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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자료 중 2,200의 장애인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다변량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은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

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 19 이후 디

지털 정보서비스 이용량 변화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서비

스 활용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과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지

원 체계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competency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changes in 
digital information service usage on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fter COVID-19. For this,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conducted using the survey results of 2,200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rom the “2022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data, collected b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social support received b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fluenced the extent of changes in digital information service usage after COVID-19, and the digital 
literacy competency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level of change in digital information service usage after 
COVID-19.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o increase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services on 
the disabled, social support that serves as a digital assistant, as well as a practical support system and effective support plan with 
regard to digital competency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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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팬데믹으로 지정되면서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1]. 특히 코로나 19

처럼 이례적인 감염병 재난은 우리 생활 전반을 비대면 문화

인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변화시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의 정보화 기기 사용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웹

접근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웹에 접근하거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교육, 취업, 문화 및 여가활동 등 우리 삶의 전반에 밀접한 연

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더욱이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많은 서비스들이 인터

넷과 웹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량

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과 이용이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성은 PC 및 스마트폰 보

급 확대를 통해 점차 해소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원에서 

실시한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

년도 장애인의 PC 보유율은 72.9%으로 2021년도 대비 

3.4%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보유율은 87.6%로 전년도 대

비 4.1%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인

터넷 활용을 위한 접근 수단인 PC 및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접근을 위한 디지털 매

체의 보유 수준으로는 실제 활용영역 및 수준을 짐작하기에

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

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이후에 농어민, 노인, 북한이탈주

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 증가는 일

반국민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3]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활용은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

여 등 코로나 19 이전의 인터넷 활용과는 활용 분야가 큰 변

화는 없었고, 일반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인터넷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취약계층에서의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 및 활용에 많

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obransky와 Hargittai는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을 동

영상 다운로드/스트리밍, 게임, 컨텐츠 공유의 유형으로 구분

하여, 각 유형별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높거나 인터넷 사용 기간이 긴 경우 정보통

신 이용을 통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게임, 컨텐츠 공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활용 영역별로는 스

트리밍 기능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의 수준이 높을수

록 정보화 역량이 높을수록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게임 기능의 경우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정보역량이 

높을 경우 많이 활용하였지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공유 기능 또한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이 높을수록 많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비고용상태

인 경우 고용상태인 경우보다 상대적인 활용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거나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

기 어려워 정보 접근성에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

는 ‘디지털기기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의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5],[6]. 최근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

서 정보 접근에서의 격차는 많이 해소되고 있긴 하나 장애유

형별 정보 접근성의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애 유형별 실제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한 시점

이다[3],[7],[8].

PC 및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디지털 접근 격차가 

어느 정도는 해소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단순히 접근 차원

에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등장하며,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디지털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에서의 격차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6],[9]. 실제로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장애인은 기

존에 정보 접근이 가능하였더라도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디지

털 정보를 읽고 활용하기 어려워 심화된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8],[10]. 

이러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 및 활용을 돕기 위한 정

부의 디지털 배움터 제도가 있다. 디지털 배움터는 2020년 9

월부터 시작된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 기관으로 전 국민을 대

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하고 있다. 고령층, 장애인, 다

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구청, 주민센터 등

에서 집합 정보화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 진단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배움

터는 실제 장애인의 2%(43명)만이 들어본 적 있고 참여해보

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교육장소의 접근성의 한계 및 정

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

에 발맞추어 실생활 활용 중심의 교육 내용 및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 정도 및 수준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화 수준의 비교, 장애인

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화 교육실태 등 디지털 정보화 접근성

과 격차 그리고 정보화 교육의 만족 정도와 향후 방안 등의 

관한 연구로 주로 인터넷 활용 및 정보 접근을 기반한 정보격

차 해결방안에 대한 도구적인 측면을 위주로 논의되어 왔다

[2],[11]-[16]. 따라서 인터넷 활용 및 기기의 능동적인 이

용자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에 의한 인터넷 활용 기반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활용의 차이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간

의 관계를 다뤄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

구통계학적 특징 및 디지털 조력자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인터넷 디지털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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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수준을 높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

체계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장애인의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요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개인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이 취약하며, 신체적 제약으로 인

해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장애

인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및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장애요인, 사회적 자본 나아가 

개인의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나이가 적을수록 디지털

정보접근수준이 높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으며[15], 

[17],[18], 최종학력과 가정의 경제 수준 또한 PC 및 모바일

을 통한 정보 접근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성별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정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개인

적 특성 이외에 정보 접근과 인터넷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정보화 교육의 유무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

도로서 매체를 활용하고 접근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의해 정보활용의 범위 및 수준이 

달라지며,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

로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제한이 큰 언어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수준이 다른 유형의 장

애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15],[17]. 즉, 장애인의 인터넷 이

용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더불어 장애 요인, 사회적 자본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교육수준 및 월평균소득,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이 낮을수록 정보통신 서비스를 적게 이용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 및 활용은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대체된 코로나 19 이후 정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더 큰 제약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예진, 문영민과 이정하는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변화를 평균, 감소, 증가형의 형태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정보생산, 네트워킹, 사회참여 

등 적극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감소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이 성별, 학력, 월

평균 소득이 있음을 말하며, 코로나 19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고, 이러한 제약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19].

