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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매  양가  상  료 크리에  과  차에 맞춰  맞  프 그램  개 하

다. 프 그램  사 , , 실행, 평가  체계  과  통해 하 , 매  양가  여가  체

 사하여 프 그램 내용  실  가능  다. 본 연  통해  얻어 낸 , 실천  미  시할  는 

결  첫째, 가 지원 비  철학과 료 크리에  프 그램  체   시함  매  양가

 한 가 지원 비  프 그램  가능  시하 다. 째, 료 크리에   용하여 프 그램  

함  료 크리에  학  체  립하는  여하 다. 째, 가 능 강  한 프 그램  체

 목 과 목 에  체  개  내용  시함  직  실천에 용할  는  시하 다. 앞  

본 프 그램  매  양가  상  실  에  체  검 하고 평가  후  연  한 

 료  역할  하게  것 다.

주 어 : 매 . 양가 , 가 능, 료 크리에  프 그램, 맞  비 프 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customized-service program for the family of 

dementia patients as an family-function reinforcement program.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the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for the family supporting senior with dementia. The therapeutic 

program consisted of assessment,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of implication of the therapeutic recreation for the 

family supporting senior with dementia. Second, the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has a strong 

theoretical background. Third, the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has the clear goal, performing 

activity, intervention strategy. The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for the family supporting senior with 

dementia that this study provides would be valuable basic data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Senior with dementia, Family Supporting, Reinforcement of Family Function,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customized-servi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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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 , , , 경 등 사  각 에  

특 상  한 도   마 한 20  후

 어들  애  해결  한 특   

사 복지, 크리에  야에 도 다양한 철학

나 과  등  생겨났다. 생태학  에

는 개  애  단 한 내   악하지 

않고  개 과 그들  러싸고 는 경과  상

용에  나타나는 라고 해 함 [1]  

개개  심 에  탈피하여 가 심 또는 지역사

 경 심   하는 계  마 하 다[2]. 

[3]에  가 지원(family support)   생애에 

걸  지원  격  가지  하여 ‘안내지도’  같  역

할  해야 한다고 언 하 다.  하여 생태학

에 한 해가 행 어야 함  주 하 , 다차원

 경에 한 고  함께 그 가  우한 복합  

어 움  식하는 것에  시 다고 하 다[4].

가 지원(Family Support) 란 1980  사용

 시 했 , 애  당사 는  가 들  가

능  강 하고 지시킬  도  하  해  공

는 든 동  미한다[5]. 또한 가 지원  하는 

근본  철학   상 계에  하는 것

 든 사람  러한 재  가지고 , 

 지원  통해 람직한  가 게 한다는 원리

다. 러한 시각  가  가지고 는 강  찾아내

어 가  원  지역사  내에   상 계  

지하도  원  찾아내고  한 용하도  돕

는 것  미한다[6]. 

가 지원  한 프 그램  목  애  양하

는 가 들에게  극복할  는 능 과  어

어 가 능  복과 역량  강 할  는  

공하여 에 해 탄  하  함 다. 또

한, 가    해결해 나가  해 원  

용할  는 능   식하고 애  가   역

할에 어  능  강 하고 가 들  지역사  원  

용할  도  비  지원하  한 것 다[7]. 

근 우리나라  사  는  가에 

 매   다.  2015    65  상 

한  매  는 64만 8,223  는 65  

상 체   9.8%  하고 , 2024 에

는 65  상 매  가 100만 ( 병  10.3%)

에 고, 2041 에는 200만 ( 병  12.3%)  어

 것  망하고 다[8]. 처럼 매  가는 

 개 뿐만 아니라 가  또한 많  양 담  겪게 

, 가나 사  역시 매  보 비용 담  가

지게  매 는 한 사 · 경   

식 고 다[9].

매 에게  나타나는 보편   지 능 

하  행동 애는 가  하여  매 간 돌  

한다. 핵가 라는 가  변  여  사 진  

 가  내 돌   감 하는 등 가 원 에  

매  돌볼  는 능  약해 다고 할  다. 

그러나 여  매  양  가  몫 , 특  

우리나라  경우 매  돌보는 보  90%는 가

었  주  는 가 라는 감 라고 

하 다[10]. 

