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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게재된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논문 현황 분석, 키워드 분석, 토픽모델링(LDA)을 통해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연구 주제를 도출하였다. 논문 현황 분석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논문의 양

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출현 빈도와 

TF-IDF Degree를 기준으로 ‘활용’, ‘역량’, ‘교육’, ‘사회’, ‘정보’가 상위 5개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또한, 토픽모델링인 LDA 기법

을 통해 6개의 주요 토픽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각각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노인의 디지털 경험 및 인식’, ‘디지털 리터

러시와 노인의 삶’, ‘디지털 리터러시와 고령 소비자’,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활동’,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의 주제가 분

석되었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zed research articles on digital literacy for the elderly published in Korea 
from 2013 to August 2024 to examine research trends in this area. By analyzing publication trends, keywords, and topic modeling 
(LDA), the study identified the overall research trends and key themes in elderly digital literacy research. The analysis of 
publication trends revealed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since 2020, with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Keyword analysis highlighted “utilization,” “competency,” “educ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as the top five keywords based on frequency and TF-IDF degree. Additionally, six main topic keywords were derived through 
LDA topic modeling, focusing on: “enhancing digital literacy for the elderly,” “digit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he elderly,” 
“digital literacy and elderly life,” “digital literacy and senior consumers,” “elderly digital literacy and activities,” and “elderly 
digital literac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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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사회·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이 비대면 활동 구조로 변화하는 

구조적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1]. 이러한 디

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삶의 기반이

자 환경이므로 현대인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는 필수 역량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2].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생산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스

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3].

우리나라는 이코노미스트 계열사(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포용적 인터넷 지수(The Inclusive 

Internet Index 2022)에서 100개국 중 2위, 시스코(CISCO) 

디지털 준비지수(Digital Readiness Index 2021)에서 146

개국 중 7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발표하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3)에서 64개국 가운

데 6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과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강국이지만, 세대간 디지털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

다[4]-[7]. 우리나라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연령대 기준 디

지털 양극화가 최고 수준이다[7]. 2020 OECD 세대 간 디지

털 숙련도 격차에 따르면, 16~24세의 디지털 고숙련군의 비

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55~65세는 3.9%에 그

쳐 OECD 국가 중 디지털 숙련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은 매년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의 세 가

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8]. 해당 실태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세 부문 모두에서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

비 70% 수준으로, 정보 접근(95.3%)수준에 비해 역량

(55.4%)과 활용(73.8%) 수준은 저조하다[8].

고령자들은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들이 모두 디지털

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거나, 모바일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

는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

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에서의 노인 디지털 소외현상이 초래

되고 있다[9]. 노인들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되

고 일상생활에서 높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0].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울감, 고독감, 불안감 및 자존감 

등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11].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

구의 18.4%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초고

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 지식 정보 사회

에서 디지털 격차는 곧 국가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므로 급속

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격차와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와 노인의 디지털 소외 현상 해결 및 노인 디지

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2020년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13]. 해당 계획

의 주요내용에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실시 및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13]. 또한, 모든 국민이 디

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디지털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 종합계획 발표하기도 하였다[14]. 정부에서 디지

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노인의 특성과 실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 및 정책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노

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 동

향 분석을 통해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주요하게 다뤄지

는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

구 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노인'을 중점으로 디지

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15]-[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해 

국내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텍스트 마이닝과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배경

2-1 텍스트 마이닝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

해 정보가 손쉽고 빠르게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는 

생성 날짜, 데이터 크기 등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

정형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 중 텍스트는 비정형 데이터의 대

표적인 예로 자리 잡고 있다[20]. 텍스트 데이터는 정보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간주되

며, 이를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또는 반 정형 텍

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

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다[21].

텍스트 마이닝 연구기법은 연구 동향 분석에도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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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 방법이 연구자 개

인의 성향이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과

는 다르게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22]. 정부기관

과 국내 여러 연구 기관에서도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다양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 논의들의 변화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2020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텍스

트마이닝을 활용해 성역할 관련 연구 동향과 여론 변화 분석

한 논문이 게재되기도 하였다[23],[24]. 

