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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은경
국민대학교 교양 대학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Activities and Recognition of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Eun Kyung Kim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20년 노인실태 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활동으로는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 및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항목과
더불어 사회적 인정 요소로는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이 자원봉사, 동호
회,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 삶의 만족을 높였으며, 또한 이웃과의 만족스러운 교류를 할수록 삶의 만족이 올라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고용 등 다양한 사회활동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정책 입안 과정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견해와 권익을 옹호하도
록 정치력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activities and recognition of the elderly on their
life satisfaction. Social activities, volunteering, clubs, religion, and interaction with neighbor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long with social recognition factors such as social respect and political 
influ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s elderly people's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clubs,
and religious activities increased and gave them more satisfying interactions with their neighbors,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increased.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social 
respect and political influence,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venues should
be provided for various social activities such as volunteering, clubs, and religious activities, as well as 
employment. Second, we must ensure that the elderly can smoothly establish the necessary social 
relationships in the community so that they are not isolated. Third, awareness of the elderly must be
improved  so that they can be recognized and respected in society. Fourth,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elderly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y can defend their positions and rights during the formulation 
of the policies that impact them.

Keywords : Social Activities, Social Recognition, Life Satisfaction, Korean Elderly, Hierachical Reg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Kim(Kookmin Univ.) 
email: sena8054@kookmin.ac.kr 
Received October 4, 2023 Revised November 7,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Published January 31, 2024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1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로 사상 처음 900만 명을 넘었고 베
이비붐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 인구로 본격적으로 진입
하면서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1]. 또한 2022년 한국 
여성 1명의 합계 출산도 단지 0.78명에 불과하여 고령화
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며[2] 사회복지뿐 아니라 철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신학 
등 모든 분야에서 노인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
요성이 요구되고 있다[3]. 현대 사회의 노인은 가족 부양
의식이 약해지고 위상도 많이 쇠퇴하여[4], ‘경로’의 대상
이라기보다 ‘양로’와 ‘구휼’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5], 특
히, 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정신적 쇠퇴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노인학대의 위험성을 증가시
키기도 한다[6]. 

그러나 많은 노인은 은퇴 후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
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활동적인 노년을 추
구하므로, 고령화 현상을 무조건 사회문제로만 여기는 
관점은 변화가 필요하다[7]. 우리나라 노인헌장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야 하며 취미나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8]. 또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07년부터 노인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노화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증진을 위한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발간하여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
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노년(active aging)을 지향
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강조하였다[9]. 이는 노인의 사회활동이 은퇴 후 
취미나 조직체에 속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증진하
고[8], 상호작용을 통한 주관적 만족감을 높여 노인의 정
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10,11] 노인의 인지 저하
를 예방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및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한다[12]. 무엇보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는 
노인의 여가를 확대했고 사회활동을 통한 여가 활용은 
노인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rikson의 이론에서 생산성은 미래 세대에 혜택과 유
산을 남기려는 데서 삶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13]. 따라서 고령자가 젊은 세대로부터 이에 상응하
는 존중을 받는 것은 삶에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면서 삶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4,14]. 최근 고령 친
화적 지역사회 환경과 노인 삶의 만족에 관한 Kim[14]
의 연구와 Lee 와 Choi의 연구[15]에 의하면 노인이 사
회에서 존중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정
이 고령 친화적 요소로서 노인 삶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4]. 또한,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입안에 있어 노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요구되고[16], 출생률 감소와 가파른 고령화 현상으
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노인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17], 현재 노인들은 민주적인 
시민의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미흡한 실정이다[18]. 

노인 삶의 만족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을 높여 준다
는 연구 결과들[20-22] 과 더불어 산업화 이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영향력이 쇠퇴한 현시점에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인정 요인인 사
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겼다. 이
에 활동성과 인지력이 저하된 노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
는 사회문화 활동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이 현대 
사회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23], 
노인 삶의 만족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다양한 경험들과 지역사회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19], 노인의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노인이 사회에서 인식
하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정치적인 영향력이 삶의 만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인정 요소인 사회적 존

중 및 정치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인정 요소인 
사회 존중과 정치력 영향력에 대한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노인의 사회활동 요인들과 사회적 인정 요인들
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1호, 2024

216

셋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연구 시사점 및 정책적 제
안을 제시한다.

2. 연구설계 및 방법

2.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인정이 노인 삶

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
사로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주이며[24] 조사자료는 보건복지 데이터 포
털에서 신청한 후 허가를 받고 이용하였다[25]. 자료에는 
각 시도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가구 형태, 취업 여부, 
교육, 가구 소득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조사 참여자 10,097명 중 만 65세 미만이
라고 답한 응답자를 SPSS 자료에서 제외해 법정 노인 나
이 만 65세 이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총 
9,677명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및 연구모형 
2.2.1 종속 변수: 노인 삶의 만족
2020년 노인실태 조사자료에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들의 생활과 환경요소에 대한 만족도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노인 삶의 만족도를 활용하
였다. 특히, 조사자료에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6개 항목인 1) 건강 상태 2) 경제 상태 3) 배우자 및 자녀
와의 관계 4) 사회·여가·문화 활동 6) 지역사회와의 관계
에 관한 만족도 항목을 연구를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
되도록 재코딩하고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817이다. 

