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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perceived discomfort and cause of Korean elderly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work and leisure as well as in daily activities. 120 subjects (30 female and 30 male for each age: the young and elderly)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ype of questionnaire. Each participant answered to 41 item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examination of each item was progressed with 3 steps: whether to do the activity or not, degree of activity discomfort, and 
the reasons or causes of discomfort. Borg's CR10 scale is used to measure the degree of discomfort of daily activities. As a 
result, there are differences for the proportion of performers between two age groups, except for essential activities such as 
individual maintenance and housekeeping. The elderly complained about their daily activities more than the young did, and 
the degree of discomfort of women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men with aging. There are seven items, the mean 
degree of discomfort of which is over three points for the elderly, and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age 
groups. It was the important reason that physical capacities such as muscle strength and suppleness are declined. The result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lderly in the whole daily activities. These will be used to understand various life 
styles of them and to propose a field or direction of study related to th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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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UN의 정의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에 의한 저연령층의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고

령층의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

다(통계청, 2005). 한편,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많게

는 약 100년 이상, 적게는 30년 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

에 진입했으며, 현재는 고령 사회 및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03). 

삼성경제연구소(2003)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풍부한 

경제력과 시간 및 건강을 갖춘 고령층이 증가할 것이며, 또

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부 또는 혼자서 독립된 생활

을 누리려는 고령층 역시 점차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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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연구에 의하면 생필품, 여가

용품 등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고령자의 비율 역시 80%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실버상품이용 희망율도 높게 나타났다(LG주간경제, 2000). 

그러므로 이러한 고령층의 생활 환경 및 경제 여건이 반영된 

일상생활 및 복지, 의료, 주거 등 관련 실버산업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그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전반적인 기능은 쇠퇴하

거나, 손상 혹은 장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고령층은 일상

생활 활동을 하는데 더 불편함을 겪거나 어려움을 느끼게 된

다. 노화에 따른 인간기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시각, 청각 

등 감각기능의 감퇴와 관련된 연구(Haigh, 1993; Kroemer 

and Grandjean, 1997; Scholtz et al., 2001), 근력, 정확성, 

균형 등 신체적 능력의 저하와 관련된 연구(Mathiowetz et 

al., 1984; Menz et al., 2003; Nashner, 1976; Yan, 2000) 

그리고 기억손실 및 주의 부족 등 인지적 측면에서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 연구(Salthouse, 1980; Salthouse et al., 

1984; Salthouse et al., 1988)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기능의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 이외에도 고령

층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층 관련 일상생활 활동 지표는 기본적으로 ADL (Acti- 

vities of Daily Living; Katz, 1963)과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Lawton & Brody, 1969)로 분

류된다. 일상생활 활동(ADL)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기본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령대, 

성별, 작업내용, 장애 정도 등에 따른 고령층의 일상생활 활

동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Gill et al., 1998; Merritt 

and Fisher, 2003; Pennathur et al., 2003).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IADL)은 기본적인 자기관리와 더불어 독립

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여 

고령층의 성별, 문화, 교육, 장애 정도 등에 따른 고령층의 

일상생활 활동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Cromwell et 

al., 2003; Pudaric et al., 2003; Reynolds and Silverstein, 

2003). 

ADL과 IADL을 이용한 고령층의 일상생활 활동 관련 연

구는 문화적 배경이나 고령층의 성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 문화를 반영하고 한국의 일반적인 고령층에

게 적합한 일상생활 활동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원장원 

(2002) 등은 기능장애가 있는 한국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장애활동을 수집하고 수차례의 사전 조사와 전문가회의, 그

리고 국어학자의 자문 등을 통해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K-

ADL: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K-IADL: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ADL과 IADL 및 K-ADL과 K-IADL관련 연구는 그 목적

이 환자나 장애가 있는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의 범위가 제한

적이며, 조사 항목 자체가 지극히 필수적인 일상생활 활동 

항목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일상생활 환경을 분석하지 못

한 한계를 보인다. 또한 각 활동 항목에 대해 수행가능 여부

만을 평가하거나 불편도를 단순히 3~5단계로 평가하는 등 

불편도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적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일과 여가 생활이 포함

된 전반적인 일상생활 황동에서의 고령층 관련 연구가 미흡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 생활시간조사 결

과'는 한국인의 생활활동을 크게 9가지(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참여 및 봉사활

