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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고령 및 청장년 간의 다중집단 비교연구를 통해 해당 기제가 성인집단 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은 2020년 정보격차실태조사에 응답한 1399명의 성인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 지체장애인은 청장년에 비해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구조모형분석에 따르

면,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

다.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 조력에게

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집단비교모형분석에서는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의 연령집단 간 차이가 드러났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사회참여의 효과가 유의하였으

나,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 지체장애인 모바일 사회참여 향상을 통한 생활만

족도 증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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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하면서, 장애와 노화의 이중위험을 경험

하는 고령장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노화에 따라 사회적 

욕구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이용경험은 감소하는 서비스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

다(노승현 외, 2014).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되며, 서비스

의 방향은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고령 지체장애인의 

건강위험 및 기능감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

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노승현, 2018).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물리적 및 환경적 장벽을 경험하

며, 이러한 장벽은 활기찬 노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

인 사회참여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 고령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 인하여 온라인 사회참여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는 온라인상에서 우정관계를 증진하여 결과적으

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Kim and Zhun, 2020), 고령자의 온라인 사회참여는 

우울증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Ang and Chen, 2019). 

온라인 사회참여 중에서 특히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사회참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회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2018년 76.1%, 2019년 76.9%, 

2020년 84.8%였으며, 고령자의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2018년 68.7%, 2019년 

73.7%, 2020년 7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모바일기기 보

유율이 2020년 92.3%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및 노인의 모바일 기기 보유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장애와 노화를 경험하는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기기 기반 온라인 사회

참여 증진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를 다룬 연구는 극이 일부(박경미,  김민아, 2019; 노

승현, 2021; 노승현 외, 2022)에 그치고 있다. 박경미와 김민아(2019)는 중고령 지체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모바일 사회참여

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

요인(노승현, 2021),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활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노승현 외, 2022)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어 고령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활용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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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비대면 사회 속에서 모바일 사회참

여 활동이 고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 및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청장년과 비교한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집단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  

모바일 사회참여는 모바일 기반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사 또는 정책평

가, 민원제기, 봉사활동 등의 활동참여를 의미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과 비대면사회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청장년에 비해 온라인 사

회참여(양정애, 장현미, 2014; 박은형, 2018)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인다. 또한 장애

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인터넷 이용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Helsper and Reisdorf, 

2016; Dobransky and Hargittai, 2006).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고령장애

인의 경우 모바일 사회참여에서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노승현(2021)은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연구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경우 청장년이나 비장애 

고령인구에 비해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을 연구하여 모바일 사회참여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노승현 외(2022)는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활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고령 및 장애의 이중위험을 경험하는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기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는 사회자본 증진과 함께 노년기 삶의 질 수준을 유지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즉 고령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Wright, 2000), 컴퓨터 사용(Blit-Cohen and Litwin, 2005), 인터넷 이용(Chen 



성인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요인과 모바일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청장년 및 고령간 다중집단비교  137

and Persson, 2010; Perkins and LaMartin, 2012), 디지털 정보활용(김반야, 권종

실, 2022)은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데 기여하였다. 박경미와 김민아

(2019)는 고령 지체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고

령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을 통한 생활만족도 증진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

나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장년과 고령의 비교모형을 통한 고

령 지체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및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고령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은 고령 지체장

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첫째, 디지털 역량은 모바일 사회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고

령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바일 기술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

다. 디지털정보화역량은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활용(김효정, 이진명, 2018), 생활서비

스 이용(신동윤, 김동욱,  2019), 장애인의 정보활용(연은모, 최효식, 2019), 고령 지

체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활용(노승현, 202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역량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장애인의 디지털역량(유나리, 김승완, 

2020; 연은모, 최효식, 2020), 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신동윤, 김동욱, 2019; 

김수경 외(2020)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은모, 최효식

(2019)의 연구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

로 생활만족도를 예측하였다. 김수경 외(2020)의 연구에서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모

바일 사회참여를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신동윤, 김동욱(2019)은 중고

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생활서비스 수준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를 예측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 디지털 기기 구입비용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사

회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다(Lee, et al., 2011). 김수정 외(2020)는 고령자 연구결과 

