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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상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최 연 태

   1)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

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KoreanClick 패널들의 2016년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하여 부처 기능유형별로 세 가지 차원의 연간 이용도를 측정한 횡단면 자료로 변환시킨 뒤 Tobit 분석과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연간 사용시간, 연간 방문일수 그리고 연간 방문여부인 모든 경우에 대하여 부처 기능유

형에 따른 성별 정보분화 현상(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부처 기능유형

에 걸쳐 60대 고령층과 고졸이하 저학력층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

통적 의미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해당하며, 향후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주제어: 정보분화, 정보격차, 모바일 전자정부, 클릭스트림 데이터, 인구통계학적 변인

Ⅰ. 서론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

터넷 이용률은 91.9%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접속 방법은 유선인터넷 69.9%, 무

선인터넷 99.9%로 주로 무선방식을 통해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이처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유선 인터넷 이용을 능가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상의 정보격차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격

차가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이 스마트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격차 이슈의 초점이 기

기나 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격차(access divide)에서 활용격차(literacy divide)나 참여격차

(participation divide)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는 정치･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이원태 외, 2012; 민영, 2011). 특히 전자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 이 연구결과물은 2018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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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들의 공공의사결정과 민주적 참여를 위한 토대로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상의 불평등은 

시민 간 참여의 차이 나아가 영향력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Donohue et al., 1973; 

Gaziano & Gaziano, 1996; Brandtgärde, 1983; 문태준, 2003; 최연태(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필

요성에도 불구하고, 종래 PC 기반 유선 인터넷 이용 상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축

적되었으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상의 정보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상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

상을 규명코자 한다. 즉,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에 있어서도 PC 기반 전자정부 이용 상의 정보격차

와 유사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성, 연령, 교육, 소득, 직업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집단들 간

에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그동안의 설문조사 중심의 연구들, 특히 전자정부 서비스 자체가 아닌 인

터넷 이용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갖는 많은 한계를 뛰어넘고자 네티즌들의 모바일 전자정

부 웹 사이트 이용 정보가 담긴 클릭스트림 데이터(clickstream data)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자기보고방식인 설문조사 자료에 비해 클릭스트림 데이터는 이용자 행태에 관한 보

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연태, 2011).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표본추

출된 KoreanClick 패널들의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원시 데이터

(clickstream raw data)를 이용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상의 정보격차 현상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종래 흔히 고려되어 왔던 성, 연령, 소득, 학력, 지역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이외에도 KoreanClick 패널들이 방문하는 정부부처들의 기능유형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들의 관심, 선호, 필요와 같은 심리적･상황적(trans-situational) 변인들의 

영향을 간접적이나마 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KoreanClick 개인패널들의 월별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방문 내역이 담긴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개인별 1년치 웹사이트 이용 시간 및 방문일수

로 구성된 횡단면 자료로 변환시켰다. 이때 상당수의 개인들이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 연간 이용시간 및 방문일수가 0인 경우가 많아 일종의 절삭 자료(censored data)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0

과 1인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방문여부에 대해서는 Logit 분석을 실시해 개인들의 연간 모바

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방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상의 정보격차 현상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인별로 관심 영역과 선호의 차이 등에 따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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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차이(differentiation)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논의에 대한 실증분석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아직 학자들 간에 통일되지 않은 정보격차

에 대한 기존 개념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분화(digital differentiation)’ 개념

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종래의 PC 기반 인터넷 이용 상의 성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

토하면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정보격차와 정보분화의 개념적･실증적 구분

1)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정보분화(digital differentiation)의 개념적 구분

정보격차 개념은 초기에는 주로 물리적 접근성을 뜻하는 것이었으나(Attewell, 2001), 그 후 컴

퓨터 및 인터넷 사용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용도의 생산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Fairlie, 2005; Mansell, 2002; 김은정(2007)에서 재인용). 정보격차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소유 및 접속여부 자체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 얼마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지식으로 전환하여 사회경제적 상태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보격차를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정보 접근의 격차가 정보 활용의 격차로 이어져 지식경

제사회에의 참여수준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로 연결되는 일련의 순환적 

인과 고리 때문이다(정애리, 2004: 25). 하지만 정보 그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의미정립이 어렵고 또 

누가 정보를 더 잘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다. 즉, 가

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격차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연구자들의 통일된 합의가 없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잣대로 정보격차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일관된 이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Bucy & Newhagen, 2004; 김은정(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보격차를 질적 측면에서 접

근하지 않고 접근기회 및 사용의 측면으로 그 영역을 국한시킨 연구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김미

영, 2007). 한편, 인터넷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그것을 이용하는 동기가 중요한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미디어 내용에 대해 가지게 되는 선택권이 상당한 크기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Zillmann & Bryant, 1985; 문태준(2003)에서 재인용). 또한 TV나 라디오처럼 시간 단위로 묶여서 

똑같이 전송되는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은 웹 페이지라는 콘텐츠 단위의 매체이며 동시에 하이퍼

텍스트 링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동안 그것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수용자에 따라 접