2-2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으로, 

Paul Gilster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컴퓨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했

으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실생활 맥락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포함한다

고 말했다[25]. Y Eshet-Alkala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장치를 작동하는 단순한 능력 이

상을 포함하며, 사용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

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복잡한 인지적, 운동적, 사회학적, 정

서적 기술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26]. 디지털 리터러시는 

고용, 일자리 및 기업가 정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안전

하고 적절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관리하며, 이해하고, 통합하

고, 의사소통하고, 평가하고, 생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

러한 능력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ICT 활용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포함된다[27]. 정재

원, 신윤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란 테크

놀로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 정보와 데이터를 탐색하고 

관리하는 역량, 디지털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디

지털 세상에서 윤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 소통

과 협업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공유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

였다[28].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사회의 정보화와 디지털

화가 심화됨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되어가고 있다.

2-3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 관련 선행연구 

 

2020년 김도헌의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동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미디어·디지털·정보·ICT 

리터러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다양한 리터러시에 

대한 한 종류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이 진행되

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구 동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15]. 이후 김영환, 김우경, 박지숙의 연구에서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이 이루어졌다[16]. 해당 연구에서는 2016년 일어난 디지털 

혁명을 기점으로 전후 5년 간의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해 디

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

으며, 연구 대상 및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밝혔다. 노들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

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시사점과 방향

을 제시하였다[17]. 정재리, 이다겸, 이소율, 이영준은 디지

털 리터러시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연구에서 교육학 분야로 색

인한 ‘디지털 리터러시’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디지털 리터러

시 연구의 활발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안하였다

[18]. 가장 최근 이루어진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

용한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코

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후 3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19]. 해당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공통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구 동향의 핵심이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임을 파악했다[19]. 또한,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대상과 주제가 확장 및 세분화 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19]. 해당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디지털 리터

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

에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연구된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

악된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

구와 같이 앞으로는 주제와 분야, 연구 대상 등을 세분화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동향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취

약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

터러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국내 연구 논문을 찾기 위해 

국내의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로서 국내 학술 연구의 전반

적인 흐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학술

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와 RISS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논문 검색을 진행하였다. KCI는 국

내학술지 및 논문의 정보, 참고문헌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논

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학술정보 제공과 더

불어 논문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29]. RISS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서비스이다[30].

‘노인’, ‘고령’, ‘시니어’, ‘노년’과 ‘디지털 리터러시’로 키워

드 검색을 실행하여 검색된 논문 중 국문초록이 없는 논문과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이 적은 논문 등을 제외하여 총 83편

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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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에는 그래프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NetMiner 4.5(http://www.netminer.com)에서 제공하는 

Biblio Data Collector을 활용해 논문의 초록에서 명사 키워

드를 추출한 후, 사용자 사전 기능을 활용하여 유의어, 고유

어, 불용어 사전 처리 작업을 하였다. 동일한 의미인데 영어로 

쓰여진 단어, 띄어쓰기로 인해 다른 단어로 취급되는 단어, 의

미에 큰 차이가 없는 단어는 유의어로 지정했다. 또한, Biblio 

Data Collector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저자 키워드

는 지정어로 지정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값’, ‘중’ 등 한 글자 

단어와 ‘연구’, ‘분석’, ‘결과’와 같이 연구와 관련되어 많이 쓰

이는 단어, ‘한편’, ‘마지막’, ‘중요’ 등 연구 동향 파악과 관련

이 없는 단어, ‘서울’, ‘제주’와 같은 지명, 논문 선정 시 검색 

키워드로 사용된 ‘노인’, ‘고령자’ ‘디지털 리터러시’ 등은 불

용어 처리하였다. 논문 서지정보 수집은 NetMiner에서 제공

하는 확장프로그램인 Biblio Data Collector(BDC; 논문 서

지 수집 및 분석)를 활용하였다.  

 

Task Content Example

Synonyms

Foreign words with the 
same meaning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Korean)

Capitalization
Digitaleducation → digital 

education

Words with similar 
meanings

Electronic device → digital 
device

Designate
d words

Words with similar 
meanings

Elderly consumers, digital 
healthcare

Meaningless 

one-letter words
Value, middle, inside, 

number

Words frequently used 

in research papers
Research, analysis, results

Stop 
words

Words unrelated to 
research trends

Meanwhile, last, important

Place Names Seoul, Jeju, Gangwon-do

Keywords used in 
paper selection 

searches

The elderly, old people, the 
elderly, digital literacy

표 1. 키워드 사전처리 

Table 1. Keyword preprocessing

3-3  분석 방법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양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논문 게재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문 분야별 논문 분

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수집한 논문에 대해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추출된 

