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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질환은 만성화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들은 권한의 박탈, 무력감, 고립감을 겪게 되며, 지속되는 재발과 사

회생활기능의 저하를 경험한다. 이러한 장애를 지닌 정신질환자들

은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대해 취약하고 대처기술

이 빈약하며, 의존성이 강하고, 경쟁관계 속의 직장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직, 가난, 사회로부터의 소외 및 가

족지지의 결여, 여가활동의 부재 등이 가중되어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Ha et al., 1997). 오늘날 정신질환은 

단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게 

되므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정에의 의존도가 높고 

가족에게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1998). 이

러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인관계의 위축

이나 사회적응 능력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Lee, Kwon, & Ch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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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신질환자들은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취약

하고 대처기술이 빈약하며, 의존성이 강하고, 경쟁관계 속의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직, 가난, 사회로부

터의 소외 및 가족지지의 결여, 여가활동의 부재 등이 가중되어 사

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Ha et al., 1997). 선행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만족점수가 5점 

척도에서 3점에도 미치지 않는 결과(Woo & Kim, 2004)를 나타냈고, 

정신요양시설이나 너싱홈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ummins, 2001). 정신질환자

에게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진단을 초월하여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의미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결국 삶의 만족이

라는 것은 생활의 만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행복 및 안녕감을 수반하는 생활 및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

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증상과 같은 하나의 측정치를 지표로 삼는 것보다는 일상생

활에서의 삶의 만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생

활만족도의 효과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Kook & Son, 2002).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정신요양시설에

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자가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정신요

양시설은 정신보건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신요양

시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은 미약한 실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눈에 띄지 않는 집단으로 격리와 소외는 무

력감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무력감은 개인이 직면하게 될 환경과 상황에 대해 통제력이 결여

되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Miller, 1983), 질병 자체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그 질병과 관련하여 개인의 기능이 제한될 때 발생하며, 상

황적인 요인으로는 질병이나 치료방법을 모를 때, 병원 환경내에서

의 정보결여,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격리, 경제적 부담들을 들 수 있

다(Shin, 1993). 정신질환자에게도 정신과적 진단을 받는다는 것 자

체가 삶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할 정도의 편견과 낙인을 동반하고, 정

신질환을 가진 개인들은 기능이 손실된 무력한 존재로 간주된다

(Kim & Lee, 2012). 또한 질병의 만성화에 따른 일상수행능력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 제한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부적응과 사회

적 기능의 저하는 정신질환자에게 무력감을 가져오고 이는 삶의 만

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Lee (2001)의 연구에서 정신질환자

들은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에 나가고 싶은 절망감

의 격차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안감으로 무력감을 경험하고, 반복된 

좌절감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여 무력감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정

신질환자의 무력감은 성취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고, 어떤 행위 반응

을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예상하게 되는 동기적 손상, 행위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지 못하는 인

지적 손상, 우울과 같은 정서적 손상이 초래되는(Park, 2001) 점에서 

노인의 무력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회복에 목적을 둔 치료레

크리에이션, 놀이요법, 음악요법, 무용요법, 예술요법 등의 다양한 전

문프로그램이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신체

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의도

적인 개입과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있어 장기적이고 만성적

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환자가 오랜 입원기간

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창조적인 

경험과 건강한 대인관계, 재사회화를 갖게 되며 불안과 긴장을 제

거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을 촉진시키고, 정상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Seok & Lee, 2008). 정기적인 통합 레크

리에이션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대인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Kim et al., 2003),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사회

기술의 변화에 효과를 나타냈다(Yu & Yun, 2009). 또한 치료레크리

에이션이 정신질환자의 사회기술수준 즉 대인관계, 자기주장, 문제

해결, 사회행동 등을 향상시킨 결과(Lee, Kim, Lee, & Lee, 2005)가 나

타났고, 대인관계,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하

는 사회적 활동의 증가가 나타났다(Yu & Yun, 2009). 그러므로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즐거운 모든 활동’으로 부족한 신체적, 정서적, 사

회적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Seok & Lee, 2008) 중재방안인 것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

