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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1. 

우리 사회는  계  래 없이 른 속

도  고  사회  진행 고 있다 우리나라  . 

체 인구   이상 고 인구   65 1990

에     사이   이상 5.1% 2010 11% 30

증가 며 에는  증가 여 고, 2018 14.3%

사회  진입  것  망 고 있다(Statistics 

이러  평균 명  연장과 노인인구 Korea 2011). 

 증가  남 노인 모 는 과거보다 훨  

어진 노후를 보내게 었다(Kim Jung-Youpㆍ

노  여  노  Kwon Bok-Soon 2007). 

인  신체 심리 사회  변 를 겪는 것뿐만, , 

이 니라 남 우자보다 래 살면  폐경  

이후에는 심장질  험이 높 지는 등

 건강 나 부(Perlmutter M. Hall E. 1992)ㆍ

분  생 를 자  척에게 존 는 등  

경   그리고 우자  사별 후에는 우

울증에 걸릴 험이 높 지는 등(Miller M.ㆍ

 사회  축감 등  경험  Reynolds C. 2002)

가능 이 크다고 보고 고 있다. 

규 인 신체 동  독립 인 삶  간  연

장시키고 능  간  감소시키며 스트 스, 

를 이고 상 면  증진 는 등 노인  삶  

질  향상 는데 향  미 다(Miller M.ㆍ

살 있는 동  개인이 행Reynolds C. 2002). 

는 운동  양과 태는 변 지만 운동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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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히 인생에  인 부분  여 노인 개

인과 가족 크게는 사회  국가 책  다양  , 

면에  노인  신체 동에  른 이해를 

토   여가 책이 요구 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가는 신체 신  건강  지 고 자, 

장과 개 에 요  요소 (Kim Kwang-Deok 

여가 동  노 에 있어  노후  행복2001), 

 결 는 요  척도  작용   있다 특. 

히 경 신 심리  를 시킴, , 

써 노후  료함에  벗어날  있는 효과 인 

동  인식 다(Yoo Chang-Geon et al., 2007). 

국가 책  면에  우리나라는 크게  가

지  노인들   사업  장 고 있는데, 

나는 지역사회 스 자사업  일  소득 

장 인 노인 맞춤  운동처  스  고 자 ·

소외  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를 공 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는 2012) , 2014

  국에 개가 지자체에 등 어 1361

있는 노인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이는 노인여가복지시  나  노인2015) , 

 주  담당 고 있다 외국  경우 미국  . , 

 이상 노인 가 자원 사 동  통해 여65 41.4%

가를 보내고 있 며 일본  업   , 65

 해 고 자  고용  지원 고 퇴자를 

해 는 커뮤니티  노인클럽  통해 일  

원 는 퇴자들이 일    있도  도 주고 

있다(Noh Jae-Chul Ko Zoon-ki 2012).  ㆍ

노  생 에 향  미 는 요인  다양 지

만 가장 주  는 경 인  건강

인 것  나타났다 경  (Statistics Korea 2011). 

상태는 노인  생 만족도에 향  미 며

본 인 생(Kwon Jung-Don Jo Joo-Yeun 2000), ㆍ

계 지뿐만 니라 경 동  통  사회참여

인 역 도 있어 노인  체 심리  만족감  , 

증진시키고 노  삶  질  향상시키는데 가, 

장 큰 향  미 는 요인(Yoon Sun-Deokㆍ

이다 건강상태는 만 질병Han Kyoung-Hea 2004) . 

  같  객  건강상태  스스  평가

는 주  건강상태    있 나 객

 건강상태보다 주  건강상태  건강에 

 만족이 삶  질  는 주요 변인이 

다 이러  주 인 (Oh Young-Hee et al. 2006). 

