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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들 최신기술에 관심도와 최신기술 저항도 및 불안도 간의 관계에서 최신기술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P광역시 장애
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1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변수간 인과관계 검정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단계별 분석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신기술 관심도는 최신기술 수용도를 매개로 최신기술 저항도
및 불안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Sobel
test 결과, 통계적으로도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 관심도는 최신
기술 수용도를 매개로 저항도 및 불안도를 낮추어 미래사회 적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최신기술 저항도 및 불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최신기술 기술에 대한 관심과 최신기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관련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from acceptance of the latest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est in the latest technologies, 
resistance to the latest technologies, and anxiety in workers at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to August 2018 from workers at disability 
welfare centers in P Metropolitan City, and we analyzed data from 187 pers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e step-by-step analysis model 
of Baron and Kenny (1986) was used to verify mediating effects, and the Sobel 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ir significance. The analyses verified that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latest technologies affects
the degree of resistance to, and anxiety over, the latest technologies through acceptance of the latest
technologies. At the same time, we verified that the degree of interest had a complete mediation effect 
because i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acceptance. In addition, the Sobel test result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latest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from workers at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daptation to future society by lowering resistance and anxiety through 
acceptance of the latest technologies.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to reduce resistance to, and anxiety
over, the latest technologies was sought, and related measures to increase interest in the latest 
technologies and their acceptance are suggested.

Keywords : Welfare for the Disab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Latest Technology, Interest, Resistance, 
Anxiety,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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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래는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이다. 최
근 각 학문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사회전반에도 활발하게 회자되는 바, 4
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미 도래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으로 명명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생활전반에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1, 2
차 산업혁명, 인터넷기반 디지털 혁명의 정보화와 자동생
산시스템을 견인한 3차 산업혁명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써,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사물인터넷
(IoT), 유무선 센서와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통해 지능정
보사회를 견인할 새로운 변화로 거론된다[1]. 4차 산업혁
명에서 기술혁신의 가속화가 불러올 불확정성 시대에 국
가와 기업, 개인 모두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의 
탐색적 연구[1]의 후속연구로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대
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장애
인이 행복하고 살기 편하다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
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있어 그 속도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대상으로 장애
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
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관심을 통한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하게 제시되는 키워드 중에 로봇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지만, 새로운 미래 변화와 최신 
기술에 대한 관심은 사회구성원, 특히 장애인에게 관심, 
기대, 환희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게도 하지만 미래
에 대한 거부, 저항, 불안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초래하
기도 한다. 장애인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최
신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되므로, 종사자들의 기술수용을 통한 불안감과 저
항을 최소화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 뿐 아니라 궁극
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하다 하겠다. 이
에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의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불안도 및 저항도, 
최신기술 수용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저항도와 불안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최신기술 

수용도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신기술의 변화를 수용하여 저항도와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향후 변화
과정에서 제한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실증적으로 탐색하여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미래 
대응에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 관심도, 저

항도, 불안도, 수용도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 관심도가 최

신기술 활용 저항도와 불안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최신기술 관심도가 

최신기술 활용 저항도와 불안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최신기술 수용도가 매개효과를 하는가?

