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생활의 향상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전체인구의 약 7 .3%

(3 ,372만명)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 www .

nso.go.kr , 2000)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과정에서 초래되는 가장 심

각한 문제는 인지기능의 감소이다 . 이는 기억감소로 시

작되어 계산착오 , 지남력 장애 , 판단력 장애와 이해능력

장애 등을 동반하며 우울과 불안의 증가로 감정적 안정

성이 얕아진다 (윤진 , 1985) . 특히 인지기능장애는 우울

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정애와 정향균 ,

1993 ; Gomez , 1993) .

노인의 우울증은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

인에서 주요 우울장애의 유병율은 1- 3%에 불과하나 , 우

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15%로 보고되고 있다

(Mu lsa nt , 1999) . 우리나라 노인도 조사 대상의 약

40 % 정도가 우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어(송

미숙 등 , 199 7 ; 원정문 등 , 1998 ) 노인들의 우울 증상

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

인생의 후반기에 주로 나타나는 인지적 변화는 정상적

인 노화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일관된 의견으로써 여

러 문헌에서 정상노화 과정과 기억수행 감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Kau sler , 199 1) .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젊은 성인보다 기억능력이 훨씬

못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잊는 빈도가 높고 , 그들

의 기억은 개선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감퇴

한다고 믿으며(McDonald - Miszczak , Her t zog ,

Hult sch , 199 5) , 노화과정에 따라 기억력이 쇠퇴하고

따라서 학습능률이 저하된다고 믿는다 . 이와 같이 노인

들의 기억력 쇠퇴나 학습능률의 저하 등이 노화과정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 이들의

기억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중재 방안

이 없는 실정이다 .

기억자기효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Her t zog, Hu lt sh , Dixon , 1989 ) 자기 자신의 기억

능력 , 기억수행 정도에 대한 기대 , 그리고 기억의 수행

동기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 (Hu lt sch 등 . , 1988)을 뜻

한다 . 자기효능(Ba n du r a ,19 77)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작하고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므로 , 자기효능

신념은 기억증진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억증진 결

과에 영향을 미친다(Rebok & Balcer ak , 1989 ;

Seem a n , Rodin & Albert , 199 3)고 하였다 . 따라서

기억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되면 기억수행능력이 증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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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 외국에서는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억수

행이 향상된 기억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

었다(Dellefield & McDou gall , 1996 ; St igsdot t er

& Backma n , 1993 ; Pon ds & J elles , 1996 ;

Verh a egh en , Va n Ra nst , & Mar coen , 1993) .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실제 기억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나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치는 것은 노인의 기억수행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 결과 , 노인들은 자신감과 높은 수준

의 동기를 갖게 될 것이며 노인들로 하여금 기억력은 훈

련이나 노력을 통해 유지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

음을 갖게 할 것이므로 기억자기효능을 증진시키는 기억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노인의 불안이나 우울 감소를 비롯

한 정신건강 관리 목적으로 중재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

를 규명한 연구(이경숙 , 1992 ; 박현숙 , 199 3 ; 정영과

백영주 , 1996 ; 천혜정 , 1997)들이 수행 되어 왔다 . 최

근들어 전기홍 등 (1999 )은 노인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 그러나

인지기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노인들의 기억변화를 확인

하고(김정화 , 강현숙 , 1998 ; 심혜성 , 김선미 , 조경환 ,

1998 ; 조애저 , 1998 ) 기억수행과제를 통하여 노인들의

메타기억점수가 확인된 (민혜숙 , 1999 ; 조성원 , 1995)

실험연구가 있어 노인을 위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의 필요

성을 시사할 뿐 입증된 바는 없다 .

이에 본 연구자는 노인을 위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므로써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독자적 간호중재로서의 기억중재법 개발은 물론 ,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에게 적합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 ) 기억훈련프로그램이 우울과 기억자기효능에 미치

는 효과를 규명한다 .

2 . 연구가설

제1가설 : 기억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

이다 .

제2가설 :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기억자기효능점수가

높을 것이다 .

제3가설 : 우울점수가 낮을수록 기억자기효능점수가

높을 것이다 .

