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2. April, 2021. 511~520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1.38.2.511

- 511 -

인지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화

손성민*․박아름✝

전주기전대학 작업치료과, 교수
(2021년 3월 4일 접수: 2021년 4월 29일 수정: 2021년 4월 29일 채택)

Changes in the Level of Performan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Cognitive Program

Sung-Min, Son*․Ah-Ream, Bak✝

1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Jeonju Kijeon College, Jeonju, Korea
(Received March 4, 2021; Revised April 29, 2021; Accepted April 29, 2021)

  요  약 : 본 연구는 인지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시 거주 W 복지센터를 이
용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 16명이며, 주당 2회씩 총 8주간의 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대상자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과 우울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인지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자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우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
되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 인지프로그램을 중재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참여
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경도인지장애, 노인, 우울, 인지프로그램, 일상생활활동   

  Abstract : This study was a pre and post quasi-experimental design study using a single group 
about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performance level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cognitive program. 
Study subjects were the 16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using a W welfare center in J city 
and they participated in  cognitive program 랙 a total of 8 weeks, twice a week. The assessment about 
the performance level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were performed through the program. 
As the result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study subjects' performance level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significantly significant improved, and depression leve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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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Thus, to improve the performance level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reduce the depression 
levels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the cognitive program should be used as a 
intervention program and then in the proces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duc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Keywords : Mild Cognitive Impairment, The Elderly, Depression, Cognitive Program, Activities of 
Daily Living

1. 서 론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임상적으로 치매진단의 이전 단계를 의
미한다[1]. MCI은 대표적으로 기억성(Amnestic) 
MCI와 비기억성(Non-amnestic) MCI로 구분된
다. 기억성 MCI는 대표적으로 기억력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며[2], 비기억성 MCI는 집행기
능, 언어능력, 시공간지각능력 등 다른 인지기능
의 손상의 저하가 발생된다[3]. MCI의 유병률은 
현대사회의 초고령화 진입과 함께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MCI 유병
률은 10-2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치매로 이행
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며, 정상 노인들은 매년 
1-2% 정도 치매로 이환되고 있는 것이 비해, 
MCI 노인들의 경우 매년 10-15% 이상이 치매
로 이환되고 있다[4]. 이에 따라서, MCI 노인들
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중재의 적용이 현대사회
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1].  
  일반적으로, MCI 노인들은 일상생활활동 수행
에 있어 독립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1], 이
들의 기억력과 주의집중력, 공간지각능력 등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의 수행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2]. 또한, 다양한 일상생
활활동 수행에 있어 수행속도가 저하되며, 그 속
도를 지연시키고 있다[5]. 또한, 활동의 난이도가 
증가되거나, 외부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자극의 
정도가 증가되어질 경우, 이러한 영향은 더욱 증
가되어 나타나며,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6]. 또한, MCI 노인들의 인
지기능의 저하가 지속될 경우 먹기와 옷 입기, 
대소변 처리하기 등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며, 보호자의 관리수준
과 도움정도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게 된다[7].  
  MCI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 저하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작