하게 되는 정보의 양이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활용능력 등이 훨씬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Bonfadelli, 2002; Jung et al., 2001; Moy, 

Scheufele & Holbert, 1999; Norris, 1996; 문태준(2003)에서 재인용). 하지만 종래의 논의들은 정보

화를 컴퓨터 보유나 인터넷 접속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 차원이나 이들의 단순 사용량과 같은 양적 

차원에서만 바라봄으로써 정보격차의 일방향적인 축소나 확대를 주장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

다.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 목적 및 활용능력이 중시되는 정보화의 질적 측면을 소홀히 함으로써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가 갖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측면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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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단순한 접속여부나 이용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과 

선호에 따른 이용패턴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격차를 분석함에 있

어서 개개인의 동기나 관심, 인식 등이 매우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격차 문제를 고찰한 새로운 관점

이 바로 ‘정보분화 대두론’이다.

이 견해는 유비쿼터스 인터넷 시대의 정보격차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van Dijk & 

Hacker(2003)와 이에 기초한 Peter & Valkenburg(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종래의 정보격차 개념을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의 부유층(haves)과 빈곤층(have-nots) 간의 차이로 

지칭함으로써 인터넷 이용 측면의 차이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Bucy, 2000; Gunkel, 

2003; Hargittai, 2002; van Dijk, 2002). van Dijk & Hacker(2003)는 한 차원의 정보격차가 소멸하더

라도 다른 차원의 정보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거나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보분화론(digital 

differentiation)이 현재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보격차 현실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Peter & Valkenburg(2006)는 이러한 van Dijk & Hacker(2003)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정보격차 

해소론(disappearing digital divide approach)’과 ‘정보분화 대두론(the emerging digital 

differentiation approach)’ 중 어느 것이 더 실증적 지지를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먼저 개별 

이론으로부터 인터넷 이용 패턴에 대한 예측들을 도출하였는데, ‘정보격차 해소론’1)의 입장에서

는 ‘인터넷 접근 격차가 줄어든다면 사회경제적, 인지적, 문화적 자원에 무관하게 인터넷 이용패

턴(정보탐색용･사교용･오락용)이 동질화될 것임’을 그리고 ‘정보분화 대두론’의 입장에서는 ‘인터

넷 접근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인지적, 문화적 자원에 따라 인터넷 이용패턴

(정보탐색용･사교용･오락용)이 분화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그들은 네덜란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보분화 대두론’이 보다 지지됨을 보여주었다(최연태, 2009). 

‘정보분화 대두론’은 유무선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실 하에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무시한 채 

정보격차의 일방향적인 축소나 확대를 주장하는데 그친 종래의 논의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 현

대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보격차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 볼 수 있다(최연태, 2009).

2) 성별 정보격차와 성별 정보분화의 실증적 구분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논의의 영역을 질적 차원인 활용도(application)

와 기술(skill)을 제외한, 접근(access)과 사용(usage)이라는 양적 차원에 국한시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정보격차’와 ‘정보분화’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격차가설(knowledge 

gap hypothesis)에 입각하여 정보격차를 주로 교육수준이나 소득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인한 

구조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보분화에 대해서는 관심･선호･동기와 같은 개인적, 심리적, 상

황적(situation-specific)인 변인들에 기인한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최연태, 2009).

1) 인터넷 접근 격차가 해소되면 인터넷 이용패턴이 동질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Negroponte(1995)와 Compaine 

(2001)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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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문 부처의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 웹사이트 이용 상의 성별 차이의 크기와 부

호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방문 부처의 유형은 남녀의 관심이나 선호 차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종속변수는 ‘42개 중앙정부 부처 전체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 및 부처 기능에 따

라 분류된 ‘분야별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상황적, 심리적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상황적, 심

리적 변수들에는 관심, 선호, 필요 등이 있는바 이들은 개인이 주로 방문하는 정부부처 분야를 결

정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부처 기능유형별로 측정된 웹사이트 이용도를 종속변수로 삼음으로써 

이들 상황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능유형별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성별 요인의 영향에 따

라 성별 정보격차와 성별 정보분화를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 부처 하위 기능유형 모두에

서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상의 남성 우위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면 이를 ‘성별 정보격차(digital 

gender divide)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만약 모든 하위 기능유형별 모바일 웹사이

트 이용에 있어 성별 요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성별 정보격차(digital 

gender divide)가 해소된 상태’로 판단할 것이다. 끝으로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에 있어 성별 요

인의 효과가 기능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이를 ‘성별 정보분화(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가 발생한 상태’라 규정한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관심과 선호에 따라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분야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연태, 2009).

2. 인터넷 이용 상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에 관한 선행연구

Goldfarb & Prince(2008)는 정보격차 양태가 인터넷 접속 차원과 인터넷 이용 차원에서 각각 서

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됨을 발견하였다. 성별 요인과 관련해서는 가구차원의 인터넷 채택에 있어서

는 성별 요인이 유의하지 않지만, 개인 차원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전자정부나 뉴스,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는 이

용 확률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건강 정보와 관련해서 남성보다 이용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최연태(2009)에서 재인용).