3 . 용어의 정의

1) 기억훈련프로그램 : 기억과정을 증진시키는 것은

기억이 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 는 것으로

(F ogler & St er n , 1994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가 F ogler & St er n (1994 ) , Ba ddeley ( 1998 ) ,

La pp (1995) , 황병철과 이종숙(1990 ) , 이영재

(1993)의 문헌을 근거로 하 여 개발한 프로그램

으로 그 내용은 기억의 과정 , 연령에 따른 기억의

변화 , 기억에 영향 을 주는 요인 , 기억증진 기술

로 구성되었으며 , 자기효능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으로 운영하여 주 2회 2시간씩 총 4회 8시간 실

시하는 기억훈련프로그램이다 .

2) 우울 :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 침울함 , 무기력감 및 무가치

감을 나타내는 상태(Bat t le , 19 78 )로 , 본 연구에

서는 15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Sh ort F orm Ger iat r ic Depr ession Scale ;

Sh eikl ＆ Yesava ge , 1986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3) 기억자기효능 :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억

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Hert zog , Hult sh , Dixon , 1989) ,

Ba ndur a의 자기효능이론을 근거로 Ber ry등

(1989)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우리문화에 맞

게 수정·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Ⅱ . 문헌고찰

1 . 기억훈련프로그램의 효과

최근에 노인을 위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은 교육현장내의

심리학적 실험실에서 시작되었으며 많은 기억훈련프로그

램은 단지 기억술의 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기억에 주목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으로 교육적 현장에서 제공되었다 (Verh a egh en 등 ,

199 3) .

기억훈련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억 전략이란 기억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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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최경숙 , 1985) , 시연 , 조직화 , 정교화 , 인출

전략 등이 있으며 , 기억 보조로는 시장목록 , 달력에 약속

표시 , 시계와 타이머 경보음 , 메모 등(Harr is , 1980)으

로 이는 미래의 사건과 활동을 상기시키는 도구로 사용

된다 .

McDou gall (1996)이 노인을 대상으로 2주 기억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기억자기효능이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F = 29 .34 , P<.00 1) ,

중재후 추후검사에서도 기억자기효능이 유지되었으나 대

조군은 사후에서 추후검사까지 기억자기효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 = 4 .04 , P <.00 1) . 이러한 결과는 기억자

기효능 증진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적 측면의 건강증진 ,

특히 기억력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중재 가능성을 갖는

다는 Gr eenber g와 Power s ( 1987)의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

St igsdot t er와 Ba ckm a n (199 3)은 노인에게 다원적

기억훈련프로그램(심상과 위치법을 이용한 부호화 , 집중 ,

이완술 포함) , 문제해결과 visu o- spat ia l 과제 훈련을

이용하여 실험전 , 실험직후 , 6개월후 , 3½년후를 비교한

결과 다원적 기억훈련프로그램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실

험전과 비교하여 전체회상과 장기기억인출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

Rebok & Balcer ak (1989)은 위치법과 feedba ck

훈련전 . 후의 순차적인 회상수행과 자기효능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 기억술 훈련은 노인과 젊은 성인에서 모두

회상수행을 증가(F = 5 .97 , P <.00 1)시켰으나 기억자기

효능 능력과 수준은 젊은 성인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노인

은 증가하지 않았다 .

Newm an , Kar ip , F au x (199 5)은 세대간 학교

(int er gen er at ion al sch ool)지원자로 60세이상 노인

26명을 대상으로 지원자 경험전 , 경험후 6개월 , 경험후

6- 8주에 RBMT (Rivermea d Beh avior al Memor y

Test ) , MF Q (Mem ory Fu n ct ioning Qu est ion nair e) ,

GDS (Geriat r ic Depr ession Scale)을 측정한 결과 검

사전 기억수준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긍정적( 1- 33%)으

로 변하였으며 , 우울은 검사전보다 검사후 16 .64 % 감소

하여 노인들의 매일 기억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

Zarit , Galla gh er , Kr amer (198 1)은 50세이상 여

자(M = 63 .68) 4 7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시간 30분씩

7회 기억훈련을 실시한 결과 기억호소보고(memor y

com plain r epor t )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있게 감소하

였으며 , 기억호소의 변화는 부정적 영향의 우울점수와

통계적(r = .35 , P = .05)으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

Verh a egh en 등 (1993)은 129명의 성인(M = 63 .3

세)을 대상으로 주 1회 , 1시간 15분에서 2시간 30분(평

균2시간)씩 7- 11회(평균9회) 기억훈련을 실시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51%가 기억저하를 느끼거나 기억저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억훈련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 훈