동, 이동, 기타)로 분류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인

구를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성별 및 연령대

별로 통계가 이루어져서 고령층의 일상생활 특성을 파악하

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된 자료는 분류

된 각 행동에 대한 전체 평균 시간(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

로 집계한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특정행동을 하루 24시

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들의 비율), 행위자 평균 시간(특정

행동을 한 행위자들만의 평균 시간)에 대해 보고되어 있으

며, 각 행동에 따른 불편도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일상활동은 

물론, 일과 여가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 확장된 개념의 일상

생활 활동에 대한 활동 유무와 불편도 및 불편원인을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
에서 제시된 행동분류체계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

상생활 활동 항목을 세분화하여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한다.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 행

위 유무와 불편도 및 불편원인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하며, 특히 불편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

로 세부적인 활동과 주요 불편원인 및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고령층의 특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기존의 

고령자 관련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령층의 일상생활특성

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련 실버산업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 

분야 및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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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설문 참여자 

설문 참여자는 주요 활동 지역이 서울인 65세 이상의 고

령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녀 각 30명씩 총 60명이 선

정되었다.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고령자를 설문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지하철 및 대형 쇼핑몰 이용 또는 다양한 문

화 및 여가생활 등 타 지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일상생활 

활동 경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층

의 설문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20에서 40세 사이의 대학생

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 각 30명씩 총 60명의 청

장년인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연령정보는 

표 1과 같다. 

2.2 일상생활 활동 항목의 구성 

일상생활 활동의 항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 생활

시간조사 결과' 행동분류표를 참고하였다. '2004 생활시간

조사 결과' 행동분류표는 9개 대분류와 50개 중분류 및 

137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9개 대

분류와 50개 중분류 수준에서의 항목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주 연구 대상이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거의 없는 

'학생관련 학습 활동' 3개 항목(학생의 학교 학습, 학생의 학

교 외 학습, 학습관련 물품구입)과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기타 활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6개 항목(기타 개인유지, 기

타 가사일, 기타 여가 관련 행동, 기타 일 관련 행동, 생활시

간조사 조사표 기입, 그 외 기타)은 제외하였다. 또한 표현이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명을 수정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고령층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 

항목의 구성이다. 이는 7개의 대분류(개인유지,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 

일)와 41개의 세부활동 항목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41개의 세부활동 항목은 ADL의 5가지 항목(옷 입기, 

식사하기, 움직이기, 화장실 사용, 목욕하기)과 IADL의 7가

지 항목(전화 걸기, 교통수단이용, 쇼핑, 음식준비, 집안일, 

약물복용, 돈관리) 그리고 K-ADL의 7가지 항목(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이동, 대소변 조절, 식사하기, 세수하기)

과 K-IADL의 10가지 항목(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

래, 교통수단이용, 금전관리, 전화사용, 물건사기(쇼핑), 근

거리 외출, 약 챙겨먹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의 필수적인 생활활동 이외에도 일,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

동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설문 참여자 정보 

평균(표준편차)

청장년층 고령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성별 연령 
(세) 

25.4 
(3.91) 

25.8 
(4.80) 

 
70.8 

(4.53) 
71.7 

(5.28) 

연령별 연령 
(세) 

25.6(4.34)  71.3(4.90) 

표 2. 일상생활 활동 분류 

대분류 세부활동 항목 대분류 세부활동 항목 

수면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식사 및 간식 참여활동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참여 
및 

봉사 
활동 자원봉사 

개인 
유지 

건강관리 
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음식준비 및 정리 출·퇴근 이동 

의류관리 일 관련 이동 

청소 및 정리 
의류 및 청소 등을
위한 이동 

집 손질 및 차량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쇼핑 및 시장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가정 
관리 

금전관리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집안 이동 

배우자 보살피기 

이동 

집밖 이동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가족 
보살 
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활동 
(농림어업 제외) 

교제활동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 

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 

자급자족형 
농림어업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 활동 

일 

일 관련 물품구입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 
활동 

아이쇼핑 및 
여가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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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문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설문 대상이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이해

부족, 난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대일 인터뷰 방식

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설문 참여

자에게 설문의 목적과 제시되는 일상생활 활동 항목에 대하

여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일상생활 활동 불편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Borg's CR10 Scale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

