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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  목  도  상생 에   복합 지 재 프 그램  매고 험   지 , 우울 도, 

삶  질에 어 한 향  미 지 보  것 다. 본 연  충  G지역에  2018  3월  6월 지 실시한 지재  

프 그램에 참여한 24  매고 험   상  하 다. 재  도  상생 과  지훈   창

 동  용하 고 재 후에 MMSE-DS, 주  억감퇴 지, 단  우울척도, 삶  질 평가  실시하여 변

 하 다. 그 결과 연 상 들  도  상생   복합 지 재프 그램 후 주  억  감퇴 도  삶

 질에  미한 향상  보 나, 지 과 우울 도에  변 가 없었다. 우리  본 연  통하여  실  

생 에 향     복합 지 재 프 그램  지역사 에  용하게 용    하 다. 후 다 한 

도  상생  동  용한 프 그램  개  필 할 것  생각 다. 

주 어 : , 도  상생 , 복합 지 재 프 그램, 삶  질, 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multimodal cognitive intervention 

focusing on instrumental daily life on the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high-risk of dementia.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4 elderly people with high-risk of dementia who 

participated in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 from March to June, 2018 in Chungbuk A region.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to cognitive training and creative activities related to instrumental daily life. 

MMSE-DS,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and 

Geriatric quality of life – Dementia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We confirmed that th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and Quality of Life, but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i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after the intervention program.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is program which can affect the real life of the elderly can be usefully 

applied in the communit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utilizes more divers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ey Words : Elderly,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Multimodal cognitive intervention, Quality of Life,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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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2017  65  상 고 가 14%  어

 고 사  들어 다. 에 라 보건복지  

매  매  2024 에 100만  어  것

 망하고 다. 매  가  해 매 리 용  

 16  원에 고 돌 공  한 시간  매  6~9시

간 사용하  것  보고하 다[1].   

러한  해결하  해 2017  우리나라  매

가책  진계  하 , 매가 과 매

 한 담  고  건강보험 도개  통해 매

에 한 료 용 담 감 ,  보건 에 256개 매

심  ,  하 고, 지역사 에

 통합돌 체계  하여 극  개 하고 다.  

매  억  하여 사고 , 해결  등  

다 한 지 역에  진   하  보  만

고 퇴행  상 후  상생 에 도  큰 어

움  갖게 한다[2].

매에 한 료  근  크게 료   

료  나  ,   료가 다 한 과 

상  용  다  여러 연 들  었 [3,4], 

매에 한 료   산 지훈 , 복합 지

재 , 상 료, 신체  동 등  포함 어 다. 에 

한 행연  결과에  지  뿐 니라 우울감, 삶  

질 등  향상 었다고 보고   다[4]. 에 시행 어

 연 들  특  지 역에 한 지훈  또  지

극 동, 산  지프 그램 등에 한  내용들  심

 었고, 지 , 우울감, 삶  질, 본  상생

과 한 과검  루어 다. 그러나 경도 지  

  매가 억 , 계산  등  지  하  

해  쇼핑하 , 식 하  등과 같  도  상생 에 

가   어 움  갖게 다   고 한다  도  

상생 에    지재  프 그램  개 하고 에 

한 연 가 질 필 가 다. 또한, 업 료 에  

도  상생  지역사  에  독립  생 하

 필 한 동들  매  한 업 료 가 드 에

도 경도 지   매단계에  도  상생 에 

한 근  강 하 , 매 들  한 지재  프

그램 동들   상생 과 여가 동과도 연계

어 다고 하 다[5]. 

라 , 본 연 에  경도 지   매 

 한 도  상생 에   지재  프 그램  

개 하고, 그 과  보고  하 다. 

2. 연  

2.1 연 상  

본 연  상  충  G지역, G보건 에  2018  

3월  6월 지 실시  지재  프 그램에 참여한  

상  하 다.  프 그램  참여 상 들  경도 지

 또  만 65  상 매고 험  고  하

다. 그  다  신경학  뇌 상   경우  본 연 상

에  하 다.  

