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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SUMMARY

As the welfare of the people is emphasized as one of main visions of the new 

government affairs, actively coping with the people’s various welfare demands 

becomes the central issue in making governmental policies. As the overall emphasis 

of welfare policy has switched towards highlighting the welfare of general public 

from focusing primarily on specific social classes, beneficiaries of welfare programs 

and policy measures needs to be changed conforming the shift. 

In current welfare system,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have been the 

primary criteria for selecting welfare beneficiaries, not considering the spatial 

heterogeneity of potential beneficia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ere 

potential beneficiaries for specific welfare programs reside to apply effectively 

welfare policies on deman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differences (urban vs. 

rural).

To enforce effective welfare policy on demand,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spatial disparity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welfare infrastructure and to 

establish region-specific spatial welfare policy measures. Especially, the primary 

focus needs to be put on understanding systematically the spatial dimension of 

welfare demand of the aged for living infrastructure and examining if welfare 

programs for the aged are properly run corresponding to high deman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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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proposing comprehensive spatial welfare diagnostic model 

to determine where to put priorities in terms of enforcing welfare program for 

the aged, and drawing some implications for effective welfare policy establishment.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geographic space in 

enforcing welfare programs and contributes to making welfare policies on demand 

to be effectively applied where demand and supply shows considerable differences.

For th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to be widely utilized in other areas,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patial aspect of welfare system and to establish 

monitoring system to ensure if welfare programs to be properly enforced especially 

in those highly demanded local areas. To achieve this goal,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among various departments and/or ministries of concern needs to be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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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 ｜ P ｜ E ｜ N ｜ D ｜ I ｜ X

부록 1. 노인종합복지시설 이용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정

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고령자 맞춤

형 복지겅책 지원을 위한 복지공간 진단방안』연구의 일환이며, 귀 지역 내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주민수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분석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국 토 연 구 원 장

1. [이용정도] 다음의 시설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어떻게 이동하십니까?

구  분 

시설이용도 주요이용수단 및 소요시간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도보
자가
(이륜
포함)

버스
(셔틀 
등)

1) 노인복지관 ①
②

(월   회)
③

(주  회)
분 분 분

2) 경로당 ①
②

(월   회)
③

(주  회)
분 분 분

2) 노인체육시설(게이트볼장 등) ①
②

(월   회)
③

(주  회)
분 분 분

3) 기타(                ) ①
②

(월   회)
③

(주  회)
분 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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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도 낮은 이유] 위 문항에서 ①, ②로 답하신 경우,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노인복지관
① 필요하지 

않아서
② 위치를    
  몰라서

③ 시설이 
    열악해서

④ 거리가 
  멀어서

⑤ 기타

경로당

노인체육
시설

3. [이용패턴]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있으십니까?

  [               ] ⇨ [               ] ⇨ [             ] ⇨ [              ]

 ※ 보기 : 복지관, 동사무소, 병원, 보건소, 경로당, 체육시설, 백화점, 슈퍼마켓(마트), 기타

4. [시설이용목적] 3번에서 대답하신 시설의 이용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 보기 : 취미생활, 자기계발, 치료, 운동, 인맥 쌓기, 여가...

5. [현재 시설공급 정도] 지역에 노인이용시설이 부족(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많이 부족하다  ②조금 부족하다  ③적정하다 ④ 다소 충분하다 ⑤ 너무 많다

6. [시설입지 유형] 위 항목에서 응답한 이용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① 동사무소, 보건소, 병원 등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 집적   ②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입지

 ③ 기타(                            )

7. [기타 제안] 노인복지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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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문자 정보]귀하의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서귀포시        동 ․읍 ․면       리        번지 

(4) 현재 거주지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약            년          개월

(5)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수(본인 포함)는 몇 명입니까?  총               명

(6) 현재 농업 or 일거리 유무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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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종합복지시설 이용자 분석결과
  

◦ 노인시설에 대한 이용도 및 시민주도형 복지시설 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3년 6월 19일(수) ~ 20일(목)

- 조사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내 일원

- 조사대상 : 60대 이상 지역거주민 104명

- 조사방법 : 노인이용시설의 거점으로 한 인터뷰 설문조사

◦ 노인시설별 이용률

  - 노인대상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체육시설이나 기타 노인이용

시설에 비하여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복지센터 등)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 응답자의 75%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69%가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노인시설별 평균 이용빈도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가끔 이용 시 월 5.5회, 