2. 선행연구

최근 한국 장애인복지는 지역사회중심지원(CBSS: 
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 패러다임으로 전
개되고 있는 바, 지역사회 내 재활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
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테크놀
로지의 진화는 사회복지실천분야, 특히 장애인복지에 큰 
파장을 예견하고 있다. 남희은 등(2017)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탐색적 연구
를 진행하였고[1] 김남숙 등(2019)은 장애인복지관의 이
용자와 종사자간 4차 산업혁명 최신기술을 활용한 삶에 
대한 인식과 미래 장애인복지관 변화에 대한 기대를 연
구한 바 있다[3].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구체적인 복
지 분야 연구를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범주 내에서의 고찰이다.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복지 관련연구들은 복지패러다임[4]과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5], 사회복지법제의 방향[6]과 보
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7], 사회복지실천[8], 사
회복지교육[9], 일자리[10, 11]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
어 왔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연
구들이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식[1], 특수교사인식
[2], 재활보조공학사 인식[13], 장애인일자리[14], 특수
교육공학의 방향[15] 등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
와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종사자들의 외부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
지, 장애인 복지계 뿐 만 아니라 모든 전문영역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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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종사자들 개인의 역량을 떠나 조
직 전체의 성장과 조직분위기로 이어져 궁극에는 조직성
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혁신의 확산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인 반응태도만을 취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새로움에 
대한 거부, 저항, 불안과 같은 부정정적인 태도도 존재한
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보안위험, 
데이터유출위험, 품질 또는 성능에 대한 불신, 질에 대한 
격차, 이에 따른 삶의 격차 등 사용자들에게 또 다른 위
험과 함께 부정적 측면을 야기할 수 있다. Tarafdar 외
(2007)는 이를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라 하여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개인, 기업, 사회의 급진전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16]. 이런 압도적이고 예측 불
가능한 변화에 사용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진다
는 감정적 불안감이 증가되어,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는 사용자들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다. 즉, 테크노스트레스는 사용자 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우찬 외(2019)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새로운 기
술과 정보시스템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그들의 기술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해야한다[17]. 뿐
만 아니라 살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혁신 기술을 이용한 
업무능률 향상에 대한 높은 기대로부터의 압박에 스트레
스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소비자와 사용자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 심리
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여러 연구에서 혁신저항 자
체 뿐 아니라 혁신저항요인, 혁신저항감소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Ram(1987)은 저항은 소비자나 사용자가 새로
운 변화,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이므로 혁신 또는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
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18]. 다만 이
러한 저항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신기술에 대한 유용
성이 높다고 인식된다면 긍정적 태도가 발동되어 혁신에 
대한 저항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며, 혁신저항 
요인으로 지각된 혁신특성, 사용자특성, 보급경로라는 3
가지를 제시하였다. 지성구 외(2005)는 개인의 성향은 
혁신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미치며 이 혁신저항은 혁신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19]. 이승민(2019)
은 패스트프드점의 무인주문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시스템에 대한 
혁신저항이 낮고, 이전 사용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사용에
서 얻은 지식은 이용자의 의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

어 저항을 낮춤을 밝히고 있다[20]. 
4차 산업혁명의 최신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혁신저항과 함께 불안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9
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Amazon이 일본에서 AI
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짝퉁(가품)” 제품을 명품 추천 
상품으로 소개,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고가의 
정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큰 실망감, 불신을 안겨준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와 불안요인에 대해 이창섭 외(2019)가 
AI의 주 소비층인 2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21]. 연
구결과, 업무성과 향상에 대한 기대와 인간의 사회적 가
치에 대한 위협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어 첨단 디지털 기
기에 익숙한 세대들도 약한 인공지능(AI스피커, 챗봇)에 
비해 강한 인공지능(미래예측분석, 맞춤형 자료수집, 작
물관리 로봇 등)에 대해서는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위협
받을 수 있는 불안감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오랜 과거부터 인류는 새로운 사상, 문화, 문명, 
제도, 기술들을 혁신, 혁명이라는 새로움으로 수용, 또는 
채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심을 가졌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변화 속에서 빚어
지는 기술들에 대해 복지분야 연구는 아니지만, 연구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조직에서 4차 산업혁
명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영향요인
들과 기술수용도간의 조절변수로서 혁신저항 요소를 연
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성과기대, 조직분위기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확인되었
다[22]. 모바일뱅킹연구에서 기술 수용도는 더욱 활발한
데, 소비자들이 지불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
식, 기술 혹은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정도
를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때 이 자기효능감이 새로운 시
스템에 대한 수용성 및 사용혜택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
성이 있다는 접근들이 있다[23-26]. 국내에서는 신기술 
기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용도에 자기효능감이 긍
정적인 영향력이 미침을 연구하여 지불결제시장에서 신
용카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연구
도 진행되었다[27].

