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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목  : 시설노인들의 시간 사용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를 시설노

인의 작업 재 기법으로 시간 리  라이 스타일 재설계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08년 8월 11일부터 2008년 8월 22일까지 역시에 소재한 S요양시설에 입소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20명을 상으로 인터뷰, 타임테이블, FIM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을 하 다. 

결과 :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과 수단  일상생활활동의 시간 사용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높았다(p<0.01). 능동  여가의 시간 사용량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높았다(p<0.05).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지역 시설 노인들의 시간 사용량을 알 수 있었고, 시설 노인들의 

시간 사용량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 노인들의 시간 사용

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요구되며 시설 노인들이 보다 능동 이

며 정 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시설 노인, 시간 사용, 일상생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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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가장 요하게 

지켜 야 할 사항은 노인인구의 , 상  증

가이다(통계청, 2004). 2007년 노령화 지수가 10년 

에 비해 두 배의 증가를 나타내는 등 고령화 

상이 속히 진행되고 있다(양 순, 2007). 이러한 

노인인구의 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들은 차 경

제 , 신체  이유로 가족과 동거 할 수 없는 경우

가 늘어나게 되어 무료 는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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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손조욱과 이지 , 

2006). 시설 노인은 경제 , 신체  이유로 가족

과 동거 할 수 없는 노인으로 무료, 실비, 유료시

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말한다

(윤진, 1997). 이런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사

회 , 경제   정서  안정이 결핍되어 있다(O

h, 2002). 우리나라 시설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에 

비해 부분 낮은 자존감과 가족으로부터의 격

리, 경제  지지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생활만

족도가 훨씬 낮다(김철웅, 문옥륜, 이상이, 유재

원과 이상구, 1998). 이들은 우울, 불안정, 스트

스, 자존감 감소 등의 정서 , 행동  문제를 가

지고 있으며 주 에 한 흥미를 상실하고 우울

하여 건강의 유지, 증진에 소극 인 태도를 보인

다(손조욱과 이지 , 2006). 노인의 역할 상실과 

인간 계 축소 등은 자기 리 기술에 을 가

져올 수 있으며, 일상생활활동 수행상의 기능 감

소를 야기한다(조유향, 1995). 한 시설 노인들

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활동이 거의 없고 건

강 유지를 한 로그램 참여가 미흡하여 시설 

노인들의 높은 건강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성기월, 2005), 한 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서인선, 1997).

일반 노인들의 시간 사용량에 한 문제는 고

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회 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양 순, 2007). 김진욱(2006)의 보고에 의

하면 노년기는 퇴직으로 인한 유  노동시간의 

감소, 사회 ․가족 내의 역할 변화와 함께 갑작

스런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지만 신체  퇴행과 

질병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은 축되고, 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  여유의 부족으로 여가의 내

용이나 그 질은 오히려 단순해질 수 있다. 이런 

일반 노인들에 비해 시설 노인들은 일종의 ‘강제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효문, 

2002). 그 내용에 있어서도 텔 비  시청과 같

은 피동 이며 제한 인 활동이 부분인 것으로 

지 되고 있다(김진욱, 2006).

작업치료에서 시간 리는 만족감과 건강을 향

상시키기 해서 신변처리, 일, 여가 그리고 휴식

의 균형 안에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이다(AOTA, 

1994). 시간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잘 리한다는 것이고 자기 리 기술이 뛰어나

다는 것이다. 이런 자기 리 기술은 인간의 욕구

와 감정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으로 시간  요

구를 히 리하는 것을 포함한다(Early, 2000). 

시간의 불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친 작업수행 패턴

의 결과로 나머지 작업 역들의 불균형을 래

한다(Balters, Wahl, & Schmid-Furstoss, 1990; 

Bejerholm, 2010). 이 듯 개인유지-일-가족-여

가로 구성된 일상생활의 시간 사용량은 인간의 

삶의 질 수 을 악할 수 있는 기 가 된다(김

진욱, 2006). 