2.2 연 도  

2.2.1 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MMSE-DS) 

가 매검진사업용  연  개 어 2011  사용

고  매 별용 간 신상태검사 MMSE-DS  

지  상  간단하고 신 하게 하고 별하  

사용 고   검사 다[6]. 

MMSE-DS  원 가  0 , 고 30 , 검사  

하 역  시간  에 한 지남 , 억 트, 주

집   계산- ,  , 라 말하 -  

, 행, 각 그리 , 해 단 - 탁 , 담

 등  19 항  답  지  상태  한다

[6]. 

MMSE-DS  검사 결과  단하  단   별, 

연 ,  에 라 단  달리하 , 당 울

병원  가 매검진사업용  연  개 한  사용

하고 다[6]. 당 울 학병원 연  결과에 하  

MMSE-DS  Cronbach’α가 .826  우 한 내  

도  보  평가 간 Pearson 상 계  .999 (N=31, 

p<.001), 4주 간격 검사-재검사 간 Pearson 상 계  

.935 (N=34, p<.001)  우 한 신뢰도  보 다[6].

2.2.2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SGDS-K) 

SGDS-K   우울 상  별하  한 검사

, Yesavage 등  개 한 평가도  단 하여 만들었

  15 항  었다. 우리나라에  맹  

등  하 ,  우울  진단에 리 쓰 다[7,8]. 

검사   항 5 항,  항 10 항  15

항  1개 항당 1  채 하여 고 1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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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게 시행할  도  ‘ / 니 ’  답하게 

 보고식  질  통해 시행 다. 가 

 우울  심각도가 다  것  미하 , 우울

가 10  상  우울   주 단계  한다[8]. 

SGDS-K  들에게  동    신체 상  

항에  하여 욱 민감하게  우울  별할  

  다고 다.  

2.2.3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    

주  억감퇴 지(SMCQ)  주  억에 한  

평가도  Youn 등  개 하 ,  14 항  

어 고 각 항들  ‘ ’, ‘ 니 ’  답하여 개  

주  생각하  억  어 움  평가한다[9]. SMCQ

 14 항   억감퇴  상생  억감퇴 여

  할  도  어 , SMCQ  각 항

에  0 과 1  여  가  주  억

에  하  것  에 주  억 하  보

다고 간주한다[9]. 연  상 가 맹  해   

지 못하거나  내용  에 어 움   경우에 

한해 검사 가 신 항  어주고 내용  들  상 가 

답  하  식  진행하 다.

2.2.4 Geriatric quality of life – Dementia (GQOL-D)

Geriatric quality of life-Dementia(GQOL-D)  

 등에 해 개  평가도 , 15 항  어 

, 55  상  매 들  상  한다[10]. 평

가 시간  5~7 도 , 실시과 에 해 지하고 

 상가가 뷰 식  실시하  평가도 다.  

 등  처  삶 질척도(Geriatric Quality 

of Life, GQOL) 개  해  QOL-AD[11]과 

WHOQOL[12], 한  계보건  삶 질척도[13]  

항  식과 내용   하여 25 항  하 다.  

  집단에  항 도 등  고 하여 15 항  

하여 GQOL-D  하 다. 각 항에 해 가 

끼  만  도  ‘1=만 하지 다’, ‘2=보통 다’, ‘3=

만 한다’, ‘4= 주 만 한다’  4  척도  시하 , 각 

항   합산하여  용한다.  별과 연

 고 하여 규  산하 , 규 가 낮 , 

특  규 가 35T 하  경우에  같  별과 연  

집단에 할  삶  질  미하게 낮다  것  미

한다. GQOL-D  내 도 (Cronbach’s α)  0.87

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0.86  게 나타났다. 

2.3 연 과  

본 연   12  진행 었 , 첫  마지막 

에  MMSE-DS, SGDS-K, SMCQ, GQOL-D  용

하여 평가  재평가  실시하 다. 2  11

지 진행  지재  프 그램  크게 매 체 , 도

 상생  한 지훈 과 창  동  어 

 Fig. 1에 시하 다.  프 그램  매주 1  90

동   10 에 걸쳐 다. 1  동  매 체

 15 , 도  상생 과  지훈  30 , 식 

10 , 창  동 30 , 마 리 5  하여 Fig. 2

 같  진행하 다. 

