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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of exercise maintenance in elderly 
with osteoarthritis (OA). Methods: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9 older adults with OA 
who have been exercising for more than six months. Results: Two main themes emerged from the analysis: the changing 
exercise in life’s journey (exercise maintained by self and family affection, exercise maintained by social networking ex-
pansion, exercise changing for function and body-image and exercise changing for economic efficiency) and the exercise 
pervaded into the life (Exercise used as a side effect-free treatment, exercise internalized by will and a sense of accom-
plishment and exercise become daily routine habits). Conclusion: Despite the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aging 
and OA, participants made exercise a part of their lives by changing it to fit their own functions, abilities and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overall situation and to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 and exercise 
based on the theory as well as the individual’s overall fitnes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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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 증가와 이

로 인한 노인 의료비 상승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노

인들이 인지하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문제로 노인들의 89.2%

가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고혈압(56.7%), 관

절염(33.4%), 당뇨병(22.6%) 순으로 관절염 노인 중 72.7%가 

퇴행성관절염이라 불리는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Korea Insti-

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5). 골관절

염은 통증을 주 증상으로 신체적 기능과 독립을 위협하여 만성

적으로 관절 불능을 야기하는 질환이다(Howe, 2016). 골관절

염으로 인한 반복적인 통증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Fitzcharles, Lus-

sier, & Shir, 2010),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등 주요 노인성질

환보다 노인 삶의 질에 더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Hawkins et al., 2013).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치료는 기저 질환, 통증의 특성, 환자

의 심리상태 등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필수 

요소는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의 결합을 통한 환자관리

이다(Fitzcharles et al., 2010). 골관점염에서 약물치료는 통증

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노인에서 약물의 장기적 복용은 

위장관계와 심혈관계에 부작용(Nüesch et al., 2011)을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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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골관절염 노인들이 약물치료와 함께 

비약물적 치료방법을 병행하여 통증을 예방, 조절, 관리하고 

있다(Fitzcharles et al., 2010). 대표적인 비약물적 치료는 운동

(Han & Seung, 2012), 마사지(Atkins & Eichler, 2013) 등이 

있다. 이중 운동은 질병 중증도, 통증 수준 및 기능 상태와 상관

없이 모든 골관절염 환자의 임상 관리지침에서 권장된다(Ben-

nell, Dobson, & Hinman, 2014). 골관절염 환자가 운동을 하

지 않을 경우, 관절의 경직과 변형으로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염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전신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등 골

관절염 관련 장애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비만 및 

당뇨와 같은 추가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증가된다(Nüesch et 

al., 2011). 최근 진행된 체계적 문헌고찰(Howe, 2016)결과 대

부분의 운동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 골관절염 노인의 

통증과 기능에 확실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골관절염 노인에

게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

환 위험요인의 감소와 신체기능 유지는 물론 사회적 접촉의 기

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질환자들이 골관절염 증상을 단순한 노화의 과

정으로 받아들여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Par-

sons, Ingram, Clarke-Cornwell, & Symmons, 2011). 또한 

골관절염 노인들은 골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신체 활동과 운

동에 참여하면 감염된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잘못 알거나

(Bennell et al., 2014), 골관절염이 심할 때는 운동을 해도 효과

가 크지 않다고 오해하기도 한다(Holden, Nicholls, Young, 

Hay, & Foster, 2012). 비록 운동에 참여하게 된 노인들이라도 

중재 적용 후 운동 순응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Ravaud et 

al., 2004) 양상을 보인다. 운동이 몇 달간 중단된 후엔 운동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순응도는 골관절염 환자의 

장기적 운동효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Mazieres et 

al., 2008). 이렇듯 골관절염 노인에게 있어 운동참여 뿐 아니라 

지속이 어렵고(Resnick & Spellbring, 2000) 순응도의 최대화

가 운동치료 성공의 핵심(Bennell et al., 2014)이므로 운동치

료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골관절염 노인들에서 운동을 지속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골관절염 노인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골관절염에서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양적 연구들(Fransen & Mc-

Connell, 2009; Iwamoto, Sato, Takeda, & Matsumoto, 

2011)은 물론 골관절염 노인들의 운동장애요소들과 촉진요소

들에 대한 질적 연구들(Petursdottir, Arnadottir, & Halldors-

dottir, 2010; Wilcox, Oberrecht, Bopp, Kammermann, & 

McElmurray, 2005)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은 운동중재의 필요성과 효과(Choi, Kim, & Kim, 2009; 