2.2.2 독립 변수: 사회적 활동과 인정 요소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 및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항목과 사회
적 인정에 해당하는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
한 항목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적 활동은 자원
봉사, 동호회, 종교활동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으면 (0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을 때 (1점) 으로 더미 
변수화하였고, 이웃과의 교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역 
채점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정에 해당
하는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에 대한 항목은 5점 리
커트 척도로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평가되
도록 변환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더미변수로 인한 노
인의 사회적 활동 신뢰도는 Cronbach’s α = .235 이였
으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620로 나타났다. 

2.2.3 통제변수 
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학력, 건

강, 경제활동 여부, 소득[14,26,27], 성별을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연령은 만으로 하였고 교육은 고등학교 미
만은 0, 고등학교 이상은 1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노인 
가구의 소득은 연간 총소득응답자 간의 편차를 고려하여 
로그함수 처리하였고 건강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수를 투입하였으며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0,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1로 더
미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2.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은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

동, 이웃과의 교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인정
은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으로 하였다. 통제적 변수
는 인구 통계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2.5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통제변수, 사회적 활동 변수

와 사회적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과의 영향 관계를 알아
보는 것으로 Fig. 1과 같다.

Fig. 1.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17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Volunteer Activities 1 　 　 　 　 　 　
2. Club Activities .214** 1 　 　 　 　 　

3. Religious Participation .039** .013 1 　 　 　 　

4. Connecting with Neighbors .041** .064** .036** 1 　 　 　

5. Social Respect .012 .018 .046** .139** 1 　 　

6. Political Influence .020* .040** .025 .141** .453** 1 　

7. Life Satisfaction .083** .137** .072** .371** .312**  .380** 1
** p<.01  * p<.05

2.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인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SPSS 
26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노인실태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기술 통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외
에 원자료 변수를 변환하여 역 채점, 더미변수 및 로그함
수 등으로 재구성하여서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자료에 
대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크론바흐 알
파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
계를 분석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인정의 요인들과 노인 삶
의 만족 간의 요인별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요인별 상세한 설명 값을 알아보기 위해 Model 1
은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고, Model 2는 사회적 활동과 
인정요인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 실태조사 원자료의 노인가구 연령, 성별, 신체적 

건강,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여부에 관한 일반
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응답자 10,097명 중 만 65
세 이상 응답자는 총 9,667명이었으며 분석대상자의 평
균 나이는 74세(SD=6.443)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9%이고 남성은 41%에 해당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앓고 
있는 만성 질환 수는 1.83(SD=1.471)으로 약 2개 정도
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
상자는 단지 36%에 불과하였고 응답자의 39%만이 현재 

고용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총소득은 연평
균 약 1,504만 원 (SD=2300.811)으로 월평균으로 환산
하면 약 125만 원의 월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Spec. N(%), M(S.D)

Age   74 (SD=6.443)

Gender
Female 5,692 (59%)

Male 3,985 (41%)
Physical 
Health 

Number of 
Chronic diseases 1.83 (SD=1.471)

Yearly Income Gross Annual 
Household Income 1,5040,000 (SD=2300.811)

Education 
Level

Junior High School 
or Lower 6,211 (64%)

High School or 
Higher 3,466 (36%)

Employment
Status

Employed 3,729 (39%)

Unemployed 5,948 (6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9,677)

3.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
수인 노인 삶의 만족에 대한 각각 독립변수는 모두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01). 

즉, 자원봉사 활동 여부에 대한 노인 삶의 만족과의 
상관관계( .083), 동호회 활동 여부와 노인 삶의 만족 간
의 상관관계( .137), 종교활동 참여 여부와 노인 삶의 만
족 간의 상관관계( .072), 이웃 간의 교류와 노인 삶의 만
족과의 상관관계( .371), 사회적 존중과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 .312), 정치적 영향력과 노인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 .380)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각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표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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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Control Variables 

Age   -.017  -12.652*** -.107   -13.440*** -.104  -13.317***
Gender -1.591 -14.980*** -1.622   -16.115*** -1.588  -15.932***

Education Level  1.804 16.396*** 1.509  14.359*** 1.541  15.115***
Physical Health -.626 -18.823*** -.604  -19.254*** -.535 -17.427***

Employment Status  .517  4.654*** .415    3.954*** .377  3.705***
Yearly Income  .032 .558 .055 1.011 .057 1.079

Social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995 3.760*** .920 3.581***

Club Activities 1.066 4.499*** .960 4.172***
Religious Participation .355 2.426** .269 1.896**

Connecting with Neighbors 1.564 25.156*** 1.394 22.830***
Social Recognition 

Social Respect .495  8.964***
Political Influence .543 11.099***

R2/Adjusted R2 .254***/ .253*** .338***/ .337*** .377***/ .375***
F   315.954*** 176.395*** 174.122***