자주 이용하는 경우 월 17.9회로 집계됨

  - 반면 경로당은 가끔 이용하는 경우는 평균 월 4회,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21.1회로 집계되어,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 노인복지관보다 이용횟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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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그림 1-1> 노인대상시설의 이용률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노인복지관 25% 6% 69%

경로당 51% 13% 36%

노인체육시설 94% 3% 3%

기타시설 35% 2% 2%

◦ 시설까지의 주요 이동 수단

  - 시설까지의 주요 이동수단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버스(셔틀버스 포함)가 

응답자의 76%, 자가용(이륜포함)이 17% 순으로 나타남

  - 경로당, 노인체육시설, 기타시설은 도보이용 비율이 각각 94%, 50%, 75%로 

월등히 높았음

  - 반면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는 노인체육시설이나 기타시설 방문 시 

자가용의 비율이 이용 빈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음

  - 이동시간을 비교해보면 노인복지시설까지 버스로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29.1

분, 경로당까지 도보로 소요되는 시간이 5.3분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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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그림 1-2> 주요 이동수단

　 도보 자가용 버스 기타

노인복지관 5% 17% 76% 3%

경로당 94% 2% 2% 2%

노인체육시설 50% 33% 0% 17%

기타시설 75% 25% 0% 0%

<가끔 이용하는 사람> <자주 이용하는 사람>

<부 그림 1-3> 이용빈도별 주요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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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이용도가 낮은 이유

  - 시설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31%, ‘거리가 멀어서’ 28%, ‘몸이 불편하여’ 26% 등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에 사정에 의한 사유가 많았음

  - 반면 경로당이나 노인체육시설의 경우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79%, 56%로 집계되어 두 기관의 역할이 노인복지관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부 그림 1-4> 시설별 이용도가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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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패턴

  -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혼자 이용하는 

경우가 54%로 월등히 많았으며, 그밖에 이웃(18%), 배우자(16%), 친구(14%)

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응답자수 백분율

혼자 54 52%

배우자와 함께 16 15%

이웃과 함께 18 17%

친구와 함께 14 13%

기타 2 2%

합계 104 100%

<부 그림 1-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패턴

◦ 지역의 시설공급 정도

  - 현재 지역의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체감 공급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적정하거나 다소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음

　 응답자수 백분율

많이 부족 6 6%

조금 부족 21 20%

적정 40 38%

다소 충분 36 35%

너무 많음 1 1%

합계 104 100%

<부 그림 1-6> 지역의 시설공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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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시설 선호 입지유형

  - 신규시설에 대한 입지유형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 집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49%로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 집적하는 것(30%)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

　 응답자수 백분율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 집적

31 30%

집에 가까운 
곳에 입지

51 49%

기타 22 21%

합계 104 100%

<부 그림 1-7> 신규시설 선호 입지유형

◦ 응답자의 기초정보 

  - 성별 분포

　 응답자수 백분율

남자 58 56%

여자 46 44%

합계 104 100%

<부 그림 1-8> 응답자의 성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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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별 분포

　 응답자수 백분율

60대 23 22%

70대 53 51%

80대 22 21%

90대 이상 6 6%

합계 104 100%

<부 그림 1-9>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 거주지별 분포

　 응답자수 백분율

하빈 2 2%

가창 7 7%

구지 6 6%

논공 8 8%

현풍 20 19%

옥포 18 17%

화원 26 25%

다사 15 14%

유가 1 1%

기타 1 1%

합계 104 100%

<부 그림 1-10>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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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기간별 분포

　 응답자수 백분율

5년 미만 21 20%

5-10년 미만 12 12%

10-15년 미만 15 14%

15-20년 미만 6 6%

20년 이상 50 48%

합계 104 100%

<부 그림 1-11> 응답자의 거주기간별 분포 

  - 동거가족수별 분포

　 응답자수 백분율

1인 33 32%

2인 44 42%

3-4인 17 16%

5-6인 7 7%

7인이상 3 3%

합계 104 100%

<부 그림 1-12> 응답자의 동거가족수별 분포 

 - 직업유무

　 응답자수 백분율

직업 있음 16 15%

직업 없음 88 85%

합계 104 100%

<부 그림 1-13> 응답자의 직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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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응답자수 백분율