시간사용이 요한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Ploeg et al., 2000). 우리나라의 시간에 한 기

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한국인의 생활세계를 

반 으로 악하려는 것이거나(김정란, 2001; 

최종후, 소선하와 노원희, 2005; 문숙재, 1996; 홍

승표와 이지연, 2010), 여성의 생활세계에 주목하

는 것이 부분이었을 뿐 노인에 한 생활시간 

연구는 부족하다(김진욱, 2006). 더욱이 시설 노

인에 한 생활시간 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노인들의 시간 사용

량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고, 이를 시설노인의 작업 재 기법으로 시간 

리  라이 스타일 재설계의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역시에 소재한 S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하

다. 체 시설 노인 84명(남:39명, 여:45명) 

에서 무작 로 표집 된 20명(남:7명, 여:13명)의 

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하여 구두로 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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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하  항목

1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목욕, 화장실 생, 옷 입기, 간식  식사, 몸단장, 자기 리

2 수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목욕, 옷 입기, 몸단장, 기 귀 생

3 수단  일상생활활동 집안 리

4 능동  여가생활 그림그리기, 신문보기, 산책, 라디오 듣기, 화투, 음악 감상, 흡연, 쓰기

5 수동  여가생활 텔 비  시청

6 건강 리 물리치료, 내/외부 진료, 체조, 약 복용  리

7 종교 활동 배 활동, 성경책 읽기

8 밤잠

9 낮잠

10 실외 이동 

11 실내 이동

12 쉼

13 화

표 1. 연구에서 사용된 13개 활동군과 하  항목

2. 자료수집 방법  기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4명의 연구자가 타임테

이블 작성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

다. 타임테이블은 각각의 연구자마다 상자 5명

을 인터뷰  찰을 통해 총 20명의 시간 사용

량을 기록하 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8월 

11일부터 2008년 8월 22일까지 약 2주간이었다. 

찰은 주말을 제외한 요일 에서 하루를 택하

여 24시간을 측정하 다.

3. 연구 도구

 

  1) 타임테이블 

24시간 타임테이블을 기록하기 해 통계청에

서 개발한 ‘2004 생활시간조사’ 방법을 사용하

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작업수행에 한 평가는 

환자가 그 작업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지에 해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성뿐만 아니라 시

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효율성

은 과제 완성에 소모된 시간을 고려한다(Nielson, 

1993). 즉, 타임테이블에 체크된 작업의 종류와 

이를 수행하는데 소모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에 한 평가이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

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악하여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  자료로 제

공하기 해 이루어졌다. 통계청의 타임테이블을 사

용하여 10분 단 로 주로 한 행동을 ‘주 행동’, 그 

외 부차 인 행동을 ‘동시행동’ 칸에 최 한 구체

으로 기입하 다. 

작성된 타임테이블은 미국작업치료사 회의 표

용어 3 (Uniform Terminology 3rd ed.)에 기

하여 13개 활동 군으로 분류하 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94; Broome, 

Liddle, & McKenna, 2007). 능동 , 수동  용어

의 구별은 Bird와 Freemont(1991)의 시간 사용량 

연구를 근거로 하여 분류하 다. 13개 활동 군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수동  기본  일상

생활활동, 수단  일상생활활동, 능동  여가생활, 

수동  여가생활과 일반  특성(성별, 연령, 입주

기간, 학력)등 총 6개의 변수를 사용하 다. 나머

지 활동 군을 제외한 이유는 일상생활수행 능력

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

기 때문에 제외시켰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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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동작능력 평가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IM) 

Granger 등(1987)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동작수

행평가 13문항, 인지능력평가 5문항으로 인지능

력까지 포함한 일상생활동작 평가도구이다. 총 6

개 범주의 18개 항목으로 각 항목을 7단계 수

로 최  수 18 , 최고 수 126 이며 검사자

간 신뢰도는 0.83～0.96이다(Granger, 1993). 

  

  3) 한국 소인지기능검사

    (Mini-Mental Status Exam Korea; MMSE-K)

Folstein, Folstein과 McHugh(1975)에 의해서 

창안된 것으로 인지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도구로서 지남력, 회상능력, 주의력, 

언어능력, 수리능력과 구성능력을 포함한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환자들의 지 상태를 손쉽게 평

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도구의 검사자간 신

뢰도는 0.99이다(권용철과 박종한, 1989). 