용하며, 활동의 수행수준과 범위를 축소시키고, 
활동에서의 오류발생을 증가시킨다[8]. 이는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데 작용하며, 사회적 건강을 저
하시켜 우울의 발생을  유발하게된다[9]. 실제로, 
다양한 선행연구에는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의 
저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와 심리적 안정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우울과 매우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10]. 우울은 
MCI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대표적인 심리정서적 
증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와 함께 기분과 불안 
등 정서적 문제들이 동반되어 발생되고 있는 특
징을 보인다. 또한, 우울수준이 증가되어질 경우 
전두엽에서 실행기능의 저하가 유도되며, 주의력, 
억제능력, 작업기억, 시공간 기능 등 인지기능의 
저하를 촉진시키게 된다[11].
  이에 따라서, MCI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
행과 우울 수준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1].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활동 수
행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
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적용되고 있다[12]. 그 
중에서 인지프로그램의 적용은 MCI 노인들의 인
지기능의 향상에 효과적으로 다양한 선행연구에
서 보고되어지고 있다[13-14]. Flannery[15]는 
인지프로그램의 참여는 참여자들의 뇌대사를 활
성화시키고, 뇌혈류량과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에 따라서, 뇌의 기능
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Colcombe et 
al.[16]도, 인지프로그램의 참여는 이마엽의 손상
을 감소시키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지수준을 효
과적으로 향상시켜주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향상은 실제 수행과정에서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일상생활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한다[14]. 이 과정에서 MCI 노인들은 수행
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정신적 기능의 향상이 유도된다고 하였고,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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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17]. 이
에, 인지프로그램의 적용이 MCI 노인들의 인지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고, 실제 일생생활활동의 수
행에 변화를 유도하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활동 수행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정서적 변수에 대한 분석도 필
요하다[21-22].    
  MCI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 
중[21-23],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에 대
한 연구는 다양하지만[1, 4, 7, 18-20], MCI 노
인들을 대상으로 인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24-25]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화
를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상생활활동 수행은 MCI 노인들의 건강한 생
활을 측정할 수 있게 하며 신체기능 상태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8]. 우울은 
MCI 노인들의 대표적인 심리정서적 증상으로 심
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매우 중
요하며, 일상생활활동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고려된다. 이에, 
MCI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중재 및 프로그램의 적용
에 있어서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지닌다[1]. 따라
서, 본 연구는 MCI 노인들의 인지프로그램 참여
에 따라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화
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J시 W 복지센터를 이용
하고 있는 MCI 노인 16명이다. 대상자의 선정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MCI로 진단받은 노인이며, 
2)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orean: MoCA-K) 결과 22점 이하
로 MCI로 평가된 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3) 연
구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에 있어 문제가 되는 신체구조 기능에 정형외과
적, 신경학적 문제가 있으며, 2) 시각과 청각계통
의 문제가 있고, 3) 행동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시각적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이해한 후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담당 생
활재활교사 1인이 협조하였으며, 대상자들이 
MCI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 본인과 담당사회복
지사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 또한 서면으로 제공
받았다. 
  연구기간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08월 31일
까지로 총 8주간 진행되었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MCI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프로그
램 참여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
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일집단 유사실험연
구 설계와 사전사후 실험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인지프로그램의 진행과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에 대한 평가는 본교 작업치료
과 전공 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 평가 전 주위 
산만한 환경을 정리하였으며, 자극을 최소화한 편
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지
프로그램의 진행과 평가는 총 4명으로, 본 연구
의 연구자이며 작업치료사인 2인과 프로그램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 사회복
지사 2인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인지프로그램의 
적용과 변수별 평가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에 앞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
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내용타당도 
분석(Content validity index: CVI)을 실시하였
다. CVI는 구성된 전문가 집단 11명을 기준으로 
0.58점 이상 획득할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입
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 CVI 분
석결과 목적의 경우 .90으로 나타났고, 방법의 경
우 .91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대상자들에
게 적용하였다. 

2.3. 인지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지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었다. 인지프로그램은 매
회기 50분간 실시되었고, 주 2회 규칙적으로 실
시되었으며. 총 16회기 8주간 실시되었다. 세부적
으로 준비운동과 본 활동, 마무리활동으로 구성되
었다. 준비활동은 총 10분간 진행되었으며, 인사
하기와 부위별 스트레칭, 시각적 그림 자료를 활
용한 활동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활동도구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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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Session Concepts Activities
Difficulty 
level

1-2 1-4
Beads 
craft

Beads design and planning
Making accessories
(Rings, necklaces, and bracelets)

 
Structured
Semi-structured
Freely making
(Color & shape)

Improvement: Fine motor control, 
eye-hand coordination, sequencing 
focused attention 

3-4 5-8
Tangram 
activity

Understanding tangram design
Learning basic shape
Making various shapes and patterns

Improvement: Spatial relationship, 
position in place, figure ground, shift 
attention, problem solving

5-6 9-12
Art 
activities

Preparing design and planning
Drawing rough sketch
Palm painting (Drawing the animals)

Improvement: Sustained attention, 
visual closure, figure ground, topograpic 
orientation 

7-8 13-16
Colored paper
craft

Preparing design and planning
Learning basic shapes
Making bouquet and decorating it

Improvement: Form constancy,  spatial 
perception, depth perception 
divided attention, visual image

