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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신체활동과 인지운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혼합한 단기 집단 복합중재가 75세 이상의 고령 정상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 설계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중재는 회당 

70분, 주 1회, 총 4회기 동안 실시하였다. 중재 전과 후의 인지기능과 우울 수준, 신체기능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MMSE-DS)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for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버그균형척도

(Berg Balance Scale; BBS)를 사용하였다.

결과: 75세 이상의 고령 정상노인에게 집단 복합중재를 적용한 후 인지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고(p＜.01),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p＜.05). 균형수준도 중재 전 

46.83±9.11점에서 중재 후 48.08±7.00점으로  평가점수의 증가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

결론: 신체활동과 인지운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혼합한 단기 집단 복합중재는 75세 이상의 고령 정상노인의 

인지기능의 저하를 늦추고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상노인들의 

치매, 우울 예방을 위한 중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에 의한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효과연구와 실험군-대조군 

연구를 통해 효과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균형, 노인, 우울, 인지기능, 지역사회 작업치료, 집단 복합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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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 우리나라 남녀 평균수명은 65.9세에 불과했

으나, 2017년, 82.7세로 크게 증가하였다. 의학의 발전

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의 14.3%를 차지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가 노인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Statistics Korea, 2018). 고령화 사회에서 오는 노인 

문제의 양상은 다양한데(Kwon, 2004), 노화과정에서 신

체 기능의 감소와 심리적 변화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Kim, Kim, & Park, 2017).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감소는 근육위축에서 근력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Janssen, Baumgartne, Ross, Rosenberg, & Roubenoff, 

2004; Janssen, 2006; Seo & Lee, 2013). 특히 복부 근육

에서 다른 부위 보다 더 많은 근육위축을 보인다

(Kanehisa, Miyatani, Azuma, Kuno, & Fukunaga, 2004; 

Rankin, Stokes, & Newham, 2006). 복부 근육의 약화는 

낙상 요인을 증가시키고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이상을 초

래한다(Teyhen et al., 2007; Seo & Lee, 2013). 신체기능

의 감소는 노인우울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Bae, 

Um, & Kim, 2009),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역할

상실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여 일상생활의 수행

에 문제를 야기하고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Han, Song, 

& Lim, 2010; Kim & Lee, 2015). 우울은 노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정신적 문제(Kang & Kim, 2000)

로 유병률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Lee, Kahng, & 

Lee, 2008).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5세 이상

의 노인 10,0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

의 21.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었다(Jeong et al., 

2017). 젊은 연령층의 우울과 비교했을 때 노인의 우울

은 인지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었고(Kok & Reynolds, 

2017), 우울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

능의 저하속도가 약 20%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ilson, DeLeon, Bennett, Bienias, & 

Evans, 2004; National Collaborating Centre for Mental 

Health, 2007; Shin, Lee, Kim, & Jeon, 2013).

노인 우울은 신체 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지기능의 저하와 치매로까지의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

이다(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2005). 때문에 우

울의 중재, 실태와 영향 요인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다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의학과 보건학에서

는 우울 연구의 초점을 주로 질병의 유병율과 치료 

및 예방에 두는 경향이 있다(Park, 2018). 과거 우울의 

회복 과정에는 반드시 약물복용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었던 것에 반해(Lee, Joung, & Hwang, 2016; Yoon 

& Han, 2012), 최근 약물복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고, 망상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활용할 것이 제안됨에 따라(Kwon, 2013), 

노인 우울의 비약물적 중재법 개발을 위해 연구자들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우울의 비약물적 중재는 미술

치료, 음악치료, 보드게임, 신체활동, 인지행동치료, 심

리상담,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있는데, 단일 또는 복합

중재는 약물 복용의 부작용과 치료효과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어 그 중요성과 효과성이 제기되며 다양한 

시설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다(Kim, 

Park, & Kim, 2012). 그 중 대표적인 단일 중재방법인 

신체활동은 노인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며(Oh, Park, 

& Kang, 2003; Cho & Cho, 2003; Sim, 2004; Kim, 

2006; Kang, Jeong, Park, Kim, & Moon, 2005), 인지

기능의 전반적인 향상과도 관련 있었다(Boyle, 

Buchman, Wilson, Leurgans, & Bennett, 2010). 또한 

인지운동은 기억력, 집중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특

정 인지기능을 반영하도록 구성된 표준화된 과제들로

(Galante, Venturini, & Fiaccadori, 2007), 노인의 신체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고 있다(Coelho et al., 2013). 따라서 신체활동

과 인지운동을 혼합하여 복합중재를 실시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실제로 Lee, L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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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Frequency(%) M ± SD

Gender
Male 5(41.66)

-
Female 7(58.33)

Age(yr)

76~80 3(25.00)

83±2.9281~85 7(58.33)

86~90 2(16.66)

Attendance rate No absence 12(10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

Yang과 Park(2014)이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 10명에게 

10주간 8회기의 집단 복합중재를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 복합중재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에 효과적

이었고, 우울과 인지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 한다.