  4) 우울 측정도구(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1976)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1961년 Beck이 자신의 임상 경험을 기

로 정신과  진단에 상 없이 우울의 심도를 측

정하기 하여 고안된 것으로 인지 , 정서 , 신

체  그리고 행동  증상들을 포함하는 21문항으

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이 도구는 비

신체 우울이 13문항, 신체 우울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0 에서 3 까지

의 수가 주어지게 되고, 수는 0 에서 63

까지가 된다. 이 도구는 한홍무, 염태호와 신 우

(1986)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표 화 연구가 된 것

으로 총 63  에서 21 을 기 으로 하여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

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Chronbach 값은 0.89

이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을 사용하 다. 시

설 노인들의 일반  특성과 시간 사용량을 분석하

기 해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그리고 시간 사용

량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간의 상 계를 분석하

기 하여 피어슨 상 분석(Pearson Correlation)

과 시간 사용량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변인을 살펴보면, 

남성이 35%이며 여성이 65%로 여성이 많았다. 

평균 연령은 82.9세이고 최소 67세에서 96세까지

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평균 4.80년으로 조사되어 

등학교를 퇴 수 이었으며, 범 는 무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분포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이고 나머지 95%는 배우자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14명

(70%)이고 불교는 3명, 무교는 2명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시설에 입소한 평균 기간이 4.0년으로 

조사되었고, 최소 1년에서 최  10년이었다.

인지․심리  변인을 살펴보면, 한국  소인지 

기능검사(MMSE-K)는 평균 17.95인 것으로 조

사되었고, 범 는 최소 5 에서 최  28 으로 

분포하 다. 우울정도를 측정한 BDI는 평균 

23.25로 분석되었다(표 2).

2. 시설 노인들의 시간 사용량에 한 기술 통계

연구자는 타임테이블 작업을 끝낸 후 여러 가

지 활동을 13가지 작업 역으로 분류하여 시설 

노인의 하루 시간 사용량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원그래 로 나타내었다(그림 1). 밤에 자는 시간

이 하루 체 시간  445분(32%)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수동  여가활동245분(17%), 능동

 기본  일상생활동작 230분(16%), 능동  여가

활동 190분(13%), 의사소통 85분(6%), 휴식 60분

(4%), 실내 이동 60분(4%), 종교 활동 40분(3%), 

낮잠 35분(2%), 수단  일상생활동작 30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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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평균(표 편차)
범

최소 최

성별_남 0.35(0.49) 0 1

연령_년 82.90(7.15) 67 96

학력_년 4.80(4.50) 0 12

배우자_유 0.05(0.22) 0 1

종교_기독교 0.70(0.47) 0 1

입주기간_년 4.00(2.83) 1 10

MMSE-K 17.95(6.93) 5 28

BDI 23.25(13.87) 1 47

표 2. 시설 노인들의 일반  특성           (N=20)

FIM PBADL ABADL IADL PL

PBADL -0.32

ABADL 0.72*** -0.44*

IADL 0.64** -0.34 0.34

PL -0.19 0.05 -0.40* -0.10

AL 0.50
*

-0.15 0.25 0.19 0.21
*p<0.05,  **p<0.01,  ***p<0.001

PBADL: Passive BADL, ABADL: Active BADL, PL: 

Passive Leisure, AL: Active Lesiure

표 3. 시간 사용량과 일상생활수행능력간의 상 계

그림 1. 시간 사용에 한 원그래 (단 : %) 

건강 리 20분(1%), 실외 이동과 수동  기본  

일상생활동작은 각각 0분(0%)으로 나타났다.

3. 시설노인의 시간 사용량과 일상생활수행

능력과의 상 계

상 계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보면, 

FIM과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은 피어슨 상

계수 0.72, FIM과 수단  일상생활활동은 피어

슨 상 계수 0.64, FIM과 능동  여가생활은 피

어슨 상 계수 0.50으로 양의 상 성이 있었다. 

이에 비해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과 수동  

기본  일상생활활동은 피어슨 상 계수 -0.44, 

수동  여가와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은 피

어슨 상 계수 -0.40의 부  상 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표 3).