수급 받음 14 13%

수급 받지않음 90 87%

합계 104 100%

<부 그림 1-14> 응답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 노령연금 수급여부

　 응답자수 백분율

수급 받음 59 57%

수급 받지않음 45 43%

합계 104 100%

<부 그림 1-15> 응답자의 노령연금 수급여부

 - 건강상태

　 응답자수 백분율

매우 건강하다 13 13%

건강한 편이다 32 31%

그저 그렇다 16 15%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40 38%

전혀 
건강하지 않다

3 3%

합계 104 100%

<부 그림 1-16> 응답자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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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 ｜ P ｜ E ｜ N ｜ D ｜ I ｜ X

부록 2.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현황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종합복지시설 이용자 분석결과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종합복지시설 이용자 분석결과 

- 분석기간 : 2008년 ~ 2013년

- 분석대상 : 달성군 노인종합복지시설 이용자 3,200명

- 분석내용 : 노인복지관 회원카드를 활용한 이용자 인적사항 및 

             프로그램 수강내역 분석

1. 주요 프로그램 선택인원수 및 수강건수

1) 개요

◦ 달성군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130여건이 운영되

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21개의 대분류로 범위를 구분

  - 21개 대분류는 비용을 지급하는 유료프로그램(12건)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프로그램(9건)으로 구분됨

 

◦ 노인복지회관 주요 프로그램(유료 및 무료서비스프로그램 전체) 선택인원 및 

수강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식당 이용률이 전체 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는 치료 프로그램이 14%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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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이용률에 경우, 선택인원수(28%)보다 수강건수(64%)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아 노인 회원 한명 당 식당을 3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료프로그램 중에서는 건강과 음악관련 프로그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 그림 2-1> 프로그램 선택인원수 및 수강건수(전체)

구분 전체 비율
강좌 선택인원수(명) 수강건수(건) 선택인원수 수강건수
식당 2,577 205,829 28.444% 64.223%
치료 1,261 54,963 13.918% 17.150%

건강프로그램 833 4,017 9.194% 1.253%
음악 662 2,589 7.307% 0.808%

이미용 571 4,872 6.302% 1.520%
건강 464 5,389 5.121% 1.681%

청춘대학 460 3,260 5.077% 1.017%
댄스 418 2,049 4.614% 0.639%

노래방 395 20,085 4.360% 6.267%
컴퓨터 373 1,619 4.117% 0.505%

기타활동 279 1,017 3.079% 0.317%
외국어 260 1,478 2.870% 0.461%
당구 127 11,383 1.402% 3.552%
한글 120 648 1.325% 0.202%
서예 107 831 1.181% 0.259%

단체활동 58 156 0.640% 0.049%
한국문화 46 173 0.508% 0.054%

바둑 24 67 0.265% 0.021%
사진 20 39 0.221% 0.012%

기타교육 3 3 0.033% 0.001%
탁구 2 22 0.022% 0.007%
계 9,060 320,489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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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프로그램 

◦ 달성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유료프로그램은 총 3,360명이 16,862건 

수강하고 있으며,  수강건수 비율을 보면 건강프로그램이 24%로 가장 많았음

  - 음악, 청춘대학, 댄스, 컴퓨터 등의 프로그램이 10%이상을 상회함

구분　 주요 프로그램명 선택인원수(명) 수강건수(건)
건강프로그램 웰빙요가, 건강체조, 건강댄스 등 833 4,017

음악 하모니카, 가요교실, 민요교실, 민요장구 등 662 2,589
청춘대학 청춘대한 공개강좌, 청춘대학 수학여행 등 460 3,260

댄스 사교댄스, 라인댄스, 사교댄스, 댄스스포츠 등 418 2,049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초급․중급․고급, 스마트폰교육 등 373 1,619
외국어 영어, 일어 등 260 1,478
한글 한글 첫걸음, 한글 중급․고급 등 120 648
서예 사군자, 서예, 수묵화 등 107 831

단체활동 현장학습, 여름캠프, 윷놀이 등 58 156
한국문화 한국문화반 등 46 173

사진 사진 및 동영상과정 등 20 39
기타교육 수공예 등 3 3

<부 표 2-1> 유료프로그램 선택인원수 및 수강건수

<부 그림 2-2>  유료프로그램 수강건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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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 건강프로그램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약 2배정도 많으며, 선택인원수와 

