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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앤더슨 행동 모형의 적용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표집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시행되었으며, 대상자는 국내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54명이었다.

결과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소인 요인의 성별, 연령, 지역적 특성, 최종학력, 그리고 경제적 
상태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가능성 요인 중 프로그램의 다양성, 
흥미도, 그리고 효과성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난이도, 
참신성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능력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셋째, 
욕구 요인의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일상생활 제한 여부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통한 기초적 정보와 근거의 결과를 파악하여, 추후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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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전 세계 인구 평균수명은 의학과 공중보건 수준
의 발전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1970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62.27세에 비해 2018년 기준 82.7세로 급증하였다
(Statistics Korea, 2018).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
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평균수명과는 다르게 건강수
명에서의 극적인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tatistics 
Korea, 2018). 건강수명은 주어진 수명 중에 얼마나 건
강하게 지내는지에 대한 기간, 즉 평균수명에서 질병에 
의해 정상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것을 뜻한다(Park et al., 2019).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64.45세로 평균수명과 비교했을 때, 약 
18.25년의 격차가 발생한다(Statistics Korea, 2018). 게
다가 지속적으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 인구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건강수명의 격차는 노인 질환에서 비롯되는데, 노인 질
환 중에서도 인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Kim, 
2017). 인지 기능의 저하는 치매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
적 참여를 제한시킴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서는 노인 의료비에 따른 국가
적 부담까지 가중한다(Han et al., 2014). 

노인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인구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노인복지시설을 중심
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
인 정책으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의 건강을 관리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확대 사업이 있다(Cho, 
2019).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시설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로 Kwak과 Choi(2016)는 다양하고 체계
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자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고, 두 번째 이유로 
Kang(2011)은 대상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및 활동의 부

족으로 인해 실질적 대상자인 노인 인구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고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노인복지시설의 환
경과 이용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를 이용하여 노인 중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
고 있다. ICT는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의 합성어로, 현
대 산업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 내에서도 주목받
고 있다(Hongoro & McPake, 2004). 보건의료 분야 내
에서 ICT는 활용 방법이 다양하여 노인에게 거부감없
이 적용할 수 있고, 사람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및 업
무에 이용할 때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준다(Ihm & Hsieh, 2015). 게다
가 ICT는 기존의 건강 서비스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이 
월등히 적어, 보건의료 종사자가 수월하게 노인의 상태
를 확인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함으로 노인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증가시킨다(Kim & Ryu, 2011).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실질적 대상자인 
노인에 특성화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ICT 기반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질적 대상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료서비스 및 일반적 사회서비스 이용 의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틀로써 사용되는 
모형인 앤더슨의 행동 모형(Anderson model)을 참고하
여 구성하였다. 앤더슨 행동 모형은 보건의료서비스 참
여나 참여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었으나,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재가복지서비스
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
는데 용이하게 사용되어 왔다(Lee & Park, 2011). 이러
한 앤더슨 행동 모형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성
인 성별, 연령, 경제상태, 직업 유무 등과 관련된 소인 
요인(Predisposing factors)과 서비스 이용을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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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개인의 환경적, 사회적 특성 등과 관련된 가능
성 요인(Enabling factors),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요구
되는 개인의 장애나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욕구 요인
(Need factors)으로 나뉜다(Andersen, 1995; Andersen 
& Newman, 1973; Lee,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앤더슨 행동 모형의 적용을 통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
적인 분석을 통해 기초적 정보와 근거의 결과를 파악하
여, 추후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표집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시행
되었으며 표집 단위는 개인이었다. 해당 온라인 설문조
사는 전국적으로 패널을 보유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국내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본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본 연구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시
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54명이었으며 
일반적 정보 및 인지 향상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전 연세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승인번호: 
1041849-202007-BM-080-02).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에 따라 설문지 구성에는 보
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참여 의사 결정 요인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틀로써 사용되는 모형인 

앤더슨 행동 모형(Anderson model)을 참고하여 구성
하였다.