Han & Seung, 2012)가 대다수였고, 수중운동 지속, 중단 요인

에 관한 조사연구(Kang, Kim, & Lee, 1999)가 있었으나 운동

지속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부족하였다. 양적 연구들을 통

해 다양한 운동중재가 골관절염 노인들의 증상과 기능개선에 

효과적임이 입증(Han & Seung, 2012; Iwamoto et al., 2011)

되었고, Kang 등(1999)의 연구에서 시간부족, 통증 등이 운동

을 중단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이 운동을 지속

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골관절염 노인에서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운동지속을 통한 질병진행 및 합병증 감소, 증

상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지속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험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지속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골관절염 노인들의 운동지속 경험을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골관절염 노인

들의 운동지속을 위한 맞춤형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골관절염 노인들은 어떻게 운동

을 지속하는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골관절염 노인들의 운동지속 기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포커스 집단면접을 이용하여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이다. 포커스 집단면접은 특정

집단의 복잡한 행동이나 동기를 밝히며, 건강 신념, 태도, 인지, 

잘못된 생각, 통찰력 등의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하다(Kim, 

Kim, Lee, & Lee, 2000). 또한 소수자 집단과 같이 접근이 어려

운 그룹에 접근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집단 상호간의 작용을 

자극하여 민감하고 감정적인 주제를 포함한 특정 관심주제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하며 보다 짧은 시간에 질

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모으는 데 유용한 자료수집방법이다

(Kim et al., 2000).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지속 경험을 서술하

기 위해 포커스 집단면접을 이용함으로써 경험의 본질과 구조

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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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ees

Interviewee Age (year) Gender
Disease duration

(month)
Exercise duration

(month)
Sleeping 
disorder

1-1 81 Female 193 36 No

1-2 89 Female 480 540 Yes

1-3 69 Female 71 64 Yes

1-4 75 Female 8 8 Yes

1-5 67 Female 38 27 Yes

1-6 66 Female 62 48 Yes

1-7 70 Female 198 148 Yes

1-8 69 Female 13 30 No

1-9 67 Female 86 244 No

2-1 83 Male 147 147 No

2-2 69 Female 18 186 No

2-3 90 Female 482 63 Yes

2-4 76 Female 10 13 Yes

3-1 68 Female 58 88 Yes

3-2 68 Female 24 60 No

3-3 68 Female 38 86 Yes

3-4 67 Female 36 240 Yes

3-5 70 Female 240 180 No

3-6 68 Female 20 187 No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사에게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B시의 지역 

사회 운동모임 2~3곳을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

로 연구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들의 면담

이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3그룹(9명, 4명, 6명)으로 구분 집

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세번째 집단면접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가 이루어져 면접을 중단하여 최종적

으로 19명이 연구참여자가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은 다음과 같다(Table 1). 평균 연령은 73세(범위: 66~90세)로, 

한 명만 남성이었다.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는 6명이었으며, 평

균 65.56±27.44만원이었다. 독거노인 4명을 제외하고 15명이 

배우자나 자녀와 거주하고 있었다. 골관절염 유병 기간은 평균 

117개월(8개월~40년)이었고, 운동 유지 기간도 평균 126개월

(8개월~45년)이었다. 하지 통증을 호소한 15명의 통증 부위는 

무릎이 14명, 다리가 1명이었으며 약 63%(12명)가 지난 3일 이

내에 1~2일 이상 중간 정도 이상의 통증을 경험하였다. 또한 

57.9%(11명)가 수면장애를 보고하였다.

3. 자료수집 

1) 질문지 개발 

포커스 집단면접 연구방법의 절차(Krueger, 2015)에 따라 

준비단계로 포커스 집단면접 진행 전 문헌 고찰을 통해 질문을 

결정하고,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여 참

여자 속성, 수, 그룹의 수, 일정, 시간, 장소 등을 확인, 결정하여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하고 계신 규칙적인 운동은 무엇입니까?

 골관절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

니까?

 골관절염이 있는 것이 운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운동 중 가장 유지하기 쉽고 지속 가능했



4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이유미 · 박연환

던 운동은 무엇이고, 유지가 어려웠던 운동은 무엇입니

까? 각각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유지하고 계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점이 있으십니까?

 운동유지를 방해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텐데 이러

한 경험들과 이를 극복하게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주

십시오. 

 가족들이나 친구 그 밖에 운동을 방해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도움이나 방해를 경험하

셨습니까?

