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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령층의 조력자의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개별 매개효과와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65세 이상 고령자 807명의 자

료는 SPSS 25 프로그램과 Hayes의 Process Macro(Hayes, 2013)가 사용되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족과 같은 내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은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경우에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친구, 지인, 전문인력 등 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은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개별 매

개 및 이중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digital supporters' experiences on elderly life satisfaction and verifies the individual and 

dual mediating effect of digital utilization and social capital. The research involved 807 elderly individuals aged 65 years and 
above, using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s "2021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report, with the Process Macro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findings reveal that digital supporters have no direc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n the 
elderly. In cases of internal digital supporters’ influence, life satisfaction is only mediated through social capital; however, external 
digital supporters impact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individual and dual mediation of digital uses and social capital. Ultimately,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igital tools’ utilization along with social capital in enha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by considering different types and roles of digital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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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디지털 정보격차라는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와 정보 활용 능력 차이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

령층은 4대 정보 취약 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

민) 중에서도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

체 인구의 17.5%로 향후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2], 고령

화와 함께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3].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화 시대에서 고령층은 건강정

보, 재정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 탐색과 사회적 연결뿐 아니

라, 주문을 위해 키오스크 사용, 운전을 위한 내비게이션 활용 

등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4]. 디지털 

활용은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에, 삶의 만족도

에 큰 영향을 미친다[5]-[8].

그러나 고령층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기술 습득에 어려

움이 있으므로 기술적인 지원, 교육 등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

요로 한다. 고령층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원인 디지털 

조력자는 디지털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9]-[11]. 또한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

회적 지지는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을 도와주는 사회적 지

지원인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조력자 경험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디지털 활용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윤희정 외의 연구[13]에 따르면, 중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정순돌과 성민현

의 연구[14]에서도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뢰, 사회

참여, 네트워크의 감소로 인한 소외감, 사회적 상실감으로 인

해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디지

털 사회적 자본 역시,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에 중요 

요인인 디지털 조력자는 디지털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디지털 정보 습득이나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인 경우, 디지털 조력자를 통해 디지

털 활용에 도움을 주고, 디지털 활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

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사회 활동에 참여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

이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이 상호작용하는 이중매개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

며,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 제시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의 경험 

수준이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9],[12], 디지털 

정보 활용과 삶의 만족도[5]-[8],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16]-[18]와 관한 연구들이 존재하나, 이 요인들

을 통합적으로 탐색한 실증 연구나,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디지털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에 있어 매개하는 변수로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심

리적 요인[19],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20], 가구 구성형태 사회적 요인[21]이 존재한다. 즉, 고령

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 수준과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매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활용과 사회

적 자본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중매개효

과를 검증함으로써 디지털 정보의 주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디지털 조력자 

유형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자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고령층의 디지털 지원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고령층 복지 현장

에서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노년층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파

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령층의 (내/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삶

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고령층의 (내/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디

지털 활용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고령층의 (내/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사

회적 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고령층의 (내/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디

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본  론 

2-1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먼저 고령층의 기준을 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

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따르면 노인은 65세 이상이어야 건강진단, 경로우대 등의 복

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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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상으로 포함되는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층으

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사회적 연

결성, 즉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

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2]-[23]. 고령층은 정보 매체나 정보통신기기와 같은 새

로운 장치와 서비스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IT 전문가, 

정보화 교육과정, 안내데스크와 같은 공식적인 조력자와 가

족, 친구, 지인과 같은 비공식적인 조력자와 같이 디지털 조력

자(digital supporter)의 도움이 필요하다[15]. 장은교와 이

진명의 연구[12]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사용에 있어

서 조력자의 도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정현과 박선주[10]는 디지털 

조력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사회적 지지가 정

보이용 동기와 정보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

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가족 조력자들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24]-[27]. 예를 들어 고령자에

게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지원이 주변에 

있을 경우 고령자가 인터넷 사용자가 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

진다[24]. 또한 동거 가족들의 수가 정보 접근과 모바일 활용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25]. 특히 손자, 

손녀와 같은 다세대 간의 관계를 통한 기술적인 도움이 디지

털 기술 채택에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26].