매  주 양 들    양 담  느

끼는 [11, 12], 러한 양 담  주 양 에게 심각한 

양 트  신체  뿐만 아니라 심리  우울, 

건강지각  주  안 과 는 것  나타나고 

다[13].  돌보는 가  여러 가지  경

험  하게 고 는 곧 가 탄  약 시켜 가

  가 다고 할  다[14]. 

가 란 가  경험하는  극복하  해 

새 운 균 과 합  취하 는  결과  미

하는 , 매  양 담  나눌 사람  고 가  

경험하는 트 가 낮  가   것  나

타나고 다[15]. 근에는 양 가 든 상 에도  

하고 가   해결  찾는  가  강

 강 하는 탄 [16,17]에   연 가 시도

고 다. 

매는 가 가능한 만  질  게  

 는 질  아니  에  상태는  나빠

지고, 상생   지도 가  도움  필 하

게 어 결 , 에  돌 야 하는 가  양  어 움

 느끼   에  트  가는 가  

원  삶  질  하시키 , 나아가 사  가  

가 고 는 실 다[18]. 라   같  매

 돌보는 가  양 트  감  한 연 는 

개  행복뿐만 아니라 사는 복지 가 실  하여 

진지하게 검 어야 할 필  가지게 한다. 

한편 매  돌보는 가  담감   해 

단 [19], 상담  [20-22], 사 지지[23]  

식[24] 등  재연 가 루어  다. 그러나  

 에 한 짧  간에 루어지는 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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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지 등  상당  한 라고 할  다. 

그러나 매가 랜 간 동안 지  가   보  

하는 질  고 할 , 시  루어지는 

비  공보다는 가 원  내재  강  견하

여 강 할  는 실천  재가 필 하다고 사료 다. 

시  재  공  그 시 에는 과   나, 

매  돌보는 랜 과  에 주 생할  는 

가  에 해  가   가  강  찾아내

고 강 하여 가  능  향상시키는 에  볼  

한  는 것  보여 진다. 라  매  안

 돌  해 도 가  한 지  지원프

그램  뒷 어야 하고 가 원  경험하는 

 해결하  한 극 고 과  처 식  

공  매  가 들에게 매우 한 삶  과 라

고 할  다. 

[25]는 애  가진 가  여가  목  13

가지 다차원  주  나누었는 , 여가   포함하

여 애  가  경험하는 트   신  

질병과 같  에 한 공  처  하여 다양한 

여가 동  공하는 것  필 하다고 하 다. [26]  

료 크리에  신에 한  느낌, 계  향

상시키고,  시키 , 건 한 여가  에 도

움  다고 하 다. 또한 참가 상  삶  질   

한 목  가지고  여가  크리에  통해

 재(Intervention)하는 것 라 했고, [27] 등  

 크리에  한 용 야  개  과 

달  목  하  신체 , 감 , 사  행  변

시키  한 특별한 목  가진 동 라고 했다. 

매  양하는 가 들  경험하는 많  들

에 처  료 크리에  가  는 사  

지지  공하는 비  야라고 결 지   다.

우리나라  가 지원  비  에  실시하고 

는 프 그램  가  견과  용하여 운 하

보다는 식  에  근하는 경우가 많고, 프

그램  과 내용 또한 한  경우가 많다. , 가

 가지고 는 에 한 심한 가 결여 어  그

들  가진 독특한 나 트  등  해하지 못한 

가 지원 프 그램  가  참여 망 도  낮 게 

고 라  식  운 어지는 결과  래하고 

다고 할  다. [28]  ‘포  가 지원’ 라는 용어  

사용하  가  , 강 , 원 심  가 사 , 가

 능향상  한 목 , 지역사  연계망  

등  내 았 , [29]는 가 복지 비  달체계  

 원  가 능  강 해야하 , 어 한 태  가

든 사  지 않고 본  생  

지해 나갈  도  하는 달체계가 필 함  주 하 다.

라  , 복지, 비  등과  과 다차원

 들  탕  료 크리에  심  가 지

원 프 그램  한  체계 하고,  용 가

능 과 경과 상 에 맞게 용 운용할  는 실천  

프 그램  개 하는 연 가 그 어느  보다 실한 시

다. 에 본 연 는 체 고 체계  연  

탕  가   악하여 매  양 가

능 강  한 지원프 그램  료 크리에  

프 그램  개 하는  주  목  다. 