련내용은 기억술 , 기억술 연습 , 과제물을 포함했으며 대

상자의 4 1%가 주효과로 기억인지가 증가되었으며 훈련후

대상자의 98 %가 일상생활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

기억결손에 이용할 수 있는 중재로 회상요법이 있다 .

회상요법은 감각 지각의 변화 , 사회적 고립 , 우울 , 부적

절한 개인적 대응 , 두려움 , 슬픔 , 자아개념 장애 , 자가간

호결핍 , 기억결손 등의 다양한 간호진단을 치료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중재이다(Hamilt on , 1990 )

회상에는 기억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 노화라는 변화와 개인적 상실감에 직면

했을 때 자아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전으로 (Lewis 등 ,

1974 ) 양로원의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요법을 적용한 결

과 우울정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여

러 연구들이 있다(You ssef , 1990 ; 전시자 , 1989 ; 정영

과 백영주 , 1996 ; 김수영 , 1999) .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노인들의 기억력과 우울

은 다양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함으

로써 기억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울의 감소가 가능할 것

으로 사려된다 .

2 . 노인의 우울과 기억자기효능과의 상관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 전반에 걸쳐 우울 성향

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이종범 등 , 1984 )

최근 국내에서도 노인성 우울증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

서 역학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 조맹제 등

(1998)은 SGDS ≤10 기준으로 우울증상의 유병율이

15 .8 %라고 보고하였고 , 오병훈 등( 1998 )은 GDS- K를

사용했을 때 대상자의 약 10%가 우울의심군이라고 하였

으며 , 원정문 등(1998)의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센타를

방문한 6 5세 이상 노인의 50 .9 %가 우울 노인으로 분류

되었다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을 기능감소로 여기는 사람

들은 수행의 결함을 능력 감소의 지표로서 해석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 반대로 기억을 발달되고 훈련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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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서 보는 사람들은 더 좋은 기억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 자신의 기억능력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갖는 사람은 원하는 수준의 성취에 대한

의심 때문에 노력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 연구자들은

기억에 있어 자기효능 신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기억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err y & West , 1993 ; Devolder &

Pr essley , 1992 ) .

기억자기효능은 자기 자신의 기억능력(capa cit y) , 기

억수행 정도에 대한 기대(expect at ion ) , 그리고 기억의

수행 동기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 (Hu lt sch 등 , 1988 )을

뜻하며 , 기억신념은 기억과제에 대한 자신의 수행 정도

를 관찰하고 , 자신의 기억수행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의

해 영향을 받게 되며 결국 기억수행정도는 이와 같은 기

억신념에 의해 좌우된다(Her rm an , 1982 ) .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민혜숙 (1999 )의 연구결과는

우울한 노인보다는 우울하지 않은 노인이 메타기억 정도

가 높았으며(F = 12 .27 , P = .000 7) , 민혜숙과 서문자

(2000 )의 연구에서도 우울 노인은 비우울 노인보다 메

타개념 중 기억자기효능과 기억수행간에 상관관계가 높

아 우울 노인에 있어 기억자기효능이 기억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우울 노인은 비

우울 노인에 비해 메타기억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기억

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자신의

기억정도에 대한 예측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

다도 실생활에서 기억력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느끼고 있

으며 , 또한 기억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실제로도 일상생활에서 기억을 돕기 위한

전략 사용의 빈도도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McDou gall ( 199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

McDou gall (199 5)은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정

도와 메타기억 질문지로 측정된 능력척도(- .44 )와 변화

척도(- .4 1)간에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

우울할수록 자신의 기억능력이 낮고 예전보다 기억력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Dellefield와 McDou gall ( 1996 )은 노인에게 기억수

행과 기억 자기효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

과 중재 직후 실험군의 우울군과 비우울군 모두에서 유

의한 기억 자기효능의 증진을 볼 수 있었다 (F = 23 .50 ,

(F = 2 3 .50 , P<.00 1) . 그러나 중재가 끝나고 2주 후 추

후검사에서 중재를 받은 우울군에서는 기억 자기효능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비우울군에서는 변화가 없었으

므로 , 이는 우울이 기억 자기효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송남호와 김선미

(2000)의 연구에서도 영세노인들의 자기효능과 우울과

는 역상관관계(r = - .182 )를 나타냈다 .