최근에 박선주 외의 연구[28]는 가족 디지털 조력자와 비

가족 디지털 조력자가 제공하는 도구적 및 정서적 사회적 지

지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한편 고정현

[15]은 디지털 조력자를 내부 조력자와 외부 조력자로 구분

하여 고령층의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부 

조력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부 조력자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 사용에 조력자가 중요하며, 이는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서는 고정현의 연구[15]를 참고하여 내부 디지털 조력자를 

가족으로 정의하고, 외부 디지털 조력자를 친구, 지인, 동료 

및 외부 전문가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조

력자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이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디지

털 활용의 매개효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은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29].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활용 수준을 디지털 활용이라

고 정의되며[21], 디지털 활용 능력은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

털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나 정보

를 주고받는 능력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정보 활용 능력의 개

념으로 확장된다[30].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하여 정보 접근성, 소통, 교류, 참여 등을 촉진하고 디지털 활

용은 개인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자원과 기

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디지털 활용은 정보 

검색,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활동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과 유지, 정보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삶

의 만족도 향상과 같은 다양한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33].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고령층이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개발 기회나, 유리한 구

매 기회 그리고, 생활의 편의성 등을 상실하며, 타인과의 교류 

단절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 또한 디지털 정보활용과 디지털 이용태도가 고령층의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 고령층의 

디지털 이용 동기와 활용 역량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개인

적인 성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디지

털 기기의 활용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과 우울증 감소,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관계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20].

한편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는 디지털 조력자의 활용

에 있어서 가족 즉, 내부 디지털 조력자에게만 의존할 경우 

정보의 질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0],[15],[34].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더불어 디지털 조력자의 

경험이 디지털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유형별 경험과 디지털 활

용,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동시에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 디지털 조력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이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3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

적 자본의 매개효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 관계의 가치를 포착

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35], 개념적, 이

론적, 실용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체계화되어 왔

다. Hanifan[36]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집단 내에서 구성

원 간의 호의, 유대감, 상호동조, 사회적 교류로 정의한 반면, 

Bourdieu[37]는 사회적 자본을 체계화된 지속적인 관계 네

트워크에 속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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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정의했다. Coleman[38]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와 강

한 연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개인 간의 특정 행동을 촉진

시키는 실체에 초점을 두었다.  Putnam[39]는 개인적인 신

뢰가 전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개인적 

신뢰가 사회적 신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적 규범과 시민참여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40]. 특히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고, 

결속형 사회자본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며 내부

지향적인 경향을 가지며 정의되는 반면 이러한 결속형 사회

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충성심을 강화하여 특

수한 이익을 얻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43]. Nahapiet와 Ghoshal[41]는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자

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으로 구분했다. 구조적 자본은 

개인 간의 전체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네트워크 구조와 

구성원 수 등을 다루고, 관계적 자본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온 신뢰, 친근감, 책임감, 소속감, 규범 등에 기반한 인간관계

의 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

회적 자본의 개념은 사회적 집단 내의 상호작용, 신뢰, 네트워

크 형성 등을 통해 사회적 자원과 혜택을 형성하고 개인 및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성을 갖

고 있다.

고령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42]. 특히,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의 감소로 

인한 소외감 및 사회적 상실감으로 인해 고령층의 삶의 만족

도가 감소할 수 있다[47]. 그러나 고령층이 컴퓨터 사용, 인

터넷 등을 활용하게 되면 다른 세대나 그룹과의 새로운 대인

관계 형성과 발전이 가능해져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다.  