디지털 이용태도가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노승

현(2021)은 고령장애인의 디지털 이용태도 긍정적일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

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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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김수정 외, 2020; 엄사랑 외, 2021; 최아름, 박창민, 2020). 김수정 외

(2020)는 중고령자의 디지털 이용태도가 온라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엄사랑 외(2021)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정보활동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를 증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생활만족도 증진효과는 PC 정보활동에서 유의하지 않았으

나, 모바일 기기 활용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디지털조력은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디지

털 조력자는 자주 접촉하는 가족, 지인(McPherson, et al., 2001), 전문가의 공식적 

지원(Courtois & Verdegem, 2016)을 포함한다. 고령자의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정

보활용(김봉섭, 고정현, 2020), 정보의 질적이용(고정현, 202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령 지체장애인 연구(노승현, 2021) 결과,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집단 비교결과,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청

장년에 비해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정보활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자(장은교, 이진명, 2021)의 디지털 조력 경험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성별, 교육수준, 1인 가구 여부, 장애정도를 포함하였

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디지털정보 이용수준, 디지털 역량(노용환, 2009; 김희섭 외, 

2014)이 높았으나, 여성의 정보서비스 이용수준(양정애, 장현미, 2014)이 높은 결과도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수준이 낮았다(박은형, 

2018). 1인 가구의 경우 정보서비스 활용(황현정, 황용석, 2017)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외생변수는 디지털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조력이며,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 매개변수는 모바일 사

회참여이다. 또한 청장년 및 고령에 따른 다중집단 비교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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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2020년 정보격차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

였다. 본 자료는 디지털정보격차해소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중 장애인 자료는 만 7-69세 등록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며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시각장애 5개 유형을 대상으로 2,200명

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 연령, 장애유형, 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방법을 활용하

여 2019년 9월-12월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200명 중 19세 이상의 지체장

애인 1,39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55세 미만 537명, 55세 이상 862명을 포함

하였다. 고령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의 견해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으로 정의한 점을 고려하여 55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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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이다. 생활만족도는 6개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경

우에서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내 삶을 다

시 한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

만족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869점이었다. 

2) 매개변수 : 모바일 사회참여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모바일 사회참여이다. 최근 1년간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참

여 활동 참여정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

슈)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이나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기부

(금전/재능)나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투표나 여론

조사, 서명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다. 1~4점으로 응답하도

록 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바일 사

회참여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856점이었다.  

3) 독립변수 

(1) 디지털역량  

디지털역량의 경우 PC활용능력, 모바일기기 활용능력과 인터넷 활용능력을 포함하

였다. 먼저 PC활용능력은 PC를 활용하여 7개 항목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PC 활용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바일

기기 활용능력은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각 항목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며, 7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바일기기 활용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인터넷 활용능력은 컴퓨터나 모바일기기를 통해 각 항목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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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의미하며, 7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바일기기 활용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활용능력은 바일기기를 활용해 각 항목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4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활용능력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PC 활용능력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977점, 모바일 기기 활

용능력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948점, 인터넷 활용능력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861점, 전체 디지털 역량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972점이었다. 

 

(2)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는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자신감, 태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서 

6개 항목으로 측정하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912로 나타났다. 

(3) 디지털조력

디지털 조력은 ‘가족 도움 요청’, ‘친구 도움 요청’, ‘지인 도움 요청’, 인터넷 정보검

색, 전문인력 이용을 포함하여 5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조력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디지털조력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718점이었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1인 가구 여부, 장애정도를 포함하였다1). 연령의 경우 55

세 이상과 55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고령 및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본 연구는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필요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검

토하였다.  

셋째, 외생변수인 디지털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

1) 남자=1, 고등학교 이상=1, 1인 가구=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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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들이 청장년 및 고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1>. 청장년 지체장애

인의 경우 남자가 75.0%로 고령 지체장애인 남자 65.8%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13.371, p<.001). 교육수준의 경우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비중이 

81.4%로 고령 지체장애인 50.2% 보다 높았다(=136.499, p<.001). 1인 가구 비중

의 경우 고령 지체장애인이 19.6%로 청장년 지체장애인 8.8%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

다(=29.852, p<.001). 장애정도의 경우 고령 지체장애인은 심한 장애의 비중이 

38.9%로 청장년 지체장애인 32.8%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5.290, p<.021). 

