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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김 자 영*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의 이중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부문에서도 저

조한 상황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는 문제인식에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8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차 웨

이브 8차 조사 완료 된 총 4,588명의 장애인 가구원 중에서 만 65세 고령장애인 546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545명의 고령장애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수를 경제적 지위와 수급가구 여부, 그리고 취업여부로 포괄하여 설정하였다. Amos 

20.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우선,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수인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가 각각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의 또 다른 하위변수인 취업상태 일 때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가 각각 높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위와 취업여부가 사회참여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

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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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required to strengthen their income based on the 

economically poor situation. In addition, this present study began with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few studies have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present study investigated 

economic factor effects on social participa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whether the effect is mediated by self-efficacy. We used the 8st year data of second wave 2023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using Path analysis with Amos 20.0. 

The subjects of this current study are 545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ub-variables of 

economic factor were used in the analysis including economic statu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llowance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conomic status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 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respectively. Second, employment 

status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respectively. Finally, we found 

tha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 and soci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policy measures were suggested to strengthen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efficacy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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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사회는 고령화에 따라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구 또

한 고령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연

령분포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4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64세가 28.7%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성희 외, 2020).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장애와 생애 후반에 급격히 다가오는 노화의 위험으로 인해 

고령장애인은 비고령장애인에 비해 삶의 범위가 위축되고 이른 시기에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신영일, 2022). 65세 이상 고령장

애인의 지난 일주일 동안 사회봉사 및 종교활동의 참여율은 5.1%, 장애인 단체 및 기관의 자조모임 참

여율은 0.9%로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김성희 외, 2020), 고령장애인의 사회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현저히 낮으며(이윤지 외, 2023), 노후생활 준비정도에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김현지·김태용·현지원, 2023) 상황 또한 고령 장애인

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장애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장 

염려되는 문제로 경제적 빈곤이 14.0%로 가장 많았으며, 향후 우선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 노후준비 

및 경제적 지원이 6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3).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로 인하여 비고령 장애인에 비해 더 빠른 시기에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데, 이는 상실감이라는 부정적 심리를 경험하게 하고 고립과 소외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현숙, 2016). 윤명숙·석소원(2021)의 연구에서도 상대적 빈곤의 경험은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참여의 취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

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박미숙, 2010; 신나래·고

미선, 2018; 양성욱, 2020)에서 장애인의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증가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능력에 관한 자신감(Bandura, 1977)을 가리키

는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

움을 경험할 경우, 우울감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지가 저하될 수 있는데(김자영, 2014), 즉, 자신

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낮은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홍순도·이혜정·심정은·송병국·김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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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또한 사회참여와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 의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이 어떤 일에 흥미를 유발시켜,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이어지게 할 수 있

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김자영, 2024; 박연주·하경희, 2014; 한성민·방정수, 2019)의 결과를 통해서

도 보고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증을 토대로, 경제적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

감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등 경제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참여를 다룬 연구는 꾸

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경제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으로, 특히,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때 경제적 요인을 경제적 

지위, 수급가구 여부 그리고 취업여부로 포괄하여 사회참여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지위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고령장애인의 수급가구 여부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고령장애인의 취업여부는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지위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다섯째, 고령장애인의 수급가구 여부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여섯째, 고령장애인의 취업여부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

우선 사회참여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참여의 정의는 주로 사회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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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Levasseur et al., 2010; 

Richard et al., 2012), 사회참여란 일과 여가와 관련된 모든 활동 중에서 개인활동을 제외하고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조직 내에서의 개인들 상호간을 연계시키는 활동(주경희, 2011)을 의미한다. ICF에서 

사회참여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에 걸쳐 정의 되는데 (1) 가정생활, (2) 대인관계 생활(공식 및 비공

식 관계) (3) 주요 생활 활동(교육 및 고용), (4)지역사회, 시민 및 사회생활(Donelly & Hillman, 2019; 

Mayhew, 2023), 사회참여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존관계를 활용하거나 사회적 자원의 교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한다(Mayhew, 2023).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속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으로서, 그 의미 안에 사회활동과 참여의 의미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사회 및 여가활동, 사회 및 물리적 장벽, 사회적 지지와 관계 등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허숙민·박

태영, 2016). 뿐만 아니라, ICF에서 참여는 장애인과 그의 가족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사회 안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참여는 장애인 개인을 가

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숙, 2010). 사회적 모델의 일부로서 사회참여는 개인

과 사회의 적절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슈인데,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회참여는 성공적인 재활의 중추적

