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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ICT 기반 생활환경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독거노인의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노인 중 ICT 기반
생활환경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ICT 기반 생활환경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지속 사용 의향은 5.32점(7점 척
도)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기기 디자인 만족도, 기대 일치가 높을수록 지속 사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의향은 3.82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기기 관리 및 보관 만족도, 기기에 대한 신뢰, 기대
일치가 높을수록 추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ICT
기반 돌봄 보조기기의 개발에 있어서 독거노인의 거부감과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관과 
관리가 편리한 기기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ICT 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독거노인이 기기를 신뢰할 수 있도
록 기기의 기능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to continue using and recommending ICT-based living environment monitoring devices. A survey was 
conducted on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who received 'customized care services' using devices in
a welfare facility in Wonju, Gangwon Province. A total of 116 datase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 mean score of 5.32/7 was awarded for the intention to 
continue usage, and 3.82/5 for recommendation intention. Factor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tinuous 
usage intention included better self-rated health, a higher number of chronic diseases,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 device's design, and confirmation of expectations. Factors associated with a higher
recommendation intention included greater satisfaction with device management/storage, higher 
trustworthiness, and confirmation of expectation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1) 
ICT-based care devices should be designed to alleviate anxiety among elderly individuals. (2) Focus 
should be placed on developing devices that are convenient to manage and store. (3) Service providers
should help elderly individuals understand device functions and the service provided, thereby fostering 
trust in the device. 

Keywords :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ICT-based Care Devic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Recommendation Intention, Post Accept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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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기준 한국 국민의 건강수명은 66.3세이며 기
대수명과(83.5세)의 격차가 17.2세로 보고되었다[1]. 건
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는 노인 빈곤, 사회적 고립 등
의 사회문제와 맞물려 돌봄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노인의 36.3%를 차지하는 독거
노인[2]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건강 및 기능 수준이 낮고,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일상생활과 안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다[3]. 독거노인의 증가와 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재가 독거노인을 위한 예방적·
효율적·효과적 돌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활용은 이러한 예방적·효율
적·효과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4]. ICT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
되면서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초래한 적극적 대면 서비스
의 한계는 사회복지 실천 전반에서 다양한 ICT를 활용하
는 계기가 되었다. ICT는 사회복지 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증거 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5]. 또한, 서비스 전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빠른 정보전달력을 통
해 문제 상황의 신속한 대처, 개별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6]. 사회복지 실천과 ICT와의 융
합은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돌봄 공백 해소, 돌
봄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재가 노인의 돌봄을 위해 다양한 ICT 기반 돌봄 보조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서비스 주체나 성격,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돌봄 보조기기가 활용되고 있다. 중앙정
부에서 시행 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기
본적인 안전 확인에 초점을 맞추어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7]. 일부 
지자체와 민간에서는 생활환경 모니터링 기기(SME20), 
스마트 플러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 AI로봇, 소셜/돌봄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
용하고 있다[8]. 대부분의 돌봄 보조기기는 서비스 대상
자의 거주 공간에 설치되어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T 기반 돌봄 서비스에서 돌봄 보조기기
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의 인식· 태도는 서비스의 성패와 
관련이 깊다. 

특히 지속 사용 의향과 추천 의향은 선행연구에서 기
기 사용 후 경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9,10] 
ICT 기반 돌봄 보조기기 활용의 정착 및 확산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들은 ICT 기반 돌봄 보조기기에 대한 노인의 
사용 전 태도와[11] 사용 의도[12-15]에 초점을 두었으
며, 사용 후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본 연구[16,17]는 소수
에 불과하다. 또한, 개별 돌봄 보조기기에 대한 검증도 
웨어러블 기기, AI 스피커, 하지로봇 등 노인이 직접 다
루는 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비접촉·무자각 방식의 기
기에 대한 검증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니터링 기기
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독거노인을 대상으
로 기기의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과 이들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CT 기반 돌봄 보조
기기 활용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니터링 돌봄 보조기기
에 대한 독거노인의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니터링 돌봄 보조기기
에 대한 독거노인의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ICT 기반 돌봄 보조기기
ICT는 IT(정보기술)와 CT(통신기술)의 합성어로 정보 

