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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

Effects of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이성은*

Lee Sungeun*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관계 변화

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7,20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

개효과의 유의미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 및 친

구와의 관계가 멀어진 경우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

회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이 사

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요어 : 노인, 코로나19, 사회관계,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on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This study utilized 2021 Social Survey 
data and 7,203 older persons aged over 65 years were analy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for the 
analyses and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was tested using bootstrapping methods. Study findings showed 
that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That is, those who experienced increasing distance from neighbors and friends reported low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lso, leisure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change of social relations due to 
COVID-19 on life satisfact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arious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event a 
decrease of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in times during which social distancing can be necessary like 
COVID-19 pandemic. 

Key words :  Older People, COVID-19, Social Relations,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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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2년 기준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

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2019년 발

생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2]. 특히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

기는 사회적 관계망이 넓지 못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생활상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삶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배우자나 가

까운 친구의 죽음, 자녀의 독립, 은퇴 등을 경험하는 시

기로 이러한 생애 사건들에 대처하는데 있어 사회적 관

계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한다[4]. 즉 사회적 관계망

은 노년기의 삶을 안정되게 보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식적 기관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망과 같은 공식적 관계망보다는 친구 등과 같은 비

공식적 관계망이 노년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5].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 및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6].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는 관심사를 공유하기 쉽고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한 집단으로서 노인에게 유용한 지지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7].

한편 노인에게 있어 여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사회,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며 노인의 삶

의 질 향상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8].

여가촉진모형(leisure facilitators model)에 의하면 여가

촉진요인은 여가참여를 장려하거나 강화하고 여가에

대한 선호를 형성 또는 촉진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촉진요인 가운데 대인적 촉진요인으로 여가

참여를 강화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들 수 있다[9][10].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사회

적 접촉의 제한은 여가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관계의 변화는 노인의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이 홀로 수행하

는 여가유형을 제외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은 타인과의

교류를 요구하며 이러한 여가활동의 수행에는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며[8],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여가활동을 더욱 촉진시

키고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여

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1]. 또한 친구/지역사회 관계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

록 노인이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제시되고 있다[12].

이러한 노인의 여가활동은 주관적인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13]. 또한 여가만족은 노인의 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의

증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적 지지는 노인의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1][15]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여가만

족,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

성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인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

려움을 경험하였으며[16],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료나 친구와의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

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자유로

운 이동이 제한되고 운동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이 제한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16],

이전에 참여했던 취미 프로그램이나 실외 공간을 활용

하는 여가활동 등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3].

특히 복지관과 같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의 장으로

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되지 않음으로써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무료함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자녀와의 통화와 같은

비대면 만남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변

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복지관이나 노인정과

같은 시설을 통한 대면 만남의 경우는 감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17] 노인들에게 그 변화가 더욱 크게 경험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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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균열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

에 노출될 수 있다[18].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 노인의

심리, 정서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19],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 횟수가 줄어든 것은 노인의 우울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접촉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의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인 접촉이 중요함

을 보여주고 있다[21].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

의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어

[22] 사회적 관계 요인의 감소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을 매개

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

므로[23]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삶의 영역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실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어떤 기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

의 변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여가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이다. 2021년 사회조사

의 대상은 전국의 만 13세 이상 국민으로[24], 본 연구

는 전국적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사회조사 자료가 코로

나19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사회조

사 자료에서 분석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노인에 관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총 7,203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

는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관해 개인이 전반적으로 얼마

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인지적인 판단으로 정의된다[25].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사회조사 항목 중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

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만족한다 1

점부터 매우 불만족한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여가만족도이다. 여가만족도

는 선택한 여가활동의 수행에서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

되며 만족을 통해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긍정적

경험을 의미한다[26]. 본 연구에서 여가만족도는 사회조

사 항목 중 평소 여가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만족한다 1점부터 매우

불만족한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 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관계로 사회관계는 이웃

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로 구성하였다. 사회관계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 변화