1) 독립 변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앤더슨 행동 모형에 근거하여 

소인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 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련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소인 요인에는 대상자의 성별(남
=1, 여=2), 나이, 지역적 특성(중소도시=1, 대도시=2), 
최종학력(무학=1, 초등학교 졸업 이상=2, 중학교 졸업 
이상=3, 고등학교 졸업 이상=4, 대학교 졸업 이상=5), 
직장 유무(없음=1, 있음=2), 경제적 상태(상=1, 중상=2, 
중=3, 중하=4, 하=5) 등이 포함되었다. 가능성 요인에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프로그램 난이도, 프로그램 참신성, 프로그램 효
과성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중요함 ~ 5점=
매우 중요하지 않음)로 답변하였다. 욕구 요인에는 만
성질환 유무(1=없음, 2=있음), 주관적 건강 상태(1점=매
우 건강함 ~ 5점=매우 건강하지 않음), 일상생활 제한 
여부(1=제한 없음, 2= 제한 있음) 등이 포함되었다. 단, 
독립 변수가 세 범주 이상으로 구분되는 비연속척도인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적용을 위해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 종속 변수
종속 변수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대해 

이분형(1=참여 의사가 있다, 2=참여 의사가 없다)으로 
답변하는 변수였다. 변수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분석 모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상관관계 분석 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90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11. No. 1. 2022.

Variables Content

Dependent 
variable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 participation 1=Participation 

2=No participation

Independent 
variable

Predisposing factor

General characteristic

Gender 1=Male
2=Female

Age

65~70=1

71~75=2

76≤=3

City size 1=Small city
2=Big city

Education

1=Illiteracy
2=Elementary school
3=Middle school
4=High school
5=University

Economical 
characteristic

Work status 1=No
2=Yes

Economical status

1=Very high
2=High
3=Middle
4=Low
5=Very low

Enabling factor

Participating factor
in the program

Diversity
1=Very important
2=Important
3=Normal
4=Not important
5=Not very important

Interest

Difficulty level

Novelty

Effectiveness

Ability to use ICT Electronic equipment 
capability

1=Very adept 
2=Adept
3=Normal
4=Not adept
5=Not very adept

Need factor Health characteristic

Chronic disease status 1=No
2=Yes

Subjective health 
condition

1=Very healthy
2=Healthy
3=Normal
4=Not healthy
5=Not very healthy

Daily life restriction 
status

1=No
2=Yes

ICT=Information & Community Technology

Table 1. Information of Variables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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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18 76.6

Female 36 23.4

Age 68.0±3.0

65~70 125 81.2

71~75 24 15.6

76≤ 5 3.2

City size
Big city 20 13.0

Small city 134 87.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 0.6

Middle school 5 3.2

High school 40 26.0

University 108 70.1

Work status
Yes 72 46.8

No 82 53.2

Economical status

Very high 1 0.6

High 9 5.8

Middle 76 49.4

Low 60 39.0

Very low 8 5.2

Table 2. Personal, Economical Characteristics                                                                           (N=154)

범주형 변수이므로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두 개의 값만을 
가지는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로지
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통계기법이다(Cox & 
Snell, 1989). 이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이 사용되며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에는 Hosmer와 
Lemshow 검정을 사용하였다(Hosmer et al., 2000). 
대상자의 요인별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자료 처리 및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IBM 
Corporation, USA, 2019)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1) 대상자의 개인적, 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노인 118명(76.6%), 여성 

노인 36명(23.4%)으로 분포는 남성 노인이 더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보면 
65~70세의 노인 수 125명(81.2%)으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68.0세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8명
(70.1%)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유무는 ‘직장이 없다’가 
82명(53.2%)이었고 경제적 상태는 ‘중’이 76명(49.4%)
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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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Diversity of program

Very important 45 29.9

Important 92 59.7

Normal 11 7.1

Not important 0 0

Not very important 0 0

Interest in program

Very important 56 36.4

Important 86 55.8

Normal 11 7.1

Not important 1 0.6

Not very important 0 0

Difficulty level of program

Very important 23 14.9

Important 91 59.1

Normal 40 26.0

Not important 0 0

Not very important 0 0

Program novelty

Very important 22 14.3

Important 99 64.3

Normal 32 20.8

Not important 1 0.6

Not very important 0 0

Effectiveness of program

Very important 62 40.3

Important 78 50.6

Normal 14 9.1

Not important 0 0

Not very important 0 0

Electronic equipment capability

Very adept 43 27.9

Adept 73 47.4

Normal 34 22.1

Not adept 4 2.6

Not very adept 0 0

Table 3. Factors that are Important in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nd the Ability to Use Electronic Devices
(N=154)

2) 프로그램 참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전자
기기 사용 능력

조사대상자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는 ‘중요하다’
가 92명(5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중요
하다’가 45명(29.9%)으로 많았다. 프로그램의 흥미도는 

‘중요하다’가 86명(5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다’가 56명(36.4%)이었다. 프로그램의 난이
도는 ‘중요하다’가 91명(59.1%)이었으며, 다음으로 ‘보
통’이 40명(26.0%)이었다. 프로그램의 참신성은 ‘중요하
다’가 99명(6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32명(20.8%)으로 많았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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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Chronic disease status
Yes 134 87.0

No 20 13.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5 3.2

Healthy 44 28.6

Normal 68 44.2

Not healthy 36 23.4

Not very healthy 1 0.6

Daily life restriction status
Yes 37 24.0

No 117 76.0

Table 4. Health Characteristics                                                                                                   (N=154)

다’가 78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중
요하다’가 62명(40.3%)이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흥
미도, 난이도, 참신성, 효과성 모두 ‘중요하다’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 능력은 ‘능숙하다’가 73명
(47.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3).