건강상태에 향  미 는 사회경  요인

는 경 상태 도 직업  등이 있다, , (Nam 

 노인에  Yeon-Hee Nam Ji-Yeon 2011). ㆍ

사회  지지 가족지(Lee Pyeong-Sook et al. 2004), 

지 도가 높  건강(Song Young-Soo 1996) 

상태가 높고 결 계  지속, (Kim Jin-Gu 2011)

이나 가족동거(Yoo Kwang-Soo Park Hyeun-Sun ㆍ

도 건강행    건강상태에 향  2003)

미 는 것   있다.

노인  인 계 도  여가 동 참여 도가 

노  우울과 노후생  만족도에 향  미 며

신체 동  통해 (Kim Hyun-Kook et al. 2012), 

부 소외감 등과  신건강 상  , 

를 어느 도   있다(Yoo Kwang-Ukㆍ

는 면에  볼  노Won Yoo-Byung 2010)

 여가 동에  심이 요 다고 사료

다. 

노인  인 생  만족도는 우자 자식, , 

척  구 등과 같  미 있는 사람들에 

해 향  며 인 계를 통  도움  지, 

지를 통해 우울  스트 스를 감소시킬  있

므 이들  여가 동 과 생(Huo Jun-Soo 2004) 

 특  등에   노  생  에 

 이해에 있어 요  면이라고 겠다.

이러  경  살펴볼  다양  변인들  

향에 라 노  신 신체  건강 지각에, 

는 차이가 있    있 며 본 연구진  노, 

 상  는 지원 운동처   , 

 그램 등  개  해 는 집단 간 특

  차별  지원 그램들  개 이 

요구 다는데 합 여 그 자료를 집  목

 본 연구를 계획 다 사회  건강. 

고 욕이 높  노인   살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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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마 과 도  는 고 가 진행 고 

있는 우리 사회 노인  사회참가 구조  가 

가능   있다(Noh Jae-Chul Ko Zoon-ki 2012). ㆍ

특히 본 연구에 는  이상 노인  건강취약65

계  신체 동 지원 택  고 있는 여 노

인과 일  그램에 참여 고 있는 여 노

인들   특  해 써 잠재 인 신

체 신 건강에   이에  지원  ·

등에  합 이고도 다 인 근 요

에 여 논 해보고자 다. 

연구목  2. 

본 연구  목  달   연구 는 

다 과 같다.

첫째 노인 에 재  인 여 노인과 맞춤, 

 운동처 스에 참여 인 여 노인들 간 건

강 경 인 계 도  같  생  특 에  · ·

지각차이가 있는가?

째 노인 에 재  인 여 노인과 맞춤, 

 운동처 스에 참여 인 여 노인들 간 인

지 능 노 불 우울 그리고 노후생  만족도, , , 

 같  심리사회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방법. Ⅱ

조사 상1. 

본 연구를 여 구소재 개 노인  1

그램에 주 회 이상 참여 인 일  여 노2

인 이후 노인  소속  명과 보건복( ) 39

지부 지역사회 스 자사업  구소재 개 ‘ ’ 1

스포 에  운 는 노인맞춤  운동처

스에 주 회 이상 참여 인 여 노인 이후 운2 (

동처  참여  명 등  명  여 노) 76 115

인이 본 연구에 참여 다 본 인 뷰를 . 

여 구소재 일 노인 상   취약계

 지원 그램 공  등 각  곳  임1

집  통해  외 다 각  장 . 

 그램운  담당자들과 연구 에  사

 합 가 이루어 며 각 소속  생, 

들  연구 참여에 동  노인들  상  

인 뷰가 시행 었다  인 뷰 과 인. 

뷰 후 연구 참여 동   추가 연구 참여 동  , 

여부를 질 며 이에 동  상자 명, 115

 자료가 종 분 었다 특히 운동처  참여. 

집단  여 노인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스 자사업  사업 상자 조건에 해 국’

가구 월평균 소득 원 이 인  120%, 1,740,000 65

이상 노인에 해당 었다.

측정도구2. 

가 생 특 에  . 

본 연구에  생 특  상자  건강상태, 

경  여 인 계 도  다  , . 

주  건강상태 지각 도를 보  여 

일  건강상태  건강상태 변  인식 도에 

여 질 다 이들 질  재  건강상. 