인 결과를 내는 기준으로 고려되어질 정도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김성원, 2015).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정도가 높

을수록 그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나동준·이성규, 2023; 문영임·이성규·김수정, 2020), 행복감(김경

희·간기현, 2023; 송진영, 2024)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년기에 사회참여는 노인의 신체 및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의 이중고를 경험하여 사회적 배제

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고령장애인에 비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민석, 2015). 그러나, 고령장애인의 삶에 사회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는데, 왜냐하면, 사회참여가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

혀진 연구 결과(Dijikers, 1997)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하는데 사회참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장애인에게 있어

서 사회참여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민주시민이라는 함의

를 가져다주고, 또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진웅, 2022).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

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김진웅, 2022; 나동준·이성규, 2023; 문

영임·이성규·김수정, 2020; 신영일, 2022), 정신건강(고민석, 2015; 김진웅, 2022), 행복감(김경희·간

기현, 2023; 송진영, 2024) 간의 관련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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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

먼저 경제적 요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자원인 소득과 고용상태로 인한 경제활

동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배경을 가리킨다(임동진·문상호, 2014).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은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 및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불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데, 이는 사회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의지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낮은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아영·홍서준(2023)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

록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사회를 불신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를 낮추게 

되어 결국 사회참여의 정도를 약화시키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김대건(2018)은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참여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층의 사

회참여 지원정책에서 보충적 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사회참여의 제한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윤명숙·석소원(2021)의 연구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 빈곤을 경험할수록 불안 및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는 사회참여를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할 경우, 신체 

및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출을 하기 위한 신체적 에너지를 얻기도 어려운데(남지현, 

2022), 이는 또한 사회참여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취

업상태에 있을 때, 사회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고한 남혜진·김헌진·홍석호(2021)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이다. 이상의 논거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임혜경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이 적은 집단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

고, 이병화(2015)의 연구에서는 임금이 많을수록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최아영·홍서준(2023)은 장애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참여의 정도

가 높아짐을 밝혔다. 또한 박현숙(2016)의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상실감이 높을수록 사회참

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한라·김준수·여영훈(2019)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장애인의 월평

균 용돈이 사회참여의 결정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Cimarolli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노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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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황반변성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소득 충분하다고 보고한 참가자가 사회참여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적 요인,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

우선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Bandura, 1977)이며, 예측할 수 없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Schunk, 1984)을 의미한다.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울감을 보이며, 또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가치감이 저하될 

수 있는데(김자영, 2014),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 낮

은 자기효능감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으며(한미란·최인화, 2023),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순도 외, 201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어떠한 목표에도 그 목표에 끈기를 가지고 매달리게 되는데, 이는 목표를 수립

하기가 훨씬 용이하며, 그 목표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된

다(권중돈·손의성, 2010).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 간의 연관성을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Lent, Brown and Hackett(1994)의 사회인지진로이

론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토대로 Hackett and Betz(1981)의 진로효능감 이론을 통합, 

확장한 이론이다(이선우·박소리·이지민, 2019).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에 대

한 흥미를 가지게 하여,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수행하려는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지속의지가 높아지며(이정미·조영주, 2017), 

자기효능감은 스포츠 여가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강현욱·김지태·권일권, 2008) 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기존의 여러 연구도 제

시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자영, 2024; 박연주·하경희, 2014; 한성민·방정수, 2019).

이상의 논의들에 기초하면, 경제적 요인과 자기효능감 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 간에,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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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인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및 경제적 상실감에 직면한 사람은 스스

로에 대한 긍지와 가치감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의지가 약화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의 정도가 저조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국내의 연구들 중에서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장애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된(최아영·홍서준, 2023)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두 개의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

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고령장애인이 노화와 장애의 이중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및 취약한 사회참여의 상황을 감안

하여,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을 경제적 지위, 수급가구 여부 그리고 취업여부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사회참여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과 사회참여 간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A-MOS를 활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경제적 요인

1. 경제적 지위
2. 수급가구 여부
3. 취업여부

자기효능감

통제변수: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장애정도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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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대상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2차 웨이브 8차(2023년) 조사 완료 된 4,588명의 장애인 가구원 중에서 만 65세 고령

장애인 546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545명의 고령장

애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경제적 지위에 응답하지 않은 5명, 자기효능감에 응답하지 않

은 9명, 사회참여에 응답하지 1명에 대해서는 EM(Expectation-Maximixation)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3. 변수 