Cleary et al.(2006)는 미국 학령아동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아동

의 성별과 가장의 성별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의 인터넷 이용확률이 남학

생보다 더 높은 반면 남성 가장은 여성 가장보다 인터넷 이용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성･유지연(2007)은 2002년과 2005년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여성 및 10･20대의 저연령층이 

국내 인터넷 시장 확산을 주도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터넷이 여성들의 인간관계 유지 수단

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인터넷 이용 증가율이 남성보다 대체로 높지만 유독 인터

넷 게임에서는 남성들의 증가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최연태(2009)에서 재인용).

Bimber(2000)와 Ono & Zavodny(2003)의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접속 차원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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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용 차원에서는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Kennedy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접속 차원의 성별 격차는 없지만 이용 상의 성별 차이는 

존재하는바 여성들은 인터넷을 주로 사교적 용도로 이용하는 반면, 남성들은 도구적(instrumental) 

용도나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 내 육아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터넷 

이용을 격감시킴을 확인하였다(최연태(2009)에서 재인용).

Jackson et al.(2001)은 남녀가 인터넷을 동등하지만 서로 다르게(equally but differently) 사용한

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은 대인간 의사소통 목적의 이메일 이용에서, 그리고 남성은 정보획득 목적

의 웹 사용에서는 각각 우위에 있음을 제시하였다(최연태(2009)에서 재인용).

Choi & Park(2013)은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PC기반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성별 정보격차 해소 단계를 넘어 성별 정보분화(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PC기반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도 분석에 기초한 Choi & Park(2013)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모바일 기반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상의 성별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모

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PC기반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시와 동일한 성별 정보분

화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 역시 PC 기반일때와 모바일 기반

일 때가 서로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Ⅲ. 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1. 연구문제 및 분석틀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에 있어 부처들의 기능 유형에 따른 성별 정보분화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능 유형별 모바일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도’이며, 성별 요인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별 더미의 회

귀계수는 주어진 부처 기능유형 하에서의 성별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도 차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성별 정보분화의 존재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 기능유형별 모바일 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

에 미치는 성별 요인의 효과 즉, 성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위 기능유형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성별 더미의 회귀계수가 서로 다른 부

호로 유의하게 존재할 때 비로소 성별 정보분화가 대두되었다고 판정하게 된다.

● 연구문제: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부처 기능유형에 따른 성별 정보분화(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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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42개 중앙정부 부처 전체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와 부처 기능에 따라 

분류된 ‘기능유형별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로 측정되어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

이트 이용에 대한 상황적, 심리적 변인들 즉, 관심, 선호, 필요 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적, 심리적 변인들의 영향은 각 부처들의 기능유형에 반영되게 된다. 한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초상황적 변인들로는 성, 연령, 학력, 직업, 지역,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있다. 각 변수들 간의 개념적 관계를 반영한 분석틀은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그림 1> 개념적 분석틀

2. 자료

본 연구는 KoreanClick 개인 패널들의 클릭스트림 원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앙정부부

처 웹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

고자 한다. KoreanClick의 개인 패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12월에 걸쳐 월별 패널 

프로필(profile)에 연속적으로 포함된 9,012명의 네티즌들이다. 이처럼 12개월 연속으로 월별 프로

필 파일에 포함된 개인들을 추출한 이유는 사용기간이 개인들의 연간 정부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 개인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KoreanClick의 개인별 

데이터를 2016년 1월부터 12월 사이로 국한한 것은 클릭스트림 데이터가 개인들의 인터넷 이용현

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자료라 데이터 용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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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 사이클이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최소한 1년치 자료는 있어야 업무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용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최연태, 2011).

본 연구는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들에 대한 성별 이용 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 그리고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성별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별 정

보분화(digital differentiation)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변인

1)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

남성과 여성은 정부부처의 기능유형에 따라 해당 부처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 상이한 관심과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육아에 관심이 있는 주부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같은 

사회문화 분야의 부처를 자주 방문할 것이다. 남녀의 서로 다른 관심과 욕구는 서로 다른 기능유형

을 가진 부처의 웹사이트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부처별 기능 유형을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의 기능유형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기능유형별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부처 모바일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성별 요인의 영향이 부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를 분석코자 하는데, 정부부처 기능별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한국행정연구원(200

5)2)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상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3)를 응용하였다. 즉, 부처의 기능유

형에 따라 남녀의 관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부처의 기능유형을 사전적으로 산업경

제, 국가관리, 사회문화 분야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박치성 외, 2011). 이러한 기능유형 분류를 위

해 각 기관의 목표와 기능, 부처 간 업무 분담 체계 그리고 주요 고객 집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다. 세 가지 기능유형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이 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2) 한국행정연구원은 ‘2005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분석’에서 24개 중앙행정기관을 정

책유형별로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가관리 분야로 분류하였다.