여부로 정의되며 사회조사 항목 중 코로나19의 영향으

로 이웃, 그리고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

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

계에 있어 부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

회관계의 변화는 관계가 이전보다 멀어진 경우로 정의

한다. 따라서 문항에 대해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경

우 관계에 변화가 있음(1), 그 외 관계가 가까워졌거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관계의 변화가 없음(0)으

로 코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소득만족도,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만

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구분

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0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7로

구성되었다. 소득의 경우 소득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

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 1점부터 매우 불만족한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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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소득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 1, 기타 0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의

경우 동부 1. 읍면부 0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AS 9.4 및 SPSS 25를 활용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인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인 사회관

계,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전반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관계,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다음으로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27]. 그

리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종속

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의 영향력 보다 감소해야 한다[27].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지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

는 모두 2 미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28].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29]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부트

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표본 통계치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방법이다[30].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노인 7,203명의 일반적인 특

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은 다음 표 1에 제시되었다.

분석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6세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이 47.4%, 여성이 52.6%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이 66.0%,

기타의 경우가 34.0%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평균 2.0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만족도의 경우 평균 3.4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로 응답한 노인이 60.3%, 읍면부

로 응답한 노인이 39.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사회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노인이

48.1%였으며,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노인

은 46.3%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의 경우

평균 2.9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

평균 3.1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 및 주요 변수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and major study
variables

변수 Mean(SD) %

통제변수

연령 73.6(6.7)

성별
남성 47.4

여성 52.6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66.0

기타 34.0

교육수준 2.0(1.4)

소득만족도 2.6(1.0)

거주지역
동부 60.3

읍면부 39.7

독립변수 사회관계 변화
이웃 48.1

친구 46.3

매개변수 여가만족도 2.9(.8)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3.1(.9)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인 사회관계 변화, 여

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었다.

변수
사회관계
변화(이웃)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사회관계
변화(이웃)

1

여가만족도 -.064*** 1

삶의 만족도 -.078*** .408*** 1

***p<.001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major stud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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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립변수인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r=-.064, p<.001). 즉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여

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078,

p<.001)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와 종

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r=.408, p<.001)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사회관계
변화(친구)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사회관계
변화(친구)

1

여가만족도 -.069*** 1

삶의 만족도 -.078*** .408*** 1

***p<.001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jor study variables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 변화, 여가만족도, 삶의 만

족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69, p<.001). 즉 친구와

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078,

p<.001)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결과는 표 4-표 5에

제시되었다. 모델 1에서는 독립변수인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모델 1의 경우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여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

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Table 4. Effect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s
o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연령 -.003 -.026* .0008 .006 .002 .014

성별 -.019 -.011 -.047 -.026* -.040 -.022

배우자
유무

.020 .011 .086 .045*** .079 .042***

교육
수준

.093 .158*** .070 .111*** .038 .060***

소득
만족도

.263 .300*** .298 .317*** .208 .221***

거주
지역

-.013 -.008 -.094 -.051*
** -.090 -.049*

**

독립
변수

이웃과의
관계변화

-.101 -.060*
** -.121 -.067*

** -.087 -.048*
**

매개
변수

여가
만족도

.343 .320***

R2 .1355 .1344 .2228

F 161.16*** 159.54*** 2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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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만족도가

여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2의 결과를 살펴보

면 표 4와 같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 변화는 삶의 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소득

만족도,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

으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

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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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소득만족도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

도가 낮았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변화와 여가만족도를 모델

에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3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이웃

과의 관계 변화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만족

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2에서보다 모델 3에서 이웃과의 관계 변

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가 이웃과의 관계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

는 것을 의미한다[27].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배우자 유

무, 교육수준, 소득만족도, 거주지역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을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만족도가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동부

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관계에서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

래핑 방법[29]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만족도의 간접효

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이웃과의 관계
변화->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0347 .0065 -.0476 -.0224

표 5. 이웃과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
가만족도의 매개효과
Table 5. Effect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s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4)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결과는 표 6-표 7에

제시되었다. 모델 1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여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

다고 응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교육수준과 소득만족도가 여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인 모델 2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Table 6. Effect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o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연령 -.003 -.025 .001 .007 .002 .015