태   과 여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1

었는지를 는 개  항  구 다 경2 . 

인 여 에  주 인 지각 도를 보

 해 매우 부족 다 에  매우 풍족 다  ‘ ’ ‘ ’

 척도 항  사용 다  경 에 5 . 

 스트 스 도를  여 Lee 

과 가 사용  노인Shin-Sook Lee Kyoung-Ju(2002)

 일상생  스트 스 척도  건강  스트

스를 는 개 항  사용 다 인 계 3 . 

도는 등 이 노인들  Kim Hyun-Kook (2012)

 인 계   자 구 척  개 , , 3

상들과  주당 연락횟  월별 만남횟  

며 이  연락횟 는 통  횟, , 

만남횟 는 직  면  횟  

다. 

나 심리사회  요인  본 연구에 는 여. 

노인  심리사회  요인  인지 능 노 불, , 

우울 노후생  만족도  고 이들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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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척도를 용 다  노인  . 

인지 능   여 과 Kwon Yong-Chol

에 해 개  매 별용 Park Jong-Han (1999)

국어  간이 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를 사용 다  이상Examination: MMSE-K) . 24

 상군  매 심군  이 는 , 20~23 , 19

매 험군  분 다 노 불  . 

 여  에 해 Watkins, Coates Ferroni(1999)

개 고  연구에  사용  Kim Soon-Yi(2005)

개 항  노인용 노 불  척도20 (anxiety about 

를 사용 다aging scale for the elderly: AASE) . 

이  항 과  상 이 이 이고 항 .30 , 

거 시 신뢰도가 증가 여 그 내  일 이 낮  

개  항  외 고 고  노인에  2 (4, 9) , ‘

용 항 심리  근심 항 자  자신  ’ 5 , ‘ ’ 6 , ‘

노  용 항 상실감 항 등  개 ’ 3 , ‘ ’ 4 18

항  사용 며 본 연구에  신뢰도는 , .81

이었다 우울   여 등. Yesavage 

에 해 개 고 이 (1983) , Ki Baek-Seok(1996)

국   노인우울척도 단축- (short form of 

 사용 다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 

상자가 니  답 는 양분척도  ‘ ’, ‘ ’

항  이루어 고 항 당  는  15 , 0 1

부여 도  구 어 이 에  지이0 15

다 본 연구에  신뢰도는 이었 며  이. .81 , 5

상  경우 우울상태  해 다 본 연구에, . 

는 노후생  만족도를  여 Rim 

이 번  사용  개 항  생Mi-Sook(1985) 20

만족도 척도 를 사(life satisfaction index A, LSIA)

용 며 답   니다 에  매우 그, ‘ ’ ‘

다   척도  구 어 있다 본 연구에’ 4 . 

 신뢰도는 이었다.83 .

조사  분석방법3. 

본 연구를 여 인구통계  자료  생 특

 보   건강 경 인 계 도  · ·

인지 능 노 불 우울 그리고 노후생  만족, , , 

도  같  심리사회  요인 척도들  포함 는 

노인 상 생 만족도 검사지  이를  ‘ ’

인 뷰   있도  인 뷰용 가이드라인  작

다 내용타당도  법  를 . 

여 명  가  명  가2 3 , 1

명  간  가  명  체  가가 인1

뷰용 가이드라인  구조  인 뷰용 지

를 검 고 합 다  공자 명 심. 4 , 

리  공자 명 사회복지  공자 명 체  3 , 1 , 

공자 명 간  공자 명 등  포함  3 , 1 12

명  인 뷰 진행자들   회  사  워크2

이 진행 었 며 종 인 뷰는  월, 2012 7 , 8

월 월  개월 동  개  직  , 10 3 2

여 참여 희망자들  상  진행 었다 개 . 1

인 뷰 소요시간  분 시간 분이 소요 었45 ~1 15

다 인 뷰  연구 참여자  요구가 있  경우 . 