적응이 어렵고 장기간의 입원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정신질

환자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기반으로 하여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

진, 정서적 기능회복, 대인관계의 증진, 의사소통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의 향상도 가져올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 등이 적용될 수 있어서 무력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이

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Chae, 1997),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만

성정신질환자의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함으

로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간호중재방안으로 사

용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무력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

어졌으며, 그 결과를 보면 무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부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고(Park & Lee, 2006),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

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무력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Kim & Kim, 2012),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Park, 2011). Noh (2006)는 치료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생활만족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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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통제력으로 연결되도록 개발되어야 되고, 이는 삶의 만족이라

는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만족, 행복감, 안녕감이 높아지고, 비관, 외

로움과 소외감이 줄어드는 결과(Kim, Chun, & Kim, 2001)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까지 정신의료분야에서 사용되어진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

한 연구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개선을 본 연구

(Kim, Lee, & Cho, 2003), 정서표현, 사회, 심리행동에 대한 효과(Lee, 

Lim, & On, 2002), 사회기술에 대한 효과(Lee, Kim, Lee, & Lee, 2005),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향상을 보여준 연구(Lee et al., 2004; Yu & 

Yun, 2009) 등이 있으나 만성정신질환자의 무력감과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만

성정신질환자의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치

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함이다.

3. 연구의 가설

1) 제1가설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무

력감이 낮아질 것이다.

2) 제2가설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생

활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3. 용어 정의

1) 무력감

무력감은 개인이 직면하게 될 환경과 상황에 대해 통제력이 결여

되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Miller, 1983), 본 연구에서는 Shin (1993)

이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이다.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행복 및 안녕감을 수반하는 생활 및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Kook & Son, 2002), 본 연구에서는 Choi 

(1986)에 의해 개발된 생활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값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레

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만성정신질환자의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C정신요양시설에 1년 이상 입원해 있는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은 1, 2병동, 대조군은 3, 4병동

의 만성정신질환자를 임의 선정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각 

병동의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병동에서 생활하고 출입이 제한되

어 있고,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는 활동프로그램실에서만 한정하

여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이루어짐으로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실험

군과 대조군의 오염을 최소화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프로그램

의 진행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참여할 것을 동

의한 연구참여자에게는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표본의 크기는 Sung, Choi와 Eum (2010)의 연구에서 효과크기(f)

를 .70으로 한 것을 근거로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 

집단에서 유의수준(a) .05, 효과크기(f) .70, 검정력(1-β)은 .70으로 하

였을 때 표본수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이었다. 중간탈락을 고

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5명을 연구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

건을 만족하는 자로 하였다. 

1)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수락한 자

2) 입원기간이 5주 이상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3)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없고 신체적 합병증이 없는 환자로 활동

에 이상이 없는 자

4)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그러나 실험군에서 2회기 이상 프로그램에 결석한 1명, 대조군에

서 사후 설문지 거부로 3명, 퇴원으로 1명이 탈락하여 최종 실험군 

24명, 대조군 21명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정신과적 증상과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25일까

지의 4주 동안 주 2회, 총 8회 60분씩 적용하여 본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연구가 종료된 후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였다. 

3. 연구 도구

1) 무력감

무력감 측정도구는 Miller (1983)가 개발한 도구를 근거로 Shin 

(1993)이 번안한 무력감에 대해 환자가 표현하는 구두표현(1문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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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반응(5문항), 일상생활 참여(6문항), 학습 참여(4문항) 등 4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최소 16점에서 최고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7이었다.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는 Choi (1986)에 의해 개발된 생활만족도 

척도로 생활만족을 일상생활의 행동결과에 기초한 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과거 생활만족에 대한 평가 6문항(긍정3, 부정3), 현재 생

활만족에 대한 인지 8문항(긍정3, 부정3), 그리고 미래 생활만족에 

대한 기대 6문항(긍정3, 부정3)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

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긍정적 질문의 경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 질문은 역코딩 작업을 

하였다. 최소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9이었다.