Blit-Cohen과 Litwin의 연구[43]는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같은 온라인 참여가 고령층의 사회

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전대성

[18]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온라인을 통해 형성한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ICT 활

용이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하

였다. 이현희와 구상회의 연구[44]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기

존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접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경 외의 연구[16]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이 높은 중고령층은 온라인을 통한 사회 참

여를 더 활발히 하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디지털 활용이 가능한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그

렇지 못한 고령층에 비해 친구들과의 소통 및 새로운 대인관

계 형성 등 사회적 자본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디지털 조력 경험이 고

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디지털 활용

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격차 해

소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고령층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디지털 조력자 경험을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조력자는 가족을 내부 조력자로 친구, 

지인, 전문인력 등을 외부 디지털 조력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디지털 조력자와 삶의 만족도 두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과 사

회적 자본의 각각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및 이중 매

개효과(double mediating effect)를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데이터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설문응답 원자료이다. 2006년 국

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일반국민 대

비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접근, 

활용, 역량 수준을 측정하는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정보 이용태

도 등을 매해 조사하고 있기에, 조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으며[9],[15],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

기에 연구의 실증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3-3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수행한 ｢2021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 데이터 중 65세 이상이며, 인터넷 경험이 있

고, 설문문항에 성실히 응답한 고령층 807명을 연구 대상으

로 하였다.

표 1은 분석에 활용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먼저, 여성이 410명(50.8%)이고 남성이 397

명(49.2%)이었으며, 연령대는 65세에서 74세가 681명

(84.4%)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166명(20.6%), 중졸이 278명(34.4%), 고등학교 졸업이 

316명(39.2%), 대졸 이상이 47명(5.8%)로 나타났으며, 가

구 형태는 아파트가 460명(57.0%), 단독주택이 246명

(30.5%), 빌라가 94명(11.6%), 기타 유형이 7명(0.9%)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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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시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727명

(90.1%), 군 거주자 80명(9.9%)이며, 독거여부는 비독거가

구가 663명(82.2%), 독거가구가 144명(17.8%)이며,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51명(43.5%), 200~299만원 

미만이 192명(23.8%), 300~399만원 미만이 128명

(15.9%), 400원 이상이 136명(16.8%)으로 나타났다.

Definition n %

Gender
Female 410 50.8

Male 397 49.2

Age

67-74 681 84.4

75-84 116 14.4

85 or older 10 1.2

Residence
Urban 727 90.1

Rural 80 9.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below 166 20.6

Middle school graduate 278 34.4

High school graduate 316 39.2

Collage graduate or higher 47 5.8

Housing
 type

Detached house 246 30.5

Apartment 460 57.0 

Alliance/Villa 94 11.6

Other 7 0.9

Living alone
Alone 144 17.8

Not alone 663 82.2

Monthly 
hous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51 43.5

Less than 3 million won 192 23.8

Less than 4 million won 128 15.9

More than 4 million won 136 16.8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4 측정도구

1) 디지털 조력자 경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조력자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문제 

해결에 활용이 가능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정의하였다[15]. 

조력자 경험 측정을 위해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다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길 때 어

떻게 해결하십니까?’의 문항을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것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 문항은 가

족, 친구, 직장동료나 지인, 외부 전문인력, 스스로 해결, 인터

넷 검색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디지털 조력자 경

험정도는 가족, 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정도는 친구, 직장동

료나 지인 그리고 외부 전문인력의 응답 값의 평균 값으로 이

용하였다.

2) 삶의 만족도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 삶은 내 이

상과 가깝다’,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 ‘나는 내 삶

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

꾸지 않을 것이다’로 구성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총 5문항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

으며 표 2와 같이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01로 나타났다.