3) 정부기능분류체계(BRM)중 17개 정책분야 분류에 따른 기능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관리 사회문화 산업경제

정책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국방/
일반공공행정/통일･외교

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
사회복지, 노동/환경

과학기술/교통 및 물류/농림/산업･통상･중소기업/
재정･세제･금융/지역개발/통신/해양수산

    자료: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상의 2019년 정부기능분류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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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6년 기준 42개 중앙행정기관 유형분류표

기능유형

산업경제 분야(19개) 사회문화 분야(8개) 국가관리 분야(15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통일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대검찰청, 병무청,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연간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 분석은 총 42개 중앙정부 부처들에 대한 2016년도 

1년치 이용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부처 유형별 정부부처 모바일 웹사이

트 이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42개 중앙부처를 부처 기능유형별로 산업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 그리고 국가관리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분야별로 9,012 명의 KoreanClick 패

널들이 정부부처 모바일 웹사이트를 연간 사용한 시간과 방문한 일수 그리고 연간 방문여부가 종

속변수인 ‘정부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를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의 선정 및 측정

정보격차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이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인

구사회학적 요인은 물론 심리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들이 정보격차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이

홍재･박미경,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 중 성, 연령, 학력, 지역, 소득, 직업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Bimber, 2000; Büchi et al., 2016; Hargittai, 2002; van Deursen & van Dijk, 

2014; 박해광, 2003; 민영, 2011; 성욱준, 2014; 이홍재 외, 2019; 임광현, 2013: 황현정･황용석, 

2017)과 이용자의 태도나 흥미, 동기와 같은 심리적･상황적 요인(Friemel, 2016; Reisdorf & 

Groselj, 2017; van Deursen & van Dijk, 2014; 이홍재 외, 2019)에 초점을 맞추어 모바일 전자정부

상의 정보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이홍재･박미경(2020)에서 재인용). 심리적 상황적 요인은 이들

이 주로 방문하는 부처들의 기능유형에 반영된다고 보아 부처 기능유형별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

도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설명변수들은 성별요인 2개, 연령 6개, 직업 6개, 학력 2개, 소득 4개, 지역 4개로 

범주화4)되어 있으며, 각 변수별 세부적인 측정지표는 아래 <표 2>와 같다.

4) 이는 KoreanCklick의 패널정보 자체가 범주형으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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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측정지표

변수명 범주수 세부 범주 내용

성별 2 여자/남자

연령 6 13~18세/19~29세/30대/40대/50대/60대

직업 6 무직･기타/전업주부/학생/블루칼라/화이트칼라/자영업

학력 2 고졸이하(초･중･고교생, 고졸)/대재이상(대졸, 대학및대학원생)

소득 4 100만원미만/100-300만원/300-500만원/500만원이상

지역 4
수도권(서울,인천,경기)/영남(부산,대구,울산,경남북)/
충청-강원(대전,충남･북,강원)/호남-제주(광주/전남북/제주)

4. 분석모형

KoreanClick 패널들의 2016년 한 해 동안의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하여 

개인별 연간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 시간과 방문일수를 도출하였다. 이때 다수의 개인들이 중앙정

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 연간 사용시간 및 방문일수가 0인 경우가 많아 일

종의 절삭 자료(censored data)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토빗(Tobit)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0과 1로 표시되는 웹사이트 방문여부에 대해서는 로짓

(Logit) 분석을 실시해 개인들의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연간 방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본격적인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범주형 설명변수

별로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각종 기술통계량과 종속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보다 적합한 다중회귀모형을 검토한 뒤 토빗분석과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량 분석

중앙정부 부처 전체 모바일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도 관련 각종 기술통계량을 주요 범

주형 설명변수별로 구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방문자수는 1년 동안 1회 이상 중앙 정부부처 모바일 웹사이트를 방문한 패널들의 수로 중복이 

제거된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를 의미한다. 이용비율은 방문자수를 해당 범주별 KoreanClick 

패널들의 수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방문비율 41.57%, 연평균사용시간 424초, 연평균방문일수 2.49일로 방문비율 

37.48%, 연평균사용시간 269초, 연평균방문일수 1.69일인 여성보다 이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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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령층의 경우 방문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으나, 연평균 이용시간 및 방문일수에서는 50대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서 연간 방문비율과 연평균방문일수에서는 화이트칼라가 가장 앞서나 연평균사용시

간에서는 블루칼라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군별 시간의 기회비용과 디지털 리터

러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대재이상(대졸, 대학및대학원생)이 연간 방문비율과 연평균방문일수 그리

고 연평균사용시간 모두에서 고졸이하(초･중･고교생, 고졸)를 능가함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과 관련해서는 연간 방문비율의 경우 ‘500만원이상’의 최고소득층이 가장 높지만 연평

균 이용시간 및 방문일수는 ‘100만원미만’의 최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연간 방문비율과 연평균방문일수에서는 충청-강원이 가장 앞서나 연평균사

용시간에 있어서는 호남/제주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처 전체 대상 연간 이용도 관련 기술통계량

