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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10년 전에 비해 우

리 사회의 노령화 지수1)는 2배 이상 증가되었다 (보건복

지부, 2014). 그로 인해 노년층의 삶의 질이 국가적 차원

에서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가 되었으며, 노인의 편안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보행성 증진이 지역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미영, 2014). 노인의 보행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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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신체적 제약이 많아 지리적으로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이동의 많은 부분을 걷기에 의존하면서 도보권 

내의 국한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정

남, 2008). 뿐만 아니라 신체 반응속도의 느림과 주의력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9년 기준 10만 명당 3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1.3명에 비해 3배나 높았으며, 특히 보행 중 교통사망 

한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10만 명당 18.3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약 5배 높아 (도로교통공단, 2012) 노인 

보행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행환경은 거주민의 생활패턴을 반영하게 되며,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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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이세영과 

이제승, 2014). 따라서 보행환경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보행환경 연구는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진행됨으로써 농촌의 보행환경실태

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농촌의 경

우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자동차의 이용 또한 수월하지 

않아 보행환경과 이동성이 도시에 비해 더욱 열악하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

행되고 있으며, 전국 읍·면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지역이 81.7%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2010).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농촌진흥청, 2005) 노인문제의 상당부분이 여성노

인의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손신영, 2009) 보행 문제에 

가장 취약 계층인 농촌 여성노인이 어떻게 근린시설을 

이용하고 보행환경을 인식하는지에 집중적으로 관심 가

져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근린생활 시설 이용과 보행환경의 인식을 조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근린생활의 이용

현황, 인지된 근접성, 근접 희망시설을 파악하고,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근린생활권내 보행시간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농촌 여성노인에

게 근린생활 시설의 근접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

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한 공간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2.1. 농촌 여성의 보행활동과 보행환경 인식 연구

도시, 농촌의 보행활동 비교에서는 농촌노인이 도시노

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

았으며, 규칙적인 보행활동 실천율도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통계청, 2012; 최연희와 이춘지, 2013). 이와 달

리 조미형 (2013)의 연구에서는 도․농간 차이보다는 성별

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노인이 

장보기, 외출 등 보행활동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

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은 주민의 건강, 안전, 지역의 치

안 및 정체성 등이 향상된다 (이세영과 이제승, 2014). 

이 중 노인들의 여가, 이동, 사회생활 대부분이 도보권내

의 보행으로 이루어지며 (Day, 2008; Korpela, 2010; 이형

숙과 박은영, 2014), 환경의 지원정도에 따라 신체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으므로 (Weiss et al., 2001) 특히, 노인의 

보행환경이 중요하다. 보행환경의 물리적 요인을 다루는 

연구에서 건물전면 폭, 주출입구와의 연계성, 건물형태, 

식재, 편의시설, 조명시설 등이 중요한 설계요인으로 파

악되고 있다 (정광성 등, 2010).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도시노인은 보행환경의 편의성, 심미성이 긍정적

인 영향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위험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형숙 등, 2011).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집 주변의 산책로, 집 주변의 미적인 경

관, 주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주 보게 되는 것, 낮

은 범죄율이 보행에 긍정적인 환경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제갈윤석, 2010). 

2.2. 농촌 여성의 근린시설 만족도 연구

근린생활권 (Neighborhood)은 1차 생활권 또는 근린주

구로도 불리며, 동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회단위로서, 이 안에서 지역의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서비스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을 주변에 확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공간적 범

위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오덕성와 문홍길, 2000). 대부

분의 이동을 보행에 의존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이며 

편리한 각종 서비스 시설들이 보행거리 내에 구분되어 

있는 근린생활권은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고

립상태에서 탈피하게 하며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형숙, 2009). 근린지역의 주거밀

도(Ewing and Cervero, 2010; Grant et al., 2010; Sallis, et 

al., 2012), 토지의 용도(Ewing and Cervero, 2010; Grant et 

al., 2010; Sallis, 2009), 거리의 패턴 (Grant et al., 2010), 

자연성, 가로수, 가로의 카페공간, 매력요소는 보행활동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Alfonzo, 2005), 무질서, 위험

요소와 장애요소는 보행활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조

사되었다 (Cutts et al., 2009; Weiss et al., 2011).

