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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천

명으로 체 인구  14.3%를 차지하고 있고, 2060년에

는 41.0%가 될 것으로 상된다(Statistics Korea, 2018). 

이로 인해 매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와 단체에 참여

하여 활동하는 고령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우리나라 55〜59세 고용률은 72.6%, 60〜64세 

60.6%, 65〜69세 45.5%, 70〜74세 33.1%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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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노인의 여가생활시간의 유형을 살펴보고, 일반  특성에 따른 여

가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 :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 자료(Raw data)  65세 이상 노인 9228명의 일반  특성과 시간 사용에 해당되는 

자료를 사용하 다. 연구 상자의 가구·개인 련 사항과 주된 행동에 한 여가생활시간 사용에 따른 행동분류(

분류 1개, 분류 7개, 소분류 39개)를 최종 으로 비교·분석하 다

결과 : 첫째, 한국노인들은 여가생활시간 유형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가구 련 사항에 따른 여가생활시간 분석 결과 성별, 가구 소득은 문화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혼인상태의 경우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과 문화  활동 유형

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개인 련 사항에 따른 여가생활시간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도는 모든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경제활동 상태와 월평균 소득의 경우 문화  

활동과 의례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개개인의 배경(Context) 안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발견하고, 이를 삶 속에 히 배치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여가생활시간의 활용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한국노인의 사회  고립을 방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한 작업치료 재 방안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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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실정이다(Statistics Korea, 2018). 

최근 이러한 노인 인구의 격한 성장에 따른 사화 구

조  변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노인 스

스로 ‘노년기에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

인지’에 한 사회  심이 차 증 되고 있다(Yoon, 

2015). 노인의 극 인 여가활동은 은퇴 후 사회와 가족

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벗어나 자 심과 자신감을 주고 자

아실 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다(Kim, 2014). 

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건강증진은 물론 삶에 한 

즐거움과 생활수  향상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 생활

의 재충  기회를 제공한다(Jeong & Lee, 2013).

미국작업치료사 회의 공식문건인 작업치료실행

체계(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Ⅲ : 

OTPF-Ⅲ)에 의하면 여가는 일, 자기 리 는 수면과 

같은 의무 인 작업 참여 이외의 자유 시간에 참여하는 

비강제 이고, 내  동기가 있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4). 

하지만 부분의 노인들은 자발 이든 강제 이든 직업

생활에서 유리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강요된 여가생활을 갖

게 된다(Lee, 2011).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역사 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왔고, 한 여유를 갖지 못하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의

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Sung, Lee, & Baik, 2017). 

미래사회의 노인들은 재보다 교육과 생활수 이 더 

높아질 것이고, 삶의 목표와 방식 한 많이 달라질 것이

기 때문에 기본 인 생존을 넘어 자신들의 삶에서 생산

인 여가활동과 성공  노후를 한 련 정책  서비

스 제공에 심과 요구가 더욱 확 될 것이다(Lee & 

Lim, 2012). 노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한 이

해는 집단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나 욕구(needs)를 알

게 됨으로써 노인집단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이

해하는데 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Kim, 2007). 작업은 

생존과 련이 있고(Wilcock, 2006), 시간 사용은 작업 

참여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시간 사용의 방법을 하

게 조 해 으로써 작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Backman, 2004). 

고령 사회와 함께 노인 집단의 규모가 거 해지고 그 

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시간 사용 패턴에 

한 분석은 사회 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Yang, 2007). 이러한 배경에서 통계청은 한민국 국

민이 하루를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악하여 국민

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1999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청 자료

는 노인들의 여가시간 사용에 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

다(Statistics Korea, 2014). 최근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별 작업시간 변화 추이 분석(Kim, Hong, & Park, 

2017), 기혼가구를 상으로 한 문화  여가활동의 시간

사용에 한 결정요인(Park & Heo, 2018), 부부의 가사

노동시간 변화(Kim & Chin, 2016) 등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하지만 고령사회 이 후 인구구조가 역 피라미

드의 형태로 변경되는 시 에 생존하는 한국노인들의 

여가생활시간을 악하고, 비교·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사회에서의 시간에 한 연구는 자신을 정의하