청장년(n=537) 고령(n=862) 계 

성별
(n=1399)

여자 25.0% 34.2% 30.7% 13.371(1)***
.000

남자 75.0% 65.8% 69.3%

교육수준
(n=1399)

저학력 18.6% 49.8% 37.8% 136.499(1)***
.000

고학력 81.4% 50.2% 62.2%

1인 가구 여부
(n=1399)

2인 이상 91.2% 80.4% 84.6% 29.852(1)***
.000

1인 8.8% 19.6% 15.4%

장애정도 
(n=1399)

심하지  않은 장애 67.2% 61.1% 63.5% 5.290(1)*
.021

심한 장애 32.8% 38.9% 36.5%

계 100% 100% 100%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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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2>.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

우 청장년 지체장애인에 비해 PC활용능력, 모바일활용능력, 인터넷활용능력,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디지털조력, 모바일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고령 지

체장애인의 경우 청장년에 비해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주요변수 간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3>. 전체적인 상관계

수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청장년
(n=537)

1 　 　 　 　 　 　 　 　 　 　 　

2 .067 　 　 　 　 　 　 　 　 　 　

3 .042 -.140** 　 　 　 　 　 　 　 　

4 .036 -.155** .219** 　 　 　 　 　 　 　 　

5 .099* .157** -.025 -.103* 　 　 　 　 　 　 　

6 .073 .261** -.026 -.070 .672**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변수
청장년(n=537) 고령(n=862) 

t p
M SD M SD

PC활용능력 2.62 .884 1.89 .903 14.953*** .000

모바일활용능력 3.00 .712 2.28 .904 16.662*** .000

인터넷활용능력 2.39 .786 1.93 .749 11.066*** .000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2.58 .597 2.23 .649 10.238*** .000

디지털조력 2.69 2.041 2.58 1.888 3.590*** .000

모바일사회참여 2.04 .856 1.89 .842 3.081*** .000

생활만족도 2.37 .606 2.20 .588 5.249*** .000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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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 포함한 외생변수는 잠재변수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을 포함하였으며, 매개변수는 모바일 사회참여, 내생변수는 생활만족도를  포함하

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1인 가구여부, 장애정도를 포함하였다.

1) 측정모형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4>.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

수인 카이스퀘어( ) 통계량과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장점을 가진 

RMSEA와 함께 증분적합지수인 TLI,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델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CFI를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χ2값은 1771.173(df=214)로 p<.001 수

1 2 3 4 5 6 7 8 9 10 11

7 .079 .205** -.105* -.144** .619** .613** 　 　 　 　 　

8 .130** .240** -.083 -.135** .500** .551** .546** 　 　 　 　

9 .075 .207** -.063 -.077 .358** .390** .516** .461** 　 　 　

10 -.031 -.014 -.096* -.034 .213** .154** .348** .220** .232** 　 　

11 -.003 .118** -.059 -.143** .391** .406** .385** .553** .436** .212** 　

고령
(n=862) 

1 　 　 　 　 　 　 　 　 　 　 　

2 .172** 　 　 　 　 　 　 　 　 　 　

3 -.038 -.140** 　 　 　 　 　 　 　 　 　

4 .023 -.158** .176** 　 　 　 　 　 　 　 　

5 .207** .139** -.123** -.077* 　 　 　 　 　 　 　

6 .202** .186** -.166** -.113** .696** 　 　 　 　 　 　

7 .110** .169** -.133** -.124** .566** .635** 　 　 　 　 　

8 .182** .200** -.089** -.146** .426** .501** .539** 　 　 　 　

9 .029 .159** -.072 -.108** .279** .298** .594** .462** 　 　 　

10 -.110** .052 -.023 .006 .110** .089* .330** .279** .296** 　 　

11 .006 .183** -.171** -.170** .346** .380** .391** .483** .392** .322** 　

* 1. 성별, 2. 교육수준, 3. 1인 가구 여부, 4. 장애정도, 5. PC활용능력, 6. 모바일기기 활용능력, 7. 인터넷활용능력, 8.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9. 디지털조력, 10. 모바일 사회참여, 11.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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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유의하였다. TLI는 .902, CFI는 .917로 모두 .90이상으로 적합하였다. 