범주 세부 범주 패널총수 방문자수
방문비율

(%)

연간 사용시간 연간 방문일수
평균
(초)

표준편차
(초)

평균
(일)

표준편차
(일)

성

여 4410 1658 37.48 269.27 1597.49 1.69 5.12
남 4602 1913 41.57 424.37 5671.56 2.49 10.92

13~18세 940 243 25.85 189.67 1295.08 1.19 6.45
19~29세 1144 542 47.38 300.68 952.69 2.21 5.47

연령

30대 2231 963 43.16 321.11 1284.23 2.42 5.96
40대 2540 1097 43.19 311.64 1966.85 2.06 7.27
50대 1414 537 37.98 701.86 10005.2 2.91 16.17
60대 743 184 24.76 158.55 1426.68 0.69 2.75

직업

무직/기타 709 289 40.76 321.25 1047.68 2.34 5.87
전업주부 1356 481 35.47 313.78 2485.57 1.61 6.02

학생 1639 554 33.8 221.72 1113.24 1.46 5.64
블루칼라 995 383 38.49 549.74 9011.26 2.21 10.26

교육수준

화이트칼라 3620 1615 44.61 376.76 4220.9 2.44 9.22
자영업 693 244 35.21 307.27 2033.48 2.37 13.47

고졸이하 2854 900 31.53 259.7 1952.9 1.48 6.34
대재이상 6158 2666 43.29 389.62 4909.29 2.38 9.44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257 101 39.3 387.56 1373.93 2.43 7.52
100~300만원 1915 751 39.22 286.05 1395.57 1.96 6.27
300~500만원 3815 1491 39.08 365.79 4899.04 2.06 8.48
500만원이상 3025 1223 40.43 362.84 4584.07 2.21 9.98

지역

호남/제주 4321 1727 39.97 406.78 5881.39 2.16 9.89
충청/강원 2379 983 41.32 325.84 1660.57 2.32 8.58

영남 1214 451 37.15 275.86 1333.6 1.79 5.23
수도권 1098 405 36.89 248.34 1012.32 1.69 5.54

중앙정부부처들을 기능유형별로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가관리 분야로 나눌 수 있음은 이미 살

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분야별로 연간 모바일 웹사이트 연간 방문일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144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1호

중앙정부부처 유형별로 1년 동안 해당 모바일 웹사이트를 하루도 방문하지 않은 패널들의 도수

(frequency)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에서 방문일수가 0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부처유형별 연간 웹사이트 사용시간이나 방문일수로 할 경우 0인 관측치가 많아 일종의 절삭자료

(censored data)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태의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부처 기능유형별 연간 방문일수 히스토그램

<부처 전체> <산업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 <국가관리 분야>

2.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간 이용시간과 연간 방문일수가 종속변수일 때는 Tobit 분석을 그리고 연간 방문여부를 종속

변수로 할 때에는 Logit 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요약 내용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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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간 이용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5)

　 연간 방문여부 연간 방문일수 연간 이용시간

설명변수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가관리

여
(기준: 남)

(-)*** (+)*** (-)*** (-)*** (+)*** (-)*** (-)*** (+)*** (-)***

13~18세
(기준 60대)

(+) (+)*** (+) (+)* (+)*** (+) (+)* (+)*** (-)

19~29세 (+)*** (+)*** (+)*** (+)*** (+)*** (+)*** (+)*** (+)*** (+)***

30대 (+)*** (+)*** (+)*** (+)*** (+)*** (+)*** (+)*** (+)*** (+)***

40대 (+)*** (+)*** (+)*** (+)*** (+)*** (+)*** (+)*** (+)*** (+)***

50대 (+)*** (+)*** (+)*** (+)*** (+)*** (+)*** (+)*** (+)*** (+)***

무직/기타
(기준: 자영업)

(+) (+) (+)† (+) (+) (+)† (+) (+) (+)*

전업주부 (+) (+) (+) (+) (+) (+) (+) (+) (+)

학생 (-)* (-) (+) (-)** (-) (-) (-)* (-) (+)

블루칼라 (+) (+) (+) (-) (+) (+) (-) (+) (+)

화이트칼라 (+) (+) (+) (+) (+) (+) (+) (+)† (+)

고졸이하
(기준: 대재이상)

(-)** (-)* (-) (-)* (-)** (-) (-) (-)* (-)

100만원미만
(기준: 5백만원이상)

(+) (+) (-) (+) (+) (-) (+) (+) (-)

100~300만원 (+) (+)** (-)† (-) (+)* (-) (+) (+)* (-)

300~500만원 (-) (-) (-)† (-) (+) (-) (-) (+) (-)

서울/경기
(기준: 호남-제주)

(+)** (+)† (+) (+)** (+) (+) (+)** (+)† (+)

영남 (+)*** (+) (+)* (+)*** (+) (+)* (+)*** (+) (+)†

충청/강원 (+)*** (+) (-) (+)** (+) (-) (+)** (+) (-)

