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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 later life on the quality of life 
over time. Us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 longitudinal data on older adults aged 60 to 80 
in 2008, and 70 to 90 in 2018 were analyzed as potential growth models. The final analysis target was 3,071 
older adults who responded to follow-up from 2008 to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itial value of Various leisure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itial quality of life. This means that the more Various leisure activities,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 later life can be interpreted as an influencing factor that can increase 
or decrease the slope of quality of life more steep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older adults,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measures to continuously support Various leisure activities policies and 
program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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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18년 전체인구 대비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 

25.0%, 2060년에는 43.9%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통계청, 2019). 고령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김진

원, 2020; 조경욱, 이동기, 이중섭, 2011). 
또한 노년기 삶의 질은 노년학에서 노년기 적

응,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 만족도

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며(김숙경, 
2004; 최용민, 이상주, 2003), 노인의 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이다(정순둘, 2003).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신체적 기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

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권오균, 2008; 
김미령, 2006; 민경진, 2007), 여가활동이 노인

에게 생리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

의 질을 향상한다(Tinsley & Colbs, 1982)는 신

체기능 수준 연구가 있고, 둘째 심리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 우울감

에 관한 연구(김광옥, 2020; 오창석, 2012; 임
승희, 노승현, 2011), 자아통합감이 노인의 삶

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금룡, 
박상욱, 유은경, 2013; 최현식, 하정철, 2012)가 

있다. 셋째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관계와 관련

하여 노인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이 

개인적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

상하고(김진원, 이금룡, 2020; 허준수, 2002; 
Gabriel & Bowling, 2004), 사회적으로는 노인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신동관, 한영호, 2011). 특히 노인

의 여가 참여 활동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노인의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역

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김

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이현지, 2014). 이
는 중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간헐적으로 여가활

동에 참여한 사람보다 삶의 질에 긍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Decarlo, 1974).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요인으로 여가활동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여가는 필수적인 생리적 시간, 경제

적 활동시간 이외의 남는 시간을 여가로 보는 

청장년층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김진원, 
2020; 이금룡 외, 2009). 노인은 시간적 여유가 

일하고 남는 시간이 아니라 ‘생활의 전부’가 되

어버리기 때문이다(김익기 외, 1999). 노인의 

여가가 중요한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자

녀들이 독립한 이후의 빈둥지(empty nest) 시
기가 이전에 비해 길어지면서 경제활동이 끝나

는 은퇴 이후 일상생활은 ‘여가투성이’의 연장

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현, 김양호, 임선영, 
2011). 이러한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노년기 적응과 삶의 질 전반에 매

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 

개수도 60대 이상이 가장 적은 참여를 보였고, 
참여유형 역시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TV시청 

같은 소극적 여가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여가활동 인식도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문
화체육관광부, 2019). 노인실태 조사(2017)에 

따르면 노인의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가 

99.3%, 취미오락활동이 50.5%, 사회활동에 참

여 34.9%, 산책 27.5%, 스포츠 참여활동 16.6%
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참여 12.9%, 자원봉사 

참여는 3.9%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정
리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실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참여율도 저조하고 대부분 소

극적으로 여가에 참여하며, 여가활동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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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다는 것

은 노년기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과 

다양한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활성화 정책으

로 제1차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제3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5
개년 종합계획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4차 평

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서 고령자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을 마련하면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김진원, 2020).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 노후가 길어지는 가운데 ‘성공적 노화’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강은나, 2016). 
이에 따라 노년기 여가활동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개인적이고 비활동적인 경향이 두

드러지지만 반면에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들도 점점 증가추세를 보인다(김진원, 
2020). 많은 학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가 유형의 

다양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건

강유지와 심리적 안정과 만족한 생활로 이어진

다면 노화를 어느 정도 막거나 늦출 수 있다고 

보았다(주민경, 송선희, 201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인과관계, 여가활동 유형, 여가 만족