862개 단어를 대상으로 NetMiner를 이용해 키워드 빈도분석과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연구 동향 분석에 사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토픽 모델

링이다. 토픽 모델링은 문헌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각 키워

드의 공통된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잠재적 확률모델 알

고리즘으로,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구성하며, 구성된 주

제 해당하는 문헌과 단어를 모두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1]. 또한, 방대한 양의 문헌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확률이 낮아 객관적이

기 때문에 연구 동향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31]. 가장 

대표적인 토픽모델링 기법은 Blei et al.이 제시한 잠재 디리

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으로, 문헌, 키

워드 등의 관찰된 변수를 통해 토픽을 추출해내는 알고리즘

이다[32]. 본 연구에서는 NetMiner에서 LDA 기법을 활용

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적정 토픽 수를 선정하기 위

해 확장 프로그램인 Evaluation of Topic Models를 활용하

였다. 토픽 일관성 결과를 토대로 6개의 토픽으로 결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절차

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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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4-1 논문 현황 분석  

1) 연도별 논문 게재 현황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진행 추이를 알아보기 위

해 연도별 게재된 논문의 수를 분석하였다(그림 2). 2013년부

터 2019년까지는 논문의 수가 1-3편 정도로 적었으나, 2020

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4편에 이르렀

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으로 온라인화와 

비대면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역량이 강조됨과 동시에 디지털 격차

가 디지털 양극화로 심화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 대

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33].

2) 학술지별 논문 분포 현황

학술지별 논문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디지털 리터러

시와 관련한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한 학술지는 4개의 논문을 

발행한 인문사회 21이며, 그다음으로는 노인복지연구, 정보

사회와 미디어, 한국노년학 학술지에 논문을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지,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평생학습사회, 한국노년학연

구에 논문을 발행하였다. 이외에 한국가족복지학을 포함한 

38개의 학술지에서도 노인에 관한 디지털 리터러시 논문이 

발행되었다(표 2). 상위 10위 학술지 중 노인복지연구, 한국

노년학,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는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도 

사회복지학 분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생학습사회, 

노년교육연구 등 교육학 분야에서도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문분야별 논문 분포 현황

83개 논문의 학문분야 별 논문 현황을 분석하였다. 학회지

의 학문분야 구분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인문학, 사

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총 8개의 주제 분류를 활용하였다. 학위 논문을 수집한 RISS

(학술정보연구서비스)에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

학, 의약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교육, 복합학 9가지로 구분

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로 분류된 논문은 사회과학 분야로 집

계하였다. 그림 3은 학문분야 별 논문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

로, 사회과학 분야가 49편(59%)으로 가장 많다, 사회과학 분

Ranking Journal name Field Number of paper

1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Social science (Other social science) 4

2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Social science (social welfare) 3

3 Information Society & Media
Social science 

(Information/Science and Technology Sociology)
3

4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Compound science (social welfare) 2

5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mpound science (interdisciplinary research) 3

6 Journal of Korean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Social science (social welfare) 2

7 Journal of Korea Intitute of Spatial Design Arts and sports (design) 2

8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Social science (pedagogy) 2

9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Social science (pedagogy) 2

10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Social science (sociology) 2

Others
37 academic journals other tha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N/A 38

표 2. 학술지별 논문 분포 현황

Table 2. Distribution of papers by academic journal

그림 2. 연도별 논문 게재 현황

Fig. 2. Status of publication of papers by year
그림 3. 학문분야별 논문 분포 현황 

Fig. 3. Distribution status of papers by academ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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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세부 학문 분야는 사회복지학, 경제학, 교육학, 사회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학 등을 포함한 공학 

10편(12%), 기술정책 등을 포함한 복합학 9편(11%) 예술체

육학 8편(10%), 의약학 6편(7%), 기타 1편(1%) 순이다.