RMSEA는 0.068, SRMR은 .059로 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 분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5>. 구체적으로 경로계수를 보면, 모든 

경로들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표준화계수)도 모

두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성(C.R)도 1.965 이상으로 측정모형의 집중 타당성

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df) /df TLI CFI RMSEA SRMR

Model Fit 1771.173(214) 8.277 .902 917 .068 .059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경로 B  SE C.R. p

디지털역량 → DC1 1.000 .872

디지털역량 → DC2 1.000 .928 .023 43.787 ***

디지털역량 → DC3 .683 .723 .022 31.644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1 1.000 .605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2 1.238 .748 .057 21.890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3 1.351 .816 .058 23.152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4 1.233 .838 .052 23.515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5 .996 .673 .062 15.978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6 1.014 .646 .051 19.723 ***

디지털조력 → DH1 1.000 .349

디지털조력 → DH2 1.217 .457 .122 9.969 ***

디지털조력 → DH3 1.985 .716 .173 11.468 ***

디지털조력 → DH4 2.269 .779 .196 11.606 ***

디지털조력 → DH5 1.747 .590 .160 10.940 ***

모바일사회참여 → MSP1 1.000 .791

모바일사회참여 → MSP2 1.220 .951 .031 38.919 ***

<표 5>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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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분석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6>. 그 결과 χ2값은 

1922.935(df=286)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TLI는 .901, CFI는 .920으로 모

두 .90이상으로 적합하였다. RMSEA는 0.061, SRMR은 .053으로 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 모형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 C.R.값과 함께 각 내생변수

의 다중 다중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표 7). 먼저 모바일사회참여를 내생변수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B=.205, p<.001),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604, p<.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디지털역량 수준이 높을수록(B=.103, p<.001), 디지털기

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411, p<.001),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B=.331, p<.001),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B=.071, p<.001) 생활만족도 수

준이 높았다. 

한편 표준화계수에 기초하여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모바일 사회참여를 예측

모형 χ2(df) χ2/df TLI CFI RMSEA SRMR

Model Fit 1922.935(286)*** 6.724 .901 .920 .061 .053

<표 6>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경로 B  SE C.R. p

모바일사회참여 → MSP3 1.010 .856 .028 36.257 ***

모바일사회참여 → MSP4 .933 .754 .030 30.598 ***

생활만족도 → SS1 1.000 .779

생활만족도 → SS2 1.074 .737 .039 27.530 ***

생활만족도 → SS3 1.058 .722 .039 26.939 ***

생활만족도 → SS4 .953 .679 .038 25.148 ***

생활만족도 → SS5 1.043 .782 .035 29.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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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수는 디지털 조력(=.240), 디지털기기 이용태도(=.157)의 순이었다. 모바일 

사회참여가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0.5%였다.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

수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407), 디지털조력(=.170), 디지털역량(=.158), 모바

일 사회참여(=.092)의 순이었다. 생활만족도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2.0%였다.  

3) 가설적모형의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아래

에 제시하였다<표 8>.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간접효과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

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로 B  SE C.R. p SMC

디지털 역량 → 모바일사회참여 -.008 -.009 .034 -.227 .820

.105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모바일사회참여 .205 .157 .054 3.795 ***

디지털 조력 → 모바일사회참여 .604 .240 .096 6.280 ***

성별 → 모바일사회참여 -.150 -.098 .042 -3.553 ***

교육수준 → 모바일사회참여 -.021 -.015 .042 -.509 .611

독거여부 → 모바일사회참여 -.060 -.031 .054 -1.118 .263

장애정도 → 모바일사회참여 .055 .037 .041 1.354 .176

디지털 역량 → 생활만족도 .103 .158 .023 4.417 ***

.420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생활만족도 .411 .407 .040 10.191 ***