수강건수도 비례함

  -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중간 연령층 

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학력별로는 건강프로그램 수강에 큰 차이가 없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는 전체 회원 구성의 

86%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 기인함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3> 건강관련 유료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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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 음악 프로그램 수강자는 남자가 34%, 여자가 62%로 여자 수강자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70대에 대부분은 몰려있으며, 70대의 1인당 수강건수

가 좀 더 높음

  - 학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1인당 수강건수가 많음, 초등학

교 졸업자에 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강건수가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이용률이 높으나, 전체 통계와 비교하여 큰 

의미 없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4> 음악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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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대학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 청춘대학 프로그램 수강자는 남자가 30%, 여자가 72%로 여자 수강자가 

훨씬 더 많이 구성됨 

  - 연령대별로는 60대 24%, 70대 69%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70대의 수강이력

이 높음

  - 학력별로는 비교적 비슷한 편이나, 전체 인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학력이 

낮은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청춘대학을 수강하는 경향이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이용률이 높으나, 전체 통계와 비교하여 큰 

의미 없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5> 청춘대학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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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 댄스 프로그램 수강자는 남자 42%, 여자 58%로 큰 차이는 없음 

  - 연령대별로는 60대 42%, 70대 52%로 집중되어 있으며, 80대의 경우 5% 

미만의 비율을 보임, 또한 60대의 경우 1인당 수강건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보아 초기 노인의 경우 다양한 댄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학력별로는 전체인원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자보다는 중학교나 고등학

교 졸업자들의 수강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이용률이 높으나, 전체 통계와 비교하여 큰 

의미 없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6> 댄스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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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 컴퓨터 프로그램 수강자는 남자 67%, 여자 33%로 남자 회원의 수강률이 

2배 이상 높음 

  - 연령대별로는 직장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50대는 수강률이 미미한 편이며 

60대와 70대가 가장 많음, 특히 70대의 경우는 1인당 수강건수가 많은데, 

이는 컴퓨터 활용에 중간세대로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학력별로는 전체 인원을 고려해봤을 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력이 높을수록 수강률이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이용률이 높으나, 전체 통계와 비교하여 큰 

의미 없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7> 컴퓨터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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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 외국어 프로그램 수강자는 남자 53%, 여자 47%로 큰 차이는 없음 

  -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80대까지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전체 인원을 고려하였을 

때, 60대와 80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학력별로는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체 인원대비 적은편이며,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 등 학력이 높을수록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이용률이 높으나, 전체 통계와 비교하여 큰 

의미 없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8> 외국어 프로그램 수강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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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료서비스 프로그램

◦ 무료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 총 5,700여명이 303,627건 수강하여서 유료프로그

램보다 2배가량 많으며, 수강건수 비율을 보면 식당이 68%로 압도적으로 높고, 

치료서비스가 18%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노래방, 당구, 건강 등의 이용률이 집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미함

구분　 주요 프로그램명 선택인원수(명) 수강건수(건)
식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2,577 205,829
치료 물리치료, 전기치료, 안과진료 등 1,261 5,4963

노래방 노래방 395 20,085
당구 실내당구, 포켓볼 등 127 11,383
건강 한방상담, 장수교식, 무료건강검진, 체력단련실 등 464 5,389

이미용 염색, 파마, 커트 등 571 4,872
기타활동 청춘사진관, 천연비누만들기, 달성 문학집 등 279 1,017

바둑 바둑교실, 바둑 첫입문 등 24 67
탁구 탁구 2 22

<부 표 2-2> 무료서비스 프로그램 선택인원수 및 수강건수

<부 그림 2-9> 무료서비스프로그램 수강건수 비율



부 록   121

◦ 식당서비스 이용자 분석

  - 식당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이용했지만, 수강건수는 

남자가 더 높아서 식당을 1번 이상 이용한 남자회원이 많음

  -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80대까지 고루 이용하고 있으며, 50대 이하나 90대 

이상의 나이가 적거나 많은 노인들은 오히려 이용하지 않음

  - 학력별로는 식당 이용에 큰 차이가 없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는 전체 회원 구성의 

86%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 기인함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10> 식당서비스 이용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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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서비스 이용자 분석

  - 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여성이용자가 65%, 남성이용자가 35%로 약 2배가

량 여자가 많음 

  - 연령대별로는 60-80대 노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70-80대 노인들이 