과 여가 프로그램 등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김진원, 
2020). 노인 여가활동은 생애에 걸쳐 지속성과 

변화라는 상반된 패턴의 궤적(trajectory)을 나

타내고 있다(Hooyman & Kiyak, 2005). 그럼
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특정 시점에만 분석된 횡단연구로 이루

어져 온 반면에, 종단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진원, 이금룡, 2020).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여

가활동과 삶의 질의 변화를 알아보고, 검증하기 

위해 종단적 자료에 기초한 변화수준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

형(Latent Growth Modeling)은 구조방정식 모형

을 기초로 반복 측정된 자료를 위해 개발된 분석

방법으로, 변수의 시간적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

할 수 있는 함수로 정의함으로써 변화뿐만 아니

라 그 변화의 개인차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

고, 개인차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

해 준다(Duncan, 1999; Meredith & tisak, 1990).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시간에 따라 삶의 질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모색해보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잠재성장 모형을 통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가?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여

가활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령화패

널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의 2
차(2008년)~7차(2018년)로 총 10년간의 자료

를 사용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은 1차(2006년)
를 시작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중고령자를 대상

으로 시작된 데이터이다. 패널데이터는 동일 

응답자를 시간에 걸쳐 추적하여 데이터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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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다.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CAPI)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차(2008년) 기준 60세 이상 

80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7차(2018년) 70세 

이상 90세 이하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잠재성장모형 분

석을 하였다. 2차(2008년) 4,612명 평균나이 

69.07세, 3차(2010년) 4,182명 평균나이 70.89
세, 4차(2012년) 3,928명 평균나이 72.74세, 5차
(2014년) 3,665명 평균나이 74.50세, 6차(2016
년) 3,412명 평균나이 76.22세, 7차(2018년) 
3,071명 평균나이 77.9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는 2008년부터 2018년
까지의 추적조사에 응답한 노인 3,071명이다.
한국고령화 패널을 분석자료로 사용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KLoSA는 2006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최근 2018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종
단연구를 하는데 적합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있

고 분석하기에 충분한 시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살

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1,799명(58.6%) 남성이 

1,272명(41.4%)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대

하여 살펴보면, 배우자 없음이 1,097명(35.7%) 
배우자 있음이 1,974명(64.3%)으로 나타났다. 교
육수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867
명(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538명(17.5%), 중학교 졸업 453명(14.8%), 대학

교 졸업 이상 213명(6.9%)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1) 다양한 여가활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여가활동은 ‘국민

여가활동조사’의 여가 분류를 바탕으로 ‘취미 

및 오락 활동’, ‘여행 및 관광 활동’, ‘문화 및 스

포츠관람 활동’, ‘평생교육 활동’, ‘자원봉사 활

동’으로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가 유형에 

따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1,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은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하여 사용

하였다. 총 점수는 0~5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삶의 질

종속변수로 설정된 삶의 질에 관한 조작적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인지적 평가를 포함하

는 주관적 만족감의 1개 변수만 사용하였다. 삶
의 질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이며, 삶 

전반에 대하여 응답자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만족도이다. 이는 전국적 실태조사나 패널조사를 

보았을 때 개인들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한 구체

적 질문을 받았을 때 응답자가 누리는 전반적 삶

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Cowper, Morey & Bearon, 1991).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인 삶의 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불만족)부터 최고 100점(만족)까지 

응답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삶의 질 

신뢰도(Cronbach’s α)는 .81 로 나타났다.