1) 종속변수: 사회참여

종속변수는 사회참여로서 본 패널조사에서 보고된 일상생활_사회활동 참여정도의 단일지표(“전혀 참

여하지 못한다”=1,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2, “참여하는 편이다”=3, “많이 참여한다”=4)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활동은 공식적, 비공

식적 사회단체나 모임 등과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종교행사 등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2) 독립변수: 경제적 요인(경제적 지위, 수급가구 여부, 취업여부)

독립변수는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수로 경제적 지위, 수급가구 여부, 그리고 취업여

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경제적 지위는 본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단일

지표(“하층”=1, “중하층”=2, “중상층”=3, “상층”=4)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급가구 

여부는 본 패널조사에서 보고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의 단일지표(“수급”=1, “비수급”=0)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여부는 본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경제활동상태의 단일지표

(취업=1, 미취업=0)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Schwarzer, R., & Jerusalem, 

M.(1995)이 개발하고, Young-Min Lee., Schwarzer R., and Jerusalem, M. (1994)에 의해 한국판

으로 타당화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10문항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음”,“목표에 집중해서 성취하는 것은 쉬운 일임”,“나

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음”,“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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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임”,“예상치 못

한 일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낼 것이라고 믿음”,“내 재능 덕택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

처해야 할지 알고 있음”,“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나는 보통 몇 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음”,“비록 누

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임”,“어

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임”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 .917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장애정도

본 연구는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장애정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성별은 남성=1, 여

성=0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은 연구 대상자인 고령장애인 연령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혼

인여부는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로 더미화하였다. 그리고, 학력은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5, 대학원졸=6을 부여하여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

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1로 더미화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선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연령(김영수·윤승태, 2020), 학력(김은영·이미

애, 2022), 혼인여부(김영수·윤승태, 2020), 장애정도(김은영·이미애, 2022; 최순례·박은주, 2024)는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참여의 경우에 있어

서는 성별(박현숙, 2016; 홍서윤, 2016), 연령(김자영, 2024; 김태형·임진섭, 2011; 홍서윤, 2016), 학

력(신나래·고미선, 2018; 이정은·신은경·신형익, 2014), 혼인여부(김자영, 2024; 한동훈, 2021), 장애

정도(이길준, 2020; 홍서윤, 2016)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장애정도가 매개변수로 설정한 자기

효능감과 종속변수로 설정한 사회참여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변

수들과 그 측정방식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종속
변수

사회참여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1,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2, 참여하는 편이다=3, 많이 참여한다=4 

독립
변수

경
제
적
요
인

경제적 지위 하층=1, 중하층=2, 중상층=3, 상층=4

수급가구 여부 비수급=1, 수급=0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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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음”+“목표에 집중해서 성취하는 것은 쉬운 일임”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음”+“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

면 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임”+“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낼 것이라 믿음”+“내 재능 덕택에 예상치 못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음”+“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나는 보통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음”+“비록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임”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2023년도 고령장애인 가구원 연령

혼인여부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학력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5, 대학원졸=6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0

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상

관관계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

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활

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해서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성별은 남성이 56.1%로 

여성(43.9%)에 비해 1.28배 많았으며, 혼인여부는 배우자 있음이 63.3%로 배우자 없음(36.7%)에 비해 

1.72배 많았다. 다음으로, 수급가구 여부는 비수급이 76.1%로 수급(23.9%)에 비해 3.18배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73.2%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26.8%)에 비해 2.7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여부는 미취업이 64.0%로 취업(36.0%)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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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78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인 고령장애인의 연령은 평균 68.08(표준편차 

2.08)세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평균 3.08(표준편차 1.25)로 ‘중졸’에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참

여는 평균 2.09(표준편차 0.74)로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에 근접하였다. 경제적 지위는 평균 1.67(표

준편차 0.65)로 ‘중하층’에 근접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26.73(표준편차 

5.39)으로 드러났다.