2.  경

2.1. 료 크리에  가

료 크리에 (Therapeutic Recreation)  본

  는 든 동  크리에

(Recreation)과 학에  말하는 “질병  낳게 한다”란 

료(Therapy)   보다는 “ 한 능  복한

다”는 사  미  용어  결합 [30], 1950  

후  료 크리에 (Therapeutic recreation)

  사용하게 었는 [31] 개  과 

 도 하는  다. , 개  신체 , 감 , 사

 행동  변  어 개개  특별한 목  취

하  해 행해지는 크리에  체계  동 나 

경험  과 라고 한다[27].

[32]는 료 크리에   신  통해  신체

,  거움과  얻는 체  동

, 고   동  했고, [33]는 

 크리에  동  경험  통해   

과  얻  해 행해지는 도  개 라고 했

다. [34]는 “ 료 크리에  특별한   

가지고 는 사람들  행동  변 시키  해 사용하는 

크리에  경험  과 다 .”라고 하 고, [35]는 

크리에 과 여가  통해 참가 (client)  삶  질  

 한 목  가지고  재(intervention)하는 것

라고 했 , [36]  다양한 질병과 여러 애  

가진 사람  독특한  충 시킬  는 크리에

 동  공하는  비 라고 하 다. 

그 후 [27] 등   크리에  한 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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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과 달  목  하  신체 , 감 , 사

 행  변 시키  한 특별한 목  가진 동

라고 했다. 

상  학 별  합해  미   료 크

리에  학 (National Therapeutic Recreation 

Society; NTRS)는 료 크리에  “신체 , 신

, , 사  행동  람직하게 변 시키고 개

 과 달  진하  하여 크리에   

용하는 도  개  과 다.”라고  내 다. 그

리고 료 크리에  목  “질병, 상처, 또는 만

 능에 결합  체 , 사 , 지 , 감  

들  다양한 재(intervention)  통하여 해결하는 것

다"라고 안했다. , 료 크리에  체  목

는 참가 에  여가생 양식  개 , , 지  

하  한 도  목  통해 그들  복지  향상시키는 

 다. 는 애 도에 상 없   주는 경  만

들고  공하는 것  료 크리에  근본  

목 , 개    사  안 에 여하는 

것에 료 크리에  차  목  고 다.

료 크리에  동 상  신체 , 심리 , 사

 약  한  가지고 는 사람  애  

 , 비행 청   죄  약  남용  등  

포함한다.  같  특  집단 에도 여가 능

에 애가 거나 여가 참가에 약  주는 나 상태

 가지고 는 사람들  한다. 만 고 비가역  

매  재가 양가 에게 미 는  향

는 충   여가 용  하여 만  우울과 

안에 시달리고 사  지지망도 다[37]. 라  

[25]는 애  가진 가  여가  목  13가

지 다차원  주  나누었는 , 여가   포함하여 

애  가  경험하는 트   질병과 심리

 안과 같  에 한 공  처  하여 다양

한 여가 동  공하는 것  필 하다고 하 다. 

2.2 료 크리에  비   체계 : IPO

체계 (system theory)   한 료 크리

에   학 , 상   거듭해 고 다. 체계

에 근거   료 크리에  하는 목  

삶  든 역에  상  능   향상시

키는  다. 라  료 크리에  가는 용

에게 향  미  가능  는 든 에 심  

고 다. 체계 (system theory)에 탕   료 

크리에  체계 에 는 (Input)과 과

(Process) 그리고 산 (Output)  는 IPO  

다. 료 크리에  실천 프 그램 개 에

는 러한 IPO    공한다[27]. 

IPO  Fig. 1과 같  (Input), 과 (Process), 

산 (Output), 피드 (feedback)   어 

다[30].