 그 밖에 운동유지에 있어 장애요소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운동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 받고 싶은 도움이 있습니까?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운동모임 

장소인 노인정과 회의실에서 총 3회의 포커스 집단면접으로 이

루어졌다. 각 참여자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

였으며, 면담시간은 평균 2시간 30분이었다. 연구자가 포커스 

집단면접의 진행자로 참여하였고, 매 면담 시 1-2명의 보조자가 

함께 참석하여 참여자들의 동의서 작성을 보조하고, 면접 분위

기와 참여자들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포커스 집단면접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핸드폰 두 대에 녹음하였다. 면접내용 녹음은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가 모

두 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포커스 집단면접의 녹음 필사본, 

면담 중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 노트와 포커스 집단면접 직후 작

성한 디브리핑 노트 등 모두 A4 용지 약 125쪽 분량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를 보장하기 위해 S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1706/001-001)을 받았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노인 중 참여 

의향을 보인자에게 연구진행 전 정보 시트를 제공하고 서면동

의서를 바탕으로 연구에 대해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언제든 참여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분들에 한에 서면 동의서를 받아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해 면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며 연구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코드번호를 사용하여 인

터뷰를 필사하고 설문지는 열쇠가 달린 캐비닛에 보관하여 연

구 책임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필사한 자료와 설

문지를 입력한 정보 등 텍스트 사본은 워드 프로세서나 PDF파

일로 유지하며 암호로 보호된 개인 컴퓨터에 저장, 보관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기에 앞서 대학원 과정

을 통해 ‘질적자료분석론’수업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논문 

작성법 등 질적 연구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포

커스 집단면접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보조자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표현과 상황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인

터뷰 기술을 습득하였다. 또한 포커스 집단면접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지속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연구방법에 대한 지

식을 쌓으며 포커스 집단면접 진행 및 분석에 대한 준비를 함으

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필사를 통해 면접내용을 그대로 기술한 후 주

제 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포커스 집단

면접 분석방법 중 참여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인간 경험의 핵

심을 밝히고자 진술 내용을 목록화, 범주화하는 Van Kaam 

(1967)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골관절

염 노인들이 운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현상들을 자유

롭게 이야기한 그들의 개인적 진술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료의 분석 과정은 첫째, 원 녹음 파일을 

있는 그대로 전사하였다. 둘째,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녹음 파

일과 비교하며 수회 확인하였다. 이후 전사 자료를 숙지하며 

의미 있는 부분들을 기술하고 분류한 후 분류한 자료가 원자료

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 요소들

을 모은 후 하위 주제(subtheme)를 정하고 비슷한 속성을 지닌 

하위주제들을 모아 주제(theme)로 정하였다. Van Kaam (1967)

의 포커스 집단면접분석의 목적은 한 가지 경험에 대해 서로 다

른 개인의 경험이 같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경험의 본질을 찾는 

것이므로 골관절염 노인들의 운동지속 경험에서 공유되는 의

미단위들을 도출하였다.

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Sandelowski (1986)의 질 확보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엄격

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 확인을 위해 면담 직후 연구자가 면

담 내용을 요약, 설명하여 참여자에게 자신이 말한 내용과 동

일한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수회 대조하

여 정확하게 녹취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운동에 대한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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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of Exercise Maintenance in Elderly with Osteoarthritis

Theme Subtheme

The changing exercise in life's journey Exercise maintained by self and family affection
Exercise maintained by social networking expansion
Exercise changing for function and body-image
Exercise changing for economic efficiency 

The exercise pervaded into the life Exercise used as a side effect-free treatment
Exercise internalized by will and a sense of accomplishment 
Exercise become daily routine habits

경험을 가진 참여자를 선정한 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이들의 시

각과 관점이 최대한 반영된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말한 그대로를 필사함으로써 자료

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참여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면담 일지에 기록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

에 연구자 본인이 직접 필사함으로써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판단 중지를 이용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이

나 편견이 면담과 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적합성의 확보를 위해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까지 자료의 수집

과 분석을 계속하여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지속 경험을 가능한 

모두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

성 등을 제공하여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감사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연구결과의 도출 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론적 표집을 포함한 자료수집에서부터 자료분석

의 전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확인 가능성을 위해 연구자

의 선 이해, 편견, 가정 등을 개인 노트에 기술하는 작업을 연구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지속하였으며, 참여자 자료와 문헌에서 

확인한 내용, 자아인식 등을 메모해 두어 내용들을 상호비교하

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지속 경험은 삶의 여정과 

함께 변화되는 운동, 삶 속에 녹아드는 운동의 두 주제로 도출

되었다(Table 2).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들의 언어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축어록에서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여 결과를 기

술하였다. 