디지털 조력 → 생활만족도 .331 .170 .065 5.127 ***

모바일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071 .092 .020 3.507 ***

성별 → 생활만족도 -.118 -.099 .029 -4.025 ***

교육수준 → 생활만족도 -.008 -.007 .029 -.286 .775

독거여부 → 생활만족도 -.081 -.053 .037 -2.168 .030

장애정도 → 생활만족도 -.078 -.069 .028 -2.791 .005

<표 7> 이론적 모형 추정결과



148 장애인복지연구

5.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다중집단 비교모형 분석

1)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비제약 모델과 제약모델 간 적합도 차이를 아래에 제시하

였다<표 9>. 비제약 모형인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

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의 다중집단 모형검증 결과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의 다중집단 모형검증 분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10, 그림 2). 먼저 모바일 사회참여를 내생변수로, 청장년 지체장애인은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439, p<.001),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고령 지체장애인

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255, p<.001), 디지털 조력 수준

경로
direct effect

mediating 
effect

total effect

B(β) B(β) B(β)

디지털역량 → 모바일 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103(.158) -.001(-.001) .103(.157)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모바일 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411(.407) .015(.014)** .426(.422)

디지털조력 → 모바일 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331(.170) .043(.022)** .374(.192)

<표 8> 가설적 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모형 CMIN df TLI CFI RMSEA ∆

1 Unconstrained 2355.080 572 .902 .917 .047

2 Measurement weights 2383.58 590 .902 .914 .047 ∆(18)=28.50

3 Structural covariances 3019.747 613 .900 .859 .050 ∆(41)=590.651***

4 Measurement residuals 3273.294 628 889 .852 .050 ∆(56)=253.547***

<표 9>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성인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요인과 모바일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청장년 및 고령간 다중집단비교  149

(B=.762, p<.001)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

(B=.524, p<.001)이 높을수록, 디지털조력(B=.416, p<.001)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역량(B=.141, p<.001) 수준이 높을수

록, 디지털기기 이용태도(B=.366, p<.001)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조력 (B=.229, 

p<.05)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B=.130, p<.001)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았다. 

C.R.값의 차이를 보면,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이가 유의한 경로는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3.049)이었다. 즉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모바

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유의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경로
청장년 고령 C.R.

differenceB C.R. B C.R.

디지털 역량 → 모바일사회참여 .106 1.601 -.079 -1.896 -2.368 채택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모바일사회참여 .083 .805 .255*** 4.045 1.424 reject

디지털 조력 → 모바일사회참여 .439*** 3.502 .762*** 4.967 1.632 reject

성별 → 모바일사회참여 -.099 -1.355 -.171*** -3.344 -.812 reject

교육수준 → 모바일사회참여 -.182 -2.139 .018 .374 2.04 accept

독거여부 → 모바일사회참여 -.203 -1.781 -.022 -.368 1.4 reject

장애정도 → 모바일사회참여 -.008 -.109 .096 1.945 1.222 reject

디지털 역량 → 생활만족도 .065 1.528 .141*** 4.659 1.448 reject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생활만족도 .524*** 6.973 .366*** 7.593 -1.768 reject

디지털 조력 → 생활만족도 .416*** 4.686 .229* 2.424 -1.442 reject

모바일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005 .161 .130*** 4.847 3.049 accept

성별 → 생활만족도 -.120* -2.551 -.119** -3.249 0.014 reject

교육수준 → 생활만족도 -.103 -1.881 .044 1.254 2.261 accept

독거여부 → 생활만족도 .024 -1.349 -.122** -2.832 -.277 reject

장애정도 → 생활만족도 -.060 .326 -.095** -2.682 -.615 reject

<표 10> 다중집단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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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고령 지체장애인은 청장년 지체장애인에 비해 디지털역량(PC 활용능력, 모바일 활

용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가설적 모형 의 적합도는 χ2값은 1922.935(df=286)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

다. TLI는 .901, CFI는 .920, RMSEA는 0.061, SRMR은 .053로 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모바일사회참여를 내생변수로, 디지털기기 이용태

도 수준이 높을수록(B=.205, p<.001),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604, p<.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디지털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B=.103, p<.00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411, p<.001),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331, p<.001),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B=.071, 

[그림 2] 다중집단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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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간접효과 검증결과,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