2-2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요인 

사회적 자본은 상호 인정된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으로서 삶의 다

양한 영역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및 지원경로가 될 수 있다

[20].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인식되어왔다[21].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

라 정보통신기술이 교육, 문화, 사회, 정치 등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능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통

신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

보통신 기술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에는 조언과 더불어 실

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고 특

히 정보통신 기술로부터 소외되거나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들

은 디지털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22].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비장애인 국민보다 낮

으며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3]. 이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데 있어 도움을 제

공해주는 주체를 ‘디지털 조력자’라고 부른다[23]. 하지만 장

애인의 정보접근 및 인터넷 이용량과 관련한 디지털 조력자

의 관계성을 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중·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조력자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24],[25], 

이는 정보접근을 위한 디지털 기기 이용 시 장애인에게도 디

지털 조력 수준은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심리 및 인지에 영향

을 미치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디지털 조력자의 경우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26].

고정현과 박선주는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고령층의 디지

털 정보의 이용 정도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라는 사회적 지지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였다

[27].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사회적 자본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며, 4차 산업혁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19],[28]. 즉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은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보다 더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따르면 장기화된 코로나 

19가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2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속 필수 서

비스는 정부지원 서비스의 일환인 장애인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이 일

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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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료이용 등이 있었다.

Sultana 등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의 스크린 타임 증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역학적 부담에 대한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

는데 그 결과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49%~ 87% 사람들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크린을 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

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30]. 이를 통해서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이용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매개체이

지만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는 능동적인 접근이 많이 제

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활 속 필수적인 서비스 이

용에 많은 한계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조력자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인터넷 활용을 통

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3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

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간의 관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상태를 의

미하는 리터러시(Literacy)에서 시작되어, 그 범위와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즉 언어적 표현의 기능에서 정치, 사

회, 경제 등 다양한 요소의 지식·정보와 융합하여, 새로운 의

미인 포괄적인 기능으로 표현되고 있다[31]. Paul Gilster는 

최초로 Digital Literacy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디지털 리터

러시에 대해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

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32],[33]. 또한 

EAVI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능력인 미디어 사용능력과 

필요한 정보 및 지식 분석 능력인 정보의 비판적 해석능력,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나 의견 생산 및 교환 능력인 의사

소통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정

보취약계층에게 있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4],[35]. 실제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를 통한 문화

생활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 대인관계 만족도가 삶의 전반적

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은 수준일 사람일수

록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사회활동 참여, 대인관계, 문화생활 

등의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36].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매개체 

수단이 된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비대면 상황에서 장애인이 

갖게 되는 현실적인 제약을 제거하여 사회적 활동 범위와 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가 장기

화됨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의 사회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

서 사회적 소외계층일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에 대한 교육 및 실질적인 도움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장애인협회,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회 

복지 사업안에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집합교육, 방문

교육, 정보화도우미의 형태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 정보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

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방문정보화강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주 3회 정보화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으

며, 정보화도우미가 방문하여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청 및 구청에서 안내하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의 형태로 전국의 시청에서 각각 시

민정보화 교육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 및 관리하여 정보화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산하의 다양한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내용과 

정책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 도움체계의 역할

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사회적 자본,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개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디지털 조력자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정보서비스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조력

자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간의 관계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정

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간의 관계 및 이들 간의 관계에서 디지

털 리터러시 역량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은 코로나 19 이후 디지

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코로나 19 이후 디지

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효

과적인 추진과 성과의 점검 및 정책 추진방향 도출을 위해 시

행하고 있는 전국 규모 조사로 2002년부터 매년 일반국민 및 

디지털 소외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의 인터넷 활

용 수준 및 정보역량, 활용 영역, 사회적 자본 등을 설문조사 

하고 있다.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는 일반 국민 뿐

만 아니라 디지털 소외 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또한 

설문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자본의 수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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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사회적 자본,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

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의 조사대상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인 면접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가 대상으로 한 장애인 2,20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

회적 자본과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분석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

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빈도를 비롯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

를 확인하였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 및 코로나 19 이

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모형 검증절차에 따라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를 

추정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를 추정하였

다. 셋째, 독립변수에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종속변수와의 회

귀를 추정한다.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검증한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계수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