급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최신기술들의 실수요자
이며, 동시에 더욱 크게 저항과 불안을 경험하는 대상이
라 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술 수용의 과정에서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연구가 복
지현장에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최소한 무엇
을 어떻게 준비하여 상대적 격차해소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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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관심도

가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와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써 최신기술 수
용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근무기간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 

관심도가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불안도와 저항감에 미치
는 영향에서 최신기술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P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P광역시 장애인복지관협회의 협조
를 통해 16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관별 20명씩 설문지를 배포하여 종사자 설문지를 
배포·회수 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18년 7월 
2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회수된 설
문지는 총193부였으며, 주요변수의 누락이나 응답내용
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8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3.3 주요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삶에 대한 

불안도와 저항도이다. 먼저,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는 최
신기술 활용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생
활상의 사회·심리적인 어려움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3], 교육공학의 수용에 따른 교사의 불안요인[28]과 
Horwitz 등(1986)이 개발한 외국어 수업불안감 척도
[29]를 국내 사정에 맞게 구성한 문항[30]을 장애인복지
종사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신기술 활

용 불안도는 7개 문항 평균값을 활용하였는데,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불안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값 .831로 나타났다. 

둘째, 최신기술 활용 저항도는 Ram(1987)이 제시한 
혁신저항 모형에 따라 변수를 검토하고 장애인복지기관
이라는 조직 내 개인특성에 맞추어 혁신저항 요인들을 
국내 사정에 맞게 재구성하였다[18]. 저항도는 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저항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뢰
도 분석결과 Cronbach's   값은 .66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는 최신기술 관심도로 클라우스 슈밥이 주장
한 6대 기술 중 장애인복지와 연결되는 인공지능,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무인화로봇 5개를 연구자들
의 내적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정하였다[31]. 최신기술 관
심도는 5개 주요기술 관심정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는
데, 각 문항은 ‘전혀 관심이 없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쌓고 있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된다. 문항 점
수가 높을수록 최신기술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값은 .887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는 Wu 외(2014)가 개발
한 ‘acceptance of an assistive robot in older 
adults scale’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번역・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최신기술 수용도 척도는 ‘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된 23
개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하여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
수록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신기술 수
용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값은 .884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발생하는 편이(bias)를 최소화기 위해 통제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고 
여성을 기준변수로,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20대를 기준변수로, 근무기간은 ‘3년 
미만’, ‘3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3년 미만을 기준 변수로 하였다. 

3.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 절차를 거쳐 

spss 21.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변수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로 최신기술 관심도가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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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최신기술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의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33]. 매개모형은 먼저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유의미한 설명변수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둘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유의미한 설명변수임
이 확인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의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확인되어야 모형이 성립한다. 따라
서 이 세 단계 성립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 중에서 Aroian 
검증을 추가적 실시하였다[34]. 

3.5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설문참여는 연구 목적 및 방법 등을 연

구대상자에게 설명 후 연구 목적 및 방법, 내용 등에 동
의하는 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설계
과정 및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낙인효과, 인권침해 등이 있
는지의 판별 받았으며 연구 이후 피연구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연구 종료 후 설문지를 폐기함을 고지
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D대학교 IRB심의를 통해 검증하
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  
본 연구 대상 중 여성이 136명(72.7%)으로 전체의 

2/3이며, 30대가 75명(40.1%), 40대 48명(25.7%), 20
대 44명(23.5%), 50대 20명(10.7%) 순으로 많았다. 장
애인복지기관 근무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각각 41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
년 이상 5년 미만이 37명(20.2%)으로 많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불안도는 
7개 문항으로, 평균은 3.10점(SD=.667)이었고, 또 다른 
종속변수인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저항도는 5개 문항, 
평균은 3.08점(SD=.606)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최
신기술 관심도 5가지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 문항(인공지
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무인화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은 3.00점(SD=.788)으로 나타났
다.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는 23개 문항으로 구성
되며, 평균은 3.44점(SD=.509)으로 나타났다.