4. 중재프로그램

본 연구는 한국디지털 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추천되고 있

는 프로그램에서 신체감각과 자존감 증진프로그램, 사회적 상호작

용 프로그램과 만성정신질환자에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집단활

동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기관의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주변 환경에 

방해받지 않으며 신체적 활동에 적합한 집단활동장소에서 진행하

였고,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명은 매 프로그램 시작 전, 필요한 준비

물을 미리 챙겨놓아 안정된 상태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이후 인사

와 그날 진행될 프로그램 소개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치료레크

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실시시간 및 빈도는 참가인원수와 기능수준

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보통 시간은 60-90분 정도, 빈도

는 주 2회로 하여 10-12회기를 적용하여 연구되었고, 중재효과를 나

타낸 결과(Lee et al., 2004; Lee, Kim, Lee, & Lee, 2005)에 따라 구성하

였다. 각 프로그램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으로 프로그램 실제

에 적용된 일반적인 진행 형태는 처음에 도입 프로그램(10분)은 프

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과 몸을 풀어줄 수 있도록 간단한 스

트레칭이나 안마를 하고 손뼉치기로 집중을 유도하고, 본 프로그램

(45분), 마지막은 마무리 프로그램(5분)으로 당일 실행한 활동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느낌을 나누

기를 시행하였다.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1주에 2회 4주간 

총8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집단사정단계(1회기)에서는 가벼운 율동과 

인사하기를 통해 참여자간의 긍정적인 관계(rapport) 형성을 하고, 

초기단계(2회기-3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이 즐거운 활동을 통해 참

여 욕구의 증진을 위한 노래가사에 따라 율동만들기, 건강박수치

기, 동요 바꾸어 부르기 등의 실내게임 및 팀조성 게임, 분위기 조성

게임을 실시하였다. 개입단계(4회기-7회기)에서는 즉흥연기 및 과장

하여 표현하기, 긍정적, 부정적 감정표현하기를 통한 자신감 촉진활

동으로 목적 및 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종결단계(8회

기)에서는 삶에 대한 감사와 전 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느낌 나누

기로 이루어졌다(Table 1). 치료레크리에이션은 흥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

으나 사회적 위축이나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참여자들을 위해 

매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였고 프로그램 사전, 사후

에 선물을 제공하였다. 

사전조사는 첫째 주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시행하였다.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은 실험군에게만 4주 동안 주 2회씩, 1회에 60분씩을 훈련된 연구

보조원 1명과 함께 진행하였고 사후조사는 치료레크리에이션이 끝

나는 시점에서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시행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Period                       Program topics                                                        Program Goals 

1 My introduction and creating activity verse  
   according to song lyrics

Promotion of positive relationships

2 Health applaud, and I am a orator Promotion of accomplishment and improvement of ability to enjoy the activities 
3 Health applaud, and traveling Communication skills enhancement and promotion of activities
4 Improvisation Improvement of self-confidence, creativity, spontaneity, promotion of self-expression
5 Exaggerated expression Promotion of collective intimacy and decrease stress
6 Expression of positive emotion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motional expression and Promotion of positive emotions
7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motional expression training of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8 To thank and share the feeling for the program Concretely promote a way of expressing gr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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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카이제곱검

정을,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무

력감과 삶의 만족도의 변화정도에 대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의 집단 간 비교는 독립표본(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프로그램실시 전 무력감과 생활만족도

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2, 3). 

2. 가설검정

무력감은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32.63 ± 6.70점에서 프로그

램 실시 후 27.25 ± 3.86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30.95 ± 10.18점

에서 29.19 ± 7.35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 간의 무력감은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 =1.51, p =  

.138)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Table 4).