<표 2>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545)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239 43.9

남성 306 56.1

혼인여부
배우자 없음 200 36.7

배우자 있음 345 63.3

수급가구 여부
비수급 415 76.1

수급 130 23.9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46 26.8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399 73.2

취업여부
취업 196 36.0

미취업 349 64.0

연령 평균=68.08, 표준편차=2.08, 최대값=71, 최소값=65

학력 평균=3.08, 표준편차=1.25, 최대값=8, 최소값=1

사회참여 평균=2.09, 표준편차=0.74, 최대값=4, 최소값=1

경제적 지위 평균=1.67, 표준편차=0.65, 최대값=4, 최소값=1

자기효능감 평균=26.73, 표준편차=5.39, 최대값=38, 최소값=10

2.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지

위는 수급가구 여부(r=.456), 취업여부(r=.270), 자기효능감(r=.349), 사회참여(r=.305), 혼인여부

(r=.409), 학력(r=126)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장애정도(r=-.181)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급가구 여부는 취업여부(r=.348), 자기효능감(r=.277), 사

회참여(r=.292), 혼인여부(r=.494)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장애정도(r=-.225)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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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의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취업여부는 자기효능감(r=.366), 사회참여(r=.259), 혼인여부

(r=.214), 학력(r=.119)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에, 성별(r=-.154), 연령(r=-.113), 장애

정도(r=-.117)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사회참여(r=.366), 혼인여부

(r=.216), 학력(r=.171)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장애정도(r=-.270)와 유의미한 부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참여는 혼인여부(r=.217)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에, 장애

정도(r=-.204)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성별은 연령(r=.102)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혼인여부(r=-.217)와 학력(r=-.182)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었다. 연령은 학력(r=-.163)

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었으며, 혼인여부는 학력(r=.113)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장애정도(r=-.150)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력은 장애정도(r=-.096)와 유의

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1

2 .456** 1

3 .270** .348** 1

4 .349** .277** .366** 1

5 .305** .292** .259** .366** 1

6 .013 -.017 -.154** -.064 .027 1

7 .014 .079 -.113** -.017 .017 .102* 1

8 .409** .494** .214** .216** .217** -.217** -.013 1

9 .126** .075 .119** .171** .060 -.182** -.163** .113** 1

10 -.181** -.225** -.117** -.270** -.204** -.027 -.027 -.150** -.0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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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적 지위 6. 성별

2. 수급가구 여부 7. 연령

3. 취업여부 8. 혼인여부

4. 자기효능감 9. 학력

5. 사회참여 10. 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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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의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주요변수의 경우, 경제적 지위는 자기효능감(B=1.767, p<.001)과, 사회참여(B=.133, p<.05)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B=.032, p<.001)은 사회참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의 정도가 각각 

높아지며,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참여의 정도가 높아짐을 뜻한다. 그리고, 취업여부는 자

기효능감(B=2.948, p<.001)과 사회참여(B=.155, p<.05)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취업상태 일 때,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아지며. 사회참여의 수준 또한 높아

짐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학력은(B=.428, p<.05)은 자기효

능감에 정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장애정도(B=-2.212, p<.001)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아지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자기효능감

의 정도가 높음을 가리킨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경제적 지위와 취업여부는 자기효능감에 각

각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지위와 취업여부는 각각 자기효능

감을 거쳐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분석결과

통제변수: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장애정도 

자기효능감

e2

e1

1

1.13
.37

2.95
.17

.15

.44

21.84

.42

.13

.08

.07

.18

.23

.03
1.77

취업여부

수급가구여부

경제적 지위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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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결과

경로 B S.E. C.R.

경제적 지위→자기효능감 1.767 .213 .365 4.845**

수급가구 여부→자기효능감 .373 .029 .600 .621

취업여부→자기효능감 2.948 .263 .460 6.405***

성별→자기효능감 -.106 -.010 .430 -.247

연령→자기효능감 .050 .019 .099 .498

혼인여부→자기효능감 .214 .019 .509 .420

학력→자기효능감 .428 .092 .180 2.380*

장애정도→자기효능감 -2.212 -.182 .468 -4.723***

경제적 지위→사회참여 .133 .116 .053 2.526*

수급가구 여부→사회참여 .166 .095 .085 1.951

취업여부→사회참여 .155 .100 .067 2.294*

성별→사회참여 .096 .064 .061 1.581

연령→사회참여 .004 .013 .014 .320

혼인여부→사회참여 .082 .054 .072 1.143

학력→사회참여 -.009 -.014 .026 -.345

자기효능감→사회참여 .032 .236 .006 5.361***

장애정도→사회참여 -.131 -.078 .06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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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개효과 검증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다음의 

<표 5>에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적 지위가 사회참여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총효과가 .190, 

직접효과가 .133, 그리고 간접효과가 .057로 나타났다. 이때, 경제적 지위와 사회참여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기효능감은 경제

적 지위와 사회참여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적 지위

가 자기효능감을 거쳐서 사회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하는데, 즉,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며, 이를 토대로 사회참여가 높아짐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취업

여부가 사회참여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총효과가 .251, 직접효과가 .155, 간접효과가 .096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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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취업여부와 사회참여 두 개의 변인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취업여부와 사회참여 사이에서도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취업여부가 자기효능감을 거쳐서 사회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고령장애인이 취업상태 일 때,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높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참

여의 정도가 높아짐을 말한다. 