*** <0.001, ** <0.01, * <0.05, † <0.1, 설명변수에서 ( )안은 가변수의 기준을 뜻함

먼저 연간 이용시간과 연간 방문일수에 대한 Tobit 분석과 연간 방문여부에 대한 Logit 분석 모

두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여성의 이용도가 남성에 비해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산업경제와 국정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여성의 이용도가 유의수준 

0.1%하에서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종속변수가 부처 유형별 모바

일 웹사이트 연간 사용시간, 연간 방문일수 그리고 연간 방문여부인 모든 경우에 대하여 부처 기

능유형에 따른 성별 정보분화(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즉,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상에서 존재하는 성별 차이는 종래의 ‘성별 정보격차

(digital gender gap)’가 아닌 새로운 ‘성별 정보분화(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PC 인터넷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여성은 사회문화 

분야를 그리고 남성은 국정관리 분야를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는 ‘성별 정보분화’가 발생함을 실

5) 연간 이용시간과 연간 방문일수에 대해 Tobit 분석을 그리고 연간 방문여부에 대해 Log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부록<1>과 부록<2>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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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Choi & Park(2013)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전자정부 이용과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성별 정보분화(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연

구들이 존재한다. Jackson et al.(2001)은 남성과 여성은 각각 정보획득과 의사소통을 주목적으로 

인터넷을 동등하나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최연태, 2011). 아울러 네덜란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을 오락용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며, 비록 유

의미하지는 않지만 정보검색용으로는 남성이 그리고 사교용으로는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Peter & Valkenburg(2006)의 연구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또한 남성은 업무와 인터넷 게임이 기존

관계 유지보다 인터넷 일상화 수준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기존관계 유지가 업무보다 일상화 수

준이 더 높다는 황주성･유지연(2007)의 연구와도 공통점이 있다. 즉, 부처 기능유형은 정부 서비

스와 관련한 ‘남녀 간의 관심과 필요 차이’를 반영하는 변수이므로 Peter & Valkenburg(2006)의 연

구에서의 ‘인터넷 이용 목적’에, 그리고 황주성･유지연(2007)의 연구에 있어 ‘인터넷 활동 영역’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녀 간의 관심과 필요의 차이에 따라 남녀 간 이용도에 있어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연령 변수 역시 아주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이상 성인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60대 이상의 노인층은 전연령층에 비해 연간 방문여부, 연간 방문일수, 연간 이용시간 모두에

서 0.1%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게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문화와 국가관리 분

야의 경우 20대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공무원 시험, 병역 문

제, 취업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와 병무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을 방문할 유인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30대의 이용도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중심세대로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연태, 2011).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보다 낮아 디지털 이용능력이나 활용차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보

여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또한 이것은 PC 인

터넷을 대상으로 한 Choi & Park(2013)의 연구결과보다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훨씬 부각된 것이다. 

<부록 2>에 제시된 연간 방문여부에 대한 Logit 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 가변수들의 표준화회귀계수

가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보격

차 현상을 다룸에 있어 60대 이상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군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은 무직/기타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가 주로 소득 창출 활

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국가관리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정부

부처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시간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time)이 큰 역할을 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특징은 무직/기타 그룹과 화이트칼라 그룹의 공통점과 차이

점이다. 먼저 공통점은 두 그룹 모두 정부부처 전체 유형에 걸쳐 자영업자에 비해 모바일 웹사이

트 이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집단의 기능유형별 상대적 사용도를 보면 무직자의 경우 

국정관리나 사회문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화이트칼라의 경우 산업경

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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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모든 기능유형에 걸쳐 ‘고졸이하’ 저학력자들의 모바일 전자정부 이

용도가 대재이상의 고학력자들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력수준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른 ‘정보격차’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PC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Choi & Park(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지역 변수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호남-제주권이 다른 권역들에 비해 산업경제 분야에

서는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도가 최소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뒤쳐진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으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선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도 지표가 연간 이용시간과 연간 방문일수일 때 Tobit 분석을 실시하고, 

종속변수가 연간 방문여부일 때 Logi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부처 기능유형에 따른 성별 정보분화(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처 기능유형별 성별 차이는 종래의 

‘성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아닌 새로운 ‘성별 정보분화(digital differenti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연간 방문 여부와 연간 이용시간 그리고 

연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남녀 간 관심과 선호의 차이에 기한 부처 기능유형별 이용

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연령 및 학력과 관련해서는 기능유형별 정보분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정보격차 

현상이 발견되었다. 먼저 60대 이상의 노인층은 다른 성인 연령층에 비해 부처 기능유형과 무관하

게 세 가지 이용도 지표 모두에서 이용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노인들의 정보격

차 문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력과 관련해서도 ‘고졸이하’ 저학력자들이 모든 

기능유형에 걸쳐 ‘대재이상’의 고학력자들보다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상의 시민참여와 마찬가지로 시

간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며, 시간의 기회비용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이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성별 정보분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

된 만큼 개별 정부부처별로 단순히 균등한 성별 웹사이트 이용을 정책목표로 삼기보다는 기관이

나 부처별 주요 고객집단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성별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해당될 경우 이것은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정부의 개입을 요할 