였다. 또한 설문 중에도 Borg's CR10 Scale에 대해 지속적

인 설명이 이루어 졌다. 설문은 41개의 일상생활 활동 항목

별로 활동 유무를 파악하였으며, 활동 유무 조사에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항목에 한해서 불편도를 측정하고 불편

원인을 기술하였다. 불편도는 각 항목에 대해 응답자 스스

로가 지각하고 있는 불편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Borg's 

CR10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org's CR10 Scale은 

자신이 지각한 불편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신체적인 부

하와 정신적인 부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Borg, 1998). 또한 Borg's CR10 Scale은 자각

한 노력의 정도에 대한 수준들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 척도

이다. 즉, 자각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마다 다른 정도의 크기에 대한 기준을 표준

화하여 그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편도가 1인 경우는 

몇 분 동안 자신에게 맞는 걸음속도로 천천히 걷는 정도의 

피로 또는 불편함을 의미하고, 불편도가 3인 경우는 적당한 

운동을 한 상태로 특별히 힘들거나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피로 또는 불편함을 의미한다(그림 1). 한편, 항목별 

설문 중 설문 참여자가 이해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설문자가 관련 예시를 구두로 추가 설명을 해주었다. 

그림 2는 설문에 사용된 문항의 예시이다. 

3. 연구 결과 

3.1 항목별 행위자 비율 및 평균 불편도 

각 세부활동 항목에 대해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행위자 

비율을 부록 1에 나타냈다. 고령층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항목에 대하여 60명 모두 활동하지 않는다고 대

답했으며, 청장년층의 경우 60명 모두 '자급자족형 농림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각 세부활동 항목에 대한 평균 불편도를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부록 2에 나타냈다. 고령층의 불편도는 2점 

이상 3점 미만의 항목이 전체 응답된 40개의 항목 중 30개

이며 그 비율은 75.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모든 항목에서 1점 이상의 불편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청장

년층은 1점 이상 2점 미만의 항목이 27개이며 그 비율은 

67.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무보수 가족 생계

유지 농림어업활동' 항목에서의 평균 불편도 4점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3점 미만의 불편도를 나타냈다(그림 3). 

 

 

 

 

그림 1. Borg's CR10 Scale 

그림 2. 인터뷰 양식 예시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각 항목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V. 교제 및 여가활동 

… 

Ⅴ-2. (활동 유무:) 교제 및 여가활동 중 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취미 관련 학습, 기타 일반인의 

학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활동 시에 느끼시는 불편함의 정도를 

Borg's CR10 Scale을 참조하여 점수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  ). 

그림 3. 항목별 평균 불편도 점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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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편도가 높은 일상생활 활동 

각 연령대의 성별에 따라 평균 불편도가 3점(moderate) 

이상인 일상생활 활동의 항목은 표 3과 같다. 고령층의 경우 

남녀 모두 '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과 '무보수 가

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 등 2개 세부 항목에 대해 3점 

이상의 높은 불편도를 나타냈다. 청장년층의 경우 남녀 모

두 3점 이상 불편도를 나타낸 항목은 일에서의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 1개이다. 

고령층 남성의 경우 가족 보살피기 2개 항목(초·중·고

등학생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1개 항목(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 일 3개 항목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활동(농림어업 

제외),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 등 총 6개 항목

에서 3점 이상의 불편도를 보였다. 고령층 여성의 경우 가정

관리 4개 항목(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손질 및 차량관

리, 쇼핑 및 시장보기), 가족 보살피기 1개 항목(미취학 아

이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1개 항목(자원봉사), 교제 

및 여가활동 2개 항목(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이동 3개 항목(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일 1개 항목(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

동) 등 총 12개 항목에서 나타났다. 반면, 청장년층 남성의 

경우 참여 및 봉사활동 1개 항목(자원봉사)과 일 1개 항목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에서, 여성의 경우 가

족 보살피기 1개 항목(그 외 가족 보살피기)과 일 1개 항목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에서 각각 불편도가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3.3 분산 분석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 항목별 불편도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불편도 차이 분석 결과, 총 7개 

항목에 대해 남녀간 불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α=0.05).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의 '교제활동' 항목의 경우 

남성의 불편도는 2.25, 여성의 불편도는 1.58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 그 외 나머지 6개 항목에서는 여성의 불

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불편도 차이 분석 결과, 총 21개 항목에 

대해 고령층과 청장년층 사이의 불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α=0.05). 개인유지 2개 항목(수면, 식사 및 간