또한, 노인의 근린환경에는 개인적인 요소, 주민간의 

상호관계, 물리적인 환경, 공공의 정책적인 요소 등이 다

양한 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King et al., 

2003). 이는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장이 줄어

들고, 가족에서 얻던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면서 근린에

서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김미혜 등, 2000). 이와 같은 내용은 여성노인에게 있어

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되어 있다 (이대택 등, 

2008).

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현재 통계청, 노인복지법과 도로교통법 등에서의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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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노

인의 범위를 이 기준에 따랐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구

분은 인구규모, 인구밀도, 1차 산업의 비중 등 통상적인 

분류를 기본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의 농촌은 농업을 주

생산으로 하는 농민이 사는 지역과 노인인구가 높으면서 

근린생활권과 보행의 관찰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본 조

사의 대상지인 충남은 전국 노인인구 비율 중 전남

(18.31%), 경북 (15.64%), 전북 (15.19%)에 이어 4위

(14.91%)를 차지하지만, 남여 노인의 비율면에서 여성 노

인이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의 서천군 (101.3%)

과 금산군 (96.5%)은 보행교통사고 면에서 보험사 기준

으로 손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의 읍, 면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국회교통안전 포럼, 2013).

2. 자료수집방법

2014년 9월 충남의 여성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의 결과 및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10월 1일 ~ 11월 20일에 행하여졌다. 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조사원들을 사전 교육하였고, 훈련받은 10인의 조

사원이 동시에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노인정 등에서 

진행하였으며, 노인이 설문조사지에 직접 기입하거나 조

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대신 기입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

다. 응답대상자들은 65세의 충남 읍면거주 여성 노인이

었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적절하게 설명한 후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설문 수는 총 230부 배포하였

으나 일관성이 없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응답지를 제

외한 221부였다. 

3. 통계 분석법 

통계의 분석은 SPSS ver.18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근린시설에 대한 이용 빈도 및 근접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이용빈도와 근접성과의 관련성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설문응답자 특성

설문 응답자 221명의 연령은 60대가 59.3%로 가장 많

았으며, 70대가 38.5%, 80세 이상이 2.3% 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0.6% 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3.0%, 대학졸업 이상은 6.6% 순이었다. 현재 동거하는 

가족구성 형태로는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39.8%, 독신

거주가 30.8% 이었으며, 배우자 없이 자녀가족과 거주하

는 경우나 배우자 및 자녀 모두 거주하는 경우는 각각 

16.3%, 13.1%로 조사되어 도시여성 노인에 비해 직장, 

교육 등의 이유로 자녀동거의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주

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 (58.4%), 아파트 (26.7%), 노인복

지주택 (9.0%), 연립주택 (5.9%) 순이었다. 응답자의 

67.0%는 조사 당시 직업이 없다고 하였으며, 체질량 지

수 (BMI)는 23.0 - 24.9가 48.2%, 18.6 - 22.9가 45.4%로 

나타났다. 비만인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측정이 

아닌 자기 보고한 조사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낮게 몸무

게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haracteristics n %

Age
60~69 131 59.3

70~79 85 38.5

over 80 5 2.3

Education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134 60.6

High school 73 33.0
College 14 6.3

Family 
Type

Living alone 68 30.8
Living w/partner 88 39.8
Living w/children 36 16.3

Living w/ partner & children 29 13.1

Housing 
Type

Senior housing 20 9.0

Apartment 59 26.7
Multi-family house 13 5.9

Singe-family house 129 58.4

BMI2)

Less than 18.5 14 6.4
18.6 - 22.9 99 45.4
23.0 - 24.9 105 48.2

Employment
Unemployed 148 67.0

Employed 73 33.0

Table 1.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rs 
of questionnaire

2. 농촌 여성노인의 근린생활시설 이용

2.1. 근린생활시설 이용현황

농촌 여성노인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의 이용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평소 도보로 자주 이용하는 근린생활 시

설의 종류와 각 시설에 대한 이용 빈도 및 집에서부터 

각 시설까지 인지하고 있는 도보시간을 질문하였다. 자

주 이용하는 근린시설의 종류는 설문지에 제시된 보기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시설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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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그 결과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이 114명

(5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유사하게 노인회관 110

명 (51.4%), 병원 103명 (48.1%)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백화점/옷가게, 우체국, 음식점/술집 등은 낮게 나타

났다.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

며, 공동 점심 식사 등으로 노인회관의 이용자는 많았으

나 개인적인 소비성향이 높은 근린시설의 이용자는 적었

다.