4-2  키워드 분석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한 키워드를 단순 빈도 분석하여 

표 3에서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상위 5개의 키

워드는 모두 출현 빈도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활용’, ‘역량’, 

‘교육’, ‘사회’, ‘정보’ 순이다. 단순출현빈도(TF; Term 

Frequency)를 분석하는 것은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

요하다고 가정하지만, TF값이 지나치게 큰 경우 많은 문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로 문서를 표현하기에는 부당한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헌 내부의 단어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TF-IDF 분석을 실시하였다[34]. TF-IDF 

Degree 기준 상위 키워드는 ‘활용’, ‘사회’, ‘교육’, ‘역량’, ‘정

보’ 순이다. TF-IDF Degree 기준 상위 키워드는 단순 출현 

키워드와 매우 비슷하게 도출되었으나, ‘방안’, ‘특징’, ‘나이’, 

‘일상’, ‘접근’ 등 새로운 키워드가 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와 그림 5는 단순 상위출현 키워드와 TF-IDF 

Degree 기준 상위 키워드 150개를 각각 표현한 워드 클라우

드이다. 키워드의 크기가 클수록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임

을 의미한다. 각각의 워드 클라우드에서 ‘우울’, ‘정책’, ‘건강’ 

등의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연구 주제를 

유추할 수 있다. 

Simple appearance frequency top keywords

Ranking Keyword Frequency

1 Utilization 240

2 Capability 141

3 Education 121

4 Society 112

5 Information 108

6 Skill 73

7 Relationship 69

8 Use 65

9 Depression 61

10 Improvement 58

11 Life 57

12 Need 54

13 Health 45

14 Program 43

15 Service 41

16 Participation 41

17 Digital device 40

18 Experience 39

19 Problem 39

20 Generation 36

21 Media 35

22 Smartphone 35

23 Policy 34

24 Consumer 33

25 Life satisfaction 32

26 Local 32

27 Digital divide 30

28 Change 30

29 Activity 30

30 Finance 26

표 3. 단순출현빈도 상위 키워드

Table 3. Top keywords for simple appearance frequency
TF-IDF degree

Ranking Keyword TF-IDF degree

1 Utilization 65

2 Society 45

3 Education 40

4 Capability 40

5 Information 39

6 Need 38

7 Relationship 32

8 Life 32

9 Improvement 32

10 Use 30

11 Digital device 23

12 Policy 22

13 Problem 21

14 Solution 21

15 Program 20

16 Experience 19

17 Skill 19

18 Participation 19

19 Characteristics 19

20 Change 19

21 Offer 18

22 Enlargement 18

23 Development 18

24 Age 17

25 Digital divide 17

26 Generation 17

27 Health 17

28 Service 16

29 Daily life 16

30 Finance 16

표 4. TF-IDF degree 상위 키워드

Table 4. Top keywords for TF-IDF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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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igure is in Korean language because it shows the topic 

modeling of Korean words

그림 4. 단순출현빈도 워드 클라우드

Fig. 4. Simple frequency word cloud

*This figure is in Korean language because it shows the topic 

modeling of Korean words

그림 5. TF-IDF Degree 워드 클라우드

Fig. 5. TF-IDF Degree word cloud

4-3 토픽모델링(LDA)

1) 토픽 수 선정

토픽모델링의 주요 매개변수는 토픽의 개수이므로 적정한 토

픽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5]. 토

픽모델링에서 최적의 토픽 수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일관성

(Coherence) 평가법이 있다[36]. 일관성은 이는 단어 간 연결

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구성된 키워드 간의 의

미적인 연관도를 뜻하므로 일관성이 높을수록 그 토픽이 잘 형

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36]. c_v와 Umass는 토픽 일관성을 측

정하는 방식으로, c_v는 1에 가까울수록, Umass는 0에 가까울

수록 일관성이 높음을 뜻한다[37]. 그림 6과 그림 7은 c_v와 

Umass 각각의 토픽 수에 따른 Coherence의 변화를 선으로 나

타낸 그래프이다. 분석 결과, α=0.02 β= 0.02일 때, 토픽의 개

수가 6개일 때 c_v는 1에, Umass는 0에 가장 가까워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픽의 수는 6개로 선정하였다.

2) 토픽별 주요 키워드 도출 및 토픽 분석

6개의 토픽에 할당된 7개의 주요 키워드는 표 5와 같다. 

도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토픽을 분석하였다.