식), 가정관리 5개 항목(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쇼핑 및 시장보기, 금전관리), 교제 및 여가활동 

5개 항목(미디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아이쇼핑 및 여가 

표 3. 불편도가 높은 일상생활 활동 

평균(표준편차)

고령층 청장년층 
대분류 세부활동 항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의류관리 1.84(1.17) 3.06(1.51) 1.65(1.58) 1.73(1.43)

청소 및 정리 2.50(1.42) 3.77(1.53) 1.87(1.64) 2.07(1.65)

집 손질 및 차량관리 2.38(1.37) 3.13(1.76) 1.86(1.56) 2.50(2.14)
가정관리 

쇼핑 및 시장보기 2.50(1.52) 3.91(1.41) 1.55(1.54) 1.42(1.43)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2.25(1.26) 3.00(2.83) 2.30(1.48) 2.88(1.84)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3.00(1.00) 2.75(1.26) 1.37(1.94) 2.50(0.71)
가족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3.00(2.83) -(-) 1.25(1.67) 3.00(2.00) 

참여 및 봉사활동 자원봉사 2.57(1.58) 3.21(1.54) 3.44(2.23) 1.20(1.30) 

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 3.77(1.63) 3.31(1.81) 2.54(1.81) 2.76(2.15)
교제 및 여가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2.68(1.53) 3.50(1.22) 2.02(1.81) 1.98(1.58)

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2.30(1.30) 3.07(1.66) 1.28(1.23) 1.93(1.76)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2.54(1.31) 3.14(1.62) 0.93(0.73) 1.23(1.07)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2.66(1.64) 3.18(1.51) 2.10(1.79) 2.20(1.83)

고용된 일 및 자영업 3.00(1.31) 2.88(2.10) 2.82(1.94) 1.86(1.43)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활동(농림어업 제외) 3.00(1.10) 2.72(1.60) 1.60(1.34) -(-) 일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 4.33(1.15) 3.0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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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구입), 이동 8개 항목(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일 관련 이동, 의류 및 청소 등을 위한 이동, 참여 및 봉사

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집안 이동, 집밖 이동), 일 1개 항목(일 관련 물품

구입) 등에서 모두 고령층의 불편도가 청장년층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2개 세부활동 항목에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교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α=0.05). '쇼핑 및 시장보기'의 경우, 

남녀 모두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불편도 역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는데, 불편도가 1.55에서 2.50으로 증가한 남성보

다 여성은 1.42에서 3.91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그림 4). 

그러나 '자원봉사'의 경우, 남성은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불편도가 3.44에서 2.57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1.20에서 

3.21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5). 

3.4 불편원인 

65세 이상의 남녀 고령층 각각을 대상으로 평균 불편도가 

3점 이상이며, 분산 분석 결과 청장년층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세부활동 항목은 총 7개이다. 해당되는 항목은 가정

표 4. 분산분석 
*α=0.05에서 유의

p-value 

대분류 세부활동 항목 
성별 연령대 

성별×
연령대

수면 0.0101* 0.0165* 0.3615

식사 및 간식 0.0955 0.0008* 0.8349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0.0018* 0.1054 0.5405

개인 
유지 

건강관리 0.7022 0.1453 0.7660

음식준비 및 정리 0.2046 0.0433* 0.2189

의류관리 0.0381* 0.0153* 0.0668

청소 및 정리 0.0166* 0.0002* 0.0789

집 손질 및 차량관리 0.0803 0.1475 0.8841

쇼핑 및 시장보기 0.0154* <0.0001* 0.0108*

가정 
관리 

금전관리 0.7541 0.0107* 0.9844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0.4912 0.9686 0.9268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6180 0.2974 0.4387

배우자 보살피기 0.8121 0.3070 0.6392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8179 - - 

가족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0.2001 0.2673 -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 0.9491 0.2623 0.5286

참여활동 0.6671 0.2573 0.4062
참여 및 
봉사활동 

자원봉사 0.1807 0.3364 0.0193*

교제활동 0.0297* 0.1400 0.2501

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 

0.7951 0.0632 0.4704

미디어 이용 0.1052 <0.0001* 0.3119

종교활동 0.4546 0.1769 0.1652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0.1955 0.0017* 0.129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2036 0.0005* 0.1662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8668 0.0007* 0.4308