4. 시설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변수

를 확인하기 해 수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수단  일상생활활

동, 수동  여가, 능동  여가, 일반  정보(성별, 

연령, 입주기간, 학력)를 다 회귀분석 하 다(표 

4). 종속변수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회귀계

수와 F값, 수정된 R
2
값과 유의확률을 2개의 모형

에 따라 제시하 다. 모형1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에 일상생활의 하  항목 시간량을 사용하여 분

석하 고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  변인을 통

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유의

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

동 시간량(β=0.21, p=0.01)과 수단  일상생활활

동 시간량(β=0.37,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일상

생활수행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70%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F=9.93, p=0.00). 즉, 수단  일상

생활활동 시간량과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시간량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음을 

확인하 다. 모형 2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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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모형 2

수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0.16 0.21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0.21** 0.17

수단  일상생활활동 0.37****** 0.43*

수동  여가 0.00 0.01

능동  여가 0.10 0.09

성별_남성 3.82

연령_년수 0.44

입주기간_년수 -1.54

학력_년수 0.18

상수 44.20* 15.93

F 9.93
***

6.09
**

수정된 R
2

0.70 0.71
*p<0.05,  **p<0.01,  ***p<0.001

표 4.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수단  일상생활활동(β

=0.43,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

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7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6.09, p=0.01). 즉, 수단  일상생활활동의 시

간량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음을 확

인하 다(표 4).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시설 노인들의 시간 사용량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

았다. 상자들의 입주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

 10년으로 평균 4년이었다. 입주 기간이 일상

생활수행 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유

의하지 않았지만 입주 기간이 길수록 일상생활수

행 능력이 하되는 경향을 보 다(β=-1.54). 연

구자가 찰한 입주 기간이 긴 상자들일수록 

주로 침 에 워있고 보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시설에 입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지가 하되고 능동 으로 작업을 

수행하려하기보다 의존 으로 생활하는 것에 익

숙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소인지 기능검사(MMSE-K)는 24  이

상이 정상, 18∼23 은 경도의 인지장애, 17  이

하는 증인지장애로 정의한다(오민아, 신육오, 

이태용과 김정선, 2003). 본 연구 상자들의 평

균 수는 17.95 으로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20%는 정상, 35%는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으며 

45%는 증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재신과 병진(2007)의 연구에서도 시설 노인의 

한국  소인지 기능검사 평균 수가 19.1 으로 

경도의 인지 장애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BDI는 시설 노인들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해 실시한 것으로 평균 23.25 으로 나타났다. 한

홍무 등(1986)의 연구에 의하면 총 63  에서 

21 을 기 으로 하여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

의 시설 노인들은 경도의 우울 증상을 보 다. 

이 순, 구성자와 한명주(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노인들은 체 으로 약간의 우울한 경향을 나타

냈으며, 특히 시설노인이 재가노인보다 우울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설 노인들의 각 활동에 한 시간 사용량을 

살펴보면 부분의 시간을 수면과 여가생활, 기

본  일상생활활동에 상 으로 많은 시간을 사

용하고 나머지 역에 할당한 시간은 었다. 그 

에서도 시설 노인들은 여가 역에서 많은 시

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텔 비  시청과 

같은 수동 인 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이

는 김진욱(2006)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여가 시간

의 반 이상을 텔 비  시청과 같은 수동 인 

매체 이용에 허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수동  여가시간이 일상

생활수행 능력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지

만 텔 비  시청과 같은 수동  여가시간이 많

을수록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β=-0.19). 그러므로 시설에서 다양하고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 로그램이 조

성되어 시설 노인들이 효율 인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Broome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노인들은 일, 자원 사, 가족 

돌보기, 학업 등의 생산 인 활동 수행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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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

구의 시설 노인들은 신체 , 환경  제약으로 생

산 인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는 시설이라는 특성상 생산  활동을 할 기회가 

배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시설은 시

설 노인들이 생산 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을 세워 자신의 삶에 주도 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기능의 독립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에서 리 쓰이는 것은 일상생활동작을 평가하

