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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용자를 위한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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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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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안전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모바일 기기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였고, 상당 수의 재난안전

정보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노화로 인한 재난대응능력 저하로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신속하고 정

확한 재난정보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수집과 활용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특성 및 6개의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노인 맞춤형 콘텐츠, 도움 요청 기능,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개발

등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Key Words : Senior,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pplication, Use Characteristics, Case Study

ABSTRACT

An application based on a mobile device has appeared as a means for communication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nd a great deal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is provided through the application. Although the

rapid and accurate disaster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for the senior due to the decrease in disaster

response evacuation ability,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senior through the application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pplicatio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ior and the six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pplications. Customized content for the senior, help request function, and easy-to-use interface

development were improvements. I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ior ar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pplication, it will be a means of delivering disaster safety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Ⅰ. 서 론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발생 시 외국인이 어플리케

이션(Pocket First-aid)을이용해스스로 응급조치하여

구조된 사례 이후로[1],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는시민들이사회관계망어플리케이션(트위터, 페이스

북등)을통해재난안전정보를공유하게되면서재난

안전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주목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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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률[10]

Fig. 1. Smartphone internet usage by age[10]

었다[2]. 무선통신이 발달하면서 기존 재난안전 정보

전달수단인라디오, TV 등의매체외에스마트폰, 태

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가 정보 전달 수단으로 대두

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은 상

황별·실시간 대응 및 양방향 의사소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어플리

케이션은건강정보, 인지능력데이터에기반한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개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지

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3].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언택트(Untact)

시대가도래하였음에도불구하고, 노인은지역사회내

감염 현황과 행동수칙 등 재난안전 정보 접근에 어려

움을경험하고 있다[4]. 노인은재난및 위급한 상황에

서 재난대응 능력의 저하로 일반인에 비해 빠른 의사

결정이필요하지만, 재난인지및정보파악에한계를

보인다. 재난안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수집은

신속·정확하며,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은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

션에대한접근성이낮고, 신체적·인지적능력저하로

인하여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노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활용도가 낮아

질수밖에없다. 따라서노인이용자의특성에기반하

여국내재난안전정보어플리케이션을사례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

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노인과 재난안전 정보

2.1 노인과 재난안전
ICT 발달과고령화는현대사회의주요한흐름이다.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의 개념이 노년학에서

대두되었으며, 고령화로인한사회문제를디지털기술

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5]. 특히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습득이 일상화된 시대

에서재난상황알림및행동요령안내등의재난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은재난발생시일반계층과달리재

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신체적, 인지적 한

계로 자력 대피가 어려우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안전정보제공은중요하다. 안전취약계층과재난안전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자(30-90세)

의 경우 고연령에서 재난정보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6], 재난 발생전 준비사항과 재난 발

생시대처요령에대한정보를선호하였다[7]. 특히노

인의 사회적 고립, 낮은 소득 등은 온라인을 통해 제

공되는재난정보를습득하는것을어렵게만들며, 정

보부족에따라재난대응행동의저하를유발한다. 즉

노인의 재난정보 취약성은 노인이 재난 상황에서 스

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노인 재난 피해자는 재난안전 정보

및지식이부족한상태에서재난에노출되었을때, 스

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2.2 노인의 정보격차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고령사회(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 14% 이상)로노인인구비율은 15.5%

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9]. 한편, 2019년 인터넷실태조사의 연령별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60대(60-69세)

는 87.8%, 70세이상은 35.2%로매년증가하고있다.