교제 및 
여가활동 

아이쇼핑 및 여가용품 구입 0.8101 0.0244* 0.2845

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0.0108* 0.0001* 0.8416

출·퇴근 이동 0.1914 0.0501 0.9424

일 관련 이동 0.9944 0.0214* 0.7600

의류 및 청소 등을 위한 이동 0.2078 <0.0001* 0.3314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0.2845 0.0689 0.2059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0.2679 <0.0001* 0.1263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0.0571 <0.0001* 0.5276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0.3143 0.0144* 0.4928

집안 이동 0.0850 <0.0001* 0.9825

이동 

집밖 이동 0.1168 <0.0001* 0.9198

고용된 일 및 자영업 0.3368 0.2892 0.4586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활동(농림어업 제외) 

0.7130 0.1192 -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 

0.7818 0.7818 0.2546

자급자족형 농림어업활동 0.8201 - - 

일 

일 관련 물품구입 0.6642 0.0004* 0.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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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쇼핑 및 시장보기' 항목의 교호작용 

그림 5. '자원봉사' 항목의 교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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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3개 항목(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쇼핑 및 시장보기), 

교제 및 여가활동 1개 항목(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그리고 이동 3개 항목(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으로 이에 

대하여 불편원인을 분석하였다. 

불편원인 조사 시 설문 참여자의 복수 응답을 고려하였으

며 신체(physical), 감각(sensory), 그리고 인지(cognitive)

의 인간기능을 기준으로 불편원인을 분류하였다. 각 인간기

능별 세부요소에 대해 신체(physical)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근력, 유연성 등의 감퇴로 인해 목, 허리, 무릎 등 특정 신체

부위의 불편함을 호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감각(sensory)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시력, 청력 등의 감퇴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지(cognitive)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기억력, 주의력 등의 변화 또는 저하

로 인한 활동의 불편함을 호소한 경우를 고려하였다. 

표 5는 각 세부활동 항목에 대한 인간기능별 불편원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의류관리'의 경우, 신체기능 측면이 

89%, 감각기능 측면이 33%이다. '쇼핑 및 시장보기'는 신체

기능 측면이 100%, 인지기능 측면이 6%로 나타났다. '청소 

및 정리' 항목과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항목, 그리고 

이동의 3개 항목 모두 신체기능 측면이 100%로 나타났다. 

세부활동 항목별 주요 불편원인은 기능별 세부요소 및 대

표적인 활동에 따라 표 6에 제시되었다. '의류관리'의 경우, 

시각기능의 감퇴에 따라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높은 불

편도를 보였다. 그리고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내고 이를 건

조대에 널 때, 손빨래를 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야 할 때, 그

리고 다림질을 할 때 목, 팔, 허리 등의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높은 불편도를 나타냈다. '청소 및 정리'의 경우, 걸레질

을 하는 데 있어서 엎드리거나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팔, 허리, 무릎 등의 신체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가 높았다. '쇼핑 및 시장보기'의 경우, 팔, 허리, 무릎, 다리 

등의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높았으며, 구입해야 할 품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쇼핑이나 시장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

다고 응답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층 여성은 대부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으로 등산이나 산책 등 가볍게 걷는 것이었으며, 허리와 

다리에 대한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해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 불편함이 높았다. 그리고 식사나 병원 이용, 교제 및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이동이나 기다리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허리, 무릎, 다리 등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주요 원인이 되

어 대중교통이나 계단을 이용할 때, 원 거리를 걸어야 할 때, 

또는 서 있을 때 불편함이 높았다. 

표 6. 기능별 세부요소 및 대표활동 

신체기능 감각기능 인지기능 
대분류 세부활동 항목 

세부요소 대표활동 세부요소 대표활동 
 

세부요소 대표활동 

의류관리 목, 팔, 허리 
세탁물 꺼내기/널기,

손빨래, 다림질 
시각 바느질    

쇼핑 및 시장보기 
팔, 허리, 무릎, 

다리 
짐 운반    기억력 물품구입 

가정 
관리 

청소 및 정리 팔, 허리, 무릎 걸레질      

교제 및 
여가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허리, 다리 
등산/산책 시 

보행 
     

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허리, 무릎, 
다리 

대중교통/계단 
이용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허리, 무릎, 
다리 

원 거리, 
계단 이용 

     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허리, 무릎, 
다리 

입식 자세      

표 5. 인간기능별 불편원인 비율 

  인간기능 

대분류 세부활동 항목 신체기능 감각기능 인지기능

의류관리 89% 33% 0% 

쇼핑 및 시장보기 100% 0% 6% 가정관리 

청소 및 정리 100% 0% 0% 

교제 및 
여가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100% 0% 0% 

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100% 0% 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100% 0% 0% 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100% 0% 0% 