농촌 여성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근린시설의 근접성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정류장과 노인회관이 가장 근접한 것

으로 인지되었다. 집에서 각 시설까지의 도보시간은 평

균 10.43분과 14.35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래시장과 병

원의 경우 도보시간의 평균이 27.36분과 27.07분으로 상

대적으로 멀게 인지되고 있었다. 근접의 정도에서 보면, 

가까운 시설과 먼 시설이 전부 30분 안에 이루어지므로, 

이것은 이형숙 (2011)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보 근린시설이 7분에서 1시간 초과의 범위로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농촌과 도시의 물리적 규모에 따른 특성이

라 할 수 있다.

각 근린시설의 월평균 이용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월

평균 13.21회의 노인회관이 가장 높았으며, 상점과 체육

시설 (유료), 대중교통의 정류장이 10.39회, 10.38회, 

10.35회로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원시설이 10.06회

로 높아 농촌 여성노인의 운동빈도가 높은 편이나 공원

보다 유료의 체육시설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농촌의 

경우 도시와 달리 제대로 조성된 공원이 부족함을 시사

한다. 반면, 미용실이 1.61회로 가장 낮았으며, 우체국과 

백화점/옷가게가 3.08회 3.75회로 낮아 이용자뿐만 아니

라 빈도에서도 낮게 나타나 도시에 관한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다.

2.2. 근린생활시설의 이용빈도, 인지거리, 근접희망 

시설 비교

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 인지

거리가 짧은 시설, 근접하기를 희망하는 시설들을 순위

별로 표시하였다 (Table 3). 농촌 여성노인의 집에서 가

까이 있기를 희망하는 근린시설은 병원/보건소, 재래시

장, 은행, 공중목욕탕/사우나, 운동/체육시설, 상점/슈퍼마

켓, 공원/약수터로 나타났다. 공원, 약수터는 현재 이용

자 수에서는 가장 높으나 인지된 거리에서는 순위가 낮

았다. 마찬가지로 병원/보건소도 현재 이용자 수에 비해 

인지된 근접성은 낮았다. 특히, 병원/보건소의 경우 희망 

근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 여성노인의 건

강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노인회관과 경로

당의 경우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희망 근

접성에서는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멀리 있어도 갈 확률이 

높은 시설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 농촌 여성노인의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 

3.1.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국내 걷기활동 권장량인 주당 150분 (국민

생활체육회, 2009)을 기준으로, 이를 충족할 정도의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사이에 개

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

Community services / Amenities
Users

(N=221)
Perceived proximity Frequency of use

Mean(minutes) SD Mean(per month) SD
Parks 114 53.3% 21.18 21.42 10.06 7.06

Senior centers 110 51.4% 14.35 19.52 13.21 6.98
Hospitals 103 48.1% 27.07 17.03 4.41 4.41

Traditional markets 83 38.8% 27.36 12.91 5.73 3.78
Banks 70 32.7% 18.66 11.09 4.47 4
Retails 67 30.8% 18.76 24.21 10.39 5.74

Religious facilities 66 30.8% 20.18 11.48 6.05 4.49
Public baths 51 23.8% 20.14 13 5.46 5.45

Public transportations/ Bus stations 51 23.8% 10.43 6.55 10.35 7.19
Sports facilities (paid) 32 15.0% 17.06 10.64 10.38 7.43

Beauty salons 31 14.5% 21.71 23.33 1.61 1.98
Restaurants/ Pubs 16 7.5% 16.19 8.77 6.44 7.32

Department stores/ Clothing stores 12 5.6% 18.33 9.37 3.75 2.93

Post offices 12 5.6% 23.33 7.78 3.08 2.43

Table 2. Frequency of use of and accessibility of neighborhood convenience facilities within walking distance by rural 
femal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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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비교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주당 150분 걷기활동

을 실천하는 농촌 여성은 64명 (30.0%)이며, 그렇지 않

은 노인은 151명 (70.0%)으로 나타나 응답자 중 평소 권

장량의 걷기활동을 충족한 노인은 1/3에도 못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는 두 집단 간의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 걷기활동에 대한 태도, 계획 등에 관한 인식