Car ole 와 Ch ar les (198 7)는 노화에 있어 자기효능 ,

사회적지지 , 우울과의 관계분석에서 노인의 자기효능이

사회적 지지에 직접 , 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우울을 예방

하며 , 노인의 사회·심리적 능력과 사회적 지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 Br eslow 등 (1980 )도 병원

에 입원한 우울 환자와 비우울 환자를 대상으로

Wech aler Memor y Scale을 실시한 결과 우울 환자가

언어적 학습 , 시각적 재생과제에서 비우울 환자보다 기

억수행이 낮았는데 , 이에 대한 해석으로 우울이 주의 결

핍을 일으켜서 기억기능에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

우울 노인들은 기억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고 , 또한 자

신의 현재 기억수행 정도를 보고 자신의 기억능력에 대

한 자신감을 더욱 잃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억과제에 대

한 부정적인 예측을 할 것이다 . 우울한 노인일수록 기억

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신념을 갖고 있으므로 ,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실제로 기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기억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따라서 기억전략의 지식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

램의 개발은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

Ⅲ .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억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서 비동등성 전후 시차 설계를 이용하였다.

2 .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연구대상자는 서울시내 5개 노인대학의 노인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1) 연령이 60세이

상인 자 2 ) 학력이 국졸이상인 자 3) 인지기능검사

(MMSE ) 24점 이상인 자 4 ) 설문지에 응답이 가능하

며 본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자로 하였다 . 대상자 선정

은 임의표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먼저

신청한 대상자를 대조군 , 다음 신청자를 실험군으로 배

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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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은 67명 중 1회이상 불참한 5명과 학력이 무학

인 자 11명을 제외시켜 최종 51명 이었으며 , 대조군은

85명 중 1회이상 불참한 자 15명과 무학인자 9명은 제

외시켜 6 1명을 선정하였으나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하

여 학력 , 연령 , 종교를 고려하여 짝짓기 한 결과 전체

1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 측정도구

1) 우울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5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 ort F orm

Geriat r ic Depr ession Scale ; Sh eikl ＆ Yesava ge ,

1986 )를 사용하였다 . 15개의 문항에서 부정적 문항의

예는 1점 ,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 긍

정적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 가능한 점수의

분포는 0- 15점이며 5점이상은 우울상태라고 판단한다

(Yes ava ge , 1986 ) . 본 연구에서의 Cr onb a ch ' s

Alph a = .8 3이었다 .

2 ) 기억 자기효능 척도 (Memory Self Effica cy

Qu est ionn air e- MSEQ)

Ber ry 등(1989)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기억자기효능

수준(m emor y self- effica cy level )과 기억자기효능강도

(mem ory self- effica cy st r en gt h )에 관한 자가보고 사

정 도구이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에 적합하도록 수

정 . 보완한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기억자기효능수준과

기억자기효능강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 10가지 기억과

제는 상점 , 전화 , 그림 , 위치 , 단어 , 아라비아숫자 , 지도 ,

심부름 , 사진 그리고 미로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며 확신

정도는 0%에서 100 %까지이며 , 최고점수는 1000점이

고 최저점수는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

서 효율적으로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확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는

Cr onba ch ' s Alph a = .88이었다 .

3) 인지기능검사(Mini-Ment al St at e Examinat ion ,

MMSE )

대상자의 인지적 장애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

로 권영철(1989)이 개발한 노인용 한국판 MMSE- 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점수범위는 0- 30점으로 2 3점이하는 인지적 장애를 의미

하며 점수에 따라서 0- 17은 심한 인지적 장애 , 18- 23점

은 경한 인지적 장애를 의미한다 .