* 복수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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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의 

항목별 행위자 비율 분석 결과 개인유지, 가정관리 등 필

수적인 활동에서는 고령층과 청장년층의 행위자 비율의 분

포가 유사하였으나 그 외 다른 항목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활동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을 보살피는 경우 청장년층과

는 달리 고령층은 부양해야 할 부모 및 조부모가 없으며 자

식들이 독립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보살펴야 할 가족의 수가 

적고, 대신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힘, 유연성 등 신체적 기능

의 저하로 인해 배우자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경우 '종교활동'의 행위자 비

율만 고령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그리고 '아이쇼핑 및 여

가용품 구입' 등 그 외 다른 항목은 청장년층의 행위자 비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은 하루 평균 여가생활시간이 7시간 

21분으로 청장년층(5시간 22분)보다 약 2시간이 많이 사

용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 하면, 고령층은 여가활동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범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한

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향후 고령

층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경제력 향상 등에 따라 이러한 

행위자 비율의 차이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별 평균 불편도 분석 결과, 청장년층의 경우 대부분

이(87.5%) 거의 불편하지 않거나(Borg's scale: 1점) 조금 

불편하다(Borg's scale: 2점)고 평가하였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조금 또는 어느 정도 불편하다(Borg's scale: 2~3점)

고 평가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75%), 전혀 또는 거의 

불편하지 않다(Borg's scale: 1~2점)고 평가한 항목은 거의 

없었다(10%). 따라서 고령층이 필수적인 활동을 포함해 거

의 대부분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 청장년층 보다 더 불편함

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일

상생활 활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향후 실버산업 중 특히 개인 및 가

정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일상

생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불편도가 3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일상생활 활동에 대

한 분석 결과, 청장년층은 남성의 경우 '자원봉사', 여성의 

경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등 특정 항목에 대한 불편도가 

높을 뿐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층은 남녀 모두 '자기개발이나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활동'을 불편하다고 느끼

고 있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주의 부족, 기억력 감퇴 등 

인지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고령층이 청장년층보다 학습에 

대해 더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항목의 경우 청장년층 남녀 역시 높은 평균 불편도(남성: 

2.54, 여성: 2.76)를 보이고 있는 등 학습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이 높은 불편함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학습, 교육, 훈련 등의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

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간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성별로 높게 평가된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남성은 가족 보살피기(초·중·고등학

생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와 일(고용된 일 및 자영

업,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활동)에 대해 높은 불편도(3점 이

상)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은 대부분의 가정관리 활동(의

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손질 및 차량관리, 쇼핑 및 시장

보기)에서 높은 불편도(3점 이상)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저하에 따른 원인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나

라의 성역할의 차이에 따른 문화 및 생활 방식의 차이와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성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된 일 또는 무보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며, 가족을 보살피는 활동이 익숙하지가 않다. 반면, 여

성은 대부분의 가정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희 등(2004)은 한국 여성 고

령층이 과도한 손 뻗기, 비틀기, 허리 굽히기 등 가사업무와 

관련된 활동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

는 세부적인 부위 및 자세가 아닌 일상생활 활동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부분의 가정관리 활동에서 불편도가 높게 나타

났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동과 관련된 세부활동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고령층은 

이동과 관련하여 집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이동 

관련 항목에서 2점 이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개인유지 

또는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 돌아다니거나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고령층 여성이 높은 불편도(3

점 이상)를 나타냈다. 이용희 등(2004) 역시 고령층 남녀 

모두 버스 타고 내리기와 계단 사용 등 이동과 관련된 항목

에서 높은 불편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여성의 50%가 계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남성(25%)에 비해 그 비율이 더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몸의 균형, 

자세 등 신체적 기능의 저하에 따른 영향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골밀도 감소에 따른 골다공증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분산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항목별 불편도 차이는 '교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그 외 

개인유지, 가정관리, 그리고 일에서의 6개 세부활동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 관