Variable N %

Gender
Female 136 72.7
male 51 27.3

Age

20's 44 23.5
30's 75 40.1

40's 48 25.7
50's 20 10.7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 y. 32 17.5
1 y. or more - less than 3y. 32 17.5

3y. or more - less than 5y. 37 20.2
5y. or more - less than 10y. 41 22.4

10y. or more 41 22.4
Anxiety of using the latest technology M. 3.10 / S.D. .667

Resistance to use of the latest technology M. 3.08 / S.D. .606
Interest in the latest technology M. 3.00 / S.D. .788

Acceptance of the Latest Technology M. 3.44 / S.D. .50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1 2 3 4

1.Anxiety of using the latest technology 1.000
2.Resistance to use of the latest technology .304*** 1.000

3.Interest in the latest technology -.064 -.232** 1.000
4.Acceptance of the Latest Technology -.313*** -.285*** .493*** 1.000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는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r=-.313)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신기술 
활용 저항도는 최신기술 관심도(r=-.232)와 부(-)적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최신기술 관
심도와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r=.493)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와의 상관관계
를 보면,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r=-.313), 저항도
(r=-.285) 모두 최신기술 수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최신기술 관심도와 수용도의 영향력 검증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 관심도와 최신기

술 활용 불안도 및 저항도의 관계에서 최신기술 수용도
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Baron
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고[33], 매개효과 유의성은 Sobel test 중 Aroian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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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1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인 최신기술 관심도가 종속변수인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와 저항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신기술 관심도가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6, p<.05).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중 30대(=.236, p<.05), 40대(=.266, p<.05), 
50대 이상(=.216,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
데, 20대에 비해 30대, 40대, 50대 이상이 최신기술 활
용 불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신기술 관심도가 최신기술 활용 저항도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02, 
p<.05). 즉, 최신기술 관심도가 높을수록 최신기술 활용 
저항도는 감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통제
변수 중 성별(=.154,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는데 이는 여성일수록 최신기술 활용 저항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Independent → Dependent Variable
Interest → Anxiety Interest → Resistance

B S.E. t Exp
( ) B S.E. t Exp

( )
Constant 3.023 .226 13.397 3.352 .210 15.961
Gender(Male) .217 .110 1.966 .145 .211 .103 2.060 .154*
Age(20's)
    30's .319 .139 2.285 .236* .090 .130 .692 .073
    40's .403 .156 2.592 .266* .094 .145 .649 .068
    50's .648 .183 2.560 .216* -.182 .170 -1.068 -.092
Period(less than3y.)
 3y.-less than 10y. .046 .117 .388 .034 -.022 .109 -.202 -.018
10y. or more .203 .145 1.404 .128 .023 .135 .168 .016
Interest in the 
latest technology -.139 .065 -2.158 -.166* -.155 .060 -2.580 -.202*

R (adj.R ) .117(.081) .089(.052)
F 3.297** 2.436*

*p<.05, **p<.01, ***p<.001

Table 3. The effect of interest on resistance and 
anxiety

4.2.2 2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최신기술 관

심도가 매개변수인 기술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518, p<.001). 