4 . 기억훈련프로그램

기억훈련프로그램은 10- 15명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2

주동안 주 2회 , 1회에 2시간씩 총 4회 8시간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었으며 , 연구에 사용한 소책자는 F ogler &

St er n (1994 ) , La pp (1995) , Ba ddeley (1998 ) , 황병

철과 이종숙(1990) , 이영재( 1993)의 문헌을 근거로 하

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소책자의 내용

은 기억의 과정 , 노화에 따른 기억의 변화 , 기억에 영향

을 주는 요인 , 기억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간호학

교수와 심리학 교수의 자문을 얻어 내용의 타당도를 높

였다 .

5 . 자료수집

본 연구는 1999년 2월 2 5일부터 7월 20일까지 노인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측정 과정에서 오는 오차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 담당 연구 보조원 2명에게

측정벙법을 훈련시켰고 ,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2주간의

기억훈련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보조역할을 해주었다 .

설문지 기록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설문지를 주어 직접

기록하게 하였고 , 국문 해독이 어려운자 , 시력이 나쁜자

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설문지를 읽어주어 자료수집을 하

였다 .

연구의 진행절차는 (1) 연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한 후 대조군과 실험군에게 실험 전에 측정하는 일반적

특성 , 우울 , 기억자기효능 검사를 하였다 . (2 ) 실험군 교

육은 주 2회 2주 동안 총 4회 8시간 기억훈련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 (3) 대조군과 실험군은 2주 후 , 우울 ,

기억자기효능 검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6 .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 백분율로 , 실험군 ,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t - t est와 χ2 - t est로 분석하였다 . 가설 검증은 t - t est와

P ear son cor r elat ion으로 분석하였으며 , 기억훈련프로

그램이 기억자기효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공

변량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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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는 총 102명으로 평균 연령은 68 .4세였다 .

교육정도는 국졸이 60 .8 %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교육연

한은 10 .9년이었다 .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노인이

89 .2%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38 .2 %로 가장 많았다 .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인구학적

특성과 우울 , 기억자기 효능 등을 χ2 - t est 한 결과 ,

인구학적 특성은 두 군이 유사하였으나 기억자기효능

(t = - 2 .2 11 , P = .029)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

따라서 기억자기효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비슷하여

두 집단이 동질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 기억자기효능 에

관한 동질성 검정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우울 실험군 5.35±3 .12 .230 .819

대조군 5.22±2 .91

기억자기효능 실험군 426 .67±139 .70 - 2 .211 .029*

대조군 485 .49±128 .75

* P<.05

2 . 가설검정

1) 제 1가설 검정

기억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이다 . 를 검정하기 위하

여 t - t est 로 검정한 결과 <표 2 >와 같이 실험군

(4 .12 )과 대조군(5 .3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4 .310 , P = .000 )를 나타내어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

<표 2 >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점수 비교

대상
전 후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군 5 .35±3 .12 4 .12±2 .88

대조군 5 .21±2 .90 5 .35±2 .91 -4 .310 .000

* P<.01

2) 제 2가설 검정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기억자기효능점수가 높을 것이

다 . 를 검정하기 위하여 t - t est 로 검정한 결과 (표

3- 1>과 같이 실험군(509 .33)과 대조군(498 .4 3)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4 .354 , P = .000)를 나타

냈다 . 또한 실험전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타나낸 기억자기효능을 공변수로 하여 다시 분석

한 결과에서도 (표 3- 2 >와 같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

이(F = 11 .254 , P = .00 1)를 나타내어 제 2가설은 지지

되었다 .

<표 3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억자기 효능 점수

비교

대상 전 후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군 426 .67±139 .70 509 .33±137 .34

대조군 485 .49±128 .75 498 .43±124 .70 4 .354 .000

* P<.05

3) 제 3 가설

우울점수가 낮을수록 기억자기효능점수가 높을 것이

<표 3 - 2 > 실험후 공변수를 통제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억자기효능점수 비교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 e F Sig .

공변수(기억자기효능) 836753 .204 1 836753.204 131.247 .000

주효과 71747 .786 1 71747.786 11.254 .001*

모 델 844151.604 2 422075 .802 66 .204 .000

잔여효과 554661.552 99 6375.420

Tot al 1398813 .156 1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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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험군의 실험후 우울과 기억자

기효능점수를 산출하여 pear son cor r elat ion으로 분석

한 결과 (표 4 >와 같이 우울과 기억자기효능점수 간

( r = .292 , p = .037 )에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제 3가설이 지지되었다 .

