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높은 치매 발병비율 등으로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50년 약 300여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다[1]. 국내 노인인구 대비 치매환자 비율은 2015
년 9.8%에서 2050년 15.9% 증가, 2020년 36만명
에서 2036년 75만명, 2050년 약 300여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를 둘러싼 사회문제

* speaker

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치관의 변화, 사별, 이혼, 
만혼, 비혼 등 혼인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1인 가
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지 장애가 발생시 돌봄 가
족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
용 또한 2019년 16.5조원에서 2050년 103.1조원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지역의 주간보호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VR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그 전단계로서 경증치매
노인의 VR활용도와 친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
구방법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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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경증치매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치매안심센터나 지역의 주간보호센터에서 인지프로
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지침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V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에서 VR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지만 
신기술에 대한 친밀도나 활용도에 대한 분석이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주간보호
센터에서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VR 활용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활용도는 친밀도와 활용가능성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친밀도화 활용도 모두 높은 편으로 분석되어, 향후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VR 인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ccording to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MCI people can be provided cognitive program at dementia center 
and daycare center. However, the appropriate definition or guideline of cognitive program is not clear.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adapting VR program at diverse elderly facilities, this paper aims to analysis of VR usability at daycare 
center. Usability is divided into two section; one is intimacy and the other is usage possibility. In both section, high 
rate is recorded. Development of VR cognitive program is needed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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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각 3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 11월에 FGI
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 치매 서비스

치매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하락되고 중증환자 
돌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초기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중증치매로 발전하면 치매환자의 실종, 치매가족 
자살, 학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에 특별히 예방이 중요하다. 치매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가 중증으로 발전하기 
전 최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따라서 
치매발생 위험 감소를 위한 예방이 치매정책의 중
심이 될 수 밖에 없다[3].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MCI)에서 상태를 호전시키는 뚜렷한 약물은 없으
나 치료 또는 인지강화훈련 시 치매 발병률을 
40%나 줄일 수 있다. 치매는 특성상 다양한 파급
력을 가진 질환으로 치매인과 돌봄자, 지역사회와 
사회전체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따라서 
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인지/정서 재활 및 사회적 
자원 제공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현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치매서비스는 주로 대면서
비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관, 장기요양
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
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top-down형
식이며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
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또한 개인 맞춤형으로 시행
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III. 조사 결과

먼저 경증치매노인의 FGI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연계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련 중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며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학습지를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인식
하였다. 기억 회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본인의 기억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억회상 프로그
램과 같이 노령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컨텐츠 개발
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VR을 이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서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참여에 의지는 
있지만 참여경험은 없고 전자기기 조작에 어려움
을 느낀다는 응답이 있었다. 비대면 방식에 있어서 
전화를 가장 선호하며 TV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기
존 TV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
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ICT 
기술 기반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 가족의 FGI결과를 보면 특별한 관심이 있
지 않은 경우 실제적인 세부 프로그램 파악이 어
려움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데이케어센터에서 밴드
나 SNS를 활용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
나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매일 
챙겨보면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우, 경증치매환자의 신체
적, 야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였고, 이
러한 에너지 소비가 환자의 배회 등을 방지해 준
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VR에 대
한 친밀도는 높았으며 여행이나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환자가족이 생계유지와 병행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 쉽게 확
인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라도 집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만
많아 활동량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
였다. ICT 디바이스나 VR을 활용할 때 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여 개인별 기억을 소환하고 회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에서 활용하는 VR이나 ICT 디바이
스 이용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에 환자 가족
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쉬운 설명
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재가형 ICT 디바이스 적용에 있어서 환자가
족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추가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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