추가 상담 가능 에 여 통보 며 심각, 

 우울  보인 명  여  노인에 해 는 이4

후 추가 상담  실시 는 등 극  개입  

 힌다 집  자료를  노인  . 

 운동처   집단 간 평균 를 해 각

각  종속 변 에  통계  분 과 변량

분  실시 다 자료 분 에는 .  SAS 8.2 

그램이 사용 었다. 

연구 결과. Ⅲ

인구통계학  특성1. 

본 연구  조사 상자  인구통계  특  

과 같다<Table 1> .  

조사 상자 체  연 평균  70.79 (SD= 

이었 며 노인  소속집단과 운동처  참3.43) , 

여집단 간 연  평균   차이는 없는 것

 나타났다 조사 상자   조사해(F=.62). 

본 결과 노인  소속집단  명 이 , 33.33%(13 )

졸자 며 운동처  참여집단  명 가 , 92.10%(70 )

졸 이 인 것  나타났다 체 조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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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별거 이 사별 등  이  51.30% (59 ) · ·

우자 없이 생 고 있었 며 명 는 , 48.60%(56 )

재 우가자 있는 상태  나타났다 체 답. 

자  명  재 직업이 없었 며82.60%(95 ) , 

명 는 직업이 있었다17.39%(20 ) .

생활 특성의 차이2. 

 노인 소속 집단과 운동처 참여 집단 

간 건강상태 경  여 인 계 도  같, , 

 생  특   건강  경  상태에  지

각 차이를 보 며 그 결과는  , <Table 2>

같다. 

Category Subcategory
SC  group       EP   group     Total

N(%)            N(%)           N(%)

Age(mean) 70.44±3.54  70.97±3.38  70.79±3.43

Education <Middle school 12 (30.76)    70 (92.10)    82 (71.30)

High school 14 (35.89)     5 ( 6.57)     19 (16.52)

University 13 (33.33)     1 ( 1.31)     14 (12.17)

Spouse Yes  22 (56.41)    34 (44.73)     56 (48.69)

No  17 (43.58)    42 (55.26)    59 (51.30)

Vocation Yes  3 ( 7.69)     17 (22.36)    20 (17.39) 

No 36 (92.30)     59 (77.63)    95 (82.60) 

Total  39(33.91)    76(66.09)     115(100.00)
 SC: Senior's College, EP: Exercise Prescrip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C  Group   EP  Group    Total    
 F 

   M(SD)    M(SD)        M(SD)

Health status  2.54(0.71)  2.14(0.82)   2.28(0.80)    6.60* 

1 years ago health  2.51(0.85)  2.88(0.95)  2.76(0.93)     4.14* 

Physical health  2.67(1.00)  2.72(1.12)  2.70(1.08)      .07  

Emotional health  3.03(0.90)  2.75(1.07)  2.84(1.02)     1.89  

Economic afford  3.18(0.64)  2.53(0.88)   2.75(0.86)    16.64***

Economic stress 11.50(3.38) 13.91(3.90)   3.11(3.89)   10.48**

* p<.05,  ** p<.01,  *** p<.001
 SC: Senior's College, EP: Exercise Prescription

<Table 2> Perceptions of Health and  Economic 

Status between Groups       (N=115)

재 건강상태에 해 는 노인  집단이 운

동처 참여 집단에 여 게 높게 지각

고 있었 나  과  건(F=6.60, p<.05), 1

강상태는 게 낮게 지각 고 있었다(F=4.14, 

그러나 근  달 이내  신체  신 p<.05). 

건강 에 는 차이가 없었다 경  여 에 . 

있어 도  집단 간  차이가 있었 며, 

운동처 참여 집단이 노인 소속 집단보다 

게 높게 지각 고 있었다(F=16.64, p<.001). 

경  인  스트 스도 운동처 참여 집단

이 통계  게 많이 고 있는 것  

나타났다(F=10.48, p<.01).

 집단 간 인 계 도에 도 차이가 있는

지를 보 며 그 결과는 과 같다, <Table 3> .