<표 4 > 실험군의 우울과 기억자기효능과의 관계

독립변수 r값 P값

우울 - .292 .037

* P<.05

Ⅴ . 논 의

본 연구에서 노인들에게 기억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우울이 5 .35에서 4 .12로 의미있게 감소

하였다 . 이 결과는 Newma n 등(1995)이 세대간 학교

지원자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자 경험전 , 후의

우울을 측정한 결과 경험후 우울이 16 .64 % 감소하여

노인들의 매일 기억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었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 또한 노인의 우울을 관리하

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검증된 인지요법

(박현숙 , 1993) , 회상 또는 회고요법(전시자 , 1989 ; 정

영과 백영주 , 1996 ; 김수영 , 1999 ; You ssef , 1990 ) ,

근육이완훈련(이경숙 , 1992) , 레크레이션요법(천혜정 ,

1997 ; 전기홍 등 , 1999) 등을 이용하여 우울이 현저하

게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2주간의 짧은 기

간이지만 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이 감소될 수 있

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기억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는 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하

여 노인들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하므로 자존감을 상승시켜 불안의 증상이 감

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

억훈련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관리 중재로 적용 가능하

다고 본다 .

기억자기효능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것은 기억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집단을

통해 모이는데 동기 유발이 되었으며 , 기억과 관련된 지

식을 학습 할 기회를 얻고 기억연습을 통한 성취경험이

자신감을 갖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 이 결과는

Dellefield & McDou gall (1996 )이 노인을 대상으로 2

주 기억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험군의 기억자기효능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 중재후 추후

검사에서도 기억자기효능이 유지되었으나 대조군은 사후

에서 추후검사까지 기억자기효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 또한 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억수행 , 기억자기효능 그리고 메타기억이 모두 유의하

게 증가시켜 기억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

지적 측면의 건강증진 , 특히 기억력 증진을 위해 효과적

인 중재 가능성을 갖는다는 Gr eenber g & Power s

(198 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

다 . 그러나 Rebok & Balcer ak (1989 )는 위치법과

feeba ck을 이용하여 기억술훈련을 한 결과 젊은 성인의

기억자기효능능력과 수준은 증가하였으나 노인은 증가하

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

이러한 결과는 위치법의 훈련시간과 연습이 1시간으로

너무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아마도 노인은 부

정적인 연령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기억자기효능을 증진

시키기 위해 좀 더 광범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

우울과 기억자기효능과의 관계를 Pear son corelat ion

으로 분석한 결과 우울과 기억자기효능점수간에 통계적

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점수가 낮을수록

기억자기효능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

를 보였다 . 이 결과는 McDou gall (1996 )의 연구에서

우울한 노인이 우울하지 않은 노인보다 기억자기효능점

수가 낮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 영세노인들의 자기효능

과 우울간에 역상관관계(r = - .182 )를 나타냈다는 송남

호 , 김선미(2000) 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여 본 연구

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

McDou gall (1995)도 양로원 노인의 우울정도와 메타

기억을 측정한 결과 능력(- .44 )과 변화(- .4 1)간에 유의

한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 민혜숙과 서문자

(2000)의 연구에서도 우울 노인은 비우울 노인보다 메

타개념 중 기억자기효능과 기억수행간에 상관관계가 높

아 우울 노인에 있어 기억자기효능이 기억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우울이 기억자기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재확인되었다 .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우울할수록 자신의 기억능력

이 낮고 예전보다 기억력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느끼며 ,

기억지식과 기억자기효능이 낮다고 인식하여 우울한 사

람일수록 자신의 기억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울이 감소되면 기억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신념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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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억신념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어 다양한 상황

에서 효율적으로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증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Ⅵ . 결 론

본 연구는 기억훈련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과 기억자

기효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서 노인에게 적합한 기억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기

억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

자료수집 간은 1999년 2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였으며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노인대학의 60세이상의 노

인 1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연구 참여 순서에 따라 대

조군과 실험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군에게 기억훈련프

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다 . 기억훈련프로그램은 F ogler

& St er n (1994 ) , La pp (199 5) , Ba ddeley (1998 ) , 황

병철 , 이종숙(1990 ) , 이영재(1993)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사용하였으며 , 주 2회 2시간씩 총

4회 8시간 실시하였다 .