고 행동을 이끌어 가는 주요 기제의 역할을 하며, 개개

인은 시간 사용에 한 결정을 통해 자신의 표 인 

정체성을 결정하게 된다(Backman, 2004). 이처럼 작업

치료사들은 작업들의 배열을 유지하거나 시간 사용의 

방법을 하게 조 해 으로써 라이 스타일을 재

설계하도록 조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Anaby, Backman, & Jarus, 2010; Backman, 

2004). 한 균형 있는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근거 마련을 해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시간

의 변화에 따른 작업 역별 시간 사용을 악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작업  배경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주요 

작업 역을 감안하여 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4; Hinojosa & Kramer, 1997; Kim, Hong, & Park, 

2017).

이러한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14) 생

활시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실태를 악하고, 일반  특성과 여가생활시간 사용 형

태를 비교·분석하여 성공 인 노화와 균형 잡힌 여가생

활시간 사용을 한 작업치료 재 로그램 계획에 필

요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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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즉,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이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국가기

본통계로써 1999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서 실시

되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24시간동안 어

떤 행동을 언제 얼마나 하는가를 조사하여 국민의 평균

인 생활방식(lifestyle)과 삶의 질을 악한다. 생활시

간조사에 나타난 각종 시간 량, 시간 별 행 자비율 등 

다양한 시간 사용 자료는 삶의 질 측정  노동·복지·문

화·교육·교통 등 정부 정책 수립  학문 연구의 기 자

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14년에 실시된 생활시간조사에는 국 약 12,000가

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약 27,000명)을 조사하 다. 

조사 상은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만 99세 

이하 연령의 가구원  설문 내용에 한 응답과 시간일

지 기입이 가능 가구원을 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표 

내용  [가구 련 항목, 개인 련 항목]은 상 가구와

의 면 을 통해 조사원이 기입하며, [시간일지  련 

항목]은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주로 한 행동, 행  장

소/이동수단, 함께 한 사람과 동시에 한 행동을 2일 동안 

직  기입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주로 한 행동에 

한 시간 사용량을 분석에 사용하 고, 시간 사용에 따른 

행동분류는 9개 분류, 42개 분류, 138개 소분류로 구

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1개의 분류(교제  여가활

동), 7개의 분류, 39개의 소분류를 자료 분석에 용하

다. 

2. 표본 추출  분석 상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표본 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

택 총 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269,664개 조사구이다. 

표본은 층화 2단 집락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되었다. 16

개 시도의 지역층별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한 후 확률비례

추출방법(PPS_SYS)을 이용하여 800개 조사구를 추출하

다(1단 추출). 추출된 조사구 내 시작가구로부터 15가

구를 조사하여(단순임의추출, SRS), 총 12,000가구(800가

구ｘ15가구=12,000가구)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만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상으로 실시하 다(2단 추출). 최

종 응답가구 11,986가구 내 만10세 이상 가구원 27,716명 

 26,988명이 응답하 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시간 일지 

수는 53,976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만 나이가 65

세 이상인 노인 9228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3. 변수의 구성  산출방법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교제  여가활

동(여가생활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여기에는 1

개의 분류(교제  여가활동), 7개의 분류(교제 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 활동, 문화  활동, 

스포츠  포츠, 의례 활동, 기타 여가활동), 39개의 소

분류( 면교제, 화상·음성교제, 문자·메일교제, 기타 교

제 련 행동, 책 읽기, 신문 보기, 잡지 보기, 실시간 방소 

보기, 비디오 보기, 라디오 듣기, 오디오 듣기, 인터넷 정

보검색, 기타 미디어 련 여가활동, 개인  종교 활동, 

종교 집회·모임 참가, 기타 종교 련 행동, 화 ·비디

오방, 연극·콘서트, 미술작품·박물  람, 스포츠 경기 

람, ·드라이 , 기타 문화·  활동, 걷기·산책, 달

리기·조깅, 등산, 자 거·인라인, 개인운동, 구기운동, 낚

시·사냥, 기타 스포츠· 포츠, 혼상제 등 의례, 집단게

임·놀이, 컴퓨터·모바일 게임, 개인 취미활동, 여가·교양 

학습, 유흥,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쉼, 기타 여가 

련 행동)로 구분된다(Table 1). 독립변수의 경우 2014

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가구원용 조사표에 명시된 가구

련 사항(성별, 혼인상태, 가구소득)과 개인 련 사항

(교육정도, 경제활동 상태, 월평균 소득)을 구분하여 분

석에 용하 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자료의 유의수 은 .05로 

설정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 고, 한국노인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은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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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의 경우 성별은 여성 5428