1. 삶의 여정과 함께 변화되는 운동 

삶의 여정과 함께 변화되는 운동은 노화과정 중 발생하는 다

양한 역할과 과제들 속에서 운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지속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은 노년기 생애전환과 함께 가족

관계와 사회관계의 변화는 물론 은퇴, 수입 감소, 건강과 기능

의 변화 등을 경험하며 관절통, 강직, 부종 등 골관절염과 관련

된 증상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

하면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운동을 조정하고 변

경하였으며 자신의 수준과 능력, 기능에 맞게 운동을 삶에 적

응시키고 있었다. 삶의 여정과 함께 변화되는 운동은 가족역동 

속 자기애와 가족애로 지속되는 운동, 사회관계망 확장으로 지

속되는 운동, 기능과 신체상에 맞춰 변화되는 운동, 경제적 상

태변화에 따른 효율적 운동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1) 가족역동 속 자기애와 가족애로 지속되는 운동 

가족역동 속 자기애와 가족애로 지속되는 운동은 개인의 신

체, 건강, 사회적 역할보다 가족역동 속에서 결정지어진 역할

을 우선하도록 암묵적으로 요구받고, 이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운동참여나 유지에 있어 제약과 단절

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이 운동을 지속하며 사용한 

자기애나 가족애의 경험을 진술하는 주제였다. 참여자들 중 18

명이 여성으로 대부분 손자, 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를 간호

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양육과 간병의 역할을 당연한 의무

로 여겨 그 속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기도 하였으나 골관절

염 증상의 악화, 운동유지 방해, 좋아하던 운동포기 등 개인 독

립과 자유의 저해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반면, 가족역동에 의

해 축소된 가족구성원 내에서는 서로의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

해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 가족애를 표현하였다. 참여자

들은 가족역동에 의해 야기된 장애요소들 속에서 운동을 지속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자기애를 표출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가족들을 통해 가족애를 확인하였

으며, 가족에게 받은 애정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기 길러 싸가지고(우리딸은) 6시에도 가고 7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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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전엔 6시더니 아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는 안하고 7

시쯤 한 시간. 저거.(저녁에)학교(가서) 서늘하게 보건실

하는 맨치로 그거 배우고 마음대로 흔들어. 그거 한 시간 

하고 나면 참 시원하거든.(FGI 1-2) 

그(운동) 가는데 가족들도 밀어줘요. 밀어주니까 시간

되면 시간 됐다. 도와주니까 또. 그래. 그래서 도와줘서 운

동 하러 지금 다니는 거예요. 저녁에는 열심히 해. 밥 안 해

도 되니까 가라 하거든. 영감은 자기가 인자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끌고 갈라고 데리고 가는 거라. 그래. 그래서 도

와줘서 운동 하러 지금 다니는 거예요... 협조. 협조를 해

주니까 가지.(FGI 1-7)

2) 사회관계망 확장으로 지속되는 운동 

노인들은 생업이나 부모, 조부모 역할에서의 은퇴, 배우자

의 죽음 등을 경험하며 일정부분 상실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실로 인해 협소해진 사회관계 확장의 대안으로 

운동을 선택하였다. 반면 그들은 이전까지 형성되었던 관계와

의 직접적 교류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함을 느끼는 동시에 역할 및 책임 상실에 기인한 갑작스

러운 시간의 증가로 공허함이나 우울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

들에게 운동은 행위 자체가 아닌 사회와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

하며 고립을 피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대안으로 선택되어 지

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 만나가 한 바퀴 더. 안 돌 

것도 더 돌고. 또 친구를 만나면 또. 또 얘기도 해가며 또 

돌고. 그러니까 또 운동을 더 조금 더 아는 사람 만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래.(FGI 1-6)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라. 집에가(집에만) 가만히 있

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가서 말. 우리가 말을 상대가 혼자 

살다 보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면(그러면) 나가면 또 친구

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기라. 그런께(그러니까) 자꾸 나

가고 그러면 즐겁고, 갔다 오면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래 자

꾸 운동하고 저녁에도 나가고.(FGI 2-1)

3) 기능과 신체상에 따라 변화되는 운동 

참여자들은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외모와 신체 기능 변화

에 더하여 부종, 관절 강직, 걸음걸이의 이상 등 골관절염으로 

인한 기능 감퇴와 신체상 저하를 경험하였다. 노화와 질환으로 

야기되는 기능 감퇴와 참여자들의 수면 부족은 피로와 에너지 

고갈을 유발하였으며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여 운동의 장애요

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노화와 골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상 저

하는 신체적 약화 뿐 아니라 자신감 결여, 위축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여 일상생활 제약 및 운동 유지를 방해하는 요소