<표 5>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제적 지위→자기효능감→사회참여 .190** .133* .057**

취업여부→자기효능감→사회참여 .251** .155**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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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참여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경제적 요인에 해당되는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상태 일 때, 사회참여의 정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가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상실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낮아짐

을 보고한 박현숙(2016)의 연구와 고령장애인의 월평균 용돈이 사회참여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조한

라·김준수·여영훈(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가구소득이 증가할

수록 사회참여의 수준이 증가함을 밝힌 선행연구(신나래·고미선, 2018; 양성욱, 2020)의 결과를 지지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보고한 한미란·최인화(2023)의 연구와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일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밝힌 홍순도 외(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높아짐을 밝힌 선행연구(김자영, 2024; 박연주·하경

희, 2014; 한성민·방정수, 2019)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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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지위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이를 토대로 사회참여의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장애인이 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설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취업여부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고령장애인이 취업상태 일 때, 자기효능

감이 높아지며, 이를 거쳐서 사회참여의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장애인이 현재 취업상태

에 있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가치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삶의 활력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 및 의지를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해당되는 경제적 지위가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고령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또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장애인 개인이 인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

다. 경제적 지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김은혜·원미순·이민희, 2021), 고령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소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강정희·염동문, 2014), 경제적

으로 취약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김자영(2019)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빈곤에 취약한 고령장애인들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 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저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취업여부 또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는 고령장애

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령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고령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지위와 취업여부가 사회참여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자기효능감이 경제적 요인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고령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

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현장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고령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저하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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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활용된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참여 변인이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어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에서의 사회활동 참여, 종교 활동, 정치적 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타당도가 확보된 사회참여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참여 간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정희·염동문(2014).“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0(2): 319-351. 

강형욱·김지태·권일권(2008). “복지관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스포츠 여가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231-239. 

고민석(2015). “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보건의료산업학회지』, 9(3): 221-232.

권중돈·손의성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노인복지연구』, 49: 81-106. 

김경희·간기현(2023).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우울, 행복감을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33(1): 81-109. 

김대건(2018). “소득분위에 따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60: 65-87. 

김성희·이민경·오욱찬·오다은·황주희·오미애·김지민·이연희·강동욱·권선진·백은령·윤상용·이선우

(2020).『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원(2015).『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수·윤승태(2020).『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수준의 매개 효과』, 한국

웰니스학회 학술발표회. 

김은영·이미애(2022).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산업융합연구』, 20(8): 145-154. 

김은혜·이민희·원미순(2021).“중고령 취업장애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웰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 매개효과”,『장애인복지연구』, 12(1): 80-107. 

김자영(2014). “노인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의 조절효과 검증”,『한국노년학』, 34(4): 717-735.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 95 

김자영(2019).“고령장애인의 빈곤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9(3): 148-178. 

김자영(2024).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직업재활연구』, 34(1): 1-15.

김진웅(2022).“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

효과 및 장애 정도 다중집단 분석 적용”,『장애인복지연구』, 13(2): 182-216. 

김태형·임진섭(2011). “시각장애대학생의 역량강화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시각장애

연구』, 27(2): 19-40. 

김현지·김용진·오윤지·김태용·현지원·권준성(2023).『2023 장애통계연보』,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김현지·김태용·현지원(2023).『2022 장애인삶 패널조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나동준·이성규(2023).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기결정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

연구』, 39(3): 283-301.

남지현(2022).“지체장애인의 주거빈곤이 외출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모형비교를 통한 검증”, 『한국장애

인복지학』, 58: 61-85.

남혜진·김헌진·홍석호(2021).“노인차별경험과 학대경험이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명연구』, 

62: 125-151. 

문영임·이성규·김수정(2020).“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정서·행동장애연구』, 36(3): 271-291.

박미숙(2010).“간질장애인의 사회참여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임파워먼트와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3: 67-89. 

박연주·하경희(2014).“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 만족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재활복지』, 18(4): 75-93. 

박현숙(2016).“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상실감이 장애수용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복지교육』, 

34: 27-46. 

송진영(2024).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34(1): 5-24. 