이외에도 간단한 신체활동, 인지운동, 놀이 및 수공

예 등의 목적이 있는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혼합하여 

집단에게 실시한 집단 복합중재의 효과가 여러 연구에

서 증명되었다(Burgener, Yang, Gilbert, & Marsh-Yant, 

2008; Lee et al., 201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중재방

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없었고, 정상노인 보다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Lee et al., 

2014; Ham, Kim, Yoo, & Lee, 2018; Cho & Yang, 

2017). 65세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중재를 실시한 

기존의 연구들은 중재 진행을 작업치료사가 하지 않았

으며(Han et al., 2010; Park et al., 2013), 인지기능과 

우울만 측정하거나(Kim & Jo, 2018), 신체기능의 변화

만 측정한 제한점이 있었다(Kim, 2008). 그리고 여성의 

우울 유병률이 높다는 이유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성별

에 제한을 두었다(Park, Park, Yun, & choi, 2015).

따라서 정상 노인의 우울에 대해 집단 복합중재가 

단기간 이루어진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학문적, 임상적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정상 노인임을 

감안하여 상지, 하지, 균형기능을 포함한 신체활동, 인

지운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혼합된 4주간의 4회기의 

단기 집단 복합중재가 75세 이상의 고령 정상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보훈청과 충청북도 소재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모

든 평가는 대상자로부터 정보 이용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해당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택에 거주하고, 집단 중재

에 참여하는데 신체적, 인지적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자택과 중재를 실시하는 대학 사

이를 이동할 때는 활동보조인이 차를 이용하여 대상자

들을 보조하였다. 총 14명이 집단 복합중재에 참여하

였으나, 단기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하여 100% 참여하

지 않았거나, 사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 2명을 

제외하여 총12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대상자의 일반

적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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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Procedure

2. 연구과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일그룹 사전-사후 설계이다. 실험 기간

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중재 첫 

회기에 사전평가, 중재 마지막 회기에 프로그램 직후 

사후 평가를 실시 하였다. 중재는 회당 70분, 주 1회, 

4회기 실시하였다(Figure 1).

2) 프로그램 계획 과정 및 내용

중재는 회당 70분, 주 1회, 총 4회기 동안 실시하였

고,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의 작업치료학과 실습실에서 

작업치료학과 학부생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대상자 

평가 및 프로그램 계획 모든 과정은 작업치료학과 교수

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작업치료학과 학부생 1명이 

중재를 진행하고, 2명이 진행을 보조하였다. 14명의 학

부생이 대상자와 2인 1조를 형성하여 활동에 참여하였

다. 모든 회기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1회

기의 주제는 상지의 유연성, 근력과 관절가동범위의 증

진으로 Pourtaghi, Emami-Moghadam, Ramezani, 

Behnam-Vashani와 Mohajer(2017)의 연구에서 사용

된 Thera-band 운동을 참고하였고, 2회기는 하지의 

근력증진을 주제로 Lee 등(2014)의 연구의 Swiss ball 

exercise를 참고하여 계획하였다. 3회기, 4회기는 각각 

균형과 인지운동을 주제로 하였으며, Hafstrom, 

Malmstrom, Terden, Fransson과 Magnusson (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균형 운동과 Giuli, Papa, Lattanzio와 

Postacchini(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운동을 참

고하여 계획하였다(Table 2). 각 회기의 모든 활동은 

본 연구에 참가하는 대상자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중재의 각 회기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회

기가 시작하기 전 작업치료학과 학부생들과 동료노인

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연스럽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회기가 시작되면 간단한 인사

와 날짜, 장소를 확인하여 시간, 공간, 사람 지남력을 

확인한 뒤 오늘 할 활동을 소개하고, 출석을 부른 뒤,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5분). 적

절한 각성수준을 갖고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대상자들은 치매예방체조의 영상을 보며 따라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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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Times

Introduction of today’s activities 05 minutes

Dementia prevention dance 05 minutes

Main activities 50 minutes

Dementia prevention dance 05 minutes

Introduction of next session activities 05 minutes

Table 3. Schedule of Every Session

Sessions Activities

1
Activities for increase upper extremity 

strength, flexibility and range of motion

Throw the ball using thera-band

Hit the target using bean pouch

Poss the ball using thera-band

2
Activities for increase lower extremity 

strength, flexibility and range of motion

Thera-band dance on the chair

Dance to the music

Kick the ballon using legs in a supine position

Pass the ball using thera-band

3 Balance activities

Relay running

Move to the music and freeze

Green light, red light

4 Cognitive motor activities

Clapping dance

Market game

Yut game

Dementia dance

Cognition motor dance

Table 2. Main Activity List  

억 및 응용하였다(5분). 본 활동은 50분간 진행이 되었

으며, 모든 활동은 동료 노인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갖

도록 대상자들을 2개 팀으로 나누었다. 또 대상자들이 

상호 협동,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회기들이 계획되었으

며, 대상자들의 참여와 흥미유도를 위해 사전 리허설을 

거치는 등 엄선된 활동들로 매회기를 구성하였다. 본 

활동이 끝나면 다시 치매예방체조를 실시하였으며(5

분), 회기 마무리에는 작업치료학부생과 대상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거나 회기 중에 나타난 특별한 반응이나 