을 t-test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그 결과, 주당 150분 

이상 걷기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집단 (권장량 충족 집단)

은 공원이나 상가, 가로수 등의 보행환경에 대하여 그렇

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유의적으로 높았

다. 특히 권장량 충족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규칙적인 걷기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

적인 걷기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의지에 대해서도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집단은 함께 운동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높아, 가족 및 친구의 

참여가 걷기활동 실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는 흔히 사회적인지지 (social support)로 일컬어지

며, 인간이 사회 환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 

지지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특히, 가족과 친

구의 동참이 계속적인 보행운동참여에 영향을 주며 노인

에게는 더욱 유의한 결과가 나왔던 것과 동일하다(최정

안, 2005). 이것은 농촌의 경우 비동거 자녀보다는 친척, 

이웃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가까우며 또한 실제로 이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고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노인의 커뮤

니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임정기, 2013). 규칙적인 

걷기 운동의 필요성과 걷기 운동의 계획과 실천면에 있

어서도 150분 이상의 그룹이 150분 이하의 보행참여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도 도시 여성

노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3), 사회적 

지지, 운동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행에 참여하려는 

의도와 운동 지속 및 유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3.2. 근린생활권 내 보행시간과의 상관관계

추가분석으로 노인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과 걷기

활동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로등의 유무 

(r = 0.263), 공원 접근성 (r = 0.236), 가로수 (r = 0.210),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 유무 (r = 0.179), 상가 접근성 (r 

= 0.171) 등의 항목이 걷기활동 시간과 유의적인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들 보행환경 요인

들의 상관계수 값은 다소 낮았으나, 향후 노인들의 걷기

활동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Rank Utilization Frequency of use Perception distance
Desired facilities in 

proximity

1 Parks, Mineral springs Senior centers Public transportations / 
Stations

Hospitals / Public health 
centers

2 Senior centers Retails, Supermarkets Senior centers Traditional Markets

3 Hospitals / 
Public health centers Sports facilities Restaurants / Pubs Banks

4 Traditional markets Public transportations / 
Stations Sports facilities Public baths / Saunas

5 Banks Parks, Mineral springs Department stores / 
Clothing stores Sports facilities

6 Religious facilities Restaurants / Pubs Banks Retails, Supermarkets
7 Retails, Supermarkets Religious facilities Retails, Supermarkets Parks, Mineral springs 

8 Public baths / Saunas Traditional Markets Public baths / Saunas Post offices / Community 
service Centers 

9 Public transportations / 
Stations Public baths / Saunas Religious facilities Religious facilities

10 Sports facilities Banks Parks, Mineral springs Senior centers
11 Beauty salons  Public health centers Beauty salons Restaurants / Pubs

12 Restaurants / Pubs Department stores / Clothing 
stores

Post offices / Community 
service Centers 

Department stores / Clothing 
stores

13 Department stores / Clothing 
stores

Post offices / Community 
service Centers 

 Hospitals / Public health 
centers

Public transportations  / 
Stations

14 Post offices / Community 
service Centers Beauty salons Traditional Markets Beauty salons

Table 3. Coefficient of utilization, frequency of use, perception distance, ranking of desired facilities in proxi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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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촌 여성노인들에게 보행을 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 사항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보행로와 도로의 

미분리 (18.9%), 가로등 부족 (14.4%), 언덕이 많은 것

(13.5%), 운동시설의 부족 (12.6%),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방해 (11.7%), 비포장도로 (9.9%) 등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농촌의 보행환경이 도시 환경과 

비교하여 보행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 노인들의 보행환경의 인식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연구

에서 농촌의 도시보다 보행활동의 참여율이 낮은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농촌 여성노인의 근린생활시설 이용과 보

행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

린생활의 이용현황, 인지된 근접성, 근접 희망시설을 파

악하고,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근린생활권내 보

행시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공원, 노인

회관, 병원은 농촌 여성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근린시설

로 조사되었으며, 대중교통 정류장과 노인회관이 근접한 

근린시설로 인지되었다. 이용 빈도에서는 공원보다 유료

의 체육시설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까이 있기를 희망하

는 시설은 병원/보건소였다.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주당 150분 이하 걷기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는 범죄, 언덕길, 권장량 150분 이상의 그룹에서는 공원, 