신나래·고미선(2018).“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장애인복지학』, 39(39): 33-56. 

신영일(2022).“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대인

관계의 매개효과”,『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397-423. 

양성욱(2020). “장애인활동지원과 사회참여의 관계 : 매칭이중차이의 적용”,『재활복지』, 24(3): 83-110.



96 | GRI연구논총 2024년 제26권 제3호

윤명숙·석소원(2021).“장년층의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건강상태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참여의 순차적 

매개효과 : 취업여부 다중집단 비교”,『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1): 149-173. 

이길준(2020).“정보접근의 어려움이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결정의 매개효과 연구: 

장애 발생시기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병화(2015).“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인 및 조직효과 연구”,『한국장애인복지학』, 30: 

213-236. 

이선우·박소리·이지민(2019).“중도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자기효능감을 

통한 개인-직무 적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한국장애인복지학』, 46(46): 29-58. 

이윤지·임예직·이지우·조신영·변민수·김호진·최종철(2023).『2023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미·조영주(2017).“대학생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 리더십생활 기술을 이중매개로 자원봉

사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교양교육연구』, 11(3): 429-458.

이정은·신은경·신형익(2014).“내부기관 장애인의 지역사회환경 인식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WHODAS 2.0의 활용-”,『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1: 59-88.

임동진·문상호(2014).“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책분석 평가학회보』, 

24(2): 73-101.

임혜경·박재국·김은라·장진순(2015).“ICF에 기반한 장애인의 환경요인과 사회참여의 관계”.『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6(1): 87-110.

조한라·김준수·여영훈(2019).“장애여부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격차 추이와 결정 요인”,『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4): 605-614. 

주경희(2011).“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231-264. 

최순례·박은주(2024).“중고령 임금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노후준비의 조절된 매개효과”,『한국융합인문학』, 12(1), 63-86. 

최아영·홍서준(2023).“장애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장애와 고용』, 33(1): 253-273.

최영신(2022).“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과 자기효능

감의 순차적 매개효과”,『한국장애인복지학』, 56(56): 235-261. 

한동훈(2021).“이동용 보조기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 9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3).『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통합조사표(1~8차 조사)』, 

https://edi.kead.or.kr/BoardType17.do?bid=18&mid=37. 

한미란·최인화(2023).“대졸 근로장애인의 직무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장애인복지연구』, 14(1): 56-93. 

한성민·방정수(2019).“발달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지식융합연구』, 2(2): 59-72. 

허숙민·박태영(2016).“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29-55.

홍서윤(2016).“지체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순도·이혜정·심정은·송병국·김민(2016).“학교요인과 가정요인이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청소년학연구』, 23(10): 127-154.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Cimarolli, V.R., Boerner, K., Reinhardt, J.P., Horowitz, A., Wahl, H.-W., Schilling, O., & 

Brennan-lng, M. (2016).“A population study of correlates of social participation in older 

adults with age-related vision loss”, Clinical Rehabilitation, 31(1): 115-125.

Dijkers, M. (1997).“Quality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a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ablement components”, Spinal Cord, 35(12): 829. 

Donelly, M., Hillman, A., Dew, A., Whitaker, L., Shelley, K., Stancliffe, R. J.,...Parmenter, 

T. (2019).“How the personal support network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promot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Journal of social inclusion, 9(1): 37-57. 

Levasseur, M., Richard, L., Gauvin, L., & Raymond, E. (2010).“Inventory and analysis of 

definitions of social participation found in the aging literature: Proposed taxonomy of 

social activities”, Social Science & Medilcine, 71(12): 2141-2149. 

Mayhew, Emese. (2023).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A New 

Perspective on Social Connectedness, PhD thesis. University of York.

Richard, L., Gauvin, L., Kestens, Y., Shatenstein, B., Payette, H., Daniel, M., Moore, S., 

Levasseur, M., & Mercille, G. (2012).“Neighborhood resources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results from the VoisiNuage stud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5(2): 296-318. 

Schunk, D. H. (1984).“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98 | GRI연구논총 2024년 제26권 제3호

김자영 meliny@hanmail.net

2017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제목은 “가구주의 장애여부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검증”이다.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용인대

학교 등에 출강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장애

인노동시장정책,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자립 등이다.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24), “임금근로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검증”(2023)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원 고 접 수 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2차심사완료일

최종원고채택일

| 2024년 7월 4일

| 2024년 8월 2일

| 2024년 8월 26일

| 2024년 8월 27일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