사건을 떠올려보도록 하여 당일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후 다음 회기의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5분)(Table 3). 본 연구에서 본 활

동 전후의 치매예방체조는 중앙치매센터(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14)에서 개발한 치매예방체

조를 일부 참고하여, 재촬영 후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 (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MMSD-DS는 치매 노인 이외에도 치매의 예방과 조

기 검진을 위해 사용 선별검사이다.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실행능력, 판단 및 추상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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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총 8개 영역,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30점으로 학력과 나이를 감안하여 점수를 계산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손상 가능성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범위는 0-30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인지기능이 정상수준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0.82이다(Han et al., 2010).

(2)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for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Yesavage 등(1983)에 의해 개발된 노인우울척도인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30문항 중에서 우

울증상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15문항을 선택해 축약

한 것이다. 예/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응답방

식의 채택과 우울증의 신체 증상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

지 않는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노인층에서의 

우울증상을 선별하고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15개 문항 중 10개 문항은 긍정적인 응답의 경우 

1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5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1점을 부여한다. 5점 미만이면 정상, 5~9점이면 

우울의심, 10점 이상이면 우울증으로 분류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이다(Cho et al., 1999). 

3) 버그균형척도(Berg Balance Scale; BBS)

버그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 ; BBS)는 Catherine 

Berg가 1989년에 개발한 정적균형능력을 평가하는 도

구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동작들로 총 14개

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으로 총점은 56점이다. 41점 이상은 낙상 위험

이 작으며, 21~40점은 중간정도의 낙상 위험, 20점 

이하는 낙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점수가 낮을수록 대상자의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있음

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균형능력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의 측정자 간 신뢰도는 r=.97이며, 측

정자 내 신뢰도는 r=.97이다(Berg, Wood-Dauphinee, 

Williams, & Maki, 1992).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집단 복합중

재가 정상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 모수 검정-윌콕슨 부호순위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사용하

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였으

며, 유의수준 p값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복합중재 실시 전후 인지기능 비교

집단 복합중재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치매선별용 한

국판 간이 정신상태검사(MMSE-DS)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시 전 21.00±4.51점에서 실시 후 23.08±4.21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1) 

(Table 4).

2. 집단 복합중재 실시 전후 우울수준 비교

집단 복합중재 실시 전과 실시 후의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SGDS)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시 

전 5.08±4.94점에서 실시 후 3.42±4.64점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p〈.01)(Table 4).

3. 집단 복합중재 실시 전후 균형수준 비교

집단 복합중재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버그 균형척도

(Berg Balance Scale, BBS)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시 

전 46.83±9.11점에서 실시 후 48.08±7.00점으로 증

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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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M ± SD z p

MMSE-DS(pre) 21.00±4.51
-2.99 0.00**

MMSE-DS(post) 23.08±4.21

SGDS-K(pre) 05.08±4.94
-2.05 0.04**

SGDS-K(post) 03.42±4.64

BBS(pre) 46.83±9.11
-1.60 0.11**

BBS(post) 48.08±7.00

*p〈.05, **p〈.01

MMSE-DS: 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SGDS-K: Korean Version of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BBS: Berg-Balance Scale

Table 4.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Result                                                              (N=12)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회당 70분씩, 주 1회, 총 4회기로 구성된 집단 복합중재

를 실시하였다. 각 회기 별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 인지 

운동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향상되었고 우울 수준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균형능력 평가 결과, 평균 점
수는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복합중재를 시행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Kim, Park과 Jung(2017)은 평균연령이 74세

인 18명의 초기치매 노인에게 8회기의 집단 복합중재

를 실시하였는데, 중재 실시 전후를 비교했을 때 중재 

실시 후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평가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우울 평가점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Ham 

등(2018)이 만 65세 이상의 경도 알츠하이머치매환자 

59명에게 실시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도 총 16회기

의 집단 복합중재를 실시한 실험군에서 대조군과 비교

했을 때 인지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향상

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

가 된다. 그러나 상위 두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초기 

또는 경증 치매 환자였고, 모두 신체기능은 평가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본 연구는 노인들의 지역사