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 기술
을 활용한 정보의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에 
관한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18]. ICBM(IoT-Cloud-Big 
data-Mobile)은 ICT의 초연결사회를 이루는 핵심기술
로 최근에는 ICBM을 기반으로 축적된 정보와 AI 기술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
리를 ICT로 구현하고 있다[19]. ICT 기반의 돌봄 보조기
기는 ICBM 기술이 적용된 기기로, 돌봄 서비스 대상자 
가구 내에 설치되어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
보 수집은 센싱(sensing)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무자각 
또는 대상자의 터치(touch), 음성 등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집된 
정보는 클라우드(cloud)에 저장되어 돌봄 서비스 제공자
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서비스 제공자(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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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등)는 모바일 앱/웹을 통해 대상자의 현재 상
태에 대해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mobile)[20]. 향후에는 
빅데이터(big data)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또
는 AI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대상자 맞춤형·통합형의 서
비스 추천 및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oT 센
서 등의 스마트홈 모니터링 기기, 소셜/돌봄 로봇, 웨어
러블 디바이스 등을 포함하는 ICT 기반 돌봄 보조기기는 
독거노인의 우울과 불안을 낮추며[21] 서비스 제공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독거노인의 정서 및 일상생활 패턴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22,23].

2.2 후기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은 정보 시스템 등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acceptance)
과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 Bhattacherjee(2001)는 사용
자의 초기 수용과 최초 사용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궁극적 
성공은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24].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대일치이론(ECT: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과 기술수용모델의 관점을 보완
하여 후기수용모델(PAM: Post Acceptance Model, 이
하 PAM)을 제안하였다[24]. Bhattacherjee는 정보 기
술 관련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PAM을 검증하였으며, 지
속 사용 의향의 영향 요인으로 기대 일치, 인지된 유용
성, 만족도를 제시하였다[25,26]. 신기술의 성공 및 정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지속 사용 의향 같은 기술 수용 후
의 행위 의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24], 추천 의향
은 향후 신기술을 사용하게 될 잠재적 사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3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 관련 요인
ICT 돌봄 보조기기에 대한 노인의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
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스피커의 지속 사용 
의향에 기기 사용 후 정서적 만족도와 기기의 기능적 만
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ICT 기반 토
이 로봇의 경우 80세 이상의 연령, 1인 가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인일수록 지속 사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7]. 해외 연구의 경우 노인의 웨어러블 지속 
사용 의향의 영향 요인으로 사용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대체 불가능성, 신뢰성, 기존 기술과의 호환성,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정서적·인지적 가치, 기기 품질, 기술 불

안 등이 보고되었다[27,28].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의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해서
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기에 대한 인식, 기기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보여진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ICT 기반 생활환경 모니터링 돌봄 보조기

기에 대한 독거노인의 지속 사용 및 추천 의향의 영향 요
인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횡단적 연구로 설계되
었다. PAM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건강 
관련 및 ICT 기반 돌봄 보조기기 관련 변수를 독립변수
로 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OO복지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중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
니터링 돌봄 보조기기를 설치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
였다. 상기 복지관에서는 총 137명의 노인 대상으로 
SME20(안전돌봄 IoT) 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자료 수집은 2023년 9월,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에 의해 일대일 면접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1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 1명의 설문
지를 제외하고 총 116명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윤리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승인번호: 7001355-2023 
-07-HR-669). 

3.3 연구 기기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기는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

니터링 돌봄 기기인 SME20(안전돌봄 IoT)이다. 이 기기
는 대상자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유기화
합물 등의 생활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 기기의 크기는 약 4.5cm*13cm
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비접촉·무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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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기기로, 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
다.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를 비롯하여 강원도 일부, 
전남,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본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Fig. 1. SME20(photo provided by the research 
participating welfare center)

3.4 측정 도구
3.4.1 종속 변수
지속 사용 의향. 기기의 지속 사용에 대한 의지를 측

정하기 위해 Bhattacherjee(2001)가 개발한 3개 문항
을 활용하였다(예: ‘나는 기기 사용을 중단하기 보다는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24].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속적으
로 사용할 의향이 높음을 의미한다(Cronbach’s α=.81).