즉, 최신기술 관심도가 높을수록 최신기술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연령 중 50대 이
상(=-.207,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
는 2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수용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Interest→Acceptance
(Independent Variable→Mediate Varibale)

B S.E. t Exp( )
Constant 2.615 .160 16.298
Gender(Male) -.110 .078 -1.413 -.095
Age(20's)
   30's -.075 .096 -.774 -.072

    40's -.192 .108 -1.769 -.163
   50's -.344 .127 -2.717 -.207**

Period(less than3y.)
 3y.-less than 10y. -.010 .081 -.129 -.010

10y. or more .044 .102 .435 .036
Acceptance of the 
Latest Technology .339 .046 7.393 .518***

R (adj.R ) .296(.267)
F 10.277***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interest in the latest 
technology on acceptance

4.2.3 3단계: 독립,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3단계는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와 저항도에 대한 최신

기술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독립변수인 
최신기술 관심도와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를 동시
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최신기술 관심도는 최신기술 활
용 불안도에 유의미한 영향(β=-.39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33], 독립변수의 계
수가 1단계에서 유의미하던 것이 3단계에서는 무의미한 
수준으로 통계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 영향력은 동일하지만 β값이 
감소하는 것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 유의하던 최신기술 관심도가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최신기술 수용도
는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 간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1단계 β
=.-.166, p<.05 → 3단계 β=.028). 통제변수는 연령 중 
30대(β=.219, p<.05), 40대(β=.207, p<.05)가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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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는 20대에 비해 30대, 40대일수록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신기술 관심도가 최신기술 활용 저항도에 미치는 영
향(β=-.235, p<.01)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단계에 유의하던 최신기술 관심도가 3단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아 최신기술 수용도는 최신기술 관심도
와 최신기술 활용 저항도 간의 관계에서도 완전매개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단계 β=-.202, p<.05 → 3단
계 β=-.096). 통제변수는 1단계와는 달리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 Mediate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terest, Acceptance

→Anxiety
Interest, Acceptance

→Resistance

B S.E. t Exp
( ) B S.E. t Exp

( )
Constant 4.015 .358 11.223 4.123 .340 12.143
Gender(Male) .202 .109 1.854 .135 .180 .103 1.745 .131
Age(20's)
    30's .295 .135 2.191 .219* .066 .128 .518 .053
    40's .315 .153 2.065 .207* .050 .145 .343 .035
    50's .320 .180 1.776 .149 -.265 .171 -1.549 -.134
Period(less than3y.)
 3y.-less than 10y. .053 .113 .464 .039 -.030 .108 -.279 -.024
10y. or more .188 .142 1.329 .118 .013 .135 .099 .009

Interest .024 .073 .322 .028 -.075 .070 -1.069 -.096
Acceptance -.413 .107 -3.867 -.319*** -.280 .101 -2.767 -.235**

R (adj.R ) .185(.146) .134(.094)
F 4.810*** 3.295**

*p<..05, **p<.01,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acceptance between 
interest, resistance, and anxiety 

4.2.4 매개변수의 효과 검증
본 연구의 분석결과,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는 

독립변수인 최신기술 관심도와 종속변수인 최신기술 활
용 불안도 및 저항도 간의 관계에서 모두 완전매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지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 Sobel 
test 중에서 Aroian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최신기술 관심도와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 
사이에서 최신기술 수용도의 매개효과 통계량은 –3.149
로 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
고, 최신기술 관심도와 저항도 사이에서 최신기술 수용도 
매개효과 통계량도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 보다는 낮았지
만 –2.595로 p<.00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를 통해, 최신기술 수용도는 최신기술 관심도와 최
신기술 활용 불안도 및 저항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
임이 확인되었다. 