자  계  구  연락 도에는 차이

가 없었 나 운동처 참여 집단이 노인 소속 , 

집단보다 통계  게 구  면 횟

가 많 나 척과  연락횟(F=4.04, p<.05), 

 면 횟 는 (F=7.09, p<.01) (F=11.45, p<.01)

 것  나타났다.

SC  Group   EP    Group    Total  
F 

   M(SD)     M(SD)         M(SD)

Freq. of Contact with 

Adult children
2.44(0.99)   2.42(1.19)    2.43(1.12)     .00

Freq. of Meet  with 

Adult children
2.36(0.98)   2.46(1.11)    2.43(1.06)      .23

Freq. of Contact with 

Friend 
2.87(1.15)   2.86(1.22)    2.86(1.19)       .00

Freq. of Meet  with 

Friend
2.62(1.16)   3.08(1.17)   2.92(1.18)     4.04*

Freq. of Contact with 

Relatives
1.79(1.10)   1.33(0.75)   1.49(0.91)    7.09**

Freq. of Meet  with 

Relatives
2.05(1.02)   1.47(0.77)   1.67(0.90)    11.45**

* p<.05,  ** p<.01,  *** p<.001
 SC: Senior's College, EP: Exercise Prescription

<Table 3>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Groups  (N=115)

심리사회  요인에서의 차이3. 

노인 소속 집단과 운동처 참여 집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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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매  인지 능과 우울 도를 

보  해 간이 신검사  우울검사를 실시

다 간이 신검사 결과  이상  상집단과 . , 24

그 미만  매 심 집단  구분이 가능

며 그 결과는 에 시 다  이상  , <Table 4> . 5

우울 상태집단과 그 미만  상집단  도  

편차도 에 시 다<Table 4> .

체 조사 상자  명 가 매 심 15.65%(18 )

집단이었 며 이  운동처 참여 집단  21.05% 

명 가 매 심 노인인 것  나타났다(16 ) . 

체 조사 상자  명 가 우울이 높  것27.82%(32 )

 나타났 며 운동처 참여 집단  경우, , 

명 가 우울이 높  것  명 었다35.52%(27 ) .

SC  Group   EP  Group    Total  

 Freq(%)        Freq(%)        Freq(%)

Dementia
Normal     37 (94.87)    60 (78.95)      97 (84.35)

Suspected     2 ( 5.13)     16 (21.05)      18 (15.65)

Depression
Normal    34 (87.17)     49 (64.47)      83 (72.17)

Depression     5 (12.82)     27 (35.52)      32 (27.82)

       Total    39(100.00)     76(100.00)     115(100.00)
 SC: Senior's College, EP: Exercise Prescription

<Table 4> Comparisons between Dementia 

Suspected Group and Depression 

Group                       (N=115)

노인 소속 집단과 운동처 참여 집단 간 인

지 능 노 불 우울 그리고 노후생  만족도, , , 

 차이검증 결과는  같다<Table 5> . 

인지 능에 있어 는 운동처 참여 집단이 노

인 소속 집단보다 통계  게 낮  

것  나타났 며 우울  (F=12.88, p<.001), 

게 높  것  나타났다 노후(F=8.80, p<.01). 

생  만족도에 있어 는  집단 간 통계  

 차이가 있었 며 노인(F=11.59, p<.001), 

소속 집단  여 노인들이 운동처 참여 집단

 여 노인들보다 노후생  만족이 높  것  

나타났다 면 노 불 에 있어 는  집단 간 . , 

차이가 없었다.

