재 등 전통적인 남성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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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尾張椋, 2019; 木下衆, 2018; 斎藤真緒, 2015). 

이같은 도전적 상황에서 남성성을 부정당하는 순

간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간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동성

에게 토로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남성 

간병인은 여성 간병인에 비해 자조집단활동이 저

조한 것으로 밝혀졌다(尾張椋, 2019). 이처럼 국

외에서는 남성 간병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반해, 아직 국내에서는 남성 간병인에 대한 욕구

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남성 간병인

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도 미비하고 일

부 연구에서 남성 간병인의 수발 경험을 제한적으

로 살펴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진행됨과 동시에 남성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해를 통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진희와 홍귀령(2022)의 연구에 의하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남성들의 경우 제도적인 욕구가 

여성에 비해 강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를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치매 관련 교육 및 

건강 관련 정보의 습득, 정책 지원 내용, 치매노인

을 돌보기 위한 자기 관리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

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 치매가족 프로그램은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의 가족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

어 상대적으로 간병을 담당하는 중년 남성을 위

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다. 장기간 간병 생활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공

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활용한 제도가 요구

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케어매니저’가 한달에 

한번씩 환자와 간병인의 상태를 필수적으로 확인

한다. 노인남성 간병인은 ‘케어매니저’로부터 생활

에 도움이 되는 헬퍼를 요구할 수 있고, 돌봄 환

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

자를 간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전화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으며,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받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외부자원 활용 욕구가 강한 만큼, 관련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문의하고 제공받을 수 있

는 ‘케어매니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공식적 돌봄과의 관계적 측면을 경험하

게 되면서 간병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다. 이

처럼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창구 확대는 제도적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관계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간병인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족 간병인에게 유용한 자

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 가족 간병인을 위한 주기적인 방

문 상담 제도를 통해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간병인의 심

리적․신체적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간병으로 인해 가족 간병인

이 또다른 환자가 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치매노인을 위한 간병 서비스 확대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병살인의 원인 중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자식이나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서는 우리 사회 공적 체제의 부재가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최대 

9일로 확대하여 주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센터

에서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공적요양서비스는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

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병 가족의 부담감을 크

게 완화시키지 못하였다. 치매는 장기간 계속적으

로 진행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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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간병 서비스의 

부재와 사회 지원 체계의 미흡함은 단순히 개인

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

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나타낸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단절, 퇴사, 고립 등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례를 위해 

관련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해 간병 가족의 간병비, 치료비, 생활

비 등의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의료, 주거 환경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매노인 간병살인의 공식

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매노인 

간병살인사건의 현황, 원인, 특성 등을 살펴보고, 

치매노인 간병살인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

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그러나 신문기사 자료의 특성상 보도

된 사건만을 분석하고, 보도되지 않은 심층적인 

내용들은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 대해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법원의 

판결기록, 공적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자료 등 다

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분석한다면 심층적이고 체

계적인 분석과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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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aring Murder Cases in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from 1995 to 2024

Aran Park, Nayun Lee, Yeop Noh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murder case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occurs one after another every year, 

bu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as well as insufficient countermeasures.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status of caring murder cases among elderly with dementia reported 

in newspaper articles from January 1, 1995 to July 31, 2024, and examine the risk factors for 

caring murder by dividing them into person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n analysis of 129 

cases reported in domestic daily newspapers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case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reported as victims of caring murder were ‘over 80s’ and ‘elderly 

women’, and the duration of illness was often ‘more than 1 year but less than 3 years’. Second, 

the murderer was often a ‘son’, and the perpetrator was often in his 50s. Third, among the 

risk factors for caring murder, ‘temporary anger due to dementia symptoms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was frequently reported as a personal factor, and ‘difficulties 

due to long-term living’ were frequently reported as an economic factor. There were many concerns 

that it would be a burden on families due to social facto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prevent and resolve caring murder among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Keywords: Dementia, The Elderly, Caring murder, Care,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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