추천 의향. 추천 의향은 Gupta et al.(2021) 연구에
서 활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10]. ‘나는 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등 주
변 친구, 이웃 등 타인에게 기기 활용을 추천할 것인지를 
사정하는 3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측정된 점수
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추천 의향
이 높음을 의미한다. Gupta et al.(2021)에서의 
Cronbach’s α는 .79였으며[10],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3.4.2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만 나

이), 성별(0=남, 1=여), 교육수준(1=무학, 6=대학원 이
상), 독거기간(1=1년 미만, 5=21년 이상)의 4개 변수를 
측정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은 기능 상태의 제한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1=매우 나쁘다. 5=매우 좋다), 의
사진단 만성질환 개수, 우울, 외로움의 5개 변수를 측정

하였다. 기능 상태의 제한 여부는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이하 ADL) 7개 항목
(예: 목욕/샤워하기)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이하 IADL) 
10개 항목(예: 약 챙겨먹기)을 사용하여 측정한 후, 한 항
목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능 제한 있음으로, 그렇
지 않은 경우는 제한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우울은 20문
항으로 구성된 우울 척도(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를 이
용해 측정했고(0=극히 드물게/1일 이하, 3=거의 대부분
/5~7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 범위 0~60, Cronbach’s α=.93). 외로움은 20문
항의 UCLA 외로움 척도 3판을 이용해 측정하였고(0=느
낀 적 없음, 3=자주 느낌),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심
함을 의미한다(점수 범위 0~60, Cronbach’s α=.92).

ICT 기반 돌봄 보조기기 관련 변수. ICT 기반의 생활
환경 모니터링 돌봄 보조기기와 관련된 변수는 기기 사
용 기간(사용 개월 수), 기기 기능에 대한 인지 여부(0=모
름, 1=알고 있음), 기기와 관련된 4가지 측면의 사용 만
족도, 신뢰 정도, 기대 일치의 8개 변수를 측정하였다. 
사용 만족도는 사용 편리성, 기기 크기, 관리/보관, 기기 
디자인(외형/형태)의 각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음, 5=매우 만족함)로 측정하였다. 기기에 대
한 신뢰 정도는 기기가 얼마나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신
뢰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신뢰하지 않음, 5=매
우 신뢰함)로 측정하였다. 기기에 대한 기대 일치는 
Bhattacherjee(2001)의 3문항 척도(예: 기기 사용 경험
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았다)를 활용하였고[24], 3개 
항목의 평균 점수(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
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 일치가 높음을 의
미한다(Cronbach’s α=.92).

3.5 분석 방법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건강 관련 및 ICT 기반 

돌봄 기기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인 노인의 ICT 기반 
돌봄 기기에 대한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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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Dependent Variabl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5.32(1.00)
Recommendation intention* 3.82(.57)

Independent Variable
Socio-demographic factors

Age*(years) 82.47(6.28)

Gender
Male 18 15.5

Female 98 84.5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44 37.9

Elementary school 41 35.3
Middle school 15 12.9

High school 15 12.9
≥College/University 1 .9

Period of Living 
Alone

Less than a year 2 1.7
1-5 years 20 17.2

6-10 years 31 26.7
11-20 years 42 36.2

≥21 years 21 18.1
Health-related factors

Self-rated health condition* 2.67(.91)

Limitations in 
ADL/IADL

No 51 44.0

Yes 65 56.0
Number of Chronic Diseases* 2.34(1.29)

Depression* 18.57(10.09)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Variables

Loneliness* 45.53(9.65)

ICT-based care device-related factors
Period of usage*(months) 10.67(11.49)