가능성이 클 것이나, 성별 정보분화(digital differentiation)에 해당할 경우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

요성이 적을 것이다. 만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하는 성별 정보격차에 해당하더라도 부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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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대응이 용이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

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

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이라는 4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본 연구에서 부처 유형별로 종속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바 유의한 설명변수들

의 조합은 바로 부처 유형별 주요 고객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부처 기능유형별로 성별 정보를 비롯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웹사이트 

상의 콘텐츠와 인터페이스를 주 고객층을 배려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 접근

권(universal access)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처 웹 사이트의 이용도와 효용성을 동시에 제

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최연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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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간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시간 및 방문일수에 대한 Tobit 분석 결과

Tobit 분석　 연간 이용시간(초) 연간 방문일수

설명변수 부처전체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가관리 부처전체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가관리

여
<남>

-690.42***
(204.28)

-697.43***
(98.51)

1300.77***
(342.46)

-253.47***
(53.01)

-2.08***
(0.44)

-4.36***
(0.56)

1.58***
(0.35)

-1.44***
(0.26)

13~18세
<60대>

1087.28†
(654.44)

661.64*
(324.41)

4245.29***
(593.11)

-143.80
(171.13)

4.16**
(1.41)

4.23*
(1.86)

5.04***
(1.18)

0.85
(0.84)

19~29세
2989.91***

(505.53)
1275.07***

(244.48)
5052.58***

(389.75)
851.86***
(132.05)

8.50***
(1.09)

7.38***
(1.40)

5.66***
(0.95)

5.49***
(0.65)

30대
2186.20***

(410.58)
1295.22***

(198.35)
4384.11***

(401.94)
640.00***
(109.60)

6.61***
(0.89)

7.60***
(1.14)

5.06***
(0.80)

4.20***
(0.54)

40대
2190.86***

(396.92)
933.81***
(193.28)

4385.68***
(389.38)

633.07***
(106.22)

6.10***
(0.86)

5.18***
(1.11)

5.05***
(0.78)

3.97***
(0.53)

50대
2379.19***

(416.34)
1054.45***

(201.61)
4296.18***

(440.56)
471.66***
(111.53)

6.57***
(0.90)

6.84***
(1.15)

4.59***
(0.81)

3.15***
(0.55)

무직/기타
<자영업>

514.85
(465.09)

39.69
(215.53)

580.19
(500.92)

243.15*
(119.00)

0.71
(1.00)

-0.38
(1.22)

0.74
(0.83)

1.01†
(0.58)

전업주부
520.87

(430.18)
149.70

(203.74)
261.36

(503.37)
140.82

(112.04)
0.33

(0.92)
-0.08
(1.16)

0.36
(0.75)

0.19
(0.54)

학생
-66.98

(555.84)
-614.81*
(265.25)

-438.64
(434.37)

151.05
(140.59)

-1.68
(1.19)

-4.18**
(1.51)

-0.55
(0.98)

-0.04
(0.68)

블루칼라
611.15

(427.49)
-35.02

(198.05)
344.40

(497.00)
95.12

(110.38)
0.04

(0.92)
-0.74
(1.12)

0.20
(0.77)

0.28
(0.53)

화이트칼라
713.49†
(366.65)

222.08
(168.95)

578.64†
(340.38)

117.19
(94.87)

0.92
(0.79)

0.70
(0.96)

0.62
(0.66)

0.26
(0.46)

고졸이하
<대재이상>

-607.36*
(246.38)

-185.68
(117.59)

-1013.34*
(415.18)

-8.64
(63.14)

-1.54**
(0.53)

-1.71*
(0.67)

-1.14**
(0.43)

-0.22
(0.31)

100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241.17
(555.61)

369.40
(256.96)

120.12
(959.22)

-4.36
(143.47)

0.91
(1.19)

2.04
(1.47)

0.29
(0.99)

-0.32
(0.70)

100~300만원
-34.68

(252.12)
11.25

(119.00)
919.04*
(419.44)

-58.69
(65.11)

-0.09
(0.54)

-0.10
(0.68)

1.11*
(0.43)

-0.38
(0.32)

300~500만원
-37.12

(206.54)
-46.59
(97.62)

28.79
(351.75)

-73.63
(53.35)

-0.23
(0.44)

-0.58
(0.56)

0.16
(0.36)

-0.36
(0.26)

서울/경기
<호남-제주>

451.80
(289.15)

430.83**
(143.46)

826.19†
(485.82)

81.08
(74.97)

1.04†
(0.62)

2.42**
(0.82)

0.61
(0.50)

0.56
(0.36)

영남
610.51*
(309.52)

717.33***
(152.05)

429.97
(523.79)

131.61†
(80.16)

1.91**
(0.67)

3.97***
(0.87)

0.45
(0.54)

0.95*
(0.39)

충청/강원
130.26

(356.13)
515.19**
(172.51)

555.34
(597.35)

-49.79
(93.55)

