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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Methods: 243 aged over 65 in Won-Ju i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2013 through interviews. This study utilized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the Korean 
version of MMSE-DS (MMSE for Dementia Screening), and infirmity testing for basic health status. Descriptive sta-
tistics, χ², t-test, ANOVA, Scheffé’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Results: 75.3% of the par-
ticipants belonged to the depression group, and the prevalence of cognitive impairment was 17.3%. There were sig-
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gender, educational level, type of insurance, 
subjective health, frailty, and whether to be a client of home care service. The level of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level of cognitive functions was significantly lower in older adults in home care services than in com-
munity-dwelling older adults.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cluded older adults in home care serv-
ices to provide information to develop effective pre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cognitive fun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future community prevention and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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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총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08년 10.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으며 2017년 14.0%,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201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9.18%로 2012년 

약 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2]. 반

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약제비 지원, 장기

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더불

어 치매의 향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병률을 낮추는 지역

사회 기반 보건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인지기능장애를 총칭하는 노인성 치매

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그 유병률도 증가하여 사회전체에 커

다란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 치매진단기준으로 반드시 

기억력 저하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최소 한 가지 역 이

상의 다른 인지기능저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여 치매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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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때 인지기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4]. 

인지기능 장애의 대표적 질환인 치매에 걸리면, 뇌신경세포

의 광범위한 소실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인지기능 저하가 초래되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5]. 그러나 치매

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 관리하면,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만

큼 지역사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인지기능과 관련된 요인들로는 

성별[6], 연령[6,7], 학력[6,7], 건강보험가입유무[8] 등으로 보

고되고 있다.

한편 노인문제 중 신체적 노화와 함께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는 우울이며[9], 우울을 그대로 방치하면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적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지연되며 병

원 이용증가 및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10]. 그러나 

노인우울증은 정상적인 노화과정으로 간주되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

료비용부담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11]. 우울과 관련

되는 요인들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보면 성별[12], 

만성질환수[13], 교육수준[14], 종교[14], 주관적 건강상태[12, 

15]로 나타났다.

허약 관련 선행연구로는 Kim과 Park[16]의 경로당 노인대

상 연구결과 허약노인이 37.2%로 나타났다. 허약노인은 장애

노인의 전단계로 허약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의료기관이용이나 의료비지

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노인의 건강수준을 

올리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허약에 관한 지

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허

약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허약을 우울과 

인지기능의 변수로 이용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울과 인지기능 관련 선행연구로는 Kim과 Kim[17]의 보

건소 방문건강관리노인대상 연구결과 73.8%가 우울을 호소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Moon[18]의 재가노인대상 연

구에서는 35.1%가 경증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Yoo 등[19]의 방문간호여성노인대상 연구에서는 경

증 이상의 인지장애가 60%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노인을 대

상으로 연구한 Won과 Kim[20]의 연구에서는 경한 인지장애 

이상이 37.3％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노인들이 흔

히 겪고 있는 건강문제로 우울과 인지장애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사

회노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우울과 치매

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

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문제로 노인우울과 인지기능정

도를 알아보고 관련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과 인지기능에 대

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우울과 인지기능저하를 효과적으로 관

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노인의 우울과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하

고 우울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대상자의 우울과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우울, 인지기능 및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노인의 우울과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W시 M읍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

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의 결정은 조사시점 현재 보건지소 방

문건강관리대상으로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174명을 표본 선정 

프로그램인 Raosoft (http://www.raosoft.com/samplesize. 

html)에 의해 표본오차(sampling error) 5%, 신뢰구간(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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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nce interval) 95%, 표집대상자가 설문에 고르게 응답할 

확률을 50% 기준(디폴트로 50%로 설정됨)을 적용하여 산출

한 결과 적합한 샘플사이즈가 120명이 산출되었으며, 비교대

상 일반노인의 경우 방문건강관리대상 노인과 동일한 120명

으로 선정하 다. 연구대상자는 2013년 4월 29일부터 6월 7

일까지의 조사 기간 중 탈락을 고려하여 총 249명으로, 이는 

M읍 보건지소 관할 지역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11.5%에 해

당한다. 이들 중 응답을 거부한 2명과 난청이 심하여 답변이 

어려운 3명,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한 243명을 최

종 연구대상자로 하 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강

릉원주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을 받은 후

(GWNUIRB-2013-5), 서면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다음 설문조

사에 응하도록 하 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

며, 대상자에게 설문지 응답 도중 중단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이 없음을 설명하 다. 완성된 설문지는 코딩 후 연구자의 잠

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 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가정방문 또는 보건지소에 내소한 

대상자를 면접하거나, 대상자가 많이 모이는 경로당, 교회 등

을 방문하여 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하여 내용을 대상자에게 읽어주고, 그 응답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4월 29

일부터 6월 7일까지로 설문 작성을 위한 면접 소요시간은 대상

자 1명당 평균 30분이었다.