60대 노인에 비해서 지속적인 활용도가 높음

  - 학력별로는 치료 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체 인원을 비교해봤을 때 

교육경험이 없는(무학) 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는 전체 회원 구성의 

86%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 기인함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11> 치료서비스 이용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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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서비스 이용자 분석

  - 건강서비스의 경우 남자 47%, 여자 53%로 큰 차이는 없으나, 남자회원의 

경우 1인당 이용건수가 높음

  - 연령대별로는 전체 인원을 고려했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70대 미만에 비해 80대와 9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음

  - 학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무학의 경우 1인당 이용건수가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월세, 임대아파트 등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았고,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선택인원수는 4%인 반면 수강건수는 11%로 1인당 

수강건수가 높음, 향후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12> 건강서비스 이용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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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서비스 이용자 분석

  - 당구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남자 76%, 여자 24%로 남자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1인당 수강건수도 높음

  -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50대와 90대 이상 이용자는 

전무함 

  - 학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대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이용자가 가장 많으나, 전체인원을 고려하였을 때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 거주자 등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13> 당구서비스 이용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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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서비스 이용자 분석

  - 바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당구서비스와 같이 남자이용자가 79%로 압도적으

로 차지함 

  - 연령대별로는 60, 70대에 집중되어 있으나, 선택인원수와 수강건수를 비교해 

보면, 60대의 경우 1인당 수강건수가 높지 않으나, 70대, 80대의 경우 같은 

회원이 오랜 시간 이용하는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학력별로는 무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이용하지 않으며, 전체 회원대비 

고등학교 졸업자의 이용비율이 높음

  -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및 전세 거주자의 이용률이 높으며, 월세나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이용하지 않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 <주거형태별>

<부 그림 2-14> 바둑서비스 이용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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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특성별 지불금액 

◦ 남자회원의 총 지불금액은 266,555,900원이며, 여자회원은 278,909,150원으로 

여자가 높음

  - 반면, 1인당 지불비용을 약 18만원으로 남자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부 그림 2-15>  성별 지불금액

◦ 연령별 지불금액을 비교해보면 70대가 298,123,900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가 199,532,950원을 지불하였음

  - 평균금액을 비교해 보면, 60대에서 80대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안팎의 

돈을 지불하여 가장 많음

  - 80대와 90대 등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합계대비 평균 지불 금액이 높으며, 

특히 90대 이상 회원의 경우 평균 276,730원으로 70대보다 평균 8만 원 

정도 더 지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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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그림 2-16>  연령별 지불금액

◦ 학력별 총 지불금액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자가 163,346,700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146,396,600원), 고등학교 졸업자 (126,838,050원) 순임

  - 평균 지불금액을 비교해 보면, 고학력층일수록 지불액이 높아 대학원 졸업자가 

243,325원으로 중학교 졸업자의 평균액인 224,880원보다 2만 원 가량 높음 

<부 그림 2-17>  학력별 지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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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의 주거형태를 비교해보면 자가 거주자가 462,796,950원, 전세 거주자 

46,882,100원 순임

  - 그러나 평균 지불금액은 전세가 230,946원, 자가가 186,311원으로 전세 거주

자 지불액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부 그림 2-18>  학력별 지불금액

◦ 가족형태별 총 지불액은 부부세대가 294,659,300원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홀로세대가 90,671,350원으로 많았으며, 아들가족 73,587,600원, 

딸가족 14,177,300원 순으로 집계됨

  - 그러나 평균 지불 금액을 비교해 보면 부부세대와 홀로세대는 182,678원, 

176,061원인데 반해, 아들이나 딸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회원의 평균이 20만원 

이상으로 높았음

  - 특히 딸가족과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평균 지불금액이 236,288원으로 아들가

족보다 약 3만원, 부부세대보다 5만원 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회원의 경우 총액은 13,949,700원으로 딸가족과 

큰 차이가 없으나, 평균 지불금액은 126,815원으로 약 10만원 가까이 격차가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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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그림 2-19>  가족형태별 지불금액

◦ 거주지역별 지출액을 보면 노인복지관과 근접한 화원지역이 총 229,267,200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옥포면 144,249,850원, 현풍면, 논공면 등 근접지역의 

지불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진 하빈면, 구지면, 다사읍 등은 지불비용이 낮음

  - 평균 지불금액 역시 총비용과 비례하여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부 그림 2-20>  거주지역별 지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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