Input Process Output

clients, 
organization, 

evaluation of the 
system

the experience 

of clients and  
the role of 
expert in 

therapeutic 

recreation

the demand of 

clients, 
recreation, 

execution, social 
and indirect 

behaviors 

evaluation and 
modification

Feedback

Fig. 1. IPO Model : Therapeutic Recreation System 

Model 

(Input)에  다루는 내용  용   그리고 

체계  러싸고 는 향  하는 것 다. , 

사  프 그램 개 에 어  비단계  용  

, 미 그리고 능  등  악하는 것 다. 언어  

통한 사 ,  또는 시각  료, 도  척도 등  

용한 사  통해 용  신체 , 심리 , 사  지

식과 태도, 능  등에 한 사  한다.  째 료 

크리에 실천 프 그램  공 는  리  

용 가능한 원과 직원, 프 그램   , 시간 등

 결 하여 용   미에 만  주  한 

단  공 어야 한다.  째  안 에  움직

 향  주는 체계는 용가능 한 시 ,  원, 

재원, 건강 지  복  한 사   비

 같  것에 향  는다.

과 (Process)단계에 는 료 크리에  가

가 용    악해 그들  재 능 도

 건강  진시키도  하는 체계  해결 

차라고 할  다. 료 크리에  과  사

(Assessment), 계 (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4가지  갖는다. 러한 

들  진행 는 과  료 크리에  비  

달 과 라고도 한다.

첫째, 사 단계(Assessment Phase)는 참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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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하게 악하는 과   

통해 상  한 한 계  단계  향  할  다. 

에  사용 는   (interviewing)과 

찰(observing)  다. 에는  통계학

(Demographic) 료  학과 건강에 계  료, 크리

에 에 계  료  해 볼  다. 찰  

도  사용하는  찰과 사진 나 필  등

에 하는 연  찰  다.

째, 계 단계(Planning Phase)   단계에 는 참

가    고 어야 하  또한 우  

실시 어야 할 목  하게 야 한다. 라  

료 크리에  가는 참가  개별 프 그램 계

(Individual Program Plan-IPP)  결 하  해 다양

한 건강 가   하여 하게 다. 러한 

차  그  후 공 가능한 목  목  해야 한다.

째, 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에 는 참가

 해 운 개별프 그램 계  료 크리에  

가에 해 실행 는 실  집행단계 다.  단계에

는 프 그램에  가  한  참가 가 목  

지향 어야 한다.

마지막  평가단계(Evaluation Phase)는 개별 프

그램 계 에 어 한 목 과 목  평가 다. “계

에 개 한 참가   어 한가?가 평가에  가  

한 질  다. 만약 계  프 그램  과가 없다고 

평가 었다   통해 재실행과 재평가가 다.

산 (Output)  참가 가 참여  결과  얻어진 변

량  상태, 지 , 행동, 능, 태도, , 아 능  

변  다. 피드 (feedback)  평가  검  과

 거 는  과 다.  과  통해  료 크리

에  실천개  과  체계  할  고, 

러한 과  비  실천개  료 지 용 에게

 나타나는 변  한 과  끌어내는 역할

 한다.

3. 가 지원 료 크리에  프 그램 개

3.1 가 지원 료 크리에  프 그램 개  경

가 심 비  실천(가 심 철학과 원리  ) 

역에  가 지원 비 는 가  , 강 , 원 

심  가 사 , 가  능향상  한 목 , 지역

사  연계망  등  내 았 , [29]는 가 복지

비  달체계   원  가 능  강 해야하

, 어 한 태  가 든 사  지 않고 

본  생  지해 삶  질  향상시켜 나갈 

 도  하는 달체계가 필 함  주 하 다. 그러나 

[38]  가 지원 비  실태  악한 결과, 가 심

비  실천 역에  가  강  심(2.18), 가  

(1.09), 가 과 가  동  계(2.22)  평균

 낮게 나타나 가 지원프 그램  한계가  도

하 다. 또한 가 지원프 그램 참여 실태 역에  취

미, 여가 생 에  참가경험  없 (N:159)  참가경

험  (N:46)보다 매우 게 나타났 에도 하고 

가 지원프 그램 에 는 취미, 여가생  가  

게 나타나 공 는 프 그램  참여    

 하고 지 않  알  다. 