토픽 1의 키워드는 ‘기술’, ‘공간’, ‘디지털 교육’, ‘소외’, 

‘격차’, ‘요구’, ‘고령화’이다. 고령화 사회와 디지털 대전환 사

회를 맞이하며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공간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

관의 디지털 체험 공간 연구와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

러시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시니

어 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 소프트웨

어 사용성 요구사항 추출 등의 연구가 토픽 1에 할당되었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연구들도 토픽 1에 포함되

었는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키오스크 교육시스

템, 노년층의 디지털 기술 교육 과제를 분석한 연구 등이 그 

예이다. 토픽 1에서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제명을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2의 키워드는 ‘기술’, ‘서비스’, ‘인식’, ‘회복탄력성’, 

‘학습’, ‘인터넷’, ‘학교’이다. 해당 토픽에는 노인의 디지털 경

험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로 포함되었

다. 노인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 액

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어려움 분석한 연구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학습과 교육에 대한 연

구도 진행되었는데, 노인을 ‘학습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노

인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픽 1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코로나 시기 고령학습자의 디지

털 리터러시와 평생학습 경험, 디지털 미디어 제작 교육 경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정보화 교육에 대한 탐색 연구 

그림 6. c_v 토픽 일관성 변화 그래프 

Fig. 6. c_v topic coherence change graph

그림 7. Umass 토픽 일관성 변화 그래프

Fig. 7. Umass topic coherence chang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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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토픽 2의 주제명을 ‘노인의 디

지털 경험 및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3의 키워드는 ‘스마트폰’, ‘삶의 만족도’, ‘인지기능’, 

‘만족’,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망’, ‘자기효능감’이다. 키워

드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토픽은 ‘인지’,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 등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의 삶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노인의 디지털 리

터러시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활동 참여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와 코로나 시기 장애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생

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등이 토픽 3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토픽 3의 주제명을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의 

삶’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4의 키워드는 ‘미디어’, ‘금융’, ‘수용’, ‘서비스’, ‘소

득’, ‘소비자’, ‘지속’이다. 토픽 4에는 소비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디지털금융 서비스 이

용의향 간의 관계를 디지털 정보활용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

으로 분석한 연구와 고령층의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에 따른 

핀테크 이용에 관한 연구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토픽 4의 주

제명을 ‘디지털 리터러시와 고령소비자’로 명명하였다. 

토픽 5의 키워드는 ‘정치’, ‘경제활동’, ‘사회적 활동’, ‘온라

인’, ‘구매’, ‘경제’, ‘미디어’이다. 고령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 고령자의 비대

면 상거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소비자 혁신성과 스마

트폰 이용능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 토픽의 주요 키워드에서 볼 수 있듯 온라인을 통한 ‘구매’ 

등의 경제활동과 ‘정치’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토픽 4의 주제명을 ‘노인 디지털 리터

러시와 활동’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6의 키워드는 ‘우울’, ‘건강’, ‘기술’, ‘지역’, ‘디지털활

동’, ‘이해’, ‘고독감’이다. 노인의 디지털 소외 현상으로 인해 

노인은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자존감 하락, 우울·고립감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38]. 토픽 6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노인의 헬스 디지털 리터러시

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헬스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고혈압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대

한 연구와 같은 헬스 리터러시 관련 연구 또한 토픽 6에 포함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토픽 6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노인의 정신건강, 신체건강에 대한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

으므로 주제명을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이라고 명명

하였다. 

Topic Topic name
Number of 

papers 
Percentage

(%)

Topic 1
Improving digital literacy of 
the elderly

10 12%

Topic 2
Digit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he elderly

14 17%

Topic 3
Digital Literacy and the Life 
of the Elderly

14 17%

Topic 4
Digital Literacy and Older 
Consumers

19 23%

Topic 5
Digital Literacy and Activities 
of the Elderly

12 14%

Topic 6
Digital Literacy and Health of 
the Elderly

14 17%

표 6. 주제명 도출 및 논문 비율 분석

Table 6. Derivation of topic names and analysis of papers 
ratio

각 주제별로 논문의 수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고령소비자’로 23%의 비

율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노인의 디지털 경험 및 인식’

과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의 삶’,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의 세 가지 주제가 각 17%의 비율을 차지했다. ‘노인 디

지털 리터러시와 활동’이 14%,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이 12%로 그 뒤를 이었다.