털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 다중집단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바일 사회참여를 내생변수로, 청장년 지체장애인은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B=.439, p<.001),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기

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255, p<.001), 디지털 조력 수준(B=.762, p<.001)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청장년 지체장애

인은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B=.524, p<.001)이 높을수록, 디지털조력(B=.416, 

p<.001)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역량

(B=.141, p<.001)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태도(B=.366, p<.001) 수준이 높

을수록, 디지털조력 (B=.229, p<.05)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B=.130, 

p<.001)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청장년 지체장애인과 고

령 지체장애인의 차이가 유의한 경로는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049)이었다. 즉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2. 제언

첫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령 지체장

애인은 청장년에 비해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

여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노승현, 2021)와 일치한다. 고령장애인은 

장애 및 노인 서비스 모두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2020년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2년 1월 현재 19개 시

도에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증

진을 위한 차별적 정책 및 지원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령 지체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청장년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디지털 역량(신동윤, 김동욱, 2019; 유나

리, 김승완, 2020; 연은모, 최효식, 2019; 김수경 외, 2020),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김

수정 외, 2020; 엄사랑 외, 2021), 디지털 조력(장은교, 이진명, 2021; 노승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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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령 지체장애인

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디지털 역량,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 증진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증진방안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의 모바

일 사회참여는 오프라인 사회참여를 대체하여 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는 생활만족도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Wright, 2000; Blit-Cohen and Litwin, 2005; 

Chen and Persson, 2010; Perkins and LaMartin, 2012; 김반야, 권종실, 2022; 

박경미와 김민아, 2019)와 일치한다. 특히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

참여의 영향을 차별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 고령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과정에서 이론적 교육 및 실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을 진행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확산이 요구된다.   

넷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한 모바일 기기 활용 정보화 교육이 필

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령장애인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는 디지털 역량(김효정, 이진명, 2018; 신

동윤, 김동욱,  2019; 연은모, 최효식, 2019; 노승현, 202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김

수정 외, 2020; 노승현, 2021), 디지털 조력(김봉섭, 고정현, 2020; 노승현, 2021) 관

련 연구와 일치한다. 청장년의 경우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컴퓨터 활용, PC를 활용한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어 디지털 역량 중 PC 및 인터넷 영역에 초점을 두

고 있다. 향후 모바일기기 활용을 고려한 정보화교육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정보화교육이나 노인정보화 교육 모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

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노승현 외(2018)은 

지체장애인 활기찬 노후를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등의 협력적 연계에 기초하여 모바일 사회참여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개선방인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역량 보다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가 모바일 사회참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기기에 대해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는 견해(Lee, et al., 2011)를 고려할 때,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호의적 태도 형성이 

필요하다. 고령 지체장애인 정보화 교육내용에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증진을 위한 고

려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기 이용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구체적 활용방법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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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 활용 사례에 대한 발굴 및 홍보노력도 좋

은 대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디지털 조력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 디지털 조력의 경우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 모두 모바일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였다.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사회참여(김봉섭, 고정현, 

2020; 노승현, 2021), 생활만족 (장은교, 이진명, 2021)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일치한

다. 디지털 조력은 사회적 지지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지

지체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적극적 디지털 조력 서비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디지털 전문가를 연계하여 고령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사회적 연계 서비스 제공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 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

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을 청장년장애인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고령장애

인과 비장애 고령인구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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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dults with disability is af-

fected by digital competency, digital device usage attitude, and digital assistance, 

and how mobile social participat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elderly and young/middle adults, we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mechanism within the adult group.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1399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ho responded to the 2020 

Digital Gap Survey. The preliminary analysis shows tha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digital competency, digital device usage attitude, 

digital assistance, mobile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an their young-

er counterpart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model analysis, life satisfaction was di-

rectly influenced by digital competency, digital device use attitude, and digital 

assistance. The mediating effect of mobile social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for digital device use attitude and digital assistance. In the mul-

ti-group comparison model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in the effect 

of mobile social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was revealed.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he effect of mobile social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 However,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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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significant for the younger adults with disabilities. This emphasizes the need to 

reflect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a strategy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through improving mobile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 Key words :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 satisfaction, mobile social participation, 

mediating effect, multi-group comparis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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