는 것이다(나은우, 배하석, 세일, 장지창과 이

일 , 1995).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 사용량

에 있어서,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의 시간 

사용량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높게 나

타났다(β=0.21, p=0.01). 한 환경과 상호작용하

는데 있어서 좀 더 복잡하고, 높은 목표에 달성

하기 한 수단  일상생활활동의 시간 사용량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Fricke과 Unsworth(2001)의 연구에서도 시간 사

용과 수단  일상생활은 서로 한 련이 있

음을 보고하 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시간 사

용량과 일상생활과의 상 성을 확인하 다. 수단

 일상생활활동의 정의처럼, 보다 높은 수 을 

요구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수단

 일상생활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향을 미쳤다. 하지만 시설 노인들은 자

신이 능동 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존 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한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수행할 수 있

는 활동의 수도 제한 이다.

시설 노인들의 균형 잡힌 시간 사용량은 작업

치료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이 스타

일의 일부로써 작업수행을 바라보는 은 작업

치료의 목표와 재 과정에서 요하다(김 근, 

2005; Christiansen & Baum, 1997). 그리고 작업

치료사는 시설 노인들이 작업수행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얻기 해 스스로가 시간을 조직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

다. 무엇보다 시설 노인들이 성공 인 노화를 실

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그들 삶의 

한 작업 균형을 재창조하기 하여 삶의 균형을 

조 해 주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요하다( 병

진, 2010).

본 연구의 제한 은 65세 이상의 노인 수가 기

존 연구들에 비해 어 결과의 유의성을 계산하

기 어려웠다. 그리고 상자  80세 이상 그룹

이 15명(75%)으로 연령  비율이 고르지 못하

으며 한 기 에서만 자료를 수집하 다. 향후 연

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기 을 상으로 균형 있

는 시간 사용량을 한 재방법을 이끄는데 노

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자료 수집 기간  

평일 하루 동안의 타임테이블을 기록하 는데, 

김진욱(2006)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평일보다

는 주말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시설 노인에 

해 주말을 포함한 기간 동안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시간 사용의 리는 환경 ․기능 인 제한으로 

삶의 균형이 깨져있는 시설 노인들에게 삶에 한 

목 의식을 높여 내  동기를 이끌어내고 라이

스타일을 재설계함으로써 시설에서 보다 질 높은 

삶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는 

시간 사용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효율 으로 시간 

사용량을 하지 못하는 시설 노인에 하여 재하

는 것이 요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여 

좀 더 깊고 세분화된 시설 노인의 시간 사용량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역 시설 노인 20명을 상으

로 시간 사용량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시설 노인의 작업 재 기법으로 

시간 리  라이 스타일 재설계의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인터뷰

를 통해 일반  특성(성별, 연령, 입주기간, 학력)

을 수집하고 타임테이블을 사용하여 하루 시간 

사용량, FIM을 통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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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시간사용량이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본 결과 모형 

1에서는 수단  일상생활활동 시간량과 능동  

기본  일상생활활동 시간량이 많을수록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높음을 확인하 다. 모형 2에서는 

수단  일상생활활동의 시간량이 많을수록 일상

생활수행능력이 높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작업

치료사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재하는 과정에서 생활시간 사용에 

하여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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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ime-use on the Elderly for Facilities 

in Activity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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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time-use of the Elderly in facility. This study is also to provide basic 

data of the redesign time management and lifestyle as occupational therapy. 

Methods :  The subjects were 20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who live in S institution of 

Daejeun from August 11th, to August 22th in 2008. We used time table, interview and 

FIM which was to evaluate the ability to collec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se 

subjects(gender, age, moving period, education).

Results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The more they spent time in Active BADL and 

IADL, the more they got higher scores in ADL performance ability(p<0.01). The more 

they spent time in the more they got higher score in ADL performance ability(p<0.05).

Conclusion :  We could know the amount of spending time of the elderly in Daejeun area 

facility and it related to activity of daily living.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ime-use of 

the elderly, it is needed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ists. They should prepare a 

intervention to maintain active and positive life of the elderly.

Key words :  Activities of daily living, Facility elderly, Time 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