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부담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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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으로 예상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개인 및 가정관리를 

하는데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령대

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장년층과 고령층 사이의 

불편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결과 모두 고령

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신체/인지적 기

능의 저하가 주요인으로, 특히 개인유지, 가정관리, 이동 등 

필수적인 활동에서 대부분 불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고령층이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에서도 불편함을 느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및 복지·의료 등 

관련 실버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개선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특

히 문화행사 관람, 취미생활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고령층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관련 실버

산업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의 남녀 고령층 각각을 대상으로 평균 불편도가 

3점 이상이며, 분산 분석 결과 청장년층의 평균 불편도와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세부활동 항목의 불편원인을 집중적으

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주요 

불편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력의 저하로 인해 세탁

물 또는 구입한 물품 등을 옮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균

형이나 자세 측면에서의 기능 저하로 인해 청소를 하거나 

스포츠 및 레저활동 시, 또는 걷거나 기다리는 경우에 있어

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

에 필요한 세탁기, 청소기 등의 전자제품 설계 시 고령층의 

사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행 및 계단 이용 시 또

는 입식 자세에서 고령층의 허리, 무릎 등의 신체부위에 대

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조 도구나 편의 시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버스 승하차 시 또는 지하철

을 타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 대중교통 이용 측면

에서 불편도가 높다는 것은 관련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불편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설문 진행 시 설문 진행자는 설문 참여자가 불편하

다고 응답한 세부활동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불편원인을 제

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편원인의 범위가 제한

적으로 나타난 한계점을 보였다. 불편원인을 신체, 감각, 그

리고 인지기능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이 특정 불편 신체부위나 단편적인 활동 상황을 제시하

는 등 단순한 수준에서의 신체기능 측면이 주요 불편원인으

로 나타났으며, 감각 및 인지기능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김정룡과 박지수(2005)는 고령자를 위한 제

품의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

정에서, 제품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 미숙한 국내 고령층의 심리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설문 참여자의 자유로운 응답

을 유도하려 한 본 연구의 설문 제작 및 인터뷰 진행 과정

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문 응답자가 다양하고 구체적인 불편원인을 제

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설문 제작 및 진행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고령층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활동 유무와 

불편도 및 불편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일상생활 활동은 필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일과 여가활동 

등 전반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2004 생활시간조사 결

과'에서 제시된 행동분류표를 참고하고 한국인의 특성을 반

영하여 41가지의 일상생활 활동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 수는 고령층 및 청장

년층별 남녀 각 30명씩 총 120명이었으며, 설문은 일대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각 항목별 활동 유무를 

파악한 후 활동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Borg's CR10 Scale

을 사용하여 불편도를 조사하였다. 

항목별 행위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필수적인 활동에서는 

고령층과 청장년층의 행위자 비율의 분포가 유사하였으나 

그 외 다른 항목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고령층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으며 특히 여가생활의 경우 제한적인 활동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고령층의 일상생활 

활동 특징은 향후 평균 수명의 연장과 경제력 향상 등에 따

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별 평균 불편도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은 대부분의 항

목에서 조금 또는 어느 정도 불편하다고 평가하는 등 필수

적인 활동을 포함해 대부분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 청장년

층 보다 더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

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분산 분석을 통해서도 그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역할의 차이로 인한 문화 및 

생활 방식에서의 차이와 고령화에 따른 신체/인지적 기능의 

저하가 주요 불편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고령층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세부 항목에 대한 활동 유무와 불편도를 분

석함으로써 고령층과 청장년층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각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불편도 특징을 찾을 수 있었

다. 또한 불편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활동

과 주요 불편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고

령층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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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의 증대 및 이에 따른 관련 분야에 대한 통계 

분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

책 수립이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통

계청에서 실시하여 보고한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별 불편도는 고령층의 다양한 생활 방

식과 삶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 활동 중 고령층이 불편하다고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실버산업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향후 선행되어야 할 고령자 관련 연구 분야 및 연

구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일상생활 및 복지, 의료 등의 실버산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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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항목별 행위자 비율 

행위자 비율(%) 

고령층 청장년층 대분류 세부활동 항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수면 100 100 100 100 

식사 및 간식 100 100 100 100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100 100 100 100 
개인유지 