4. 연구도구

연구도구의 구성은 우울과 인지 기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일

반적 특성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방문간호대상 유무, 만성질환 수이며. 건강

보험 종류는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 추가하

다. 독립변수로 중요한 허약정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사

용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 다. 종속변수인 우울, 인지기능은 

별도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울

2013년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 따른 65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에 제시된 노인우울검사도구(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로 질문은 총 15문항으로, 최근 

1주일 동안의 기분과 일치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동

그라미 하여 예 1점, 아니오 0점을 부과하 으며 1, 5, 7, 11, 13

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다. 점수의 범위는 총 0점에서 15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15점 중 0~4점은 정상, 5점~9점은 경증우울, 10~15점은 중증

우울로 분류된다. 개발당시 Cronbach's ⍺는 .88이었고, Choi 

등[21]이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7이었다

2) 인지기능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선별도구표준화를 위해 개발한 치매선

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도구[22]이다. 이 도구

는 19문항으로 지남력 10점, 기억력 6점, 집중력 5점, 언어능력 

3점, 명령수행 3점, 도형모사 1점, 판단 및 상식 2점으로 총 0점

에서 30점이다. 합계한 점수는 도구사용지침에 의거하여, 성

별, 교육년수, 연령에 따라 판정하 으며, MMSE-DS 진단검

사 의뢰점수에 의한 기준 점수 미만이면 인지저하, 기준점수 

이상이면 정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는 .83이었고[22], Lee[23]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Cronbach's ⍺는 .84 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8이었다.

3) 허약

2013년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 따른 65세 이

상 건강면접조사표에 제시된 기초측정표를 사용하 다. 문항

들은 수단적 일상생활활동능력, 낙상위험도, 체중, 구강건강, 

외출 및 인지적 기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7문항 2점 척도

로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 으며 최소 0점에서 최대 29점까지

로 26번 문항은 하나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으면 2점, 28번 문

항은 각각 1점씩 2점을 부여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허약한 

것을 의미한다. 0~3점은 건강군, 4~12점은 고위험 허약노인, 

13점 이상은 허약군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의 Cronbach's ⍺
는 .81이었다.

4) 주관적 건강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건강감 측정도구는 “당신의 건

강은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1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나쁘다(1점)에서 매우 좋다(5점)로 5점 Likert 척도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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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57 (23.5)
186 (76.5)

Age (year) 65~69 
70~74
75~79
≥80 

15 (6.2)
 55 (22.6)
 89 (36.6)
 84 (34.6)

Education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80 (32.9)
101 (41.6)
 37 (15.2)
 25 (10.3)

Type of 
insurance

Medicaid
Medical insurance

 70 (28.8)
173 (71.2)

Number of chronic disease 2.06±1.10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bad
Bad
Moderate
Good
Very good

 25 (10.3)
 83 (34.2)
 92 (37.9)
 39 (16.0)
 4 (1.6)

frailty level Health group
High risk frailty older adults
Frailty group

13 (5.3)
142 (58.4)
 87 (35.8)

Home care 
services

Yes
No

120 (49.4)
123 (50.6)

Table 2.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of Participant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epression Normal
Mild depression
Severe depression

60 (24.7)
88 (36.2)
95 (39.1)

Cognitive 
function

Normal
Cognitive impairment

201 (82.7)
42 (17.3)

정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감이 좋은 것을 의미

한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로 분석하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인지기능은 t-test, ANOVA 

분석을 하 으며 집단 간 차이의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로 분석하 다.