생활만족도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59.17± 8.21점에서 프

로그램 실시 후 64.50 ± 7.94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63.33 ±

17.11점에서 64.05 ± 14.62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 간의 생활만족

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  

2.48, p = .017)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만성정신질환자의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

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무력감에

서는 치료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무력감

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

이 무력감에 효과가 있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나 무력감을 삶의 통제력을 잃고 스스로 무력하게 

느끼는 것으로 정의한 측면에 따라 노인의 무력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노인의 무력감이 낮추는데 효

과가 나타난 결과(Kim & Kim, 2012)와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음악, 연

극, 운동, 게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을 하게 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소속감과 자신감을 주고, 

무력감을 낮추어 우울을 감소시키며 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

과(Woo, 2004)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무력감은 통제의 결여가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는 경우에

는 어떤 사건이 자기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어 발생하므로(Kim, Nam, Lee, Cheon, & Chung, 1997),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
mental and Control Groups (N = 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 = 24)

Control group 
(n = 21) X2 p

N(%) N(%)

Gender Male
Female

20 (83.3)
4 (16.7)

18 (85.7)
3 (14.3)

0.05 .826

Age
≤ 29
30-39
≥ 40

33.2 ± 5.4
10 (41.7)

8 (33.3)
6 (25.0)

37.3 ± 3.5
3 (14.3)

11 (52.4)
7 (33.3)

4.14 .126

Education level < 12
≥ 12

10 (41.7)
14 (58.3)

8 (38.1)
13 (61.9)

2.91 .573

Marriage state Unmarried
Married
Other

20 (83.4)
2 (8.3)
2 (8.3)

12 (57.2)
2 ( 9.5)
7 (33.3)

5.49 .241

Religion Yes
No

20 (83.3)
4 (16.7)

15 (71.4)
6 (28.6)

2.86 .581

Period of illness < 10
≥ 10

12 (50.0)
12 (50.0)

8 (38.1)
13 (61.9)

4.26 .235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
mental and Control Groups (N = 45)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 = 24)

Control group 
(n = 21) t p

M ± SD M ± SD

Powerlessness 32.63 ± 6.70 30.95 ± 10.18 1.65 .106
Life satisfaction 59.17 ± 8.21 63.33 ± 17.11 -1.13 .267

Table 4. Treatment Effect of the Powerlessness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 = 45)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 p
Difference

t p
M ± SD M ± SD M ± SD

Powerlessness Exp. (n = 24)
Cont. (n = 21)

32.63 ± 6.70
30.95 ± 10.18

27.25 ± 3.86
29.19 ± 7.35

3.05
1.12

.006

.276
5.38 ± 8.64
1.76 ± 7.21

1.51 .138

Life satisfaction Exp. (n = 24)
Cont. (n = 21)

59.17 ± 8.21
63.33 ± 17.11

64.50 ± 7.94
64.05 ± 14.62

4.30 
-0.51

< .001
.616

5.33 ± 6.08
0.71 ± 6.42

2.48 .017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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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특성으로 인한 만성화와 치료보다는 수용중심의 정신

요양시설의 장기적인 격리상황은 부정적인 인지들이 반복적으로 

생성되어 정신질환자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요양시설의 만성정신질환자의 무력감은 단기

적인 치료레크리에이션으로 조절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무력감의 평균점수가 더 많이 

낮아진 결과는 반복연구를 통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효과를 비교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치료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Joung (2012)의 장기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평균 점수는 증가하

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정신장애인이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신체적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결과

(Joung, 2012)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의 전문화 수준

이 높을수록 높은 삶의 질을 인지한다는 결과(Hwang & Kim, 2010)

는 정신장애인의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 향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추후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만성정신질환자

를 대상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생활만족도에 효과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함께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단

기적인 프로그램인 아닌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하여 정신질

환자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이 필요하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정신질환자에게 적용한 연구는 일부 이루

어졌으나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아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레크리에

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신보건간호사가 정신질환

자의 정신사회재활과 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그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치료레크리에이션도 정

신요양시설에서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중요한 간호중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개의 정신요양시설에서 적은 대

상자로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정신요

양시설의 만성정신질환자에게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에 효과가 있

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레크리

에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무력감과 생활만족감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 결과 치료레크리에이션에 참여

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생활만족도는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t=2.48, p = .017), 무력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t =1.51, p = .138).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레크리에

이션이 정신요양시설의 만성정신질환자에게 무력감과 생활만족도

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무력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개

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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