명(58.8%), 남성 3800명(41.2%)이었고, 혼인상태는 배우

자 있음 5624명(60.9%), 사별 3342명(36.2%), 이혼 212명

(2.3%), 미혼 50명(0.5%)으로 배우자 있음이 가장 많았다. 

가구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 3776명(40.9%), 100만원

〜299만원 3618명(39.2%), 300〜499만원 1198명(13.0%), 

500〜699만원 378명(4.1%), 700만원 이상 258명(2.8%) 순

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 상태는 일을 하지 않음 6350명

(68.8%), 일하 음 2848명(30.9%), 휴가  일시휴직 30명

(0.3%) 순으로 분석되었고, 교육 수 의 경우 등학교 

3498명(37.9%), 안 받았다 1900명(20.6%), 고등학교 1520

명(16.5%), 학교 1500명(16.3%), 학교(4년제 미만) 

678명(7.3%), 학교(4년제 이상) 132명(1.4%) 순으로 나

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7080명(76.7%), 100

만원〜299만원 1842명(20.0%), 300만원〜499만원 228명

(2.5%), 500만원 이상 78명(0.8%)로 분석되었다(Table 2).

2. 한국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사용 비교

한국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사용량을 평균 분석한 결과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241.55±146.45)에 사용되어지

는 시간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순으로 교제 활

동(52.72±60.17), 스포츠  포츠(45.67±65.33), 기타 여

가활동(44.50±61.38), 종교 활동(20.54±62.96), 문화  

활동(2.00±17.99), 의례 활동(0.96±11.37)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3).

Table 1. Types of Social Intercourse and Leisure Time Activities

7  Social Intercourse and Leisure Time Activities

71  Types of Social Intercourse 75  Sports and Leports

711    Direct Face to Face 751    Walking․Stroll

712    Video․Voice 752    Running․Jogging

713   Text Messages․ E-mail 753    Climbing

719    Others(etc) 754    Cycling․Inline Skating

72  Leisure Activity with Media 755    Individual Workout

721    Reading Books 756    Ball Game Sports

722    Reading Newspaper 757    Fishing․Hunting

723    Reading Magazine 759    Others(etc)

724    Watching TV Shows 76  Ritual Activity

725    Watching Video 761    Four Ceremonial Occasions

726    Listening to Radio  79  Other Leisure Activities

727    Listening to Audio 791    Group play․games

728    Searching the Internet 792    Computer․Mobile Games

729    Others(etc) 793    Personal hobbies

73  Religious Activity 794    Learning Liberal arts

731    Personal Religious Activity 795    Entertainments

732    Participating in Religious Act․gathering 796    Smoking

739    Others(etc) 797    Relaxing

74  Cultural and Sightseeing Activity 799    Others(etc)

741    Movie Theater․Video Room

742    Play․Concert

743    Art Gallery․Museum

744    Watching Sports Games

745    Sightseeing․Driving

749    Others(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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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노인의 일반  특성(가구 련 사항)에 

따른 여가생활시간 비교

한국노인의 가구 련 사항에 의한 여가생활시간 하  

유형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교제 활동(p=.000), 미

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0), 스

포츠  포츠(p=.000), 의례(p=.004), 기타 여가활동

(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혼인상

태의 경우 교제 활동(p=.000), 종교 활동(p=.000), 스포츠 

 포츠(p=.000), 의례(p=.023), 기타 여가활동(p=.000)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가구 소

득에 따른 교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p=.000), 종교 활동(p=.000), 스포츠  포츠(p=.000), 