회 이동의 어려움과 참여율을 고려하여, 연구 참가자들

과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중재 4회기, 평가 기간

을 포함하여 총 5주간 실시하였다. 초기치매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 노인

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간의 중재를 적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인지와 우울 기능에는 중재의 효과가 있었

을 것으로 된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균형

능력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는 향상되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로, Park, Park, Yun과 

Choi(2015)는 70세 이상의 정상 여성 지역사회 노인 

26명에게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12회기의 집단 복합중

재를 실시하였다. 중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인지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고, 우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정상 노인을 대상을 한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도 선행연구의 12회기에 비해 4회기라는 단기 중재에

도 불구하고 인지 및 우울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단기 복합중재가 우울과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서는 신체기능도 부분적으로 향상되었는데, 본 연구결

과와 차이가 있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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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복합중재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실시한 결과 균

형능력의 향상을 보였다(Kim, Lee, Jung, Lee, & Kim, 

2015). 

Kim과 Oh(2017)의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

인의 균형 및 근력은 유산소 및 수중운동을 8주간, 최소 

50분 이상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

며, Ko와 Park(2014)도 노인의 운동 처지 기간은 길어

질수록 균형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고 한 것에 비

해, 본 연구의 4주간의 중재는 균형능력의 상승을 

위한 근력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중재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매회기를 

실시하기 전 사전 리허설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활동들을 한국 정서에 맞게 변형시켰다. 

Pourtaghi등(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세라밴드의 저

항운동의 동작들을 참고하여 어깨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새총 놀이, 박 터뜨리기 등으로 변형하여 상지활

동을 구성하였고, 또 Lee등(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Swiss ball exercise의 개인 운동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집단 운동으로 변형하여 하지활동을 구성하였다. 균형

운동의 경우에는 Hafstrom등(2016)의 연구에서 실시 

된 한발 서기, 까치발 서기 등의 동작을 혼합하여 노래

에 맞춰 춤을 추다가 멈추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하였

고, 인지운동은 Giuli등(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 

외우기, 순서 기억하기 활동을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입할 목록을 

기억하여 시장보기와 같은 활동으로 변형하여 시행하

였다. 그 외에도 중재자가 상황에 맞게 난이도 조절, 

상호작용 촉진, 대상자별 과제 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

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중재목표를 계획하고, 한국노인에게 비교적 친숙한 활

동에 중재 목표를 반영하여 활동 내용과 방법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했다. 이를 통해 임상에서 정상 노인에게 

단기 복합중재를 직접 시행하는 데 참고하여 적용 가능

한 프로토콜과 근거를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 중재를 학부생이 실시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집단 치료 경험이 있는 작업치료사가 

중재하여 중재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설계에 있어 단일집단의 사전-사후 설계는 대조

군이 없어 내적 타당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실험군-대조군 연구 또는 무작위 비교

연구 설계하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대상은 최종자료 분석 인원이 12명으로 일반화하

기 어려워, 더 많은 수의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단기 집단 복합중재가 75세 이상의 정상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4주간의 신체 활동, 인지 운동, 사회적 상호

작용을 혼합한 집단 복합중재를 실시한 결과 집단 복합

중재는 75세 이상의 정상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

추고,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지

만, 집단 복합중재가 정상 노인의 경우 선행연구 대비 

단기간에 인지저하와 우울의 예방에 의미 있는 중재법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임상에서 작업치료사들

의 정상 노인 중재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 노인 인지저하와 우울의 예방을 목적으

로 다양한 중재법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증거의 일반화

와 타당화를 위해서는 추후에도 집단 복합중재의 추가

적인 개발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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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a Short-term Multimodal Group Intervention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Jung, Beom-Jin*, B.H.Sc., O.T., Choi, Yu-Ji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Jungwon University, Studen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Jungwon University, Professor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hort-term group multimodal intervention 

program that mixes physical activity, cognitive 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on the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level of healthy over 75-year-old individuals.

Method: This study used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intervention was made for 70 

minutes per session, once a week, for four sessions in total. To compare changes i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level and physical functio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is study used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MMSE-DS),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GDS-SF), and Berg Balance Scale (BBS).

Result: After applying group multimodal interventions to healthy over 75-year-old individual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cognitive function (p ＜ 0.01),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ir depression level (p ＜ 0.05). Also,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rating score of the degree of balance from 46.83 ± 9.11 points before the intervention, 

to 48.08 ± 7.00 points after the intervention; however,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Conclusion: Short-term group multimodal intervention that mixes physical activity, cognitive 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lowing down the deterioration of cognitive 

function in healthy over 75 year-old individuals, and decreased their depression lev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foundation for providing more systematic inter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dementia and depression in the healthy older individuals. Follow-up studies should 

verify the result through research on the effects of an occupational therapist’s professional 

treatment, and experimental group-control research.

Key words: Balance, Cognitive function, Community-based occupational therapy, Depression, 

Elderly, Multimodal group interv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