미래 노인 세대가 될 50대(50-59세)의 스마트폰 인터

넷 이용률이 98.7%로 스마트폰 활용이 매우 높은 상

태로,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제공이 미래의 노년층에

게 중요해질 것이다[10]. 그림 1은 2019년 인터넷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

스마트폰의이용률이높음에도불구하고정보를이

해하기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예: 노인, 장애인 등)이

발생하고있다. 2019년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정

보격차 지수는 접근지수(Access index,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역량지수(Usage index, 기기

및 인터넷 기본 이용 능력), 활용지수(Utilization

index, 기기 인터넷 양적·질적 활용 정도)으로구성되

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을 종합지수(Average)라고 한

다. 종합지수를 살펴보면, 노인(The senior)은 64.3%

로 저소득층(Low income population) 87.8%, 장애인

(The disabled) 75.2%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접근지수은 90.6%로기기보유및인터

넷사용능력에있어다른취약집단과유사한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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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의 정보격차[11]

Fig. 2. Digital divide by low income population, the
disabled, the senior[11]

Type Aging

Application

environment

(Solutions)

Vision

∙Impaired vision

∙Limiting the

focus of an

object

∙Restrictions on

the distinction

between purple,

navy and blue

∙Miniaturized

mobile device

- Various font sizes

Hearing

∙Hearing loss

∙Difficulty in

hearing (Hard to

hear low notes

and small

sounds)

-

Sense

of

touch

∙Sensory

degradation

∙Sensitivity

reduction

∙Difficulty using

interfaces such as

touch, push, pull,

etc.

- Large icons

Percep

-tion

∙Reduced attention

and memory

∙Requires a lot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learning volume

- Customized

information

- Visual·Hearing·

Audiovisual

information

- Information

sharing function

∙Various shapes and

design interfaces

- Simple icons

표 1. 노화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환경과 해결방안
Table 1. Application environment and solution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ing

나타났으나, 기본이용능력과활용정도를측정하는역

량지수 및 활용지수에서 노인은 51.6%, 63.9%로 평

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11].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

사회에서노인의정보격차가존재함을보여주며,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격차로 이어져 정보 불평등이 나타

나게된다[12]. 그림 2는 2019년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

사의 결과를 보여준다.

2.3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어려움
노화의 과정에서 노인은 신체·인지 변화를 경험한

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노화와관련된요소는시각, 청

각, 감각(촉각), 인식등이있다. 노인은시력저하, 원

시안, 황반화 현상 등 시각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함과

동시에 청각적으로도 청력 감퇴와 난청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많이 활용되는 촉각과 인지

적 측면에서도 감각 및 감지 능력이 낮아지며,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인모바일기기의소형화, 세심한조작법(터치, 밀

기, 당기기 등), 많은 정보량, 다양한 모양 및 디자인

등은 노인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

소 중 하나이다[13].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 안전교육 어플리케이션

검증과정에서 노인 관련 전문가 3명, 65세 이상 노인

8명은 저시력자를 위한 글씨 조정, 간단한 사용절차,

인지수준별개인맞춤형프로그램, 시청각자료활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14]. 이와 같은 환경으

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의 어려움은 글자 크기 다양화,

큰아이콘, 맞춤형정보, 시·청각형태의정보, 타인과

정보 공유, 간단한 아이콘의 기능을 제공함으로 해결

할수있다. 표 1은노화와관련된어플리케이션의환

경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Ⅲ.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사례

3.1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연구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개발한 어플리케

이션으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로제한하였다. 이에따라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서울특별시의 ‘서울안전’, 경기도의 ‘경기 안전대동여

지도’, 충청남도의 ‘안전충남지킴이’, ’경기 광주시의

‘스마트안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심제주’ 총 6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맞춤형 정보, 시·청각 형태의 정보, 타인과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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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딤돌 서울안전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안전충남지킴이

스마트 안전센터 안심 제주

그림 3.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사례
Fig. 3. Case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pplication

기능은 콘텐츠적 요소로, 글자 크기 다양화, 큰 아이

콘, 간단한 아이콘은 인터페이스적 요소로 으로 구분

하였다. 그림 3은본연구에서분석하는 6개의재난안

전 정보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화면

이다.

3.2 어플리케이션 사례분석

3.2.1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은재난및일상생활에서필요한재난안

전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긴급재

난문자, 재난뉴스전달및재난신고, 시설물위치등

다양한 정보를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특

징을 가진다.