의례(p=.000), 기타 여가활동(p=.007)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3800 41.2

Female 5428 58.8

Marital Status

Unmarried 50 0.5

Married 5624 60.9

bereaved 3342 36.2

Divorced 212 2.3

Household Income

below 100 3776 40.9

100∼299 3618 39.2

300∼499 1198 13.0

500∼699 378 4.1

above 700 258 2.8

Economic Activity Status

once worked 2848 30.9

temporary leave of absence form work 30 0.3

never worked 6350 68.8

Education Level

uneducated 1900 20.6

elementary 3498 37.9

middle school 1500 16.3

high school 1520 16.5

collage 678 7.3

graduate 132 1.4

Average Monthly Income

below 100 7080 76.7

100∼299 1842 20.0

300∼499 228 2.5

above 500 78 0.8

Table 3. Time for Leisure Activities (N=9228)

Category Mean(SD)

Social Intercourse 52.72(60.17)

Leisure Activities with Media 241.55(146.45)

Religious Activity 20.54(62.96)

Cultural and Sightseeing Activity 2.00(17.99)

Sports and Leports 45.67(65.33)

Ritual Activity 0.96(11.37)

Other Leisure Activities 44.50(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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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노인의 일반  특성(개인 련 사항)에 

따른 여가생활시간 비교

한국노인의 개인 련 사항에 의한 여가생활시간 하  

유형을 비교한 결과 교육정도에 따른 교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0), 문

화  활동(p=.000), 스포츠  포츠(p=.000), 의례

(p=.017), 기타 여가활동(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Table 4. Leisure Activity Time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lderly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Leisure Activity Time

Social 

Intercourse
Media Religion Culture Sports Rituals Others

M(SD)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3800(41.2) 44.49(55.71) 274.94(154.20) 11.75(51.27) 2.22(18.40) 63.13(76.40) 1.40(13.74) 48.04(66.09)

Female 5428(58.8) 58.48(62.48) 218.17(135.98) 26.70(69.34) 1.85(17.70) 33.44(52.98) 0.66(9.36) 42.87(57.77)

p=.000*** p=.000*** p=.000*** p=.343 p=.000*** p=.004** p=.000**

Marital Status

Unmarried 50(0.5) 68.00(84.34) 227.00(146.32) 50.40(107.07) 0.00(.00) 68.40(82.86) 1.20(8.48) 24.40(30.98)

Married 5624(60.9) 46.24(55.26) 239.01(146.49) 16.43(55.64) 2.15(18.42) 50.47(69.22) 1.25(13.57) 42.83(60.22)

bereaved 3342(36.2) 64.30(66.33) 245.13(144.20) 26.67(71.52) 1.86(17.76) 37.31(57.07) 0.49(6.62) 49.04(63.59)

Divorced 212(2.3) 38.49(46.31) 255.89(176.31) 26.27(76.65) 0.76(10.99) 44.39(62.38) 0.61(6.47) 43.39(57.97)

p=.000*** p=.101 p=.000*** p=.528 p=.000*** p=.023* p=.000***

Household 

Income

below 100 3776(40.9) 58.70(64.23) 251.76(147.35) 23.05(65.74) 1.58(16.20) 42.13(62.08) 0.59(7.80) 45.61(61.09)

100∼299 3618(39.2) 49.33(57.21) 231.77(144.16) 15.64(54.16) 2.15(19.06) 45.42(64.97) 1.09(10.15) 45.66(61.58)

300∼499 1198(13.0) 47.76(54.90) 237.72(151.96) 28.83(80.03) 2.17(17.13) 49.59(68.85) 0.88(8.05) 45.24(65.27)

500∼699 378(4.1) 50.47()62.02 247.73(136.33) 17.56(52.51) 2.98(20.07) 58.60(72.61) 3.76(36.38) 40.45(56.80)

above 700 258(2.8) 38.95(51.51) 238.06(143.89) 18.68(53.88) 4.03(26.11) 63.72(80.91) 0.93(6.71) 32.17(47.68)

p=.000*** p=.000*** p=.000*** p=.142 p=.000*** p=.000*** p=.007**

Table 5. Leisure Activity Time by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lderly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Leisure Activity Time