가 지원프 그램  안 역에  프 그램 참

가가 어 운 는 1 , 프 그램  지원(운 )하는 

곳  많지 않다. 2 ,  프 그램  많다. 3

, 마 에 드는 프 그램  없다  나타났 , 프

그램 개 사항 는 1 , 가 들  동  해 돌

 비  지원 나 보 시  어야 한다. 2 , 

가 들  독특한  충 시킬  는 다양한 프

그램  개 어야 한다. 3 , 가 지원 운 가 새

게 마 거나 보다 어야 한다.  게 나

타났다. 러한 가 지원프 그램  실태에  여가

동  필   비  개 안에 한 연 결

과   매  양가  가 능 강  통해 

삶  질 향상  한 료 크리에  프 그램 개 에 

목  다. 

[25]는 가  심  다양한 특 과 가 지원  

본 원리   는 하나  프 그램  통합

하여 다  <그림 2>  같  시하 다. 는 가 지원 

비  실천  가  능 강  철학과 가 지원 원리

 하는  시행 는 경우, 가   

결과 지   나타내고 다. 

Fig. 2에 시   같  가  심 가 지원 프

그램  4가지 심  실천  용한다. ,  심, 강

 심, 원 심, 능  심  도움 공 실천 다. 

가  심 가 지원 프 그램 개 과 시행  목 는 

결  러한 프 그램에 참여하는 가 들에게  

결과  가 야 하  러한 결과  끌어 내  해

는 가   심 실천  엇보다 하다고 할 

 다. 가 지원 비  원  달하  해  

심  실천  용한 가 지원 프 그램  가 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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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강 한 지원  고  것 , 러한 

 가 지원 프 그램  한  하는 

 참가    하는 료 크리에  

프 그램  개 다는 것  그 미가 다고 할  다. 

3.2 료 크리에  프 그램 계

본 연 에 는 료 크리에  IPO 과 [39]  

여가능 에 체  프 그램  틀  하 다. 

프 그램 동내용  [34]  13가지 료 크리에  

동 역  용하여 지  하고 매  주

양 가 들  여가 동 사  실시하여 그 결과  

탕  하 다. 프 그램  내용  매  주

양 가 들  경험하고 는 신체, 심리, 사  특  고

하  양 트   가 능과 삶  질에 한 

행 연 들  내용  탕  프 그램  목  참가

 특 , 참가  에 합하도  개 하 다.

3.2.1  프 그램 계 (Comprehensive Program

     Planning)

참가 에게 합한  프 그램  개  하는 

것  체  프 그램  상하 에 앞  시행 어

야 하는 가  한 과 다. 가가 신들  개

 향 나 심 또는  못한  참가  

는 상 없는 프 그램  상할  하지 않

 해 다. 다시 말해,  프 그램  체  프

그램   료  공해야 함  가  취향

에 라  프 그램  한 프 그램 계

 하  함 다[30].  프 그램   내

용  차는 다  Fig. 3과 같다.

1) (Analyzation)단계

첫째, 참가 는 시에 한 매지원 에 등

 주간보  매  돌보는 가  30  

60 지 연  포가 다양하게 루어  었 , 여

 비  남 에 비해 상당  았다. 참가 가 매

 돌보는 시간 에 주  하는 여가 동  TV 시

청하 , 가만  앉아 , 낮  등 극 고 계 

심  여가 동보다는 극 고 개별  동에 집

는 것  악 었다. 째, 매  돌보는 주

양 는  운   트  해  

계  상 용 진  한 프 그램 나 원  

연결  한 실 었다. 째,  주 양 들  

매  돌보는  어 움  겪고 어 여가 동과 

하여 한 보 공  지 못하고 었다. 

2) 개 (Conceptualization)단계

본 프 그램  목  매  주 양 들  체계

  극  크리에  동에 참여하여 ‘ 과 

Analyzation
client, organization, source, community, program implementer

⇩

Conceptualization

sentences of the purpose and goal of program

⇩

Investigation

program design through sharing opinion

⇩

Determination
select specific program

Fig. 3. Four components of overall program plan

Philosophy of strengthening the family's ability 

Family needs Demand category Practice the program source of support Results

Beginning of family 
support program and 
family as consumers

Health management 
/

Recreation

Needs-centered practice,
Strengthening -centered 

practice,
source-centered 

practice, 
Ability enhancement and 

practice of providing help

Family members 

/relative/friend/neighbor/
church member/a priest group.

doctor, recreation center,
community,

Head Start program
mutual assistance group, parents 

supporting group
day-care program, school, 

health department
social wellface service group, hospital

private service program

Satisfaction of 
consumers,  

well-being of family,

stability of family,
family unity,

the strengthening of 
the family's abilit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e principles of family support

Fig. 2. The technical model for the critical elements of the family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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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심  여가 동  경험하고 학습케 함

 사 통   가지   통해, 양 트

 해 하고 가 능  강 시켜 삶  질  진시킨다’

 개  하  목 는 ‘가 능 향상  한 

, 계 심  극  여가 동 능  양시킨

다’  개  하 다.