변수명 N %

성별
여성 1,799 58.6

남성 1,272 41.4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1,097 35.7

배우자 있음 1,974 64.3

종교
종교 없음 1,907 62.1

종교 있음 1,164 37.9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67 60.8

중학교 졸업 453 14.8

고등학교 졸업 538 17.5

대학교 졸업 이상 213 6.9

평균연령

2008년(2차) 4,612 69.07세

2010년(3차) 4,182 70.89세

2012년(4차) 3,928 72.74세

2014년(5차) 3,665 74.50세

2016년(6차) 3,411 76.22세

2018년(7차) 3,071 77.90세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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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종단연구로 시간에 독립적 성격을 

띠는 몇 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잠

재성장모형 중 조건적 모형(conditional model)  
을 분석하였다.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재 코딩 하였다. 
배우자 유무에 관한 문항은 혼인상태 문항을 참

고하였으며, 별거, 이혼, 사별, 결혼한 적 없음은 

0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다. 
종교 유무에 대한 문항은 ‘종교 없음’이 0, ‘개신

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의 모든 값

은 ‘종교 있음’으로 1로 코딩하였다. 학력 수준

에 관한 문항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졸업 이하’는 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

업’3, ‘대학교 졸업 이상’은 4로 코딩하였다. 값
이 증가할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

고자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하였다. 종단자료는 코호트 자료(Cohort 
Date)와 패널 자료(Panel Data)가 있으나 잠재

성장모형은 패널 자료에 대부분 사용된다(김계

수, 2017).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을 활용

하여 종단자료를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김계

수, 2017;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잠재성장모형은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변수의 변화를 시간 변수나 공 변인의 

함수로 표현한다(Kaplan, 2009; Kline, 2005).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성장궤적(growth 
trajectory)이라 하는데 잠재성장모형의 주요한 

목적은 성장궤적의 절편(intercept)과 기울기

(slope)를 분석하는 것이다(김계수, 2017).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평균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

화와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Duncan & Duncan, 2004).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최소한 세 번 이

상의 측정된 연속변수의 종속변수가 있어야 하

고 시간에 걸쳐 같은 단위를 갖는 변수가 있어

야 하며, 각 측정 시점별로 모든 사례의 자료

가 동시에 수집되어야 한다(김계수, 송태민, 
2012; Kline, 2005). 또한 잠재성장모형을 이용

하면 변인의 변화를 설명하는 간명한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 유숙경, 2004).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두 변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관

련성을 살펴보고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독립 변수이며 통

제변수를 사용한 조건적 모형 분석 단계를 거

쳐 가장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조건 모형 

분석단계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따른 

삶의 질을 무변화 모델과 선형변화 모델을 비

교하여 변화궤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인구 사회학적 변

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기술 

통계분석, 변인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IBM SPSS 21 
와 AMO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구조

방정식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χ²검

증,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의 경

우 .95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 .05이하 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있음으로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yhood)
를 이용하였다(Arbuckl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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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정의 및 코딩방법

성별 ⓪여성 ①남성

동거형태 ⓪배우자없음 ①배우자있음

교육수준
①초등학교 졸업이하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이상

종교 ⓪종교없음 ①종교있음

다양한 

여가활동

1.여행,관광,나들이경험유무(0,1)

2.영화,공연,음악회,전시회,스포츠경기 관람유무(0,1)

3.취미 및 오락관련 모임 참여유무(0,1)

4.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참여유무(0,1)

5.자원봉사 참여유무(0,1)

삶의질 전반적 삶의 질 (0~100)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잠재성장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

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와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정적인 상

관관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따른 삶의 

질과의 상관계수는 r=.149 ~ .287 (p<.01)로 정

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규성 검정을 위한 왜도의 절댓값 범위는 

-.604~ 1.77로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

댓값 범위는 –1.880 ~ 4.504로 ±7을 넘지 않

았기 때문에 정규성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2. 변인별 모형비교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변화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

장 모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7
차 시점에서 평균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

하거나 감소할 때는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변화 모형을 채

택하게 될 것이다. 

