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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회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Social Activity on Successful Aging of Older Adults  
: The Mediator of Social Support 

이현지*

Lee, Hyun-Ji*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유의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적용하여 조사대상 노인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254명의 노인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화는 상호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

회활동 참여가 적극적이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화, 매개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y and successful aging among older adults. For this purpose, the non-ramdom purposive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procedure were used to select the older adults over 65 years old who registered at the 
Senior Welfare Center in Daegu and Kyungpook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254 elderly. SPSS and 
PROCESS Macro Program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were positively related among older adults, 
and those wh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 actively and perceive higher level of social support seemed to 
experience higher level of successful aging. Moreover,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nd social suppor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variance of successful aging, and social support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or in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on the successful aging among 
older adult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ractical implication for the improving successful 
aging among older adults and the further research were recommended.

Keywords :  Social Activity, Social Support, Successful Aging,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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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

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였다. 특히 우리사회는 2020년에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고령화의 가속화와 노

인집단의 세대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늙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화

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

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학자들은 최소한의 장애, 높

은 수준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과 사회참여 활동이 노

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담보하는 필수적 요인으

로 설명하고 있다[1,2]. 특히,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측

면으로, 최근 UN에서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과 관련

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노년기에 직면하는 은퇴, 배우자와 친구의 사망으로 인

한 사회관계망과 사회활동 참여의 축소는 노인이 경험

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노년기의 사회적 기

능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

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잔존하는 생존력과 자신과 주변

세계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시키는 건강한 노년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Baltes 등에 의해 제시된 선택적 최적화의 보상모델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상실

에 적응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잔존하는 능력과 자원을

최적화하는 노인의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1]. 자원은 노인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유물

이나 비축물이며, 노년기 상실의 위기에 대한 긍정적

적응은 노인이 선택한 개인적 목적이 활용 가능한 자원

과 일치하거나 최적화된 것이다. 이 모델에서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것은 노인이 여가활동을 포함한 가치있

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과 최적화, 보상

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은 더 중요한 목적에 활용하

기 위해 잔존하는 자원을 보존하고자 활동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최적화는 열망하는 목적 성

취를 위해 자원을 개선하고 초점화하는 활동을 포함하

며, 보상은 노화과정의 상실로 인한 제약에 직면하여

열망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다[4].

SOC 모델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는 노화에 적응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노화로 인한 상실의 과정에서도 노

인의 웰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자

원은 자존감, 통제감 등을 비롯하여 생활관리전략(life

management strategies) 등이 있으며, 사회적 자원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 활동을 지지하거나 도구적 또는

정서적 지지 또한 가치 있는 외적 자원으로 인식된다[5,

6].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지지 체계

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은 보편적으로 은퇴 후 공식적인

활동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에, 자유로운 시간에 선호

하는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자

발적인 사회활동, 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다[7]. 사회활동은 개인이 사회적 연계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 모든 활동을 범주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나, 노인의 사회적 활동은 주로 여가

시간의 신체적 활동, 학습과 같은 인지적 활동, 가족,

친구, 지인과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활동, TV 시청, 휴

식, 독서 등 수동적 활동, 여행 등 능동적 활동, 자원봉

사활동, 경제활동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8,9.19]. 노인

의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 관한 기존연구

에 의하면, 사회활동 참여는 노인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20]. 또한, 노인의 사회 및 여가활동 참여는 고독감을

해소하고 자아정체성 유지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11,12]. 그 외, 노

인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가족과 이웃, 친구 등 주변

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관

계망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지지 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노년기는 사회적 역

할과 관계망이 축소되어 고립과 외로움에 노출될 수 있

으며, 이에 친목활동이나 여가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참

여는 노인의 고립과 단절을 예방하고 사회관계망의 확

대를 통해 지지체계가 형성되면서 노인의 신체적, 정신

적 건강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직접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사회자본을 매개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13]. 즉, 노인의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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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념과 참여, 규범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회자본을

높이며,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은 사회활동과 함께 성공

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13].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의 사회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상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노인

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 등으로

부터 다양한 유형의 도움이나 원조의 상호제공에 관한

주관적 인식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인의 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응집을 높이

며,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4]. 그동안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나 참여만족

도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나,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정도나 중요도, 지속 의지

등이 성공적 노화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 성공

적 노화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봄

으로써,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증진을 위한 개입을 모

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 구 방 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시와 경북에 위치한 노

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

사대상자는 비확률표본의 유의표본추출 및 눈덩이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유선을 통해 해당 기관관계자와 설문조사에 관한 사전

논의를 한 후, 협의된 일정에 맞추어 본 연구자와 박사

학위 학생 1인이 방문하여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 노인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목적과 조사 내용, 조사대상자

의 비밀보장, 조사와 관련된 참여 동의 및 거부, 참여

중단 등에 관한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고지한 후, 조사

에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6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지의 답변이 불성실한 13

부를 제외한 25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회활동 참여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사회활동 참여는 Kwon과

Kwon이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13]. 이 도구는 노인의 사회

및 여가활동의 특성이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 요

인과 노인 개인의 특성에 의해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참여정도, 참여중

요도, 참여빈도, 참여지속의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총 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몰입

수준과 의미와 가치 부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78로 나

타났다.

2) 성공적 노화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

적 차원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Park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3].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는 노인이 경

험하고 체감하는 자신의 노화 과정에 관한 총체적이며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건강,

적극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

척도는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 측면, 심리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0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노

인의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93으로 내적일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이 개발한 척도

를 Shin과 Lee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15]. 이 척

도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타인 지지로,

총 12문항 5점 Likert 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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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의 정도는 빈도 및 기술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각 변인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를 실시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

화와의 관계와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유의성 검증은 Baron & Kenny가 제안한

3단계의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 분석을 실행하여 검증하였다[16,17].