Table 1. Cognitive program application

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본 활동은 
총 30분간 진행되었으며, 비즈공예, 칠교놀이, 미
술활동, 색종이공예로 세부적으로 구성되었다. 마
무리 활동은 총 10분간 진행되었고, 마무리 인사
와 함께, 활동에 대한 마무리로 소감과 느낀 점
을 이야기 하였고, 다음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소개로 진행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일생생활활동 평가
  대상자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능적 독립성 측정(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FIM) 도구를 활용하였다. 
FIM은 1983년도에 Granger 등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27], 장애를 지닌 대상자의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수행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의 평가와 함께 의사소통
과 인지기능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도
구로 활용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과 노인이다. 평가는 직접관찰과 면담을 통해 실
시되고, 일상생활활동 수행 시 필요한 도움의 양
과 형태를 기준으로 점수를 결정하게 된다[28].
  평가영역은 일상생활활동과 인지영역으로 총 2
가지로 구분되며, 1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별 평가는 1점에서 7점까지, 7점 리커
트 척도로 평가된다. 항목별 평가는 의존과 독립
수행으로 구분되며, 의존은 1-5점, 독립수행은 
6-7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독립수행은 보
조자가 없으며, 보조도구의 사용이나 시간지연 여
부에 따라서 완전독립과 부분 독립으로 구분되고, 
완전독립은 7점, 부분 독립은 6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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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Mean±S.D) Sex(n, %) MoCA-K(Mean±S.D)
Male Female Years Male Female Male Female

78.50±3.83 77.30±4.03
70-74 1(6.25) 4(25.00)

20.17±0.75 20.67±1.3775-79 3(18.75) 3(18.75)
80-85 2(12.50) 3(18.75)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6)

Variables
Pre 

(Mean±S.D)
Post 

(Mean±S.D)
Z P

Activities of daily living (points) 108.75±8.34 116.63±6.06 -2.231 0.026*

Depression (points) 26.69±5.65 17.81±5.56 -3.155 0.002**

**p<0.01

Table 3. Results of the changes in activity

의존은 보조자가 있으며, 부분의존과 완전의존으
로 구분되고, 부분의존은 4-5점, 완전의존은 1-3
점으로 평가된다. 총점은 18점에서 126이며, 점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28]. 개발당시 도구의 측정자간 
신뢰도는 .84-.99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93으로 높게 보고되었다[27]. 본 연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2.4.2. 우울 평가 
  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Beck 
우울척도-2(Beck depression inventory-Ⅱ: 
BDI-Ⅱ)를 활용하였다. BDI-Ⅱ는 Beck, Steer, 
& Brown에 의해 1996년에 최종 보완되어 개발
되진 도구이다[30]. BDI-2는 DSM-4의 우울장
애 진단기준에 따라 우울 수준을 측정하는 효과
적인 도구로, 외형적 변화이외에도 초조, 집중력 
장애, 무기력감과 의욕상실 등의 내용을 통해 지
난 2주간의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도구
이다. BDI-Ⅱ는 총 21문항이며, 항목별 점수는 4
점 척도로 0점에서 3점으로 평가한다. 총점은 0
점에서 63점이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결과 0-13점은 정
상, 14-19점은 가벼운 우울, 20-28점은 중증도 
우울, 29-63점은 심한 우울 수준으로 판정된다. 
개발당시 BDI-Ⅱ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
이다[30].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2.6. 자료 분석

  각 항목별 수집된 자료는 각 항목별로 부호화

한 후 SPSS ver.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특성의 분석은 기술통계를 활용하
였으며, 인지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대상자들의 일
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화는 비모수검
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nged 
ranked 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95%로 설정하였다. 

3. 결 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의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은 MCI 노인 16명이다. 대상자들
의 연령의 경우, 남성 평균 78.50세, 여성 평균 
77.30세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70-74세 남성 
1명(6.25%), 여성 4명(25.00%)으로 나타났고, 
75-79세 남성 3명(18.75%), 여성 3명(18.75%)
으로 나타났다. 80-85세 남성 2명(12.50%), 여
성 3명(18.75%)으로 나타났다. MoCA-K 분석결
과 남성은 평균 20.17점, 여성은 평균 20.67점으
로 나타났으며, 모두 MCI 수준으로 나타났다.  

3.2.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 분석결과

  대상자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의 분석결과
는 <Table 3>과 같다. MCI 노인들의 일상생활활
동 수행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인지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108.75점에서 참여 후 평균 115.63점으
로 평균 7.88점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MCI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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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프로그램 참여에 따라서 일상생활활동 수
행수준이 향상되었다. 