변화모형 χ² df TLI CFI RMSEA 

여가활동

다양성

무변화 1209.692 19 .880 .891 .085

선형 234.742 16 .974 .980 .040

삶의질
무변화 714.686 19 .943 .949 .065

선형 337.172 16 .969 .976 .048

표 3. 주요변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

각 요인의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변

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다양한 여가활동의 경우 무변화 모형(χ²=1209.692, 

df=19, TLI=.880, CFI=.891, RMSEA=.085)의 적

합도를 보였으며, 선형변화 모형 (χ²=234.742, 
df=16, TLI=.974, CFI=.980, RMSEA=.040)로 무

변화 모형보다 선형변화 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즉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은 시간

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무변화 모형(χ²=714.686, 

df=19, TLI=.943, CFI=.949, RMSEA=.065)의 

적합도를 보였으며, 선형변화 모형은 (χ²=337.172, 
df=16, TLI=.969, CFI=.976, RMSEA=.048)로 

무변화 모형보다 선형변화 모형이 더 좋은 적

합도를 나타내었다. 즉 노인들의 삶의 질이 시

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므로 일변량 잠재성

장모형이 채택되었다.
선형 변화모형에서 각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다양한 여가활동 평균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측정 초기의 값이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

으로 즉 초기에 측정된 여가활동의 개수 평균값

은 .510 이었고 2년이 지남에 따라 .029씩 증가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증가율의 변

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여가활동은 노인들 개인 차이가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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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변량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노인들이 초기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수록 

마지막 시점에 왔을 때 다양한 여가활동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초기값이 

높아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으로 다양한 여

가활동이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7차년도 선형변화모형의 삶의 질의 궤적

에 관한 추정치를 살펴보면 삶의 질 초기치 평

균은 59.651(p<.001)이고, 변화율은 0.093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하여 일차함수모형으로 설정하고 개인

차를 알아보기 위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최종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간격을 두고 측정된 변수

에 대하여는 각 시점에 대한 가중치를 0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초기치에서는 2·3·4·5·6·7
차 년도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질  계수는 

모두 1로 고정하였고, 일차변화율에서는 계수

그림 1. 연구모형

평균 분산
공변량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여가활동 .510*** .029*** .257*** .013*** -.016***

삶의질 59.651*** 0.093* 196.662*** 4.537*** -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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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주요변인의 선형변화에 대한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성별 1

2. 배우자유무 .428** 1

3. 종교유무 -.117** -.052** 1

4. 학력수준 .397** .256** .082** 1

5. 2차년삶의질 .139** .197** .039* .226** 1

6. 3차년삶의질 .128** .194** .052** .204** .490** 1

7. 4차년삶의질 .141** .168** .035 .221** .479** .549** 1

8. 5차년삶의질 .112** .163** .038* .206** .433** .445** .502** 1

9. 6차년삶의질 .095** .151** .032 .180** .394** .412** .453** .558** 1

10. 7차년삶의질 .099** .138** .028 .201** .334** .372** .402** .471** .481** 1

11. 2차년여가활동 .041* .095** .057** .232** .270** .203** .252** .214** .207** .179** 1

12. 3차년여가활동 .024 .085** .047** .206** .220** .285** .275** .248** .193** .190** .403** 1

13. 4차년여가활동 .018 .068** .068** .209** .184** .224** .287** .200** .171** .171** .377** .460** 1

14. 5차년여가활동 .047** .150** .082** .280** .185** .203** .252** .224** .175** .188** .313** .388** .437** 1

15. 6차년여가활동 .037* .101** .065** .255** .176** .180** .229** .200** .237** .210** .263** .321** .369** .474** 1

16. 7차년여가활동 .040* .114** .091** .294** .165** .167** .181** .149** .151** .222** .238** .272** .298** .399** .465** 1

M .41 .64 .38 1.71 58.41 58.20 57.03 57.10 59.59 59.10 .4621 .42727 .4263 .4977 .5026 .5150

SD .493 .479 .485 .987 19.449 18.800 18.083 17.882 16.719 17.516 .66975 .632700 .64758 .72301 .72321 .75789

왜도 .349 -.596 .499 1.048 -.478 -.604 -.596 -.593 -.524 -.579 1.688 1.650 1.770 1.651 1.596 1.621

첨도 -1.880 -1.646 -1.752 -.296 -.034 .165 .266 .006 .132 .053 4.123 3.944 4.504 3.472 3.081 2.940

**p<.01

표 4.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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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0, 1, 2, 3, 4, 5로 고정하였다.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종교 유무간에도 공분산

을 설정하였다. 