3)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NetMiner를 활용해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를 그림 8에

서 2-mode spring map으로 시각화하였다. 토픽 3(디지털 

리티러시와 노인의 삶)을 제외한 모든 토픽이 서로 연관된 단

어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토

픽에 대한 할당확률이 높음을 뜻하는데, 매개 단어로 다른 토

픽들을 이어주는 ‘기술’, ‘미디어’, ‘서비스’ 모두 노드의 크기

Rank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1st Skill Skill Smart phone Media Politics Depression

2nd Space Service Life satisfaction Finance Economic activity Health

3rd Digital education Awareness Cognitive function Embracement Social activity Skill

4th Alienation Resilience Satisfaction Service Online Local

5th Divide Learning Social support Income Purchase Digital activity

6th Request Internet Social network Consumer Economy Understanding

7th Aging population School Self-efficacy Maintenance Media Loneliness

표 5. LDA 토픽 분석 결과

Table 5. LDA topic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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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1(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토픽 2(노인의 디지

털 경험 및 인식)와 토픽 6(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은 

‘기술’의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다. 노인의 디지털 경험 및 인

식과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에 있어 디지털 ‘기술’이 중

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토픽 2(노인의 디지

털 경험 및 인식)와 토픽 4(디지털 리터러시와 고령소비자)는 

‘서비스’의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노인의 디지털 경험 및 

인식과 고령소비자로서 경험한 디지털 ‘서비스’가 서로 연관

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토픽 3(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

의 삶)과 토픽 5(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활동)는 ‘미디어’라

는 매개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노인의 삶과 활동에 있어 

모두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내 연

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수집한 83개의 문헌을 대상으로 논문 

현황 분석과 키워드 분석, 토픽모델링(LDA)을 실시하였다.

논문 현황 분석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

후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어 그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가장 많이 발간

한 학술지는 사회과학 분야의 인문사회 21이며, 학위 논문을 

포함한 83개 논문의 학문분야는 사회과학(59%), 공학(12%), 

복합학(11%), 예술체육학(10%), 의약학(7%), 기타(1%) 순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 결과, 단순 출현 상위 5개 키워드는 ‘활용’, 

‘역량’, ‘교육’, ‘사회’, ‘정보’ 순이였으며, TF-IDF degree 기

준 상위 5개 키워드는 ‘활용’, ‘사회’, ‘교육’, ‘역량’, ‘정보’ 순

으로, 순위는 다르지만 키워드는 동일했다. TF-IDF degree 

기준 상위 30개 키워드와 단순 출현 상위 30개 키워드를 비

교한 결과 출현 키워드가 매우 비슷했으며, ‘방안’, ‘특징’, ‘나

이’, ‘일상’, ‘접근’ 등의 새로운 단어가 TF-IDF degree 상위 

키워드에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성(Coherence) 평가법을 사용해 적정한 토픽 수를 선

정해 토픽의 토픽별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석한 결과, 토픽 1

의 주제명은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토픽 2의 주제명은 

‘노인의 디지털 경험 및 인식’, 토픽 3의 주제명은 ‘디지털 리

터러시와 노인의 삶’, 토픽 4의 주제명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고령소비자’, 토픽 5의 주제명은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활

동’, 토픽 6의 주제명은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건강’으로 

명명되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고

령소비자’(23%)이며, ‘노인의 디지털 경험 및 인식(17%)’,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의 삶’(17%),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와 건강’(17%),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활동(14%)’,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1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토픽 3(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의 삶)을 제외한 모든 토픽이 단어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기술’, ‘서비스’, ‘미디어’가 그 매개 키워드가 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기존의 형식적 교육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 토픽 1(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포함된 키워드와 논문들의 연구 주제와 같이, 이제는 노인 디

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공간’이나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 디지털 리터

러시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토픽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 리터러시는 노인

의 삶의 그저 일부분이 아니라 소비활동, 경제활동, 사회적 활

동, 건강 등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고령

화가 급속화되고 시점에서 노인의 디지털 격차 문제는 해결

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단순히 시혜적 관점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디

지털 리터러시 향상 정책과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분

석 결과, 상위 30개 단어 중 ‘소비자(consumer)’와 ‘금융

(finance)’이 포함되었고, 토픽별 논문 비율 분석 결과 ‘디지

*This figure is in Korean language because it shows the topic 

modeling of Korean words

그림 8.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Fig. 8. Keyword network by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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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리터러시와 고령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듯이, 노

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노인의 금융과 소비 등 경제

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저 단순히 시혜적 관점에서 노인을 바라보고 지원하는 소극

적 태도가 아니라, 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이

와 관련한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마련

하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의 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디지털 역량이 중요시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

털 소외 대상인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

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간접

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셋째,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

여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의 주요 토픽을 객관적이

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가 

대량 생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 및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

아 분석 대상이 된 연구논문의 양이 적다는 점과 국내 연구 

동향만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외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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