3) 사(Investigation)단계

 프 그램에  한 목 과 목  달 하

 해 참가  능 과 재 행  악하고 

극  크리에  동  용 가능한  별

하  해 참가   사하 다. 본 연 에 는 

개  달 하  해 실천 가능한 비  역 13가

지 여가 동에 해 사하 다. [34]는 각 동마다 목

과 ,  등   하여 료 크리에  

동  13가지 다차원 역  해 하 다.

여가 동 역  사  해 시에 한 

매지원 에 등  주간보  매  돌보는 

가   6개월 내 가 지원 프 그램에 참여한 경험  

없는 사람 , 연  목  충  해하고 연 에 

참여할 사가  매 별, 양 간, 연 별, 

별, 득 , 학  등  고 하여 사 250  5

개 에 할당하여 집 하 나  사에 

답한 상  169 다.  지는 가  

통해 13개 역에  동내용  복 다고 단 는 

역   통해 재  하 다. 

여가 동 역 사 결과는 다  Table 1에  보

는  같 , 2 역과 10 역  /신체  동  1

, 5 역  악  2 , 8 역과 9 역  연과 

야  크리에 동. 동  3 , 7 역  취

미생  4 , 1 역  미 과 공 동  5 , 6 역

 학 동  6  나타났  타 람과 락(5), 

사  동(4), 특별행사(4), 원 사(3), 드라마(1) 

 나타났다.  

4) 결 (Determination)단계

결 단계에 는  프 그램  목 과 목  

체 시킬  는 다양한  결 하는 단계 다. 

본 연 에 는 ‘ 매  주 양  양 트  가

능  삶  질  진시키  한 여가 동프 그램’

 결 하 다.

3.2.2 체  프 그램 계 단계 (Specific Program 

     Planning)

1) 프 그램  특징

매는  신체 ․ 신  능감  심각한 

 어 고, 능감 는 가 에 한  

 어  매  양  양 담에 한 심  

아지고 다고 볼  [4] 러한 양 담  

트  가 갈등 뿐만 아니라 경   우울 등

 가 욱  가 고 어 러한  감   

해결  한 처 안  시 하다. , 매  주

양 는 신체  쇠약,  진   경  담과 

신  과  사 동에 지 애  겪고 는 것

Domain Activitie Goals

response rate

frequency(N)

1 2 3 4 5 6

1 arts and crafts providing the opportunities of creative expression 11

2 / 10 dance / physical activity providing social and physical activities through movement 48 

3 drama providing the opportunities of emotional expression 1

4 sightseeing and entertainment providing enjoyment through sightseeing 5

5 hobby providing interesting and various experience 22

6 literacy activity providing creative expression activity 9

7 music providing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reative opportunity 38

8 / 9
nature and outdoor recreational activity/ 

outdoor activity
Emotion and physical health care (walk, camping et al.) 25

11 social activity improving socialization(birthday party, picnic, dance party et al.) 4

12 special event Enhancement of individual or group achievement 4

13 volunteering Increase your satisfaction by offering free services 3

Table 1. Survey for leisure activity domain needs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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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고 다[40]. 또한, 사   가  변 는 

과거에 양  역할  다했  가   상 매

양  가  내에  해 낼  없는 처지에 

게  사  심과 비  지지  개  실  

어지고 다.

 해, 근 우리나라에 는 사 복지 과 

복지  심  매  주간보 비  공하

고,  양 보험 실시  비  공하는 

 가하고 지만, 아직 보단계에 는 실 다. 

또한 학,  신 학, 심리학 등 야에  

매가  경험하는 양 담에  연 는 하게 

루어지고 고[41], 우울과 사 복지 비  용[42]

 나 양 담감과 사 복지 비  용실태  

지도에 한 연 는 아직 지 미 한 실 다. 