 우울과 인지기능 및 향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76.5%가 여성이었고 연령은 75~79세가 3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가 41.6%

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71.2%가 건강보험대상자 다. 대

상자가 갖고 있는 평균 만성질환수는 2.06±1.10이었고 주관적 

건강감은 평균 2.64±0.92 다. 허약수준은 고위험 허약노인

이 5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건강관리대상

자는 49.4%로 거의 절반수준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우울과 인지기능

우울은 중증 우울이 39.1%, 경증우울이 36.2%로 우울군이 

75.3%를 차지하 고 인지기능은 정상이 82.7%, 인지저하가 

17.3% 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성별, 교육수준, 건강보험가입유

무, 주관적 건강감, 허약수준, 방문건강관리대상유무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이 높았으며(t=2.59, p=.010),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 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유무에서 기초수급자가 건강

보험가입자보다 우울이 높았으며(t=5.50, p<.001), 주관적 건

강감에서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

우에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F=36.38, p<.001). 허약수준에

서는 허약군이 유의하게 우울이 높았다(F=56.41, p<.001). 방

문건강관리대상 유무에 따라서는 방문건강관리대상자가 일

반노인보다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것(t=7.74, p<.001)으로 나

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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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Female

6.49±4.21
8.14±4.20

 2.59 (.010)

Age (year) 65~69
70~74
75~79
≥80

6.07±5.19
7.40±4.42
7.55±4.53
8.50±3.54

 1.86 (.136)

Education Nonea

Elementary schoolb

Middle school
≥High school

9.13±3.72
7.53±4.02
6.86±4.70
5.56±4.87

 5.96 (.001) a＞b

Type of insurance Medicaid
Medical insurance

9.80±3.42
 6.92±4.29

 5.50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bada

badb

Moderatec

Goodd

Very goode

11.64±3.71
9.81±3.26
6.90±3.50
3.58±3.22
0.33±0.58

36.28 (＜.001) a, b＞c＞d, e

frailty level Health groupa

High risk frailty older adultsb

frailty groupc

2.23±2.35
6.45±3.77

10.71±3.22

56.41 (＜.001) a＜b＜c

Home care services Yes
No

9.67±3.48
5.89±4.12

 7.74 (＜.001)
　

　

보험가입유무, 주관적 건강감, 허약수준, 방문건강관리대상유

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기능이 높았으며(t=-2.33, 

p=.022), 연령에서는 65~69세와 70~74세에서 75~79세보다 인

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무

학이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았고(F=32.73, p<.001), 건강보

험가입유무에서 건강보험가입자가 기초수급자보다 인지기능

이 높았으며(t=-2.08, p=.038), 주관적 건강감에서는 나쁨보다 

좋음이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05, 

p=.001). 그리고 허약수준에서는 건강군의 인지기능이 유의하

게 높았고 방문건강관리대상 유무에 따라서는 일반노인이 방

문건강관리대상자보다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t=-3.04, 

p=.003)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우울과 인지기능 및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 우울과 인지기능 및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우울은 연령(r=.14, p=.035), 만성질환수(r=.22, p<.001), 

허약수준(r=.70,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교육년수(r=-.28, 

p<.001), 주관적 건강감(r=-.61,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

를 보 다. 

인지기능은 교육년수(r=.55, p<.001), 주관적 건강감(r=.27,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연령(r=-.29, p<.001), 허약수준

(r=-.44, p<.001), 우울(r=-.27,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노인들이 흔히 경험하고 있는 우울, 인지

기능정도와 그 관련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울과 인지

기능저하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 36.2%에서 경증우울, 39.1%는 중증우

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75.3%가 우울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여성노인대상으로 

한 Shin 등[24]의 연구에서 34.1%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다

고 조사한 결과보다 높은 결과이며 Won과 Kim[14]의 방문간

호대상노인 중 66%에서 우울이 있다고 보고하 고 Kim 등

[25]의 서울 지역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20.2%가 우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과 Park[12]의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

노인의 61.6%를 우울군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결과 보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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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Female

24.75±3.29
23.54±3.92

 -2.33 (.022)

Age (year) 65~69a

70~74b

75~79c

≥80

25.93±3.35
24.80±3.54
23.91±3.72
22.71±3.86

 5.40 (.001) a, b＞c

Education Nonea

Elementary schoolb

Middle schoolc

≥High schoold

21.38±3.22
23.96±3.46
26.46±3.20
27.20±2.14

32.73 (＜.001) a＜b＜c, d

Type of insurance Medicaid
Medical insurance

23.03±3.91
24.14±3.73

 -2.08 (.038)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bad
bada

Moderate
Goodb

Very good

22.64±4.04
22.78±3.65
24.34±3.54
25.25±3.96
27.67±1.53

 5.05 (.001) a＜b

frailty level Health groupa

High risk frailty older adultsb

frailty groupc

27.46±2.37
24.47±3.40
22.22±3.96

17.87 (＜.001) a＞b＞c

Home care services
　

Yes
No

23.08±3.81
24.54±3.69

 -3.04 (.003)
　