3) 대상자의 건강 특성
 대상자의 건강 특성 중 만성질환 유무에서는 ‘만성

질환이 있다’가 134명(87.0%)이었다. 대상자가 생각하
는 주관적 건강 상태는 ‘보통’이 68명(44.2%), ‘건강함’이 
44명(28.6%), ‘건강하지 않음’이 36명(23.4%)으로 나타
났다. 일상생활 제한 여부에서는 ‘제한 없음’이 117명
(7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Table 4).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회귀분석 전 탐색적 방법
으로써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5). 분석 결과 독립 변수의 가능성 요인 중 ‘프로그램의 
다양성(r=0.271)’, ‘프로그램의 흥미도(r=0.265)’, ‘프로
그램의 효과성(r=0.150)’이 종속 변수인 인지 향상 프로
그램 참여 의사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독립 변
수인 소인 요인의 성별, 연령, 지역적 특성, 최종학력, 

직장 유무, 경제적 상태와 가능성 요인 중 프로그램 난
이도, 참신성, 전자기기 사용 능력, 욕구 요인의 만성질
환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제한 여부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3.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에 독립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통해 확인하며 본 연구의 독립 변수 각
각의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은 10 
미만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
(Table 6). 독립 변수에는 ‘프로그램 다양성’, ‘프로그램 
흥미도’, ‘프로그램 효과성’의 3가지가 포함되었으며 5
가지 범주로 응답하는 변수이므로 더미 변수화하여 투
입되었다. 더미 변수에 대한 정보는 Table 7에 나타내
었다. 회귀모형에 관해서는 Hosmer와 Lemeshow 검정
에서 유의확률이 0.987로 귀무가설을 수용하므로 적합
한 회귀모형이라고 판별되었다(Table 8). 

변수 중 p값이 0.05 미만인 변수는 프로그램의 다양
성(2)이 유일하였다(p=0.020). 결과표에 따르면 프로그
램 다양성을 보통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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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variables p-value Correlation 
coefficient

Independent
variables

Predisposing factors

Gender 0.403 -0.068

Age 0.313 0.082

City size 0.498 0.055

Education 0.559 0.047

Work status 0.761 0.025

Economical status 0.607 -0.042

Enabling factors

Diversity of program** 0.001 0.271

Interest in program** 0.001 0.265

Difficulty level of program 0.308 0.083

Program novelty 0.029 0.176

Effectiveness of program* 0.064 0.150

Electronic equipment capability 0.909 0.009

Need factors

Chronic disease status 0.328 -0.079

Subjective health condition 0.955 -0.005

Daily life restriction status 0.813 0.019
*p<0.05, **p<0.01, 

Table 5.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N=154)

Name of variables B p-value Exp(B) Tolerance VIF

Independent 
variables

0.064 0.611 1.636

-1.830 0.165 0.160

-2.015 0.020 0.133

0.611 0.608 1.645

-40.489 0.999 0.000

-21.486 1.000 0.000

-23.176 1.000 0.000

0.296 0.810 1.235

-1.527 0.154 0.217

Diversity of program 

Diversity of program (1) 

Diversity of program (2)* 

Interest in program 

Interest in program (1) 

Interest in program (2) 

Interest in program (3) 

Effectiveness of program 

Effectiveness of program (1) 

Effectiveness of program (2) -1.259 0.157 0.284
*p<0.05,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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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sponse Frequency
Parametric coding

(1) (2) (3)

1

Diversity of program Normal 16 0.000 0.000

Diversity of program (1) Very important 92 1.000 0.000

Diversity of program (2)* Important 46 0.000 1.000

2

Interest in program Not important 1 0.000 0.000 0.000

Interest in program (1) Very important 56 1.000 0.000 0.000

Interest in program (2) Important 86 0.000 1.000 0.000

Interest in program (3) Normal 11 0.000 0.000 1.000

3

Effectiveness of program Normal 14 1.000 0.000

Effectiveness of program (1) Very important 62 0.000 1.000

Effectiveness of program (2) Important 78 0.000 0.000
*p<0.05

Table 7. Information of Dummy Variables                                                                                   (N=154)