노인과관련된기능을살펴보면, 글씨크기를세단

계(보통-크게-아주 크게)로 설정이 가능하여 정보를

확대하여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재난 유형을 설정할

수있으나, 노인을위한맞춤형정보를제공하지않고

있다. 대피소 위치 정보는 길찾기 서비스로 연동되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2.2 서울안전(서울특별시)

서울안전은 실시간 재난·사고 속보, 상황별 행동요

령, 시설물정보등재난안전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을 함께 제공함

으로써 긴급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을대상으로하

는 행동요령을 소개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낙상,

등산, 교통안전분야의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웃 설정을 통하여 재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공유하

는기능을포함하여재난상황시도움을요청하는것

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대피소, 의료기관 등 시설물

정보는 지도 기반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3.2.3 경기 안전대동여지도(경기도)

경기 안전대동여지도는 사용자 위치 정보 기반 실

시간 재난·사고 알림, 미아 찾기(어린이, 치매 노인

등), 생활 불편 위치 안내, 긴급전화 연결(119, 112

등), 구급차 출동 차량 위치 및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알림 받을재난안전 유형및관심지역 설정이가

능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

된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가 지도에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위치기반 정보 서비스라는 특징

을지닌다. 노인만을대상으로하는콘텐츠및기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2.4 안전 충남지킴이(충청남도)

안전 충남지킴이는 재난정보 및 대피소 정보 제공,

재난및사고속보, 준비점검사항, 행동요령등의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정보 설정(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을 통하

여맞춤형동영상교육(지진, 태풍, 폭염시노인의행

동요령)을제공한다. 이웃설정기능을통하여재난정

보공유가가능하고, 등록된이웃에게나의안전메시

지를 발송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또한, 대피소, 약국, 병원 등 시설물 정보를 경로

안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3.2.5 스마트 안전센터(경기 광주시)

스마트 안전센터는 재난안전 정보 실시간 알림, 행

동요령, 재난 시 대피장소, 임시주거시설, 병원 등 정

보 안내, 주간안전사고 예보, 교통정보, 날씨 현황 등

을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콘텐츠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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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evelo-

per)

Main service Feature

Safety

didimdo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isaster safety

information

∙Disaster report

∙Actions to take

during a disaster

∙Disaster safety

facility information

∙Content

- Customized

disaster safety

information

- Facility

information based

map (including

directions)

∙Interface

- Three font sizes

Seoul

Safety

(Seoul

Metropolita

n Govern

-ment)

∙News of

disaster/accident

∙Actions to take

during a disaster

∙Actions to take

during an accident

∙Content

- Customized

disaster safety

information

- Actions to take

during a disaster

for elderly

(falling, climbing,

traffic safety)

- Facility

information based

map

- Sharing disaster

information with

neighbors

Gyeonggi

Safety

Daedongyeo

∙News of disaster

∙Emergency call

∙Information on

dispatched vehicles

such as

ambulances

∙Content

- Customized

disaster safety

and region

information

- Facility

표 2.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주요 서비스 및 특성
Table 2. Main service and feature on th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pplications

Name

(Develo-

per)

Main service Feature

jido

(Gyeong-

gido)

information based

map (including

directions)

- Person search

function(children,

the elderly with

dementia, etc.)

Safety

Chungnam

Protector

(Chungcheo

ng-namdo)

∙Disaster and

shelter information

∙News of disasters

and accidents

∙Preparations and

actions to take

during an accident

∙Content

- Customized

disaster safety

information

- Video about

actions to take

during a disaster

for elderly

- Facility

information based

map (including

directions)

- Sharing disaster

information and

requesting help

Smart

Safety

Center

(Gwangju

City)

∙Disaster safety

information

∙Disaster report

∙Actions to take

during a disaster

∙Interface

- Simple and large

icons

Satety Jeju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Disaster report

∙Route services

shared with carers

∙Safety map

∙Content

- Tracking the path

of a user

- Facility

information based

map

아이콘 위주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관성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3.2.6 안심제주(제주특별자치도)