*** p<.001, ** p<.01, * p<.05, 2) Tolerance > 0.1 VIF <10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3.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과 노인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Model 1의 설명력은 
25.4%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나이가 적을수록,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가 적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
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요인
도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연 총수입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노인 
삶 만족의 영향 관계를 보여주는 Model 2의 설명력은 
33.8%로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수록(β= .995, 
p< .001), 동호회 활동을 할수록(β= .184, p< .001), 종
교활동을 할수록(β= 1.066, p< .001), 종교적 활동에 참
여할수록(β= .355, p< .01), 이웃과의 교류에 만족할수
록(β= 1.564, p< .001) 노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Model 3의 설명력은 37.7%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회적 존중
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β= .494, p< .001), 정치적 영
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β= .543, p< .001) 노인 삶
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의 F=315.954이고 Model 2에서의 

176.395로서 F값의 변화량은 약 139.559로 이러한 변
화는 유의미한 변화이며(p< .001), Model 3은 F=174.122
으로 F값의 변화량은 2.273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
다(p< .001). 따라서, 본 연구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인 자원봉사 활동 여부, 동호회 활동 여부, 
종교활동 여부, 이웃과의 교류와 노인의 인정요인인 사
회적 존중과 정치적 영향은 노인 삶의 정적(+) 영향 관계
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서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실태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
인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 및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인정 요소인 사회적 존중과 정치적 인식
이 노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위계적 회귀분
석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활동은 자신의 행동 범위를 가족 이외의 사회
구성원들로 확산하여 관계를 넓히면서 다양할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10], 본 연구 결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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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 활동은 노인 삶의 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쳐 자
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최
근 Park 과 Youn[28]의 연구에서 노인 자원봉사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노인의 봉사활동이 인간관계 형
성, 심신의 건강을 증진해 생활의 만족감을 높여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노인이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동호
회 역시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 특히, 동호회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노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게이트 볼과 같은 스포츠 동호회를 통해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29,30]. 본 연구 결과는 
Lee 의 게이트볼 동호회 활동 참가와 여가 만족 및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동호회에 참가한 노인들은 심리
적, 사회적, 교육적, 휴식적, 환경적으로 만족감이 더 높
다[30]는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더불어 노인의 종교활
동도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정적 영향을(+) 미쳤
는데 이는 최근 노인의 종교 참여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Kim의 연구[31]에서 노인의 종교 참여도가 
행복감을 높인다는 결과와 종교활동은 빈곤한 노인과 그
렇지 않은 노인 모두에게 우울을 낮춘다는 결과[32]와 부
합하여, 노인에게 있어 종교활동은 노인의 삶에 만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
엇보다 본 연구 결과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한 관계 만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
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와 고립을 막
는 매우 중요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Aging in 
Place:AIP) 요소이기도 하다[27]. 

또한, 본 연구 결과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
고 존중받는 것이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필요한 
요소이고 나아가 노인이 정치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
친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Ahn 과 Yu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긍정적 인식이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인다는 결과
와[19] 더불어 Lee 와 Yim의 연구[33]에서 노인의 인권 
의식 및 정치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올라간다
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
로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노인
복지법 제2조 2항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
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4].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에 노인을 위한 발달 과제 차원의 사회적 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에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활동 
및 고용 등 노인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융합적인 관점
에서 사회활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베이비
붐 세대를 통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재능기부 및 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세대 통합형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
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35].

둘째,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은 친숙한 거주지를 중심
으로 이웃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사회적 관
계를 원활하게 맺으면서 노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36], 나아가 세대 갈등적 요소를 완화하고 상호작용
을 통한 세대 통합적인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
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35]. 이에 이웃 간 단절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
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관계 개선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37]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안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감을 
해결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8]. 또한 노인 교실,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이나 기관
에서 이웃 간의 관계 맺기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지
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39]. 

셋째, 노인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노
인의 삶의 질과 만족이 높아지므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
에 만연해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이는 현재 노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노인
이 되는 것을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바
람직한 노인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노인은 과거 기준에 의한 존중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인이 다양한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통
합적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 현
장에서는 홍보, 교육 및 노인 인식개선 활동에 힘쓰는 것
도 필요할 것이다[19]. 

넷째, Kim의 연구[18]에서 노인이 사회응집력이 높다
고 인식할수록 정치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
재의 고령화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노인들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정치 집단화되는 ‘고령 시민 파
워 (senior citizen power)’ 또는 ‘회색 파워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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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17]. 그러므로 
노인들이 민주적인 시민의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며[18] 이에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나 법률 입안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권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하지만[16]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 집
단화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와 상생을 위한 통합적인 관
점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14,40].

5.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안 

본 연구는 2020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인정
요인과 노인 삶의 만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것은 의
미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한 기존 문항
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변수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각 사회적 활동과 인정요인에 대한 변수를 더 
추가하여 세분되고 구체적인 질문지를 작성한 후 직접 
조사 연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한다면 연구의 참신성과 활용도 및 학술 가치
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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