[42]  연 에 는 복지  용하 도 사 복지

비  용도는 낮았다는 주  해 사 복지 비

 지도에 한 연 가 실  필 하다. 그러나 아직

지 매 과 양 들  실  도움    

는 복지시 , 양병원  매  프 그램  

미 한 실 므  양 담 감  한 지역사 원 

용  사 복지 비  개  안  고 다. 

에 본 연 에  달 하고  하는 체  프 그램  

매  주 양  양 트  감  가 능강

 삶  질  향상시킬  는 다양한 여가 동  극

 경험케 하  해 그들   악하고  

탕  과 계 심  여가 동  극 

용하고 러한 여가 동  통해 습득한 여가  

용하여  크리에  참여  진할  는 

료 크리에  프 그램  개 한다는 에  행연

들과  차별  다고 할  다. 

2) 프 그램  목 과 목

목  : 가 능강  삶  질  향상시키는  다.

- 목 (Terminal Program Objectives)

양 트  감  한 여가 용  습득시

킨다.

- 실행 목 1-1.(Enabling Objectives)

한 언어  비언어  타 과 사 통  할  

다.

- 실행목 1-2.(Enabling Objectives)

본  생각과 감  다양한 동  통해 할 

 다.

- 실행목 1-3.(Enabling Objectives)

 여가 동 참여  진할  는 여가 동

 습득할  다.

3.3 프 그램   내용

본 연  프 그램 체  별 실행 는 도

 프 그램, 본 프 그램, 마 리 프 그램  

었 , 1 , 60   24  나누어 하 다. 

체  프 그램  단계(사 ·2Session), 개

단계(20Session), 결단계(2Session·사후 )  

하 다. 

단계는 참여에 한 미  한 동   

참여 상  지도  간, 참여 상  참여 상  간  

계  도 하고, 진행 는 프 그램에 한 극  

참여 동  강 하  한  본 프 그램  목

과 목  개하고, 앞  진행 내용  과 과 

 해  지도  집단 원  함께 공 해야 할 

 책 에 해 한다.  통해 프 그램 참여

 목 과 책 감  재 식하도  하 , 앞  진행 

프 그램 참여에 해  동 가 진 고 가 

고취 도  충 한 마 열   공하고 지도

 참여  간 라포  시간  경험케 할  도  

하 다.

개 단계  목 는, 참여 상  에 합하는 여가

과 여가 동  실시하여 신  가진 강  견하

고 타 과는  사 통  할  도  돕는 것

다. 개 단계  통해 프 그램에 참여하는 참가 는 다

양한 여가 동에 참여함  여가에 한 식  

고 여가  습득할  게 함  취감과 거

움  경험케 하  나아가 양 트  해 하고 가

탄  복함  삶  질  향상시키는  주  목

 다. 결단계  목 는, 다양한 여가 동에 참가

함  앞  실행 가능한 여가계  울  고 

러한 계  실천  해 참가  간 상 격  신

 지지하는 것 다.

본 프 그램  참가 들  참여 동  강 하고 참여

 극  하여 참가  에  액 어프

(Action-Approach)에 한 / 신체 동  취미 동/ 

연과 야  크리에 동 / 동 심  

루어  다. Table 2는 본 연  체  프 그램 

내용  리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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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언

매  지  돌본다는 것  경  어 움

 하  가  원간  갈등  래하게 어 주

양  양 담  가 시키는 것   가  체  

안 에 향  미   다[43].  여가는 양에 

한 담감과 트  해 우울감  가 어 양

 삶  질  어지는 결과  래하게 다[44]. 

라  매 는  그들  돌보는 주 양 들 지 

하여 지지하  한 사  비   필 하다.

매가  매   료지식에 한 , 

매   못한 행동에 한 처 과  

, 트  해  같   지지  한 여가

동에 한  가지고 [45], 러한 다양한 

 지지하  해 는 매가  독특한  용

하여 맞  비 프 그램  개 하고 체계  

 실행할 필 가 다[46].