Social 

Intercourse
Media Religion Culture Sports Rituals Others

M(SD) M(SD) M(SD) M(SD) M(SD) M(SD) M(SD)

Education 

Level

uneducated 1900(20.6) 66.66(69.13) 242.46(145.03) 15.57(52.68) 1.07(12.31) 29.42(49.75) 0.26(3.47) 52.23(67.19)

elementary 3498(37.9) 52.66(59.29) 237.50(142.70) 20.27(62.44) 1.37(15.46) 39.40(60.41) 0.90(9.81) 42.88(57.03)

middle school 1500(16.3) 49.20(58.41) 231.76(145.86) 21.75(67.28) 2.26(20.31) 48.98(66.92) 1.11(9.74) 40.51(57.67)

high school 1520(16.5) 44.01(52.37) 245.27(154.18) 23.61(67.64) 3.11(20.99) 63.37(75.89) 1.65(19.57) 45.17(62.55)

collage 678(7.3) 42.14(52.74) 264.94(151.55) 24.58(67.71) 4.79(28.18) 68.62(75.49) 1.26(12.03) 44.39(67.78)

graduate 132(1.4) 48.03(47.38) 284.01(133.68) 29.69(75.50) 2.12(14.31) 86.51(82.05) 1.51(9.20) 49.40(69.03)

p=.000*** p=.000*** p=.001** p=.000*** p=.000*** p=.017* p=.000***

Economic 

Activity Status

once worked 2848(30.9) 45.17(55.41) 172.77(124.61) 11.69(47.86) 1.86(18.14) 27.96(52.33) 1.09(9.83) 32.49(48.36)

temporary leave 

of absence form 

work

30(0.3) 50.00(48.42) 312.33(137.43) 0.00(0.00) 3.67(20.08) 29.67(48.95) 0.00(0.00) 78.33(78.12)

never worked 6350(68.8) 56.11(61.95) 272.07(145.05) 24.61(68.41) 2.06(17.91) 53.68(68.96) 0.90(12.03) 50.45(65.52)

p=.000*** p=.000*** p=.000*** p=.780 p=.000*** p=.679 p=.000***

Average 

Monthly 

Income

below 100 7080(76.7) 54.75(61.92) 247.27(146.21) 21.76(64.82) 1.83(17.18) 41.87(61.52) 0.78(11.12) 46.31(62.59)

100∼299 1842(20.0) 46.94(54.29) 219.37(144.14) 16.81(57.03) 2.82(21.65) 54.79(73.02) 1.53(12.23) 40.06(55.86)

300∼499 228(2.5) 41.62(48.26) 254.17(153.47) 18.60(58.12) 1.18(10.40) 77.76(82.90) 1.58(12.66) 49.43(69.61)

above 500 78(0.8) 37.18(47.42) 208.84(148.11) 4.23(17.24) 1.15(10.19) 81.28(89.71) 1.92(8.98) 28.72(37.04)

p=.000*** p=.000*** p=.002** p=.157 p=.000*** p=.057 p=.000***



 KCBOT Vol. 9, No. 1, 2019  63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교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0), 스

포츠  포츠(p=.000), 기타 여가활동(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월평균 소득에 따른 교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2), 스포츠  포츠

(p=.000), 기타 여가활동(p=.007)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Ⅳ. 고 찰

고령사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작업  역할의 재

창조는 한국노인의 삶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한 

사항으로 그  여가생활시간의 유형은 성공 인 노화에 

있어 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

국노인의 여가활동을 시간  개념의 지표로 악하고,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성공 인 노화를 

한 활용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 다. 작업치료사는 시

간 사용의 맥락 안에서 클라이언트와 력하여 치료 

재를 설계하고, 만족스러운 라이  스타일을 재설계함에 

있어 활동의 질을 분석하고 변경해야 한다(Larson & 

von Eye, 2010).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  

분 기와 련 정책들을 감안하여 향후 노인들이 퇴직 

이 후 주도 인 삶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은 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요한 사항이며, 그 