0.38
(0.77)

3.12**
(0.98)

0.46
(0.62)

-0.44
(0.46)

상수
-6493***
(547.52)

-3834.85**
*

(269.14)

-16046***
(402.36)

-1893.7***
(147.02)

-12.74**
*

(1.18)

-20.71**
*

(1.53)

-16.47**
*

(1.06)

-9.41***
(0.72)

_Sigma
6950.84***

(84.03)
2777.81***

(48.65)
9599.38***

(168.37)
1619.2***

(25.97)
15.18***

(0.19)
15.92***

(0.28)
10.06***

(0.19)
7.93***
(0.13)

*** <0.001, ** <0.01, * <0.05, † <0.1, ( )안은 표준오차, 설명변수에서 < >안은 가변수의 기준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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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간 모바일 웹사이트 방문여부에 대한 Logit 분석 결과

Logit 분석　 연간 방문여부

설명변수

부처전체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가관리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여
<남>

-0.19***
(0.05)

-0.053
-0.46***

(0.06)
-0.1281

0.35***
(0.06)

0.096
-0.34***

(0.06)
-0.093

13~18세
<60대>

0.32*
(0.16)

0.055
0.34

(0.21)
0.0576

0.93***
(0.22)

0.156
0.17

(0.19)
0.029

19~29세
1.05***
(0.13)

0.192
0.84***
(0.16)

0.1536
1.22***
(0.18)

0.225
1.29***
(0.15)

0.237

30대
0.74***
(0.10)

0.176
0.90***
(0.13)

0.2138
1.06***
(0.16)

0.253
1.04***
(0.13)

0.247

40대
0.75***
(0.10)

0.186
0.64***
(0.13)

0.1593
1.06***
(0.15)

0.263
0.94***
(0.12)

0.233

50대
0.58***
(0.10)

0.117
0.64***
(0.13)

0.1290
0.83***
(0.16)

0.166
0.78***
(0.13)

0.156

무직/기타
<자영업>

0.14
(0.11)

0.021
0.06

(0.14)
0.0093

0.10
(0.15)

0.015
0.21†
(0.13)

0.031

전업주부
0.11

(0.11))
0.022

0.03
(0.13)

0.0056
0.03

(0.14)
0.005

0.11
(0.12)

0.021

학생
-0.07
(0.14)

-0.015
-0.35*
(0.17)

-0.0744
-0.14
(0.17)

-0.031
0.07

(0.15)
0.014

블루칼라
0.05

(0.11)
0.009

0.04
(0.13)

0.0073
-0.09
(0.14)

-0.016
0.04

(0.12)
0.007

화이트칼라
0.22*
(0.09)

0.058
0.15

(0.11)
0.0409

0.10
(0.12)

0.026
0.13

(0.10)
0.035

고졸이하
<대재이상>

-0.17**
(0.06)

-0.043
-0.20**
(0.08)

-0.0515
-0.16*
(0.08)

-0.041
-0.06
(0.07)

-0.015

100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0.06
(0.14)

0.005
0.17

(0.17)
0.0156

0.02
(0.18)

0.002
-0.07
(0.16)

-0.006

100~300만원
-0.01
(0.06)

-0.003
0.00

(0.08)
-0.0001

0.22**
(0.08)

0.049
-0.12†
(0.07)

-0.027

300~500만원
-0.03
(0.05)

-0.008
-0.06
(0.06)

-0.0158
-0.01
(0.07)

-0.003
-0.10†
(0.06)

-0.028

서울/경기
<호남-제주>

0.09
(0.07)

0.025
0.29**
(0.09)

0.0792
0.16†
(0.09)

0.043
0.11

(0.08)
0.031

영남
0.20**
(0.08)

0.049
0.46***
(0.10)

0.1122
0.11

(0.10)
0.026

0.21*
(0.09)

0.051

충청/강원
0.03

(0.09)
0.005

0.40***
(0.11)

0.0750
0.14

(0.11)
0.026

-0.15
(0.10)

-0.027

상수
-1.14***

(0.13)
-2.10***

(0.17)
-2.79***

(0.19)
-1.93***

(0.16)

*** <0.001, ** <0.01, * <0.05, † <0.1, ( )안은 표준오차, 설명변수에서 < >안은 가변수의 기준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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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digital divide in Korean m-government

Choi, Yeonta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etizens that 

affects the us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mobile website in 2016. Adapting the digital 

divide and the digital differentiation hypothesis, we analyze m-government users and the 

determinants of their demand for m-government websites. Specifically, after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as demand determinants, we test whether gender inequality in 

m-government access and usage persists across three types of central government units that 

provide differentiated public services. 

Our regression results indicate (i) no persistent gender inequality, supporting the digital 

differentiation hypothesis, and (ii) a persistent inequality in access to and usage of central 

m-government services by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supporting the digital divide 

hypothesis, which deserves more attention and further research.

Key Words: Dgital Differentiation, Digital Divide, Mobile Government, Clickstream Data, 

Socio-demographic Vari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