SC  Group   EP  Group    Total  
 F 

M(SD)         M(SD)       M(SD)

Cognitive 
function

 27.69(1.85)   25.63(3.32)    26.33(3.06)    12.88***

Aging anxiety  45.42(6.08)  45.49(8.22)    45.46(7.55)     .00

Depression  2.31(1.77)    4.16(3.67)    3.53(3.27     8.80**

Life 
Satisfaction

54.31(5.54)   49.37(8.13)  51.04(7.69)   11.59***

* p<.05,  ** p<.01,  *** p<.001
 SC: Senior's College, EP: Exercise Prescription

<Table 5> Differences between Group i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N=115)

논 의. Ⅳ

인  삶에  여가가 차지 는 이 어느 

시 보다 커지고 있고 여가에 른 동이 다양, 

해지면  다른 사회  요소들처럼 노인이나 여  

등  소외계  여가에 해 도 사회통합이라

는 면에  논  상이 어야 다(Kim 

특히 남 보다 평균 명Young-Ran et al. 2010). 

이   여 노인  여가 동 참여를 통해 자

심과 자신감  가질  있는 계 가 며 이것이 

신체  신  건강 심리  감 등에도 , 

인 면  가질  있다(Mo Sun-Hee et al. 

이에 본 연구에 는 노인여가복지시  2006). 

분 는 지역사회 내 노인 에 참여 는 여

노인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스 자사업

 실시 는 노인 맞춤  운동처 스에 참여

는 여 노인들  건강 경  상태  인, 

계  같  생  특 과 우울과 불 과 같  심리

사회  요인에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상자

들   여가 동 그램  개 는데 

자료를 공 고자 시행 다. 

 노인 소속 여 노인 집단과 운동처

참여 여 노인 집단 간에는 인구통계  특 에 

있어    재 직업  도에  차이

가 있었다 이는 운동처 참여 여 노인들  . 

스 참여 이 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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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는 에 인 며 이러  객  경  , 

에 있어  차이  함께 경  여 에  

주 인 만족과 경  인  스트 스 지각 

도에 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노후생 에 있어  가장 큰   나  

인식 고 있는 경  경 에 른 스트

스는 사회  지원  복지 차원  노 에 해 

거나 해결   있다 부는  노인. 2011

에게 맞  일자리를 개 보 는 사업  ･

를 통해 노인  경  소득  늘릴 뿐만 

니라 궁극  노인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 

  본법  노인 일자리사업   '

지원에  법  며 보건복지가' , 

족부 지 자 단체 국노인인 개 원 등이 주･ ･

체가 어 노인 합  일자리 를 창출 공함‘ ’ ･

써 노인  건강 사회참여 보충  소득지, , 

원 등  공 고자 고 있다(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12). 

조사시   단 간  신체  ·

건강에  집단 간  차이는 찰 지 

나 노인 소속 여 노인들  운동처 참여 

여 노인들에 해 재  건강상태를  높게 

지각 고 있었다 면  과 여 얼마. , 1

나 건강해 는가에 여 질 했  는 운동처

참여 여 노인들이 게 높게 보고 다. 

이는 신체 동 참여  건강상태 지각과  계들

에  등 과 Kang Hyun-Uk (2009) Yoon 

 연구 결과에 도   있듯이 Gui-Hyun(2009)

노인  신체  동참여가 노인  신체 신  ·

건강 지각에 향  미 며 실  불   우, 

울 등  심리  를 시 주는 것과 

어 있는 것  보인다.

노인 소속 여 노인 집단과 운동처 참여 

여 노인 집단 간에는 인 계 도에  몇 가

지  차이가 있는 것  나타났다 자. 

 계에 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

나 특히 운동처 참여 여 노인들  경우 구, 

 면횟 가 노인 소속 여 노인들에 

여 게 높  면 척과  연락이나 

면횟 는 게 낮 다 이는 일종  스트. 

스 처    해   있는데 

등  가족 계보다 구  계Dupertuis (2001)

가 노인  생 만족도에  요  향  미

다고 보 다 특히 등  구 계. Dupertuis (2001)

는 택 이며 자   계이  

에 가족이 공   없는  감 동료, 

지역사회  통합 자  가 감  재 인 , , 

회를 공 다고 다 라  노인들  건강 . 

 경  상태에 른 신체  신  건강에  

잠재  생 가능  등  고   , 

많  사회  계를   있는 회  노인

들   다양  커뮤니티들이 자생  생

고 지   있도  심  가 요구 다. 