 여가활동에 심은 차 증 되고 있다. 이를 해 

재 동시 에 삶을 살아가는 한국노인들의 여가생활시간

을 악하고, 상자 개개인이 지닌 일반  특성에 따른 

비교 연구는 성공 인 노화는 물론, 방  차원에서 임

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학문 으로 여가에 한 개념은 시간, 활동  의식으

로서의 여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여가 개념의 

모호함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여가활동 분류의 기

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Heo & Kim, 2016). 본 연구

에서는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노인의 여가생활을 시간  개념으로 분석하 고, 

그 결과를 심으로 본 연구자는 함의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사용량의 경

우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241.55±146.45), 교제 활동

(52.72±60.17), 스포츠  포츠(45.67±65.33), 기타 여가

활동(44.50±61.38), 종교 활동(20.54±62.96), 문화  

활동(2.00±17.99), 의례 활동(0.96±11.37) 순으로 분석되

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실태

조사 결과 부분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와 같은 행

로 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분석한 Lee, 

Song, & Kim(2008)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는 부분의 한국노인들의 경우 퇴직 이 후 정

상노화를 경험하는 세 로서 명확한 역할을 가지지 않은 

채 재가에서 보내는 시간 사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단순히 남

는 시간을 보내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며, 한 성공 인 노화에 있어 

그 요성이 차 확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이 외의 건

설 인 여가활동을 탐색하고, 이를 개개인의 라이  스

타일에 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Park & Kim, 

2013). 

본 연구는 한 한국노인의 가구 련 사항에 의한 여

가생활시간 하  유형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성별에 따

른 비교에서 문화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역 즉, 교

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0), 스포츠  포츠(p=.000), 의례(p=.004), 기

타 여가활동(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비록 조사 시 과 거주지역이 다른 연구 결과이지

만 Lee(2011)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다. 해당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일반인의 학습, 미

디어이용, 종교 활동, 스포츠  집 밖의  활동, 취미 

 그 외 여가활동에서 유의마한 차이를 확인하 고, 

  문화행사참여, 교제 활동 역에서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교제 활동(p=.000), 종교 활동(p=.000), 

스포츠  포츠(p=.000), 의례(p=.023), 기타 여가활동

(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가구 소득에 따른 교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

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0), 스포츠  포츠

(p=.000), 의례(p=.000), 기타 여가활동(p=.007)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노인의 개인 련 사항에 의한 여가생활시간 하  

유형을 비교한 결과 교육정도에 따른 교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0), 

문화  활동(p=.000), 스포츠  포츠(p=.00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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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p=.017), 기타 여가활동(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학력에 따른 여

가활동 참여시간 분석에서 종교 활동과 취미  그 외 여

가활동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Lee, 2011). 이는 2009년

에 시행된 선행연구에 비해 5년이 지난 2014년의 연구 

상자들이 보다 상 으로 교육수 이 높아졌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교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0), 스포츠  포츠(p=.000), 기타 여가활동

(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월평균 소득에 따른 교제 활동(p=.000),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p=.000), 종교 활동(p=.002), 스포츠  포츠

(p=.000), 기타 여가활동(p=.007)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가의 개념과는 

상이하지만 여가활동 참여자의 교육수 , 월별가구소득 

등이 여가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확인한 

Heo & Kim(2016)의 연구를 지지한다. 해당 연구는 한

민국 통계청에서 생산한 자료인 ‘2015년 사회조사표’로서 

국가단  통계를 이용하 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명제를 

확인하는데 유용하 다고 사료된다. 한 성공 인 노화

를 한 방  작업치료 개입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외 작업치료의 경우 오래 부터 성공 인 노화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남가주 학의 성공

인 노화연구(The USC Well Elderly Research Study)

가 표 이다(Jackson, Carlson, Mandel, Zemke, & 

Clark, 1998; Jackson et al., 2009). 해당 연구는 고령자를 

한 신 인 방  작업치료의 개입을 기술하고 있으

며, 개개인의 배경(context)과 문화(culture)가 다른 60살 

이상의 아 리카계 미국인, 아시안, 백인, 히스패닉계 인

종을 상으로 시행되었다. 성공 인 노화를 해 인간

의 라이 스타일 재설계 로그램(Lifestyle Redesign 

Program)을 시행하 고, 로그램의 핵심 의도는 시간 

사용 측면에서 신체 ·정신  웰빙(well-being)을 강화

할 수 있는 작업 참여를 통해 연구 상자들이 라이 스

타일 변경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Clark et al., 

1991; Jackson, Carlson, Mandel, Zemke, & Clark, 1998; 