건강관리 83.3 90 96.7 83.3 

음식준비 및 정리 63.3 93.3 76.7 93.3 

의류관리 53.3 93.3 80 86.7 

청소 및 정리 76.7 93.3 100 96.7 

집 손질 및 차량관리 76.7 50 66.7 66.7 

쇼핑 및 시장보기 70 90 90 86.7 

가정관리 

금전관리 90 93.3 53.3 56.7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13.3 6.7 16.7 13.3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10 13.3 20 6.7 

배우자 보살피기 43.3 16.7 6.7 6.7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 0 40 20 

가족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6.7 0 26.7 10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 60 50 40 30 

참여활동 56.7 76.7 63.3 33.3 
참여 및 
봉사활동 

자원봉사 46.7 40 26.7 16.7 

교제활동 100 100 100 100 

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 36.7 43.3 90 83.3 

미디어 이용 96.7 93.3 100 100 

종교활동 63.3 80 26.7 43.3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40 36.7 100 100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100 70 96.7 93.3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100 100 100 100 

교제 및 
여가활동 

아이쇼핑 및 여가용품 구입 50 56.7 90 93.3 

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100 100 100 100 

출·퇴근 이동 36.7 36.7 90 100 

일 관련 이동 43.3 26.7 93.3 93.3 

의류 및 청소 등을 위한 이동 100 100 70 86.7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33.3 20 33.3 20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70 80 50 36.7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80 73.3 100 100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100 100 100 100 

집안 이동 100 100 100 100 

이동 

집밖 이동 100 100 100 100 

고용된 일 및 자영업 33.3 13.3 36.7 70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활동(농림어업 제외) 20 30 16.7 0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 10 3.3 3.3 3.3 

자급자족형 농림어업활동 23.3 16.7 0 0 

일 

일 관련 물품구입 43.3 26.7 40 66.7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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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항목별 평균 불편도 

평균 불편도 점수 

고령층 청장년층 대분류 세부활동 항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수면 1.85 2.36 0.86 1.91 

식사 및 간식 1.20 1.44 0.58 0.90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1.12 1.97 0.89 1.47 
개인유지 

건강관리 2.14 2.17 1.59 1.80 

음식준비 및 정리 2.09 2.93 1.83 1.84 

의류관리 1.84 3.06 1.65 1.73 

청소 및 정리 2.50 3.77 1.87 2.07 

집 손질 및 차량관리 2.38 3.13 1.86 2.50 

쇼핑 및 시장보기 2.50 3.91 1.55 1.42 

가정관리 

금전관리 2.17 2.27 1.38 1.47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2.25 3.00 2.30 2.88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3.00 2.75 1.37 2.50 

배우자 보살피기 2.35 2.10 0.75 1.5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 1.74 2.00 

가족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3.00 - 1.25 3.00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 2.19 2.47 2.00 1.78 

참여활동 2.59 2.74 2.47 2.00 
참여 및 
봉사활동 

자원봉사 2.57 3.21 3.44 1.20 

교제활동 2.65 1.63 1.85 1.53 

자기개발 및 취미 등을 위한 학습 3.77 3.31 2.54 2.76 

미디어 이용 2.73 2.92 0.98 1.77 

종교활동 1.98 2.88 2.00 1.73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2.96 1.95 1.27 1.35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2.68 3.50 2.02 1.98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1.96 1.79 0.81 1.07 

교제 및 
여가활동 

아이쇼핑 및 여가용품 구입 2.13 1.88 1.12 1.52 

식사 및 병원 이용 관련 이동 2.30 3.07 1.28 1.93 

출·퇴근 이동 2.05 2.50 1.29 1.80 

일 관련 이동 1.96 2.06 1.30 1.21 

의류 및 청소 등을 위한 이동 2.27 2.90 1.28 1.36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2.45 2.58 2.06 0.50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2.07 2.90 1.13 1.0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2.54 3.14 0.93 1.23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2.66 3.18 2.10 2.20 

집안 이동 1.27 1.53 0.37 0.63 

이동 

집밖 이동 2.40 2.82 0.87 1.23 

고용된 일 및 자영업 3.00 2.88 2.82 1.86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활동(농림어업 제외) 3.00 2.72 1.60 - 

무보수 가족 생계유지 농림어업활동 4.33 3.00 3.00 5.00 

자급자족형 농림어업활동 2.64 2.40 - - 

일 

일 관련 물품구입 2.19 2.25 0.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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