본 연구 결과에 는 노 불 에 있어 노인

소속 여 노인과 운동처 참여 여 노인들 간 

 차이가 없었다 즉 경  이나 . 

타 여러 심리사회  요인들에  차이, 

는 상 없이 여 노인들이 지각 는 노 에  

불 이 사 다는 것  미 다 사  불  . 

에 있는 노인들이 우울이나 노후생  만족도

를 상이 게 지각 게 는 원인이 단 히 노

를 들이는데 있어  차이나 불  이 

니라는 에  인 노 불   낮추

고 노 를 인생  황 이자 통합감  느낄 

 있는 인 시  지각   있도  인식

 이 요구 다는데 동 다. Kim Shin-Mi

 도 노인  삶  질  증진Kim Soon-Yi(2009)

시키  해 는 심리  걱  감소시킬  있

도  지지 고 나이 많  노인이 자신  노, 

어가는 것에  실 이고 인 생각  

가질  있도  도 야 다고 다 특히 . 

 자 인 삶  구축 여 심리 인 감

과 미 그리고 가 를 느끼면  살도  지원  , 

요 이 있다고 다 이는 노인 상 지. 

원  지원 사업  통해 보다 극  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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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가능 다.

본 연구에  가장 주목해야   간이 신

검사  우울검사  결과에   집단 차이 , 

건강상태  경  상태에  주  차이를 

게 보   집단  여 노인들이 심리사

회  특 에 있어 도 통계   차이가 

있었다는 이다 이러  결과는 인지 능에  . 

 심리  들이 노인  스트 스

   경  (Aldwin et al. 2011) (Yang 

그Min-Hee 2009; Vaillant G.·Mukamal K. 2001), 

리고 규 인 운동과 신체 동 참여(Kang 

에 해 향  는다고 보Hyun-Uk et al. 2008)

고  존 연구들  고 여 해  가능 다 노. 

 삶  질에 향  미 는 것  진 인

지 능과 우울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곧 해당 에   

근 법과 상담  재 과  차별 가 요구

 미 다 즉 료  지원 개  그. 

램과 지속 인 장  과  차별  

그램 개  통해 취약계  여 노인  인지

  가능  낮추고 일  여 노인, 

 건강   요구에 부합   있도  

스를 다원  요가 있다 재 인 자원. 

부   차 평생 습진 종합계획2 (Kim Shin-Il 

에 는  노인 상 퇴 후 생2007) 55~59

계  건강 여가  노인 상 노후건· , 60~69

강 리  간 통합 사회 사 동  이· · , 70

상 노인 상 가족과  이별 건강 죽 에 · ·

  등 인생  리 는  등이 시

어 있다 그러나 노   평생  주. 

 해자를  해  심  이루

어  다 이는 노인들  이(Lee Mi-Jung 2011). 

  에 근거 는 것이며 통   없, 

는 인구통계  변인에  연구를 어 실질

인 료  개입이나 지지를 는 에 

 논 가 요구 다.

본 연구에 는 조사 상자들이   운동 

그램에 참여 는 신체 동 가능자들이었다는 

과 구소재 개  그램 참여자라는 2

에  일 에 주 가 요구 다 즉 동가능. 

고 지속 인 습  고 있는 여 노인들  

상  므  건강  결과들이 체 여

노인집단  지   있 므  그 결과 

해 에 주 를 요 며 추후 연구에 는 경  , 

취약계 과 불어 건강 취약계  요구를 탐색

해볼 요가 있다  본 연구에  여 노인  . 

상   이 는 조사 상 에   

 그램에 참여 인 노인들이 체  여

이라는 과 인 뷰 희망자들이 주  여 들이

었  이다 이러  상자들  별 분포는 . 

크게  가지 시사  가진다. 

첫 번째  고 해야   여  노인  상

  행 연구들에  삶  만족도나 심리사

회  특 들에 있어  불일 는 결과들이 보고

고 있다는 이다 그  여 노인들이 남. 