3) 디지털 정보 활용 정도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PC와 모바일에 접근하

여 이메일이나 검색서비스, SNS 그리고 금융서비스 이용하

는 일상 서비스 활용수준과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이나 

사회참여 그리고 경제활동 등과 같이 심화 서비스 이용정도

로 구성된 총 50문항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50문항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디지

털 활용정도로 이용하였다. 표 2와 같이 신뢰도(Cronbach’s 

α)는 0.977로 나타났다.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Digital supporter-internal 2.86 0.95 -

Digital supporter-external 1.99 0.73 -

Life satisfaction 2.55 0.48 0.801

Digital information usage 
level

1.47 0.49 0.977

Social capital 2.65 0.48 0.861

표 2. 주요 변수 특징 

Table 2. Main variables characteristics

4) 사회적 자본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온·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 문항은 

Putnam[39]의 사회적 자본 구분법에 따라 결속형 10문항, 

교량형 10문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한 Williams[46]의 인

터넷 사회 자본 척도(Internet Social Capital Scales, ISCs)

를 결속형 5문항, 교량형 5문항으로 축약한 것이다. 결속형 5

문항은 ‘문제해결에 도움 줄 사람이 있다’, ‘중요한 결정에 조

언을 구할 사람이 있다’, ‘사적인 대화 나눌 사람이 있다’, ‘불

의에 맞서 싸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중요한 문제를 맡길 

사람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류형 5문항은 ‘큰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교류하면서 사람과 연결되어 있

다는 느낌이 있다’, ‘교류로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한

다’, ‘커뮤니티 활동에 시간 보낼 의향이 있다’, ‘교류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첨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교량형과 결속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10개 문항 응

답 값의 평균값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2와 같이 0.861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검증된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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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13],[45].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독거여부로 설정하였다. 

3-5 가설 검증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ayes[46]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47]. 

Process Macro는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모형을 체계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매개효과 검증 방법 중 가

장 엄격하고, OLS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직접 및 간접효과, 

매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Hayes[46]가 제

시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기법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 방법은 Baron과 Kenny[48]의 3단계 검증 방법과 

Sobel 검증의 오류를 줄여준다[49]-[53]. 또한, 기존 매개 

검증 방법인 Hayes의 3단계 검증 방법은 반드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해야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제시하

였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두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조건이 반드시 간

접효과 검증에 필수조건은 아니다[47],[49]. 또한 매개효과

는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은 경우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측정한다[54],[55]. Process 

Macro는 설정한 부트스트레핑을 통하여 매개효과의 추정치

와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한과 하한선 등의 관련 변수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Hayes[47]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Process 

Macro 모델6을 활용하였으며, 부트스랩 표본 수는 5000, 신

뢰구간은 95%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4-1 내/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정도와 삶의 만족도

내/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 정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내부 조력자 경험 정도

(t=1.870, p>.05), 외부 조력자 경험 정도(t=1.4277, 

p>.05)는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연구문제 1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4-2 디지털 활용의 매개효과

매개효과의 유의성 여부는  95% 신뢰구간 내에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확인 후, 이 범위 내에 0의 포함 유

무로 판단한다[46],[53]. 표 3과 같이 내부 디지털 조력자의 

경험 정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디지털 활용의  매개효과 

계수의 신뢰구간은 [-.0086, .0001]이며, 외부 디지털 조력

자의 경험 정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디지털 활용의 매개 

효과 계수 의 신뢰구간은 [.0042, .0331]로 나타났다. 외부 

디지털 조력자의 경험에서만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

으므로 연구문제 2는 외부 디지털 조력자인 경우에만 디지털 

활용의 매개효과가 지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부 디

지털 조력 경험이 많을수록 디지털 활용 능력이 함양되어 삶

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활용의 매개효과 결과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내/

외부 디지털 조력자의 경험 정도와  디지털 활용의 관계를 살

펴 본 결과 표 3과 같이 내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정도는(t= 

-1.8743, p>.05) 디지털 활용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고, 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정도는(t=7.1254, p<.000)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 가까운 디지

털 조력자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정도를 높이기 위해 실력 

함양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의존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1],[15],[34],[56]. 특히 취약

계층의 가족 역시 주로 본인과 유사하게 디지털 활용 역량이 

미흡하므로, 디지털 활용 역량을 향상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

다. 그러므로 친구나 직장동료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지

가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을 더 높일 수 있다[15],[57].