Subjects selection (n=24)

↓

Initial assessments

(MMSE-DS, S-GDS-K, SMCQ, GQOL-D)

↓

Multimodal cognitive intervention 

(1/week, 90min/session, 10sessions)

↓

Post assessments

(MMSE-DS, S-GDS-K, SMCQ, GQOL-D)

↓

Data Analysis (n=24) 

Fig. 1. Process of Study 

Physical activity (15min) 

↓

Cognitive trainings focused 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30min) 

↓

Rest (10min) 

↓

Creative activities related to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30min) 

↓

Finishing (5min) 

Fig. 2. Process of Multimodal intervention 

2.4 복합 지 재 프 그램  내용  

복합 지 재 프 그램  크게 매 체 , 지훈

  창  동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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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체  매 에  보 한 체  동  

사용하 , 에 맞 어 시행할  도  동 상  

하 다. 7 도  매 체  동 상  매 

마다 첫 동  2  복 실시하 다.  

다  도  상생 에   지훈   창

 동들  10  하 다. 지재  프 그램  

내용  도  상생 과   동들  하고 

업 료 공  2  감  하 , 지재  프

그램  진행과  Fig. 2같고, 내용  Table 1과 같

다.

Table 1. Contents of multimodal intervention focused 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cognitive training creative activities

Communication ⦁Remembering phone numbers ⦁Making a cell phone necklace 

Meal preparation ⦁Food planing according to ingredients 
⦁Making a teacup rug

⦁Making Hawaii Kimbap

Shopping
⦁Remembering shopping lists 

⦁Calculating costs
⦁Making a shopping bag

Housekeeping activities ⦁Drawing house structure
⦁Making a soap

⦁Making a fragrance

Transportation
⦁Drawing a path from home to public place for 

elderly
⦁Making a nameplate

Medication management ⦁Distinguish the shape and color of medicine
⦁Making a medicine box

⦁Making a medicine calendar

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2.5 료   

집  료  SPSS Win 21.0 프 그램  사용하여 

래  같   실시하 다. 연 상   보  

하  하여 도 과 통계  시행하 다. 또한, 

복합 지 재 프 그램 과  ·후 하  해 

Wilcoxon matched-paired sign-ranks test  실시하

다. 연  통계학   0.05  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본 연 에 참여한 상 들   24 ,  여

었 , 평균 연  77.04±7.03 ,  연  평균 

2.04±2.72  Table 2  같다. 매 별검사(MMSE-DS)

상 지 하  별  사람  2 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

Variables n
percent

(%)

Sex female 24 100

Age 77.04±7.03(y)

living area 
rural 9 37.5

metropolitan 15 62.5

education 

level 

uneducated 13 54.2

elementary 10 41.7

middle school 1 4.2

Total educational period 2.04±2.72(y)

living type

alone 11 45.8

couple 8 33.3

with son or 

daughter 
3 12.5

other 2 8.3

Cognitive 

function 

Normal 22 91.7

Decline 2 8.3

3.2 복합 지 재 프 그램 ·후 과

복합 지 재 프 그램  ·후 변  한 결과 

Table. 3과 같  주  억감퇴(SMCQ)  한 감

 보 고(p=0.028), 삶  질(QOL)  하게 향상  것

 나타났다(p=0.020). 지 (MMSE-DS)과 우울

도(GDS)  변 가 없  것  그  지하고  것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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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effects of multimodal cognitive 

intervention program                         (n=24)

Variables 
Pre Post

z p 
Mean ± SD 

SMCQ 5.71±3.66 4.54±3.59 -2.198 .028*

MMSE-DS 23.04±3.96 23.08±4.48 -.020 .984

GQOL-D 33.83±7.63 36.54±7.39 -2.320 .020*

SGDS-K 4.17±4.47 4.29±4.65 -.019 .985
*p<.05

4. 고찰 

본 연  도  상생 에   지재  프

그램  개 하고, 그 과  보고  하 다. 지재

 특  역  지  지․개 보다  상생 에

  하고, 그에 필 한 지  훈 하여 

사  참여 진  목  하  포  료 다[14,15]. 