연구도구로 우울척도는 Sh eikh & Yesava ge (1986 )

이 개발한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 기억

자기효능 척도는 Berr y 등(1989)이 개발한 도구를 연

구자가 번역한 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 기억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낮았다 .

2 . 기억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기억자기효능점수가 높았다 .

3 . 실험군에서 우울점수가 낮을수록 기억자기효능점수

가 높아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실제로 기억을 요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기억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억전략의 지식

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우울이 감소되고 기억자기효능

이 증가되어 기억훈련프로그램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노인의 기억은 조절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 노인

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기억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기억훈

련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 기억훈련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규명하기 위

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2 . 노인 뿐만 아니라 성인의 우울예방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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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 t r a c t -

Key c o nc e pt : Memory Tr aining Pr ogr am ,

Depr ession ,

Memory Self- Effica cy .

Th e Effe c t s of a Mem ory Tr a in in g
Pr og r a m fo r Ad u lt s Dep r es s ion

a n d Mem ory S elf- Effic a cy

Kim , J eong Hwa *

Th is st u dy wa s a qu a si- experim ent al st u dy t o

confirm th e effect s of a mem ory t r aining

pr ogr am . Th e pu r pose was t o develop a n

effect ive mem ory t r aining pr ogr am for elder ly

people a nd t o ident ify t h e effect s of t h e m emor y

t r ainin g pr ogr am .

Th is st u dy wa s carr ied out bet ween F ebr u ar y

2 5 a nd J uly 20 , 1999 a nd t h e subj ect s of t h e

st u dy wer e 102 elderly people wh o wer e

part icipa nt s at a welfar e in st it u t e in Seoul . Th e

experiment al gr ou p (51) a nd th e cont r ol gr ou p

(5 1) wer e a ssign ed by m ea ns of par t icipat ion

* Department of Nur sing , Kyungh ee Univer sit y , Profes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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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der . Th e cont r ol gr ou p wa s mat ch ed t o t h e

exper im ent al gr ou p a nd wa s select ed consider ing

a ge , sex , a nd r eligion . Th e experiment al gr ou p

par t icipat ed in t h e m emor y t r aining pr ogr am .

Th e mem ory t r ainin g pr ogr am wa s ba sed on

th e lit er atu r e of F ogler & St er n (1994 ) , Wa n g

& Lee (1990) , Lee (199 1) a nd Lee (1993) . Th e

memory t r ainin g pr ogr am wa s given t wice a

week for t wo week s with ea ch pr ogr am la st in g

two h our s .

Depr ession wa s m ea su r ed u sin g th e Ger iat r ic

Depession Scale developed by Sh eikh &

Yesava ge (1986 ) a n d m emor y self- effica cy wa s

mea sur ed u sin g t h e Memor y Self- Effica cy Scale

developed by Ber ry & Den neh ey (1989) .

Dat a wer e an alyzed by SPSS P C a n d th e

r esult s ar e described below .

1 . Th e experiment al gr ou p which part icipat ed in

th e Memor y Tr aining Pr ogr am sh owed lower

depr ession scor es a s compar ed t o th e cont r ol

gr ou p (t = - 4 .3 10 , P = .000) .

2 . Th e experiment al gr ou p which part icipat ed in

th e Memor y Tr ainin g Pr ogr am sh owed h igh er

high er memory self- effica cy scor es a s

compar ed t o t h e cont r ol gr ou p (t = 4 .354 ,

P = .000) .

3 . In th e exper iment al gr ou p , t h er e wa s

significa nt negat ive corr elat ion bet ween t h e

depr ession scor es an d m emor y self- effica cy

scor es

Th e r esult s sh owed t h at t h e Memor y Tr aining

Pr ogr am is a n effect ive nu r sing int er vent ion for

t h e elderly with depr ession a nd mem ory

pr obl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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