Awareness of 
device functionality

Know 93 80.2
Don’t know 23 19.8

User satisfaction*

Ease of use 3.72(.61)
Device size 3.78(.57)

Management/storage 3.75(.53)
Design 3.78(.90)

Trustworthiness* 3.63(.57)
Confirmation of expectation* 4.77(.99)

*Continuous Variable(M, SD)

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자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

령은 82.47세였고, 여성이 대다수였다(84.5%). 학력은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자가 많았으며(각각 37.9%, 35.3%), 
독거 기간은 11-20년이 3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ADL 및 IADL에 제한이 있는 비율은 56%였으
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2.67점, 만성질환 개수의 
평균은 2.34개로 나타났다. 우울의 평균은 18.57점, 외
로움의 평균은 45.53점으로 나타났다. 

ICT 기반의 돌봄 기기와 관련된 특성의 경우 평균 사
용 기간은 10.67개월이었고, 80.2% 사용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용 만족도 중 편리성의 평균은 3.72점, 기기 
크기의 평균은 3.78점, 관리 및 보관의 평균은 3.75점, 
기기 디자인의 평균은 3.7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기
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3.63점이었고 기대 일치의 평균
은 4.77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4.2 상관관계
지속 사용 의향과 추천 의향 모두 기기 기능에 대한 

인지, 사용 편리성, 크기에 대한 만족, 관리/보관에 대한 
만족, 기기 디자인에 대한 만족, 기기에 대한 신뢰 정도, 
기대 일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요인과는 유
의수준 0.05에서 상관관계가 없었다.

4.3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 영향 요인
ICT 기반 생활환경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독거노인의 

지속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두 
연구 모형의 모든 변인에서 분산팽창지수(VIF)가 3을 넘
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반 돌봄 기기의 지속 사용 의향을 종속변수로 
살펴본 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F=7.25,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63.1%(adjR2=.544)로 나타났다. 개별 회귀계수의 영향력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 상태(β=.198, 
p=.042)가 좋을수록, 만성질환 개수(β=.223, p=.010)는 
많을수록, 기기 디자인(β=.313, p=.000)에 만족할수록, 
기대 일치(β=.369, p=.001)가 높을수록 지속 사용 의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CT 기반 돌봄 기기에 대한 추천 의향을 종
속변수로 살펴본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5.66, p<.001), 모형의 설명력
은 57.2%(adjR2=.471)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기기 관리 및 보관에 대해 만족할수록(β=.373, p=.004), 
기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β=.278, p=.010), 기대 일
치(β=.240, p=.031)가 높을수록 추천 의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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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ntinuous 

intention to use
Recommendation 

intention
β t β t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015 -.169 -.084 -.911

Gender -.092 -1.010 .192 1.960+
Education -.077 -.856 .100 1.041

Period of living alone .057 .730 .072 .857
Health-related factors

Limitations in 
ADL/IADL .104 1.206 .102 1.091

Self-rated health 
condition .198 2.069* .096 .929

Number of chronic 
diseases .223 2.650* -.035 -.380

Depression .113 1.079 .066 .585

Loneliness -.164 -1.602 .004 .039
ICT-based care device-related factors

Period of usage .107 1.373 .080 .960
Awareness of device 

functionality .147 1.765+ .100 1.119

User 
Satisfac

tion

Ease of use .192 1.729+ .051 .423
Device size -.040 -.362 -.132 -1.099

Management
/storage -.013 -.111 .373 2.954**

Design .313 3.736*** .015 .170

Trustworthiness .093 .956 .278 2.653*

Confirmation of 
expectation .369 3.641** .240 2.203*

R .631 .572
AdjR2 .544 .471

F 7.25*** 5.66***

+p<.10, *p<.05, **p<.01, ***p<.001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니터링 돌봄 보조
기기를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기의 지속적인 사용 의향과 추천 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노인은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니터
링 돌봄 보조기기 사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사용 의향의 평균은 
5.32점(5=그런 편이다)으로 지속적 사용에 대해 긍정적
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추천 의향의 평균도 3.82점