라 , 본 연 에  개 한 도  상생 에   

지재  프 그램  6개  도  상생  역(핸드폰 

사용, 식 , 쇼핑, 집 리, 지역사 동, 리)  

택하 고,  강 하  한 동들  지훈   창

 동  연계하여 개 하 다.  프 그램  과  

검 하  하여 10 (1.5시간/ )에 걸쳐 프 그램  

시행하고 ․후 평가  실시하 다. 그 결과 지 과 우

울감에  변 가 없 나 주  억감퇴  삶  질  

하게 향상 었다. 

도  상생  본  상생 보다 복 하고 경

과  상 용  어 지 과  다[16]. 본 

연  상 들  도  상생 과  주  지

프 그램에 참여하 나 지  한 향상  보

지 다.  본 프 그램  지  특   향

상시키  한 복  근  재가 니라 도  상생

 지  지할  도  훈 하고 실  상에  

사용할   보  도 들  만들어 사용하게 하  보상

 근  재  포함하고   생각 다. 라

 상 들  MMSE-DS  하  지 역에  미

한 가가 나타나지 도 실  도  상생 에  행

 향상 에 라  상생 에  공  경험  주

 억감퇴에 한 에   것  보 다. 

본 연  신체 동과 도  상생  용한 지 

재 훈   사  상 용 진  도하  창  동

 포함  복합 재 프 그램  용하 다. 복합 재  

용한 한 연 에 도 삶  질  통계  미한 

변  보    지 , 우울  미하지 

다[17]. 또 다  연 에 도 MMSE-DS   변 에

 미한 변 가 없었 나  신체   삶  질에

 한 향상  보여 본 연  사한 결과  나타내었

다[18]. 매  진행  질  시간에 라 차 지

 감퇴가 나타남    지하  것 도 그 

과에 한 가 겠다. 매 에게 집단 료  용

한  연 에 하  실험 집단에  지  감

가 없었 나  집단에  미한 지  감 가 

나타난 연 가  지지한다고 할  다[19]. 

본 연  상 들  프 그램 용 후 우울 도에 변

가 없었다. 본 연 에  사용  우울척도  0 에  15

   나타내지  10  상   경우 우

울  심할  다. 그러나 본 연  상 들  우울

척도   평균 4  우울감  매우 낮  었

고 프 그램 후에 한 변 가 없었다. 라  본 프 그

램  상 들  우울감에  가 없었  에 그 과

가 나타나지  것  생각 다.  

Park & Kwak  매   료에 한 체계  

고찰연 에   12 에  120 지 시행한 연

들  었 , 당 시간  40  상    

료 과가 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4]. 또 다

 행연 에  프 그램 과 지 에 한 연  4

주 후(주 5 , 20 )에 그 과가 감 다고 하 다

[20]. 본 연  할  1 당 재시간  1시간 30

 충 하 나 재 에  10  짧 다. 재

  본 연 에  도  상생  변  하

 어 웠 , 연 결과에도 향  미쳤  것  사료

다. 행연 들  살펴보 , 가  과  재 간  

 매  도  재 특징에 라 연 마다 상 하게 

용 고 므   에 한 지  연 가 필

하다. 

후연 에   연 결과   하여  많  

연 상 에게 용할 필 가 , 프 그램 과지

 할 필 가 다. 또한, 직  도  상생

 변  할   평가도  포함하고 평가도

들 간에 어 한 상  지 할 필 가 다.  

5. 결  

본 연  도  상생 에   복합 지 재 

프 그램  개 하여 그 용  하 다. 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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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에 보상  근     지재  동과 실생

에 쓸   보 도  만드  창  동  상

들  실  도  상생  향상  주었  것  생각

다.  본 연 에  고 한 동  다 한 도  

상생  동  지재  프 그램  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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