본 연 는 매가  한 맞  비 프 그램  

 체계  가 능 강  료 크리에  프

그램  개 하고  하는 에  하 다. 프랑 , 독

, 본 등 주  진 에 는 매 과 가 들  가

능  복하고 삶  질  향상시키는 여가 동  시

보 나 간병 에게 보   어 료 동  

하나  리 고 다[47]. , 여가 동  신체  건강

 향상시키고 트  고 우울   시킬 

뿐 아니라 양가  삶  질  여주는 가 지원 

동 비  간주하고 다[48]. 

우리나라  경우에는 매 에 한 연 가 1990

  후  해지고 어 매  돌보는 

가 들  양 담에 한 연 도 어 상당  루어

지고 나[49], 실질  매  양   

트  처  한 실천  가 강  지원프

그램에 한 체  연 는 많지 않다. 

라  양 가 심  견 나  용하는 프

그램  운 보다는 시 거나 식 라는 지  

 프 그램  내용 에 도 한 라고 보고

하 다[2]. 라  러한  해결하  하여 가

지원에 어 가 지원 원리  근거  가 지원 가에 

Level session Program goals contents Domain

Introduction
1 orientation -pretest for evaluation

-meeting rules and individual goals
-stress relief skill through communication

literacy activity
2 acquire communication and self-expression skills

Intervention

3 acquire stress relief and self-expression skills Nanta performance music

4 acquire stress relief and self-expression skills Nanta performance music

5 acquire stress relief and self-expression skills Nanta performance music

6 acquire stress relief and self-expression skills Nanta performance music

7 acquire communication and self-expression skills folk-dance and dancesports dance / physical activity

8 acquire communication and self-expression skills social-dance and dancesports dance / physical activity

9 acquire communication and self-expression skills folk-dance and dancesports dance / physical activity

10 improve physical fitness and acquire self-expression skills New-sports dance / physical activity

11 improve physical fitness and acquire self-expression skills New-sports dance / physical activity

12 creative expression and enjoyment pursuit artwork(make bouquet) arts and crafts

13 creative expression and enjoyment pursuit magic-art arts and crafts

14 creative expression and enjoyment pursuit magic-art arts and crafts

15 physical, emotional, social well-being
Right walking education and walking 

course completed
outdoor activity

16 finding my needs model assembly hobby

17 finding my needs model assembly hobby

18 promoting socialization birthday party social activity

19 emotional and self-expression mental drama drama

20 emotional and self-expression mental drama drama

21 emotional and self-expression writing poem literacy activity

22 group activity and self-expression making newspaper literacy activity

Wrap-up 23-24 emotional and social sharing
discussion after watching a movie
sharing participation expression

sightseeing and 
entertainment

Table 2. Program composition and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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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별상담   통해 심  지원, 료  

비   지원  필 함  언 하 다[50]. 

본 연 는 매  주 양  상  가 지원

비  철학에 근거한 심  지원  한 여가 동 

 악  실시하고 료 크리에  과  차에 

라 프 그램  개 한 것 다. 프 그램   사

단계  시 , 단계, 실행단계, 마지막  평가

 과  체계  연결하 다. 또한 매  양가

 여가  체  사하여 프 그램 내용  

실  가능  다. 또한 매  주 양  상

 체  료 크리에  프 그램  시하

지만 프 그램  과여  직  검 하지 못

한 한  가지고 다. 그러나 매  주 양  

여가 동 참여 에 해 체  개  필  

강 하고 개  가능   프 그램  시한다는

가 다고 보여 진다. 에 향후 본 프 그램  

탕  매  양가  양 트  해   가

능 향상에 한 경험  연 는 미가 다고 본다.

본 연  통해  얻어 낸 , 실천  미  시

할  는 결  첫째, 가 지원 비  철학과 료

크리에  프 그램  체   시함  

매  양가  한 가 지원 비  프 그램  

가능  시하 다. 째, 료 크리에   

용하여 프 그램  함  료 크리에  

학  체  립하는  여하 다. 째, 가 능 

강  한 프 그램  체  목 과 목 에  

체  개  내용  시함  직  실천에 

용할  는  시하 다. 째, 료 크리에

 다양한 역  탕  프 그램  함  

타학 과  연계  고 하 다. 앞  본 프 그램  

매  양가  상  실  에  체  

검 하고 평가  후  연  한  료

 역할  하게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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