성별 -.018 -.011 -.046 -.025* -.040 -.022

배우자
유무

.023 .013 .089 .047*** .081 .043***

교육수준 .092 .157*** .069 .109*** .037 .059***

소득만족
도

.263 .230*** .298 .316*** .207 .220***

거주지역 -.017 -.010 -.098 -.054*
** -.093 -.050*

**

독립
변수

이웃과의
관계변화

-.096 -.057*
** -.115 -.064*

** -.082 -.045*
**

매개
변수

여가
만족도

.344 .320***

R2 .1352 .1339 .2225

F 160.72*** 158.89*** 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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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친

구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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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소득만족도, 거주지역이 모델 1에서와 동일한 방

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 변화와 여가만족도를 모델

에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3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친구와의 관계 변화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2에서보다 모델 3에서 친구와의 관계 변

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매개변수인 여가만족도가 친구와의 관계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

는 것을 의미한다[27].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배우자 유

무, 교육수준, 소득만족도, 거주지역이 모델 2에서와 동

일한 방향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관계에서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

래핑 방법[29]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만족도의 간접효

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친구와의 관계
변화->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0332 .0066 -.0463 -.0204

표 7. 친구와의 관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
가만족도의 매개효과
Table 7. Effects of change of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IV.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노인의 사회관

계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고 사회관계의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 변화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여가만족도는 사회관계의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대상 노인의 48.1%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경험하였으며, 46.3%가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노

인이 사회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웃과 친구는 노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노

인의 사회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웃과 친구 간의 연락빈도는 노인의 우

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31], 친구와의 연락 횟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2]. 본 연구에서

도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소원해짐을 경험한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삶에 있어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여가

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역사회 관계에 있어 만족도가 높을수

록 노인이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지

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12],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여가동반자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가족이 아닌 타인

과 함께 여가를 할 때 여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노인의 여가활

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연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노인이

여가활동의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여가활동에 대한 만

족도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의 삶에 있

어 사회적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킴과 이러한 관

계에서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함을 밝힘으

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여

가활동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관계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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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확충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종 질병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며 특히 감염병 발생시 노인

들이 사회생할과 대인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이들

의 여가활동 및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은 크다. 따라

서 노인들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가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관

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지역에 사는 이웃의 경우 노인들 사이에 안

부 확인 및 말벗, 다양한 서비스 정보 전달 등 활발한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34] 주변에 사는

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가활동 참여 및 유지

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

다.

또한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지지체계를 넘어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도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전공 지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지역사회 중심

의 인적자본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관계의 단절을

방지하고 고독사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35].

한편으로는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혼자

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여가활동이 개발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인가구 중고령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 보다 혼

자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6].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이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주로 형성해왔던 노인들이 복지관 운영이 중단

되면서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만드는 방식 등을 통해 심

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따라서

노인들이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

만의 취미활동을 통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격리 상황에서 산책과 같이 사회

적 접촉의 위험을 줄이면서 가볍게 혼자 수행할 수 있

는 여가활동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거주지 주변의 녹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37]를 고려할 때 팬

데믹 상황에서 여가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조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 접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 역시 요구된다. 문자메시지 및 SNS 활용 역량

이 높은 노인의 경우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친구, 이웃

과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빈도

가 높고 그 결과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38]. 따라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비대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교육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는데[39] 이러한 비대면 방식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여가활동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및 건강문제 확인 등의 전화중재를 실시한 결과

독거노인의 우울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0].

따라서 노인 상호간 전화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

키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노인

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회

관계의 변화는 여가만족도의 저하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감염병의 확산과 같이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

는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활성화와 여가활

용의 다양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 인해 제한

된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사회관계가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에 한정되었으며 여

가만족이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을 가지므로 추후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포괄하여 사회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여가활동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회관계의 변화가 어떠한 유형의 여가활

동과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

토하고 사회관계의 변화와 다양한 여가활동이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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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년도의 자료를 사용한 횡단연

구임으로 인해 사회관계,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다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관계와 여가만족, 삶의 만족의 관계가 어떠한 변화

를 거치는지 종단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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