안심제주는 재난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 제공, 내비

게이션기능을통한대피안내, 이용자와보호자의위

치확인이 가능한 이동 경로 서비스, 112 긴급신고 서

비스, 날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발자취 기능은 치매노인 등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보호자가확인할수있도록하여재난대피시이용자

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관

광객의수가많은제주도특성에따라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 언어가 제공되고 있다. 표 2는 재난안전 정

보 어플리케이션 주요 서비스와 특성을 보여준다.

3.2.7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사례분석 결과

본연구에서는총 6개의재난안전정보어플리케이

션을 콘텐츠, 인터페이스로 구분하여 사례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콘텐츠측면에서맞춤형정보를

텍스트, 그림, 동영상, 지도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

만 콘텐츠 설정에서 관심 재난 유형을 설정하는 기능

은 대부분 제공하였지만, 사용자 설정을 통하여 노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단 2개뿐인

것으로나타났다. 정보공유기능은노인이자력대피가

불가능하거나 도움 요청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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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ame

Factor

Safety

didimdol

Seoul

Safety

Gyeonggi Safety

Daedongyeo-jido

Safety

Chungnam

Protector

Smart

Safety

Center

Satety

Jeju

Content

Customized

information
O O O O X X

Visual·Hearing·

Audiovisual

information

O O O O X O

Information

sharing function
X O O O X O

Interface

Various font

sizes
O X X X X X

Large icons X X X X O X

Simple icons X X X X O X

표 3.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사례분석
Table 3. Case analysis by th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applications

록구성되어있었다. 인터페이스적인측면에서는글씨

크기조정, 직관적인아이콘을사용하는어플리케이션

이 있지만,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별 기

능을 사례분석한 것이다.

3.3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개선방안
노인이용자의관점에서재난안전정보제공어플리

케이션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제시한다. 첫째, 이

용자 정보 설정을 통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이 있다. 어플리케이션 시작단계에 있어 사용자 설정

을 통하여 연령, 지역, 신체적 특성(시·청각의 제한

등)을입력하는항목을배치하여, 노인개별의특성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을 위한 정

보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또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

하도록 해야 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

화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

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정보 및 위치 공유

기능을 추가·보완해야 함을 권장한다. 지진, 태풍과

같은 대규모의 재난 시 구조기관은 신고의 순서에 따

라 출동을 진행함으로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인력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소규모

화재, 의료 응급 상황 등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 외에

대규모 재난 상황이거나 일반적인 대피 상황인 경우

구조를보호자를통한대피, 대응이더효율적일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보호자-이용자 위치 연동 기능과

더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함

을 제안한다.

셋째,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는 아이콘의 크기

및배치, 글씨크기조정등노인의 조작이쉽도록지

원할필요가있다. 아이콘수를줄이고크기를확대하

는 등 어플리케이션의 조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 추가적

으로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

여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노인이용자를위하여어플리케이션사

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은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는 경우 모바일 기기

(어플리케이션)를더많이사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

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

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교육을 일회성 으로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주기적으

로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사용 교육을 제공해

야 함을 제안한다.

Ⅳ. 결 론

본논문에서는재난안전정보어플리케이션사용에

있어 노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노인 이용자의 관점에

서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분석하였다.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에 있어 콘텐츠와 인터페이스적인 측면

에서 노인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

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을통한정보가확산됨에따라상대적

으로 노인은 다른 집단과 달리 정보격차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현상은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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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노인 맞춤형 콘텐츠, 도움 요청 기능,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개발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이해,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정보격차 및 불평등을 줄이

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연구에서도출된개선방안을바탕으로어플리케

이션 개발 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난안전 정

보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재난안전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사례분석한 탐

색적연구라는한계점을가진다. 따라서향후노인이

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

성이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재난안전정보를효율적·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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