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능 쇠퇴와 신체상 

저하를 장애요소로만 인지하지 않고 동기나 촉진요소로 인지

하여 본인의 기능 상태와 신체상을 인정하는 동시에 보다 긍정

적인 기능과 자아상 형성을 위해 운동의 형태, 기간과 횟수 등

에 변화를 주어 운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내가 산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했는데 지금은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은 힘이 드니까 이제. 저 산에

는 많이 안 댕기고 요기 공원을 많이 간다. 저녁으로. 저녁

으로. 아침저녁으로 했는데 아침은 요새 안하고 저녁에 

아침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피곤하더라고. 아침저

녁으로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안 

나가고 나서는 안 나가지. 아침 5시만 되면 나갔거든. 근

데 안 나가 지금은.(FGI 3-4)

지팡이 처음 짚고 나니까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 

공원에 가가지고 걷다가 딱 앉아있으면 한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벌써 이래됐나 싶고... 가다가도 

다리 아프면 눈보고 아무 곳이나 앉거든요. 다리 도저히 

못 걸으니까. 남의 집 계단에도 앉아가지고 그래 있으면. 

좀 신세가 좀 그런데. 창피하고 그런데. 그것도 뭐 조금 뿐

이지 한 1년 이상 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야 뭐 내보고 뭐라 하든지. 나만 이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

하고.(FGI 2-1) 

4) 경제상태변화에 따른 효율적 운동 

노인들은 생업에서 은퇴하며 줄어든 소득에 맞추어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경제적 안정이 건강 수준에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며 소득 감소는 사회생활이나 여가활동의 감소나 단절

로 이어지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상태변화를 받

아들이고, 각자의 경제 수분에 맞추어 운동의 종류를 변경했다

고 진술하였다. 그들은 운동선택에 있어 효과, 접근성 뿐 아니

라 경제적인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운동을 선택하고 유지

해 나갔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접근 

가능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이나 운동장소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들의 교환을 통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운동과 

자원을 취사선택하여 운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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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운동(수영, 헬스 등)을 할려면... 그럼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고, 이제 또 늘 입장료 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귀찮고 돈 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

게 돼요. 나이가 들면 별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줄

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어디 막 다니면서 할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되고. 다른 도구도 하나도 필요 없고, 이제 장소

를 바꿀 필요도 없고, 돈도 안 들고. 그래서 발끝차기를 하

지.(FGI 2-1) 

(수영이)관절염에는 제일 좋지. 수영은 다 가고 싶어도 

시간도 맞춰야 하고 돈도 또 들어야 되고. 마 또 가면 옷 벗

고 그냥 뭣하고 그냥. 뭐 또 집에서 챙겨야 되고. 절차 밟기

가.. 댕기고 싶어도 그게 싫어서 안 되고... 돈 안 들고 제일 

좋은 게 내 발로 걷는 거요.(FGI 3-1)

2. 삶 속에 녹아드는 운동 

참여자들은 운동을 골관절염의 부작용 없는 치료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지만 있다면 수행 가능하다고 믿었다. 

운동을 지속하려는 신념이 점차 내면화되어 운동이 매일의 자

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운

동지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익들과 운동중단 시 발생 할 수 있

는 손해에 대한 개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

이 강화요소로 작용하여 운동을 내면화, 일상화시키는 순환적 

고리를 양산하고 있었다. 삶 속에 녹아드는 운동은 부작용 없

는 치료로 활용되는 운동, 의지와 성취감으로 내면화된 운동, 

일상 속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운동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1) 부작용 없는 치료로 활용되는 운동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운동은 골관절염으로 인해 야기되

는 통증, 강직, 부종 등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체중 감량을 통해 

관절 부하를 감소시키며 근력을 강화시키는 등 치료의 일환으

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운동을 치료 과정의 일부로 여기

고 최대한 운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

히 유지하면 수술을 피하거나 통증크리닉 방문 등 추가 시술 횟

수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이 같은 과정들 속에서 형

성된 긍정적 운동경험은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에 대

한 과학적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운동의 발현과 지속이라는 순

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술이나 진통제 사용으

로 초래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운동을 지속하게 하

는 경우는 운동이 부작용 없는 치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걸으면 몸도 좀 이렇게 나아지고. 또 허리 아픈 

것도 가가 흔들고. 어깨 아픈 것도 이렇게 아플 때도 가서 

이렇게 좀 하고 나면 좀 어깨가 풀리는 것 같아. 나는 13년 

전에 허리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해는 너무 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달 정도 했거든요... 허리 

이 디스크 수술을 하라 하는 기라. 수술하라 하는 걸 안하

고 허리에 주사만 몇 번 맞고 나와 갔고 계속 걸었다. 아침

마다 학교가 가지고 한 시간씩 돌고 오고, 나중에는 얼마

나 걸었는고 발뒤꿈치가 다 부르키더라(물집이 잡히더

라). 이 두꺼운 두텁살이...(FGI 1-6)

여여(오른쪽 손목)가 계속 아프고 오른쪽 어깨가 이리 

아프더라고. 그래가 경락도 다니고, 한의원에 도수치료 

그것도 해보고. 그래도 할 때만 좀 시원하지 별 모르겠더

라고. 그래 또 안마의자 사가지고 안마도 해보고. 그래도. 