Ⅲ.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노인은 총 254명으로 여성노인

이 166명(65.4%), 남성노인이 88명(34.6%)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75.05세로 70-74세가 33.9%

(n=86)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의 범위는 65세에서 최고

93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29.5%

(n=75)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 22.8%(n=58), 대졸이

22.4%(n=57), 초등졸이 22.0%(n=56), 무학이 3.1%(n=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결혼한 노인이 71.3%

(n=181)로 가장 많았다. 또한, 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수준은 보통이 40.2%(n=102)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어 좋음이 39%(n=99), 나쁨이 10.2%(n=26), 매우 좋음

이 7.9%(n=20), 나쁨이 2.8%(n=7)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 53%(n=160)로

가장 많았으며, 좋음이 28.0%(n=71), 어려움이 5.1%

(n=13), 매우 좋음이 2.8%(n=7), 매우 어려움이

1.2%(n=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인 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 및 변인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서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사

회적 지지(r=.371, p<.001)와 성공적 노화(r=.428,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은 노

인일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며,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사대상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적지

지, 성공적 노화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5점 척도의 중

앙치 값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주관적으로 인식하

는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절대치 3과 8

이내로 나타나, 각 변인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

로 검증되었다.

표 1. 각 변인 간 관계 및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주요 변인 1 2. M(SD) 왜도 첨도

1.
사회활동

- -
3.71(.745
)

1.038 1.285

2. 사회적
지지

.371*** -
3.74(.695
)

.621 .740

3. 성공적
노화

.428*** .447***
3.67(.453
)

.822 .983

***p<.001

3. 사회활동이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성공

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모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표2에서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종속

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사회활동

참여는 성공적 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β=.428, p<.001),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변량의 약

25%(R2=.24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매개변수인 사회

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

여는 사회적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β=.371, p<.001), 사회활동 참

여는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는 변량의 약 13.4%

(R2=.13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모형 3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

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β=.310, p<.01)와 사회적 지지(β=.219,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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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모형 1과 비

교하여 모형 3에서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가 감소하였으며(β=.428 → β=.310), 모형 3에서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변량의 설명력이 모형 1 대비 모형 3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R2 change=.103,

p<.001),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Table 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f participation of
social activities,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변인

성공적 노화
모형 1

사회적 지지
모형 2

성공적 노화
모형 3

B(SE
)

β B(SE) β B(SE) β

사회
활동

.329
(.033)

.428**
*

.338
(.052)

.371**
*

.261
(.034)

.310**

사회
지지

- -
.205
(.039)

.291**

F 97.351*** 40.294*** 68.028***

R2 .249 .134 .352

R2ch
ange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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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 사회적 지지

의 매개 효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bootsrapping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95%의 CI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총 효과와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사회적 지

지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

다.

Ⅳ.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대

구시와 경북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

상인 254명의 노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관련 기존연구 결과를 참

조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사회적 지

지 및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도와 가치비중이 높고 참여

수준이 적극적일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과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정적 관계이며, 여가활동 참여가 적극적이며, 가

치 비중이 높을수록, 노인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 수

준이 높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3,13]. 즉,

상실이 주가 되는 노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하

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내 사회

지지 체계와 높은 수준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와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3].

실제로 은퇴 후 공식적 역할로 부여된 경제활동 시간이

남는 시간으로 더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연장된 여가

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노년기 삶의 적응과 성공적 노화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노인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노년기의 적응을 의미하는 성공적 노화의 향상

을 위해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

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동기를 강화시

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가 노인이 인식하는

표 3. 사회활동 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3. Mediat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tion of social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경로 β SE t값
LLC
I

ULC
I

사회활
동 →

총효
과

.3286 .0333 9.8667*** .2630 .3942

사회적
지지 →
성공적
노화

직접
효과

.2614 .0341 7.6715** .1943 .3285

간접
효과

.0672 .0187 .0336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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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과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3,18]. 즉, 사회활

동 참여에 적극적이면서 삶의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노

인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가족과 이웃, 친구 등 중요

한 타인과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노화로 인해

상실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은퇴로 인해

야기되는 공식적인 사회적 역할상실과 사회관계망의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비공식적 역할과 대인관

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상실 정도가 심각한 만성

질환을 경험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제한

된 기능을 고려한 여가활동 참여와 가치가 부여된 여가

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

원으로 보고되고 있다[14].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도 노인

의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복지관, 경

로당 등의 노인 여가시설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이용 노인

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화로 인한 신

체적, 인지적 기능 상실이 심각한 노인이 참여할 수 있

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러한 측면

에서 노인의 연령과 건강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차

별화된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시

급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매개한

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하다[11,13]. 이러한 연구결

과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적 영

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증진을

위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의 향상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

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상실의 예방 및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Baltes 등의 선택적 최적화 보상

모델에 의하면, 연령증가로 인해 기능상실을 경험하더

라도 노인은 잔존하는 기능과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1,5]. 즉 이 모델에 의하면, 노인

은 제한된 기능과 자원 내에서 선택과 최적화, 보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이러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4,5].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단지 취미나 소일거리를

통한 흥미 위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개인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의 참여

와 유지를 통해 개인적 가치실현뿐만 아니라 사회구성

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이 적극적인 사

회활동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환경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에서

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프로그

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요인

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향상을 위해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지지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개

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

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두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이용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회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

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적이며,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확률적 표본을 적용한 연구와 성공적 노화

와 관련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심층적 질적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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