Jackson et al., 2009). 작업에서의 다양한 변화는 신체·정

신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만족 증진에도 기여한다. 따라

서 한국 노인의 여가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 유형을 

시간 사용 에서 분석하고, 이를 추후 방  차원에

서의 작업치료 로그램 용하는 것은 한국노인의 건강 

증진과 성공 인 노화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의 주된 여가생활시간 유형을 

악하 고, 더불어 일반  특성에 따른 여가생활시간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교육정도, 경제활동 상태 등

의 일반  특성은 개개인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으며, 이

는 곧 배경의 차이를 의미한다. 작업치료실행체계(OTPF)

에서는 배경을 클라이언트의 내 , 외 인 다양한 련된 

상태, 여기에는 문화 , 개인 , 시간 , 가상  배경을 포

함하고 있다고 정의한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4). 한국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사용은 그

들의 사회·문화 인 배경 안에서 이 질 것이고, 이러한 

배경은 인간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을 고

려한 작업치료 로그램 계획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시간사용의 측값을 통해 

구분하고, 이를 통해 한국노인들의 여가생활시간 유형을 

간명하게 정리하 으며, 더불어 일반  특성에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겠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 유형과 평일 그리고 주말의 시간 배

분과 투자에 한 시간 사용 형태를 비교 분석하지 못하

다. 한 각각의 변수 설정에서 명확한 거의 틀 없이 

선정되어 연구 결과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감안하여 균형 잡힌 여가생

활  성공 인 노화를 실 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  

변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한국노인의 여가생활시간을 악하고 일반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을 하고자 하 다. 그 결과 한국노인들은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

고, 의례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 사용량이 가장 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퇴직 이 후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  분 기 속에서 부분의 한국노인들은 미디

어를 활용한 여가활동과 같은 수동 인 여가생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구 련 사항(별, 혼인

상태, 가구소득)과 개인 련 사항(교육정도, 경제활동 상

태, 월평균 소득)에 따른 여가생활시간 유형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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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노인 개개인의 일반  특

성과 여가생활시간을 고려한 작업치료 재 근은 건강

한 고령사회 분 를 조성하고, 성공 인 노화를 해 필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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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lderly and 

Their Leisure Time Spending 

: Analyzing the Data of Hours of Living 2014

Kim, Hyeong-Min*, M.P.H., O.T., Kim, Dong-Hyun*, Ph,D., P.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imcheon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ypes of leisure time spending of the Korean elderly according to 

the data of Hours of Living 2014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compare and analyze features of 

leisure time spending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Method : This study has only adopted the data of 9228 elder people whose ages were above 65, an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ime spending features form the data of Hours of Living 2014. The final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made through behavior classification (1 major classification, 7 medium 

classification, 39 minor classification), which reflects how the elderly spend their leisure time according to 

their household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Result : Firstly, the Korean elderly were found to spend most of their leisure time with media. Secondly, 

analyzing the features of leisure time spending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ir 

gender and household incom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ypes of leisure time activities except 

for cultural and sightseeing activity. And their marital stat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st of the 

leisure time activities excluding leisure time activity with media and cultural and sightseeing activity. 

Thirdly, analyzing the features of leisure time spending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ir education level has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ypes of leisure time activities. As for their 

economic activity status and average monthly income, they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most of the 

leisure time activities excluding cultural and sightseeing activity and ritual activity. 

Conclusion : We should help to find meaningful occupation within personal contexts and arrange it properly 

with balanced leisure time spending. Moreover, it is highly important to have appropriate occupational 

approach to prevent social isolation of the Korean elderly, and ensure their fruitful and successful later life.

Key words : Successful aging, Time, Leisure time, the Korean elder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