노인들에 여 취약  건강 경  경에 처·

게 며 이  인해 우울증이  많  것  보, 

고 고 우자 상실 후 경(Lee In-Jung 2007), 

도 어 움  겪는 등 삶  질 면에 는 남

노인보다  취약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다

 보고 고 있다 면  연. Park Ki-Nam(2004)

구에 는 여 노인들이 남 노인보다 경 건강 ·

에  상  취약함에도 불구 고 생  

만족도가  높 며 이는 생 경 요인 이외, 

에 가족 이웃 척과  상 작용과 같  인, , 

계에  만족 등  인해 삶  만족도를  높

게 지각 는 것  나타났다 즉 남 들에 . 

여 생존 간이  고 경  취약   , 

있다는 에 근거 여 여 노인들  부 특 별 

연 별 지원내용과 지원 동이 차별   요가 

있  미 다.

 번째 고 사항  각종 부  지 자 단

체 규모  복지지원   그램 참여 노인

들이 주  여 이라는 이며 본 연구에 도 

부분    신체 동 그램 참여자  인

뷰 참여자들이 여 노인이었다 이는 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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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노인들이 노후에 어떤 여가 동  

신체 동 등에 참여 고 있는지에  추, 

가 탐색과 남 노인들이 경험 는 생 상태  변

나 심리사회  특 에  차이 등  탐색해볼 

요가 있  미 다. 

마지막  노  지원 그램  사업에  

 지원과 여 합 이고도 다  

근  요  다 등. Kim Hyun-Kook 

 노  노인  각종  그램 참(2012)

여 도가 우울이나 노후생  만족도에 향  

미 다는 과   신체 동 그램이 단

 여가 동  노후생  소일꺼리가 닌 

생산 이고도 취감  느낄  있도  구 어

야 함    있다 본 연구자들도 노  . 

경 동  직업 동 참여   효과에 

 논  마찬가지  (Yang Min-Hee 2009)

 인   효과에  심도 있는 탐색과 

논  요  며 공 인 고  사회, 

 진입  해 는 노  노인  습주체  

고 삶  과  지속 인 장  과  인

식 여 주  삶  만족과 행복감  증진시킬 

 있도    재가 공 어야 함

 는 이다  운동처  스  마. 

찬가지  취약계   다양  일  과 

노후생    그리고  지지  , 

 지원 그램이 함께 개 운 어야 , 

며 노  신 신체 건강  사  진단 고 , ·

지속  평가 여 지원   있는 U-Health 

시스  등  도입과 그 실시 에  추가 

연구를 는 이다.

결 론. Ⅴ

본 연구는 일  노인 상  노인 인 

노인 에 재  인 여 노인들과 취약계  지

원 그램  보건복지부 사업  운  

노인맞춤  운동처 스에 참여 인 여 노

인들  생  특 과 심리사회  요인  

고 이에  추후 지원   합 이고도 , 

다 인 근  요 에 여 모색해 보고

자 다 이를 해  집단 간 생  특 에 . 

 지각 차이  인지 능 노 불 우울 그, , , 

리고 노후생  만족도  같  심리사회  요인에

 차이에 해  보고 다 과 같  결, 

 얻었다. 

첫째 노인 에  여가 동  는 여 노인, 

들  보건복지부에  운 는 노인맞춤  운동

처 스에 참여 면  여가 동  는 여

노인들보다 건강상태나 경 인 스트 스에 

 인식 구  변횟 에  차이가 있었다, . 

라  노인 복지에  책 마  시에는 생  

특  고  차별  책  립  요가 

있겠다. 

째 노인 에  여가 동  는 여 노인, 

들과 보건복지부에  운 는 노인맞춤  운동

처 스에 참여 면  여가 동  는 여

노인들 간에 인지 능과 우울 노후생 만족도에, 

는 차이가 있었 나 노 불 에 는 차이가 없는 

것  나타났다 이에  별에  차이가 . 

있는지 남자 노인  상   연구가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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