3. 다양한 여가활동의 삶의질 관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앞선 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모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변수들을 투

입한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

합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이 χ²=900.438, df=97, TLI 
=.964, CFI=.975, RMSEA=.031로 모형이 적합

함을 알 수 있다.

χ²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900.438 97 .964 .975
.031

(.029-.033)

표 6. 연구 모형 적합도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7>에 제

시되어 있다.
첫째, 다양한 여가활동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이 여가활동 초기치(β=-.177, 
p<.001), 여가활동 변화율(β=-.028,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초기시점에 여성이 남성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

인이 남성 노인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여가활동 초기치

(β=.148, p<.001), 여가활동 변화율(β=.022,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측

정 초기시점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

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초기치(β=.193, 
p<.001)와 변화율(β=.02,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

이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여가활

동 초기치(β=.112, p<.001)와 변화율(β
=-.033,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β B S.E t

성별 →
여가활동

초기치
-0.177 -0.173 0.015 -12.006***

성별 →
여가활동

변화율
-0.028 -0.124 0.005 -5.968***

혼인상태 →
여가활동

초기치
0.148 0.122 0.017 8.673***

혼인상태 →
여가활동

변화율
0.022 0.085 0.005 4.215***

학력 →
여가활동

초기치
0.193 0.403 0.007 28.523***

학력 →
여가활동

변화율
0.02 0.196 0.002 9.636***

종교 →
여가활동

초기치
0.112 0.11 0.014 8.227***

종교 →
여가활동

변화율
-0.033 -0.147 0.004 -7.656***

성별 →
삶의질

초기치
1.062 0.038 0.391 2.718**

성별 →
삶의질

변화율
-0.124 -0.026 0.109 -1.129

혼인상태 →
삶의질

초기치
5.301 0.159 0.445 11.922***

혼인상태 →
삶의질

변화율
-0.146 -0.026 0.124 -1.18

학력 →
삶의질

초기치
1.225 0.093 0.199 6.147***

학력 →
삶의질

변화율
-0.054 -0.025 0.056 -0.964

종교 →
삶의질

초기치
0.108 0.039 0.505 2.193*

종교
삶의질

변화율
-0.164 -0.049 0.141 -1.158

여가활동

초기치
→

삶의질

초기치
13.263 0.482 0.505 26.265***

여가활동

초기치
→

삶의질

변화율
-0.635 -0.139 0.135 -4.712***

여가활동

변화율
→

삶의질

변화율
5.081 0.242 0.571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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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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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을수록 다양

한 여가활동을 하며, 변화율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감소가 아닌 

증가세를 둔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의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이 삶의 질 초기치(β=1.062, 
p<.001), 삶의 질 변화율(β=-.124,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초기시점에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

이 높았으며, 삶의 질 변화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삶

의 질 초기치(β=5.301, p<.001)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

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측정 초기시점에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초기치(β=1.225,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삶의 질 초기치(β
=.108, p<.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을수록 삶의 질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양한 여가활동 초기치는 삶의 질 초

기치(β=13.263, p<.0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초기

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삶의 질 초

기값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여가활

동 초기치가 삶의 질 변화율(β= -0.635,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초기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의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변화율이 

삶의 질 변화율에(β=5.081, p<.001)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할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KLoSA) 데이터

를 활용하여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2차(2008년)부터 7차(2018년)까지 10년

간의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인의 사

회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심리적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영균, 최승인, 2016; Havighurst, 1961). 따라