Chi square p-value

Hosmer-Lemshow goodness of fit 1.347 0.987

Table 8. Information of Model Fit                                                                                               (N=154)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한 1보다 클 때 정(+)의 영향을 미치는 승산비 Exp(B)에 
따르면 프로그램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13.3% 더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보인다(Table 6).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향상 프로
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를 중심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추후 ICT 기반 인지 향상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거를 얻기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의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

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앤더슨의 행동 모형을 참고하여 
소인 요인, 가능성 요인, 그리고 욕구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소인 요인의 성별, 연령, 지역적 특성, 최종학
력, 경제적 상태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Lee와 Lee(2004)의 선행 연구
의 성별, 연령, 지역적 특성, 최종학력, 경제적 상태 요인
은 프로그램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와 동일하다. 본 연구와 제시한 선행 연구의 종속 
변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소인 요인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내포하는 소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할 
것이지만, 프로그램 참여 의사 결정에는 유의미하지 않
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들은 모두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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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노인 인구로 대부분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있거나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 기본적으로 흥미가 있는 상태
이므로 소인 요인과는 관계없이 인지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설문 결과를 통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세밀하
게 고찰하여 일반적인 개인적 특성이 아닌 인지와 관
련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을 시
사한다.

둘째, 가능성 요인 중 프로그램의 다양성, 흥미도, 그
리고 효과성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에 상관
관계가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난이도, 참신성,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능력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Kang(2011)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 특성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시설 프
로그램의 미비가 노인 인구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Um과 Park(2005)에 
따르면, 만족도 높은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을 분석하
고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 연구들
로 미루어 볼 때, 노인복지시설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
에 대한 공급은 노인 인구의 요구에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팀이 앞서 진행한 중소도시 
지역 거주 고령자의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노인복지시
설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볼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 흥미도, 그리고 효과성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난이도와 참신성 요인이 상관관
계가 없는 이유로는 현재 미비한 노인복지시설 프로그
램으로 인해 적절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해
본 지역사회 거주 노인 인구이므로 프로그램의 난이도
와 참신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경험 부족과 낮은 
문항 설명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 진행이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라는 특성상, 설문
에 참여한 노인이 전자기기 사용 능력이 뛰어남으로 

ICT 기반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욕구 요인의 만성질환 유무, 주관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제한 여부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개인
의 장애나 질병 등 건강과 관련한 욕구 요인은 실질적
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Lee와 
Park(2011)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관련한 욕구 요인
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고, 이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는 욕구 요인과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
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 때문이라 생각한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70.1%, 수익 활동 
46.8%, 그리고 경제적 상태 중간 이상 55.8%로 일반적 
노인 인구에 비해 사회 참여의 기회가 높은 편이었다. 
게다가 일상생활 제한 여부 질문에서는 76.0%의 높은 
비율로 제한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
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욕구 요인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 결정 요
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는데, 제한점으로는 
대상자 표집 과정에서 무작위 추출이 아닌 설문조사대
행업체를 통한 편의 추출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학력자 위주, 전자기기 사용이 능숙한 대상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결정 요인을 도출해내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및 건
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 상
태 등의 다중 변수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흥미도 그리
고 효과성 외에는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유의한 판별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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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리고 효과성 3개의 요인을 세분화시켜 보다 정밀
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앤더슨 행동모형의 적용을 통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국내 지역사
회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설문조사와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 결정 요인 간의 분석 결과, 첫째, 소인 요인의 성별, 
연령, 지역적 특성, 최종학력, 경제적 상태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가
능성 요인 중 프로그램의 다양성, 흥미도, 그리고 효과
성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난이도, 참신성, 그리고 전자기
기 사용능력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
관계가 없었다. 셋째, 욕구 요인의 만성질환 유무, 주관
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제한 여부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참여 의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분석을 통한 기초적 
정보와 근거의 결과를 파악하여, 추후 인지 향상 프로그
램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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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to 
Determine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

With the Application of Anders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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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ae Yean***, Ph.D.,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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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Anderson model,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factors for participation in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participants were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living in the community. The survey had 154 participants and was conducted 
over a two-month period from August to September 2020.

Results :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predisposing factors and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 second, among the enabling factors, 
diversity, interest,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ere correlated with the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 and third,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the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 and need factors.

Conclusion : This study shows that the results of basic information and evidence will be identified 
through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a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s will be obtained in the future.

Keywords : Anderson Model, Cognitive Improvement Program, Community, Elderly,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