근데 내가 요가를 한다든지. 내가 내 몸을 움직여가 푸니

까 그게... 그러니까 마 자연적으로 좋아진 거라. 운동

이.(FGI 1-3) 

2) 의지와 성취감으로 내면화된 운동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운동유지의 방

해요소로 게으름과 결단의 부족, 기동장애로 인한 자신감 결여

와 위축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

로 의지와 성취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운동을 하겠다는 의

지와 운동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성취감은 다시 운동을 하도록 

하는 보상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운동을 지속할 의미를 부

여하여 내면화시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지금 성격도 아무하고 못 친하고 그러니까. 항상 외로

워요. 혼자 다니거든요. 조금 나보다 건강이 나은 사람을 

친구로 겨우 사귀어서 간다고 해도 둘이 템포가 안 맞거든

요. 하나는 빨리 가고. 나는 느릿느릿 가니까 안 맞아요. 그

러니까 자연히 안 되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대놓고 멍

청하게 있다가 와도 갔다 오면 이제 오늘도 해냈다…그러

고 갔다가 오면 성취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를 걸어

냈다 하는 성취감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FGI 2-1)

그럴 때도 있지. 억지로 인자 누워 있다가 너무 힘들어

서 누워 있다가 나가서 좀 운동하고 왔으면 아구. 참 운동

하고 온께(오니까) 기분도 좋고 좋다. 운동하고 딱 목욕하

고 씻고 앉아 있으면 참 기분이 좋은 기라. 그 성취감이 있

는 기라. 그거 때문에 하는 기지.(FGI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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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은 운동 

참여자들은 운동을 유지하며 운동 자체를 즐기게 되고 운동

이 일상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맑은 공기를 쐬거나 경치를 감상하며 일상의 활력을 

느끼고 그로 인해 즐거움 속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사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의식적 노력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

처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운동 자체를 삶의 일

부분으로 인식하고 운동을 매일의 당연하고 중요한 일과로 받

아들여 운동을 지속하게 된다고 표현했다. 더욱이 그들 삶에서 

운동의 부재는 불안을 야기하고, 생활이나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그들 생활에서 일상화되어 습관을 넘어 중독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습관이 돼서 자기가 가지. 처음에는. 처음에는 신랑 따

라 했지만. 나는 운동하는 걸 밥 먹는 거라 하거든. 밥 먹을 

시간 됐다고 얼른 가라 한다고.(FGI 1-7)

이제 한다는 습관이 돼서 고 시간되면 안나... 나가고 싶

어 안돼. 집에 못 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딱 운동 고 시간

되면 딱 나간다는 시간에. 뭐 몸이 아프다든지 일이 있어

서 못 나가면 뭐가 빠진 것 같애. 뭐가 하루 일과가 빠진 것 

같아. 운동을 안 하면 습관이 된 거지. 그지?(FGI 3-4)

(운동도) 중독이라. 미쳤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예요.(FGI 3-5)

논 의

골관절염은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 및 독립

을 위협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이다. 골관절염 노인에서 통증과 기능제한을 개선하고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운동의 긍정적인 결과(Howe, 2016)에도 불구

하고 노인들의 운동지속에 대한 순응도는 낮은 편이므로(Ra-

vaud et al., 2004)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골관절염 노인들의 운동지속 경험을 분석하

여 노년기 당면 문제 및 통증, 강직, 기능제한 등 질병 관련 운동

저해 증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동이 지속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유지 경험에 

대해 포커스 집단면접 실시결과 크게 2가지 주제모음 즉, 삶의 

여정 속 변화되는 운동, 삶 속에 녹아드는 운동을 도출 할 수 있

었다. 