3.3. 우울 수준 분석결과

  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MCI 노인들의 우울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인지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26.69점으로 중등도 
우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후 평균 17.81
점으로 경미한 우울 수준으로 나타났고, 평균 
8.88점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MCI 노인들의 인지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서 우울 수준이 감소되었다. 

4. 고 찰

  MCI 노인들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활
동 수행과 여가활동, 사회활동의 참여 등 일상생
활활동 수행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경험
하고 있으며, 활동의 수행범위가 축소되는 등 다
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31]. 이에, 활동수행과 
참여, 사회적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에
서도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32-33]. 이
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I 노인들을 대상으
로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따
른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지프로그램은 인지처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Table 1
과 같이 비즈공예, 칠교놀이, 미술활동, 색종이 
공예의 세부활동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활동
수행에 따라 목표로 설정된 세부 인지기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유도된다. 이는 활
동의 수행과정 속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이러한 전략
을 학습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또한, 이 과정에
서 MCI 노인들의 인지처리과정이 촉진되어 처리
속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34-35]. 이에 본 연구는 MCI 노인들을 대상으
로 인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상적 의의를 지닌
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지프로그램
의 세부활동을 중재프로그램으로써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MCI 노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을 분석한 

결과, 인지프로그램 참여 후 MCI 노인들의 일상
생활활동 수행수준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
성한 인지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라 MCI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인지처리과정이 향상되어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영향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된다[8, 
34-36]. Park & Jung[36]은 인지프로그램의 참
여는 MCI 노인들의 인지기능의 향상을 유도하며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작용한다고 하였다. 
  Kim[8]도 인지기능은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은 밀접한 상
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프로그램의 참여는 MCI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MCI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지프로그램의 
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인지프
로그램 참여 후 MCI 노인들의 우울 수준이 감소
되었다. 우울은 MCI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대
표적인 심리정서적 증상으로 활동수행수준의 저
하에 따른 위축감과 무기력감 등 부정적 기분과 
불안 등의 감정문제가 유발되어 나타나는 신경심
리증상이다. 실제로 우울은 활동수행수준의 저하
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1]. 이에, Kim & 
Lim[4]은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과 우울은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의 향상
은 우울 수준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Kim[35]도 인지프로그램의 참여는 MCI 노인들
이 주어진 자극을 인식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적절한 인지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활동의 수행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
과적으로 기여한다. 이에, 우울 수준이 효과적으
로 감소된다고 하였다. 
  Kim[35]도 인지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일상
생활활동 수행수준의 향상은 수행의 범위를 확대
하고, 참여를 촉진하여 외로움과 고립감, 위축 등
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를 통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우울 
수준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인지기능 향상의 측면
에서도, Brown et al.[37]은 MCI 노인들의 인지
프로그램의 참여는 MCI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억력 감소를 지연시키며, 집중력과 시공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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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켜 일상생활활동 수행에서 발생되는 다
양한 오류를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으며,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거나 약속을 지키고, 제 시간
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된다고 하였
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
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유도하고, 우울 수준
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Joo et al.[38]도 인지기능의 향상은 MCI 노인
들의 정서적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자극에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며,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향
상시켜 활동 참여에 있어 적극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지프
로그램의 참여는 MCI 노인들의 타인과의 상호작
용과 지적인 자극을 유도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회
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유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극적으로 참여가 
유도되어진다고 하였다[39]. 이에 따라서, MCI 
노인들의 인지프로그램의 참여는 우울 수준을 감
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MCI 노인들의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지프로그램의 참여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6명의 MCI 노인들이다. 이
에, 본 연구결과를 MCI 노인들에게 일반화하고, 
인지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MCI 노인들의 일상
생활활동 수행수준의 향상과 우울 수준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확대를 
통한 추후 연구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인지프로그램은 총 8주간 적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대상자들의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
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그 변화가 지속되는 지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
를 토대로, MCI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프로그
램의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후연구의 적
용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MCI 노인들의 인지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우울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그 결과, MCI 노인들
의 인지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수행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우울 수준이 감소하였다. 
MCI 노인들의 인지프로그램 참여는 일상생활활
동 수행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MCI 노인들을 대
상으로 일상생활활동 수행수준을 향상시키고, 우
울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지프로그램 참여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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