4-3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내/외부 디지털 조력의 경험 정도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 사

회적 자본 매개효과 계수의 신뢰구간은 표 4와 같이 내부 디

지털 조력자 경험인 경우는 [.0195, .0479]이며, 외부 디지

털 조력자 경험인 경우는 [.0171, .0524]으로 나타났다. 내/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eff S.E t p
95%CI

LLCI ULCI

Life satisfaction 
(RQ1)

Internal digital supporter 0.0320 0.0171 1.8696 .062 -.0016 .0655

External digital supporter 0.0334 0.0234 1.4277 .154 -.0125 .0794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Internal digital supporter -0.0313 0.0167 -1.8743 .061 -.0640 .0015

External digital supporter 0.1595 0.0224 7.1254*** .000 .1155 .2034

Social support
Internal digital supporter 0.0985 0.0178 5.5384*** .000 .0636 .1335

External digital supporter 0.1010 0.2914 5.9853*** .000 1.1720 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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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직접 효과의 결과

Table 3. Result of direc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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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디지털 조력자 경험 모두 매개효과 계수의 신뢰구간 내

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 유의성이 확인되어 연구

문제 3은 디지털 조력자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지지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 3과 같이, 내부 디지털 조력자

(t=5.5384, p<.0000)및 외부 디지털 조력자(t=5.9853, 

p<.0000)의 경험정도는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이중매개효과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표 4에서 살펴보면, 내부 디지털 조력자의 경험 정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이중매개효과 

계수의 신뢰구간이 [-.0039, .0000]으로 0이 포함되므로 의

미가 없으며, 외부 디지털 조력자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는 

이중매개효과 계수의 신뢰구간이 [.0032, .0139]으로 나타

나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층에서는 외부 디지털 조력자의 경험이 디

지털 활용에 정(+)의 영향을 주고, 디지털 활용은 사회적 자

본 형성에 정(+)의 영향을 주어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령층인 경우 디지

털 활용 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외부 인적 네트워크로부터 

조력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활

용능력으로 사회적 관계형성과 세상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음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러나 Effect가 0.008로 간접효과는 작게 나타나 향후 연구에

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이중매개 과정의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 정도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이 두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공하는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8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이 디지털 활

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 경험, 즉, 디지털 조력자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둘째 고령층의 디지털 조력자 경험이 디지털 활용

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부 

디지털 조력자인 경우는 디지털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개효과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부 디지털 조

력의 경험은 정(+)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친구나 직장동료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지

가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5],[57]. 셋째, 디지털 조력자 경험은 사회적 자본 형

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 조력

자의 경험 정도 자체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라, 조력자의 경험으로 디지털 활용도가 높아지거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이루어질 때,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본 결

과, 외부 디지털 조력자의 경험정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이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사회적 지지

원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디지털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촉진하는 시

니어 디지털 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 자본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Hypothesis Indirect eff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RQ2

 Internal digital supporter →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 Life satisfaction

-.0034 .0023 -.0086 .0001

External digital supporter →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 Life satisfaction

.0171 .0074 .0042 .0331

RQ3

Internal digital supporter →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0333 .0073 .0195 .0479

External digital supporter →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0342 .009 .0171 .0524

RQ4

Internal digital supporter →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0016 .001 -.0039 .0000

External digital supporter →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008 .0027 .0032 .0139

표 4. 간접 효과의 결과

Table 4. Result of indirect effect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4, No. 9, pp. 2047-2057, Sep. 2023

http://dx.doi.org/10.9728/dcs.2023.24.9.2047 2054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연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향

상을 위한 정책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령층의 조력

자 경험, 디지털 활용,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디지털 조력자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고령층의 디지털 지원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

를 위해, 디지털 조력자를 세분화하여,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고

령층에게 가장 적합한 조력자를 추천하는 등의 연구로의 확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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