으로 ‘그렇다’에 가까워 추천할 의향이 있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ICT 기반 돌봄 보조기
기(복지기술)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6,13], 지역사회 
거주 독거노인은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니터링 돌봄 보
조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도 기기의 지속 
사용 및 추천에 있어 긍정적인 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속 사용 의향에는 기대 일치, 기기 디자인, 만
성질환 개수, 주관적 건강 상태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 전 기대와 경
험 후 기대의 일치 수준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예: 사용 
의향 및 추천 의향)이 영향을 받는다는 기대일치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24]. 기기 디자인의 경우 기존의 기기 개
발과 연구가 돌봄 기기 및 돌봄 로봇의 디자인에 집중하
지 않았고, 노인들 또한 관련 선호도를 표현하지 않았더
라도 디자인은 노인의 기기 수용 및 사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
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9,30]. 또한, 만성질환 수가 많
을수록 지속 사용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다
는 결과[31]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
게도 주관적 건강 상태는 지속 사용 의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주관적 건강 
상태를 좋게 인식할수록 재가 돌봄을 선호하는[32] 경향
이 있어 재가 돌봄에 활용되고 있는 ICT 기반 돌봄 보조
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천 의향에는 기기 관리/보관, 기기에 대한 신
뢰, 기대 일치 순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의 관리 및 보관에 만족할수록 친구, 이웃 
등 다른 노인에게 자신의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추천 의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
이 ICT 기반의 생활환경 모니터링 돌봄 기기를 직접적으
로 활용하는 일은 드물지만 기기가 노인의 거주 공간에 
상시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기의 관리/보관에 관심이 높
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추천 의향의 중요한 요인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기에 대한 신뢰도, 즉 기
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정도가 높을
수록 추천 의향이 높았다. 신뢰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고 추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는 데[33,34],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기대
일치이론[24]이 제안한 것처럼 기대 일치는 추천 의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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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이 ICT 기반 돌봄 보조기기 사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수, 주관적 건강상태가 지속 활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돌봄을 위
한 ICT 활용과 확산에 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한
다. 둘째, 독거노인 돌봄 보조기기는 노인의 거부감 또는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현재 
도입된 다수의 ICT 기반 생활환경 모니터링 기기의 경우 
자칫 CCTV로 오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이 있는 만큼 향후 개발되는 기
기는 노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디
자인 속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
기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 설계
와 주기적인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는 비접촉·무자각 방식으로 벽에 고정한 후 독거노
인이 별도로 조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기가 거주 공
간에 24시간 365일 상시 설치되어 있어 신경 쓰일 수 있
고 일상생활 중 실수로 접촉하는 경우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기기의 관리 및 보관 용이성 측면도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자는 비접촉·무자각 돌봄 보조기기가 수행하는 비가시적
인 역할을 독거노인이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
시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돌봄 보조기기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독거노인이 기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막연
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완화하며 기기에 대한 신뢰와 기
대 일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단일 복지관 이용 노인
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여
성 노인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성별 등의 분포를 고려하고, 표본 
수를 늘려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ICT 기
반의 생활환경 모니터링 돌봄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 사용 의향과 추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
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ICT 기반 
노인 돌봄 기기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활용 측면에 있어 기기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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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컴퓨팅, 스마트인프라, ICT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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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우 용(Wooyong Kim)                  [정회원]

• 1990년 8월 : 서울대학교 전자공
학과 (공학사)

• 200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
전문대학원 MBA (경영학석사)

• 1994년 7월 ~ 2015년 3월 : SK
텔레콤 팀장

• 2015년 8월 ~ 2017년 11월 : 부
산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2017년 12월 ~ 2019년 8월 : 고려대학교 전지전자공학
부 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기술, ICT융합연구

김 신 의(Shinui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
학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공학
석사)

• 2023년 8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
학원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박
사수료)

• 2021년 8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인간중심스마트인프라 
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인간돌봄기술개발, ICT융합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