선행연구에서 여성들의 운동은 경쟁적 우선순위에서 가족

이나 직장 생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Wilcox et al., 

2005). 이는 특히 여성을 개인이 아닌 가족 내 역할과 동일시하

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양육과 간병의 역할을 여

성노인의 최우선 과제로 단정하여 운동 등 건강관리를 차선으

로 만드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가

족 중심적 상황 속에서도 운동의 변화를 통해 지속해 가는 것으

로 자기애를 표출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은 노인들이 규칙적 신

체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적 지지집단인 동시에 

노인들이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유의한 강

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ang & Kim, 2011). 본 연구에서

도 운동의 시작과 지속에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

다. 가족 내에서 애정표현의 방법으로 운동이 지지되었으며, 

가족의 애정표현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도가 운동지속을 강화

하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행연구들(Bennell et al., 

2014; Marks & Allegrante, 2005; Petursdottir et al., 2010)에

서 가족지지가 골관절염 노인들에게 중요한 운동촉진요인임

이 제시되었으므로 골관절염 노인들의 운동지속을 위해 가족

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운동유지를 사회관계망의 확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전 연령을 통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보상

은 사교적 친목이며 특히 노인에서 사회화는 운동의 다른 요소

들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차지한다(Stead, Wimbush, Eadie, 

& Teer, 1997)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운동을 통

해 형성된 사회관계망이 단순히 사소한 일상과 운동 관련 정보

를 나누는 수단이 아닌 이론적 근거 없는 건강 관련 정보를 공

유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운동의 지속을 방해하거

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교육은 운동 지속의 극대화(Bennell et al., 2014)뿐 아니라 정

확한 정보를 통해 부적절한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Stead 등(1997)은 젊은 사람

들에게 신체 외형 향상의 욕구가 중요한 운동동기인데 반해 노

인들은 신체 외형보다는 자아상과 자존감을 중요한 동기로 생

각한다 하였다. 그리고 노인은 운동수행 시 질병이나 허약으로 

인해 신체상해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건강유지나 향상의 욕

구는 운동의 동기가 되기 힘들다고 하였다(Stead et al., 1997). 

본 연구에서 75세 이상의 참여자들(31.6%)이 배려를 받거나 

보조를 맞추는 것에 대해 불편감이나 좌절을 표현하며, 타인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동하기를 바라는 점에서 자

아상과 자존감을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건강유지와 향상을 운동의 가장 주요한 보상으로 여기며, 자신

의 능력이나 기능 수준에 맞도록 개별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조절하며 운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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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몇 전기여성노인들은 신체 외형에 꾸준히 신경을 쓰고 보

다 나은 신체외형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운동을 활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며 전기노인들은 비록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다 오래 건강한 기능상태 유지를 염원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외모를 갖추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류를 통한 운

동중재의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참여자들

도 과반수 이상이 피로와 수면장애를 호소하였다. 이는 관절염 

환자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를 필요로 하며 통증을 통해 야기된 수면장애는 일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피로를 유발한다(Power, Badley, French, Wall, 

& Hawker, 2008)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

적으로 수면과 피로를 조절하는 중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날씨변화, 환경요소, 운동시설 접근용이성에 대

한 지각, 그리고 운동시설에 대한 실제적 접근 가능성 등이 신

체활동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Kang & Kim, 2011; 

Petursdottir et al., 2010), 농촌 노인의 경우 교통 부족, 안전 부

족, 운동 시설이나 장소 부족 등을 사회, 환경적 측면의 운동 장

애요소로 작용한다(Wilcox et al., 2005)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운동에 대한 사회적 자원과 자원에 대한 접근 가

능성이 좋은 도시 지역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다른 결과

를 보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날씨와 관련하여 증상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나 다양한 상황적 조건에서 이용 가능한 운

동장소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날씨변화나 환

경으로 인한 운동제약은 덜 받았다. 또한 사회적 자원의 더 많

은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나,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을 통

해 제공되는 수혜 가능한 자원들을 인지하고 있어 사회적 환경

을 장애가 아닌 촉진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규칙

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일수록 자신의 신체활동

과 관련된 시설, 장소, 기회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Kang & Kim, 2011), 촉진요소에 민감한 참여자가 장

애요소에 민감한 참여자보다 자신의 생활방식에 운동을 더 성

공적으로 통합한다(Bennell et al., 2014; Petursdottir et al., 

2010)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대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시간과 의

욕부족 등으로 운동을 중단하고, 운동 참여가 낮아진다(Choi 

et al., 2009)는 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참여자들은 통증의 존재

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부작용 없는 치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였

다. 운동을 치료의 한 부분으로 믿는 것이 운동 촉진요소가 된

다(Marks & Allegrante, 2005)는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참여