의하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고 검증한다. Baron과 Kenny

의 매개모형 검증절차 이후 sobel test를 실시하여 간접효과

를 통해 매개효과 여부를 판단했다[37],[38]. 본 연구는 데

이터 분석을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3 분석변수 및 변수측정 방법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으로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1) 사람들 중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 사람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사람들 

중에 긴밀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

람이 있다, (4) 사람들 중에 나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 사람들은 내가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6)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더 큰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7)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상

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8) 나는 기꺼

이 커뮤니티 활동에 시간을 보낼 의향이 있다, (9)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 (10) 교류

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한다의 문항으로 리커

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문항의 Cronbach α값은 

.87으로 나타났다. 10개 문항의 합산값이 클수록 사회적 지

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10개 문항 

총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애인의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

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8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 각 영역에 대한 이용량 변

화로서 (1) 검색 및 이메일, (2) 사회관계 및 정보 공유 서비

스, (3) 생활 서비스, (4) 정보생산/공유, (5) 네트워킹, (6) 사

회참여, (7) 정부 서비스, (8) 디지털(비대면)소비에 대한 인

터넷 이용량은 PC와 모바일의 이용량으로서 ① 매우 많이 줄

었다 ~⑤ 매우 많이 늘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장애인 2,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이용

량 변화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해본 결과 Cronbach α값은 

.86으로 나타났다. 8개 문항의 합산값이 클수록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 총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는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으로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정보역량 지표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나는 PC에 프로

그램을 설치/삭제/업그레이드 하거나 파일, 폴더를 복사/삭제/

이동/변경 할 수 있다, (2) 스마트 기기에서 앱을 설치하고 삭

제 또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3) 스마트 기기의 계산기, 일

정관리(스케줄러), 주소록 등의 도구용 앱을 이용할 수 있다, 

(4) 비대면 원격회의 앱(구글Meet, Zoom 등)을 이용해 회의

를 개최/참여할 수 있다, (5)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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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워치, 애플워치), 스마트냉장고, 사물인터넷(IoT)기기

를 활용할 수 있다, (6) 여러 자료를 비교하는 등 검색 결과에

서 믿을만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7) 허위조작정보(가짜뉴

스)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된 참고자료나 정보를 찾아 활

용할 수 있다, (8) 유해한 정보(음란물, 범죄나 폭력적 내용 

등)를 거르는 데 필요한 스마트폰의 설정변경 기능(필터링)을 

사용할 줄 안다, (9)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영화 등 

기존 영상 콘텐츠를 동영상이나 GIF 같은 다른 형식의 콘텐츠

로 바꿀 수 있다, (10) 온라인 협업프로그램(구글닥스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과제나 업무를 할 수 있다, (11) 

온라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를 이용해 물건

을 살 수 있다, (12)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서비스(카카오맵, 

네이버지도, 구글맵 등) 및 교통정보를 이용해 길을 찾을 수 

있다의 문항으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값이 .96으로 나타났으며, 12개 문항의 합산값이 클수록 디지

털컨텐츠 이용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12개 문항 합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장애유형, 장

애의 정도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들 변수

는 장애인의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

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1] 이를 통제하여 장애인

의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했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남성 0, 여성 1로 더미화 처리하

여 분석에 투입했다. 연령의 경우, 응답자들이 보고한 만 나이

를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소득수준은 가정의 월별 소득

수준을 월 100 이상 199만원 미만, 월 200 이상 299만원 미

만, 월 300 이상 399만원 미만, 월 400 이상 499만원 미만, 

월 400 이상 599만원 미만, 월 600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고등

학교 중퇴 포함),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중퇴 포함),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장애유형

의 경우 본 패널조사에서는 장애유형을 5개(지체, 뇌병변, 시

각, 청각, 언어)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지체장애 1, 뇌병

변 장애 2, 시각장애 3, 청각장애 4, 언어장애 5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장애정도 또한 중증일 경우 1, 경증일 경우 0으

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Ⅳ. 분석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

음의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는 10대

부터 60대 이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60대(982명, 

44.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은 남자(1505명, 

68.4%), 여자(695명, 31.6%)로 남자가 더 많은 비율로 조사

되었으며, 경제활동은 취업자가 65.2%(1434명), 미취업자가 

34%(748명)으로 취업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

득의 경우 200~299만원 482명(21.9%)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199명(54.5%)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응답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 13.8%, 뇌병변장애 13.3%, 청각장애 

12%, 언어장애 0.6%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중증 

25.8%, 경증 74.2%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의 경증 장

애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Sex
Male 1505 (68.4)

Female 695 (31.6)

Age

10s 33 (1.5)

20s 190 (8.6)

30s 246 (11.2)

40s 409 (18.6)

50s 584 (26.5)

60s 738 (33.5)

Economically 
active of 
inactive

Economically active 1434 (65.2)

Economically inactive 748 (34)

Monthly house 
income

Less than 1 million 300 (13.6)