상가, 가로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태도 등도 영향을 미쳤다. 노인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과 걷기활동 시간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가로등, 

공원 접근성, 가로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보행을 방해

하는 요인은 인도와 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은 근린생활권 내의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시의 연구 (이형숙과 박은영, 

2014)와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산책로의 접근성, 쾌적한 

보행환경이 농촌 여성 노인들의 보행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며, 분리된 보행로를 통한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한 범죄안전 확보, 보행로 

포장상태 개선 등의 여성 노인들의 보행을 고려한 가로

환경개선의 요구가 높았다.

둘째, 보다 접근성이 좋기를 바라는 근린환경 시설은 

병원/보건소, 재래시장, 은행 순으로 도시의 노인 (이형

숙 등, 2011)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에서는 각종 편

의시설들이 도보권 내 가까운 거리에 구비되어 있는 사

회생활 공간으로서 근거리의 공원, 노인회관, 상점, 종교

시설 등의 이용이 많았으나, 농촌 여성 노인들의 인지된 

근접 순위는 재래시장, 병원/ 보건소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근린시설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

세째, 농촌에서는 일과 운동에 대한 인식의 불분명함

과 더불어 또한, 농촌 여성노인은 장시간의 노동에 의해 

운동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정숙, 

Item
Sufficient walk* Not sufficient walk Total

t
Mean SD Mean SD Mean SD

Walking 
environment

Total walking (min.) 242.34 113.57 65.00 39.05 117.79 107.11 -17.01***
Parks 3.67 .86 3.08 1.16 3.25 1.11 -3.67***

Retails 3.22 1.12 2.85 1.10 2.95 1.12 -2.26**
Street trees 3.22 .90 2.85 1.02 2.95 1.00 -2.54**

Benches 3.13 .90 2.92 .96 2.98 0.94 -1.44
Tidiness 3.08 1.07 3.24 .96 3.19 0.99 1.07
Views 2.48 .98 2.43 .96 2.45 0.96 -.36

Sidewalks 3.13 1.15 2.83 1.04 2.92 1.08 -1.83
Traffic lights 3.19 1.04 3.04 .94 3.08 0.97 -1.04

Traffic accidents 3.08 1.03 3.28 1.07 2.78 1.06 1.29
Street lights 3.38 .95 3.09 .92 3.17 0.93 -2.05*
Crime rate 3.56 1.18 3.77 1.21 2.29 1.21 1.17

Slopes 3.30 1.16 3.42 1.17 2.61 1.17 .73

Personal and 
social factors

Social support 3.20 1.03 2.89 1.06 2.98 1.06 -2.04*
Attitude 4.03 .94 3.40 1.11 3.58 1.10 -3.98***

Self-efficacy 4.02 .92 3.39 1.10 3.57 1.08 -3.99***
Intention 3.48 1.22 2.87 1.43 3.05 1.40 -3.00***

* Sufficient walk: walk over 150 minute per week as recommended by Korea council of sports for all (2009)

Table 4. Awareness of walking environment by rural femal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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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도시에 비해 걷기운동 실천량이 적으며, 건강유지

에 있어 운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

다. 따라서 농촌여성들도 농한기와 여가시간을 이용한 

간단한 보행활동이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홍보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개인적

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

들의 삶의 질 저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고령사회인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이며, 특히 지역계층 간의 복지를 

이끌어 낸다는 차원에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며 여성노인은 보건과 복지의 연

계가 가장 필요한 계층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노인 보

행사고가 높은 일부의 농촌지역에서 조사하였다는 점과 

노인복지시설, 노인회관, 노인정의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을 중심으로 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연구에

서는 대상지역과 표본수를 늘려 보다 다양한 사회인구학 

변인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1) 유년층 (0 14세) 인구에 대한 노령층 (65세 이상) 인구의 비
율로 우리나라의 2009년 노령화지수는 63.5로 처음으로 60을 
넘어섰으며, 2000년의 34.3과 비교해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

주2) BMI (Body Mass Index) = 체중 (kg) / 신장 (m2)

주3)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을 구성하는 주요개념으로 이 이론
에서 행위의 채택 및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지되고 있다 (Bandura,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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