서 노년기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인들

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초

기값이 삶의 질 초기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결과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삶

의 질이 높다는 연구(이형룡, 이혜영, 이금룡, 
2008; 최명옥, 조순점, 2013; 한상미, 2011)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잠재
성장모형에서 중요한 결과인 다양한 여가활동

의 변화율이 삶의 질 변화율에도 정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

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삶의 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환경적응이나 역할을 익숙한 형태로 유지하려

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Hooyman & Kiyak, 
2011)를 지지하게 된다. 즉 노인들은 성인기를 

통하여 형성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려 하며,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비슷한 활동

을 얼마나 유지하는가에 따라 얻어진다

(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8)는 연

속이론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

기 이전의 중장년기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시작

하여 여가활동의 초기값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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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에서 여성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

인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인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이 남성 노인보다 높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김미령, 2008; 김진원, 이금룡, 2020; 전
영갑, 이재근, 2006). 배우자가 있을수록 여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김미혜, 남순

현, 2014)는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가활동에 및 사회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가 중요한데 유

배우자 노인의 85.0%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

원을 받고 86.2%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것

으로 나타나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정경희, 2018).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김춘옥, 2015; 신동관, 한영호, 
2011; 배종욱, 2010)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관한 통제변수의 영향은 성별, 배

우자 유무, 종교 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삶의 질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이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노

인이 남성 노인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와(박기남, 2004; 허준수, 2004; Atchley, 
1975)는 다른 결과를 보인 반면에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고보선, 
유용식, 2002; 김진원, 2020; Atchley, 1975)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삶의 질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김미혜, 
2005; 임광빈, 2018; 주경희, 2011)를 뒷받침하

는 결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이 

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김자영, 2019; 
주경희, 2011; 허준수, 2004; Havinghurst, 
1963)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종교에 대하여 노

인들은 종교가 있는 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김미숙, 박민정, 2000; 한내창, 
2002; 임광빈, 2018)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에 및 사회활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가 중요한

데 유배우자 노인의 85.0%는 배우자에게 정서

적 지원을 받고 86.2%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

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정경희, 2018).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를 한다(김춘옥, 2015; 신동관, 한영호, 2011; 
배종욱, 2010)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

과 삶의 질이 횡단연구로 분석이 되어왔으며,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소수의 종단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 건강상태, 우울, 치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인

과관계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종단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연구(Atchley, 1988; Havinghurst, 1961)에 따

르면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연속이론

(continuity theory)이 노화로 인한 사회적 분리

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접근하기 보다 여가활동

을 통해 노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정책적, 실천적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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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통제 변인으로 사용된 

교육수준은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변인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

면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이상의 비율이 41.7%로 2008년 35.9%보다 점

점 높아지고 있으며, 무학 및 글자를 모르는 

노인은 2017년 6.6%로 2008년 23.6%보다 점

점 낮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따라서 

미래 예비노인들의 교육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을 위한 여가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단연구의 장점

으로 다음 세대를 예측하거나 이전 세대에 개

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중장년 시기

인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며, 그들의 여가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김진원, 이
금룡, 2020). 노년기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노년기 이전에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함으

로써 여가경력(leisure career)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금룡, 2016).
둘째,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

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의 지속성과 다양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는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많은 노인이 여

가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김진원, 2020). 노인들은 여가생활 활성화 방

안에 대하여 다양한 여가시설 이용이 91.2%,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은 89.7%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에 따라 노인들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

한 지역사회 기반 여가시설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여가비용, 소득수준 등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종단연구의 한계로 시간에 독

립적이지 않은 연령과 여가비용, 소득을 구체

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이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모형 변화에서 2차 함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

며(이하늬, 2017), 2차 함수를 적용한 선행연구

의 경우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영향

을 본 연구들로 어떠한 활동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동태적 결과를 보기에는 한계(김진

원, 이금룡, 2010)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KLoSA)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2차 자료의 특성상 척도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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