Table 5.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 Related Factors (N=243)

Variables
Age Education Number of 

chronic disease
Subjective 

health status
Fraility 

level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ge  1

Education -.17
(.008)  1

Number of 
chronic disease 

-.00
(.994)

-.05
(.469)  1

Subjective 
health status

.00
(.956)

.27
(＜.001)

-.29
(＜.001)  1

frailty level .17
(.009)

-.30
(＜.001)

.44
(＜.001)

-.62
(＜.001)  1

Depression .14
(.035)

-.28
(＜.001)

.22
(＜.001)

-.61
(＜.001)

.70
(＜.001)  1

Cognitive 
function

-.29
(＜.001)

.55
(＜.001)

-.11
(.103)

.27
(＜.001)

-.44
(＜.001)

-.27
(＜.001) 1

울 유병률이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 및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높은 우울 유병률은 관련요인에 대한 정

확한 사정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중재방법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성별, 교육수준, 건강보험가입

유무, 주관적 건강감, 허약수준, 방문건강관리대상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13], 연

령이 많을수록[11,14], 낮은 교육수준[17,20,25], 주관적 건강

감이 나쁜 경우[12,26-28] 우울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Choi 등[21]의 연구에서 방문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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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성노인,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감, 허약정도를 고려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인지기능에서는 인지저하가 17.3% 으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인지기능 측정도구(MMSE-K)를 사용하여 보고한 

Won과 Kim[14]의 방문간호대상 연구에서 중증치매 11.3%, 

Lee[27]의 연구에서 10.9%가 확정치매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인지기능 측정도구와 판정기준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다양한 도구를 적용한 반복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보험가입유무, 주관적 건강감, 허약수준, 방문건강관리대상유

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적

을수록[20,28], 높은 교육수준[27], 높은 주관적인 건강감[14, 

27]인 경우 인지기능이 높았고 기초수급대상노인에 비해 일반

노인의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8]와 동일하

다. 인지기능 저하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인, 고령자, 기초수급자대상의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허약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와 운동 프로그램 진행 등 인지기

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방안이 요구된다.

우울과 인지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다. 이는 우울이 낮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았다고 보고한 

Kwon 등[2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인지기능저하가 초래될 경우 우울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

야 한다. 즉,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울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간호중재도 함께 시행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우울, 인지기능, 연령, 교육년수, 만성질환수, 주관적 건강

감, 허약수준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약은 다

른 연구에서는 대부분 연구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허약이 우울과 

인지기능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으므로, 허

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나 운동처방중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연구자마다 결혼형태, 성별, 독거 등 우울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향요인을 다르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상관성이 있다

고 밝혀진 변수들을 포괄하는 대상자 및 지역 확대를 통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우울과 인지정도를 알 수 있었으며 

우울과 인지기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Kim 등[25]의 연구에서 우울과 인지기능은 유

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 으며 또한 Lee[27]의 연구

에서도 우울과 인지기능은 음의 상관성이 있다고 하 다. 우울

과 인지기능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으므로, 

지역사회차원에서 우울에 대한 사정 및 정도 평가를 통해 치매

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맞는 간호중재가 이

루어져야 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 관리하면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선별해냄으로써, 조기발견 및 치료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우울감소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개별화된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대상자의 75.3%가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기능저하가 17.3%로 나타났다. 우울과 인지기능은 성별, 

교육수준, 건강보험가입유무, 주관적 건강감, 허약수준, 방문

건강관리대상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방

문대상관리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하여 우울정도가 높고 인지

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연령에 따라서도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또한 우울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감, 인

지기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고 연령, 만성질환 수, 허약과

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연령, 

만성질환 수, 허약,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고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감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지역사회노인의 우울을 완화하고 인지

기능저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육 및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결론적으로 우울을 완화하고 인지기능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및 허약과 주관적 건강감이 

향상되어야 함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보건소등 공공의료기

관에서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허약

정도 감소와 주관적 건강감 향상을 위한 운동중재 및 맞춤형 프

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신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지지자원을 활용할 것을 제

언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조사하 기 

때문에 전체노인에게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성을 가

진다. 이에, 추후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우울과 인지기능

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노

인의 우울 감소와 인지기능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대한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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