자들은 운동의 장점을 부작용 없는 치료의 일부로 받아들여 가

급적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술이나 수술 등을 

미루거나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골관

절염 환자에서의 운동은 골관절염 환자의 전반적 체력과 신체

적 한계를 고려하여 운동의 형태가 논의되어질 때에 유효한 치

료로써 운동자신감과 관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진정

으로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으므로(Esser & Bailey, 2011) 개

인의 실질적 운동수행에 앞서 전반적 체력과 신체적 한계를 고

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게으름이나 결심의 부족, 건망

증 등을 운동동기 부족의 원인(Wilcox et al., 2005)이나 운동

참여의 장애요소(Holden et al., 2012)로 기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참여자들도 게으름과 의지부족을 운동유지

의 장애요소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런 게으름과 의지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특히 의지와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의 역할에 대한 골관절염 노인들의 태도와 

신념이 순응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nnell et al., 2014)

는 연구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 또한 이

론적, 임상적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운동의 긍정적 보상경험에 의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참여

자들의 운동유지 기간은 최소 8개월로 평균 10.5년으로 운동을 

밥 먹기와 같은 일상, 또는 습관이나 중독 등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운동을 질환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자체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놀이 

활동으로 받아들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운동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작업과 같

은 전통적인 개념으로써가 아닌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당연한 

일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운동이 삶의 한 부

분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규칙적으

로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은 그들 삶의 영구적인 부

분이며 그들의 생활 방식에 필수적(Stead et al., 1997)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 운동이 건강유지의 수단인 동시에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는 도구이므로, 흥미와 유희성 즉, 능동적 참여

를 유도하고, 즐거움, 흥분감, 희열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Yoon & Ahn, 2012)는 연구결과도 뒷받침한다. 인간행위를 

설명,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Triandis의 인간상호간 행위이론

(Triandis, 1980)에 의하면 인간행위는 인지된 결과, 사회적 요

인, 감정, 촉진조건, 습관, 행위의도, 행위로 구성된다. 인지된 

결과, 사회적 요인, 감정 등이 행위의도에 작용하여 촉진조건, 

습관과 함께 행위를 결정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운동지속은 골

관절염 노인이 운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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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느끼는 가에 의해 영향을 받음은 물론 경험을 통해 강화

된 행위의 습관적인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상호간 행위이론을 지지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거주 골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내적 

운동동기에 기초한 의사결정 만으로 쉽게 운동에 접근할 수 있

는 기회와 자원이 주어지는 사회적 특성이 있어 추후 농촌 지역 

골관절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지역 간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지속 경험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

록 골관절염 노인 중 여성이 남성보다 4배 가량 많은 비율을 차

지하지만 본 연구참여자 중 오직 한 명만이 남성노인으로 표본

수집의 여성편향이 있을 수 있는 제한점이 내포되어 있어 골관

절염 남성노인의 운동지속에 대한 보다 폭넓고 포괄적인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골관절염 노인의 성공적인 운동 유지

를 위하여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골관절염 노인들이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

의 기능과 건강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운동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이고 명확한 이론근

거기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인은 운

동의 이익도 젊은 시절과 다르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노화, 질

병에 따른 정확한 운동의 이해가 없다면 운동지속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노화와 질병, 운동에 관한 정확한 이해

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참여와 지속을 유도해 낼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둘째, 사회화와 신체상 유지를 운동동기의 우

선순위로 두어 즐겁게 어울려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호하는 전기

노인에 반해, 후기노인은 건강과 기능 유지를 운동의 우선순위

에 두어 쉽고, 단순한 개별운동을 편하게 받아 들였다. 따라서 

노인들을 전체 집단으로 보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특히 전

기 노인과 후기 노인들의 특성을 확인하여 운동유지에 대한 세

분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노인은 소

득 감소로 다양한 운동방법에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하철 무료이용이나 지역사회 무료 운동 프로그램 제공 

등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편리하고 효

과적으로 원하는 운동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폭넓은 사회적 지

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화 및 골관절염과 관련된 다양한 신

체, 심리,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동 장애요소들

을 운동의 동기나 촉진인자로 받아들여 운동을 삶의 여정에 맞

추어 변화시켰으며, 운동지속과정에서 강화된 신념을 통해 삶

의 일부로 수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운동지속

과정을 통해 획득한 정보와 신념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기보

다 무작위적으로 획득되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긍정적 경험에 

의해 강화,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상황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운동을 생활화 하는데 효

과적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운동지속을 위해 개인의 체력과 신

체한계가 고려되고 정확한 이론에 근거한 적절한 교육과 운동

의 제공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장애들에 대한 긍정적 적응 측면에서

의 운동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동 중재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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