Path Z p-value
Interest→Acceptance→Anxiety -3.149 .000***

Interest→Acceptance→Resistance -2.595 .009**

**p<.01, ***p<.001

Table 6. Sobel test result for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최신기술 활용
에 대한 저항도와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의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저항도와 불안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최신기술 
수용도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종
속변수인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의 평균은 3.10점, 최신
기술 활용 저항도는 3.08점으로 불안도가 저항도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3.00점으로 5가지 최신기술 중 3D프린팅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았다.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는 23개 문항의 평
균값으로, 평균은 3.44점으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에 비
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간 상관
관계 분석결과 불안도와 저항도, 관심도와 수용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도와 수용도, 저항도와 수용도, 
저항도와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불안도 및 저항도의 관계에서 최
신기술 수용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활용하
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 
test 중 Aroian 방식을 활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최신기술 관심도가 불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20대에 비해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종사자가 최신기술 활용 불안
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신기술 관심도는 저항도에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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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
성일수록 저항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
수인 최신기술 관심도가 매개변수인 최신기술 수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 중 
20대 종사자에 비해 50대 종사자의 최신기술 수용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 및 매개변수인 최
신기술 관심도, 수용도가 종속변수인 최신기술 활용 불안
도 및 저항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1
단계 유의하던 최신기술 관심도가 3단계에서 모두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최신기술 수용도는 최신기술 
관심도와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 및 저항도 간의 관계에
서도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중 
Aroian 방식을 활용한 결과, 최신기술 수용도의 통계량
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에 이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종사자들의 외부변화 즉,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관심은 비단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계 뿐만은 아니며 모든 
전문영역에서의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는 종사자
들 개인의 역량을 떠나 조직 전체의 성장과 조직분위기
로 이어져 궁극에는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관심, 저항, 불
안, 수용도는 기관의 조직성과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사회복지사업에서 기술의 사용은 시작되었기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 및 활용사례를 통하여 최신 기
술 수용성을 강화함으로써 4차산업혁명과 기술활용에 대
한 불안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NASW(2017)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임에 따른 기술을 이용한 슈퍼비전, 클라이언트의 
정보획득에 대한 새로운 윤리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영상 
사례관리, 오디오를 통한 상담 등 활용 시 윤리적 고려사
항을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
다[35]. 이처럼 NASW에서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하고 
정확한 지침을 주는 것과 같이 향후 한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지침과 더불어 다양한 사례
가 소개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결과 최신기술 관심도가 
연령에 따른 불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에 비해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종사

자가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신규 
종사자보다는 관리자 혹은 경력 종사자들에 대한 최신기
술 사용 안내 교육의 실시를 제안한다. 최신기술에 대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와 활용도가 높은 신규종사자들이 
자신들의 기술활용 능력과 경험들을 기존 종사자들에게 
전수하는 ‘최신기술 사용 수퍼비전’ 운영은 조직 내의 결
속력과 상하적인 구조를 역전시켜 조직의 유연성 및 생
산성을 증대하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최신기술활용에 대한 저항은 전반적으로 조직분위기 
및 조직성과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요소이므로 이
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최신기술 수용도와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저항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제언이 요구된다. 
즉,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각된 유
용성이 높을수록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저항은 낮아지고 
이전 사용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사용자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변화와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줄이게 된다. 이러
한 변화, 서비스, 환경, 신기술 등에 대한 유용성이 높다
고 인식되는 수용적인 태도는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신기술 활용에 대한 저항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 향후 저항을 줄이는 조직 내 교육 및 노력 전개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파악된다. 

최신기술활용에 대한 불안도와 저항도를 줄이는 방법
으로 최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관심도부터 높이는 접근을 주장한다. 기관에서는 4
차산업혁명 기술들이 실제 장애인복지현장에서 활용되며 
응용되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종사자들에게 전달하고 노
출시킴으로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자극물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관의 시도는 최신기술에 대
한 종사자의 관심도를 이끌어내어 신기술에 대한 유용성
이 높다는 인식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낳게 한다. 이런 
수용성은 테크노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태도, 즉 최신기
술활용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 활용 
불안도 및 저항도 감소에 있어 수용도의 매개영향을 밝
힘으로써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의 최신기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서 연구의 함의를 가
진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복지계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담론수준이며,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타 학문의 척도 등을 
장애인 현장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한 것
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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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
다. 현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대비를 
위한 연구가 있지만, 공학, IT, AI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앞으로는 삶의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정책 도출을 위
한 거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비
스 종사자가 핵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서 보다 나아가 사회복지대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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