1 million to 1.99 million 400 (18.2)

2 million to 2.99 million 482 (21.9)

3 million to 3.99 million 439 (20)

4 million to 4.99 million 285 (13)

5 million to 5.99 million 188 (8.5)

More than 6 million 106 (4.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under 180 (8.2)

Middle school graduate 433 (19.7)

High school graduate 1199 (54.5)

College graduate or higher 388 (17.6)

Type of 
disability

Physical disorder 1327 (60.3)

Brain lesion disorder 293 (13.3)

Visual disorder 303 (13.8)

Hearing disorder 265 (12)

Language disorder 13 (.6)

Degree of 
disability

Severe 567 (25.8)

Mild 1633 (74.2)

Total 2,200 (100)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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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는 코로나 19이후 디지털 정

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사회적 자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변수로 변수에 대한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의 정

규성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표 2와 같이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

하, 첨도의 절대값이 10.0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SS 2.68 .49 1 4 -.51 .31

LD 3.18 .47 1 5 -.65 4.14

DL 2.54 .99 1 5 .17 -.94

SS(Social support), LD(Level of Changes in Digital information 
service usage after COVID-19), DL(Digital Literacy)

표 2. 주요변인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N=2,200)

4-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측정

변수 간 상관계수는 .41~.45 (p<.01)으로 모두 유의미한 상

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 LD DL

SS 1

LD .442** 1

DL .41** .45** 1

SS(Social support), LD(Level of Changes in Digital information 
service usage after COVID-19), DL(Digital Literacy)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4-4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매개효과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

스 이용량 변화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3단계 절차

를 이용했다[37].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인

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β=.262, p<.001)이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2단계에서

는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이 종속변인인 코로나 19 이후 디

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

데 그 결과 사회적 자본(β=.397, p<.001)이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과 매개변인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추가 투입하고 

종속변인인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β=.311, 

p<.001)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β=.328, p<.001) 모두 코

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와 3단계의 사회적 자본의 회귀계

수를 비교한 결과,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08

의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코로나 19 이후 디

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13.25(p<.001)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aron과 

Kenny가 제시한 기준인 –1.96과 +1.96(p<.05)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값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의 사회적 자본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매개로 코로나 19 

Step Variable β t R² F

1

Control 
variable

G -.048 -2.821**

.388 198.202***

A -.317 -17.004***

LE .234 12.163***

AI .052 2.682**

TD -.049 -2.880**

DD .056 3.217*

Independent 
variable SS .262 14.761***

2

Control 
variable

G -.019 -1.018

.22 88.042***

A -.073 -3.484***

LE .120 5.513***

AI .006 .278

TD -.007 -.360

DD -.022 -1.140

Independent 
variable 

SS .397 19.830***

3

Control 
variable

G -.004 -.210

.28 109.276***

A .031 1.424

LE .043 2.005*

AI -.011 -.521

TD .009 .496

DD -.040 -2.160***

Independent 
variable SS .311 15.491***

Mediating 
variable DL .328 14.196***

*p<.05, **p<.01, ***p<.001
G(Gender), A(Age), LE(Level of Education), AI(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TD(Type of disability), DD(Degree of 
disability), SS(Social support), LD(Level of Changes in Digital 
information service after COVID-19), DL(Digital Literacy)

표 4.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level 
of changes in digital information usage after 
COVID-19 with social support and digit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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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변수가 독립변수도 투입되는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와 및 공차한계(tolerance) 수치를 확인

하였는데 모든 변수의 VIF가 10을 넘지 않았으며, 공차 역시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발견되지 않았다[39].

그림 2. 장애인의 디지털 자본과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간의 관계

Fig. 2. The effects of the disabled on the social support 
and level of changes in digital information service 
after COVID-19

주 1. 그림에서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다. 괄호 안에 

제시된 값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통제한 후 구한 회귀계수이다.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evel of Changes in Internet Usage after 

COVID-19 mediated by digital literacy are presented.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social support and 

Level of Changes in Internet Usage after COVID-19, controlling for 

digital literacy, are in parentheses.

주 2. *p<.05, **p<.01, ***p<.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22년 실시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

화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통제변수인 나이, 최종학력이 코로

나 19 이후 인터넷 이용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활용의 정도 및 범위가 교육 수준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21]. 

둘째,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정

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

본을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을수록 디지털 정

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활

용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과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지원을 위한 실제적

인 지원 체계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 즉, 정보를 목적에 맞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정보화 교육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여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인 「2022년 디

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의 장애는 총 5가

지 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응답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와 같은 정신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과 디지털 정보 서

비스 이용량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장애 유형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신체장애로 인한 이동 및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장애인에게는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감각 장애인에게는 음성 및 수어, 점자 서비

스가 포함된 플랫폼 활용방안에 대한 안내․지원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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