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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8,47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4.1((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화기
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셋째,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관
계에서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넷째,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은 연속 다
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effect of digital literacy on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and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depression. Data from 
8,470 elderly subjects aged over 65 years were procured from the 2020 National Elderly Survey of the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4.1 (Model
6). Our results showed that digital literacy among the elder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e also observed that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mediated the effect of digital literacy
on life satisfaction. Moreover, depression mediated the effect of digital literacy on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determined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wher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depression
were seen to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ailored 
education to improve their digital litera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strategy
to encourage mobile social participation and redu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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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현재 949

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
르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노인 인구 증가 및 수
명 연장으로 노년기 삶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하는 중요
한 지표 중 하나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감정으로 특정 부분에 의해 평가되기보다 신체적, 정신
적 상태, 사회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 전체적인 평가이다[3,4]. 삶의 만족도는 개인
이 느끼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
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3], 낮은 삶의 만족
도는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5]. 따라서 노인인
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변수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확
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21세기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정보
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인터넷 기술 환경을 넘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다[6,7].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정보화기기
를 사용하여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시대라
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하며[8], 고령
화 및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이다[9]. 선행연구
[6,10-13]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 및 정
보통신기술의 활용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화기기 활
용능력은 삶의 만족도를 더욱 증가시킨다[12]. 정보화기
기 활용능력은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
며[6,13,14]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간
접적으로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9-11]. 따라서 
4차산업혁명 기반의 정보화사회에서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
인의 디지털정보에 대한 활용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15]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노인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요인들 중 하나로 사교활동, 자기개발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다[16].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활동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 뿐만 아니라 노인은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
립감이 해소되어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들이 경감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
[17,18].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화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보편화되어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사회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노인의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이 사회참여활동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선행
연구[11]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의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노인 자
살, 독거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19]. 노인은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및 합병증 증가, 인지기능 손상과 
신체적 기능상태 저하로 사회적 고립이 증가되어 우울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20]. 노인의 우울은 삶의 목표 상
실과 희망 저하로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고 자살
을 포함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21], 삶
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낮
으면 우울이 증가하고[14]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3]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
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행된 선행연구[3,11,14]는 노인의 정보화기
기 활용능력, 사회참여활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를 단편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노인의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
과 우울의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에서 노
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매개효과 및 연속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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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연속 다중매
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사회참여활동, 우울, 삶의 만족도의 수준과 이
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정보화기
기 활용능력,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매개효과와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참
여활동과 우울의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노인실태조사 
2020년도의 2차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
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이며, 903개의 조사구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65
세 이상 노인 10,097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로부터 우울증, 치매 및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대상자(n=130),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등 본 연
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 투입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n=1,497)인 1,627명
을 제외한 총 8,47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정보화기기를 사용하여 정보

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시대라는 환경에 적응하
려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하며[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22]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보화기기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
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메시지 받기, 메시지 보내기, 정
보검색 및 조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음악 듣기, 게
임, 동영상 보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자상거래, 기
타로 총 10가지이다. 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 '아니오'로 측정한 후 합산하였으며, 점수범위는 
0-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다. 

2.3.2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 가운데 느낀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23,24]를 기반으로 건강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자녀와의 
관계(생존자녀가 있는 경우만), 사회여가문화 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삶 전반의 7개 항목에 대해 만족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항목마다 '매우 만족함=1'~'
전혀 만족하지 않음=5'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23,24]에서 제시한 대로 무응답 항목으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산값이 아닌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3.3 사회참여활동
사회참여활동은 노인의 삶에 있어 성공노화의 핵심 요

인 중 하나로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활동으로 사
교활동, 자기개발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
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다[16]. 본 연구에서
는 학습활동, 동호회, 친목단체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을 사회참여활동으로 정의하였
다. 각 사회참여활동 중 '참여함'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1',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0'으로 코딩
하여 활용하였으며, 점수범위는 0-6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참여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2.3.4 우울
우울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 문항과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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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
오'로 측정한 후 긍정적인 5개 문항은 역코딩한 후 15문
항을 합산하였다. 점수범위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다. 

2.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6.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4.1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셋째,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
선성 여부와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하였으며,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 [25]의 PROCESS Macro 
V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개변수가 2개인 직렬다중
매개모형(model 6)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
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의 사례수를 5,000회로 설
정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상한, 하
한 결과값 범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65-74세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
(58.3%)이 남성(41.7%)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초등학
교 졸업 이하가 3,490명(41.2%), 거주지역은 도시가 
6,109명(72.1%), 동거형태는 가족과 사는 경우가 5,862
명(69.2%)으로 많았다. 만성질환은 1개인 경우가 2,567
명(30.3%),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는 7,497명
(88.5%),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5,090명(60.1%) 이
었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는 4,539명(53.6%), 
직업이 없는 대상자는 5,102명(60.2%)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동거형태, 만성질환 수, 현재 음주 여부, 규칙
적 운동,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65-74세 
노인이 75세 이상 노인보다, 학력 수준이 높은 노인이 낮

은 노인보다, 도시에 사는 노인이 시골에 사는 노인보다, 
가족과 같이 사는 노인이 독거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이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
보다, 현재 음주를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직
업이 있는 노인이 직업이 없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3.2 변수의 서술통계와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3.71±3.12점, 사회

참여활동은 1.18±0.92점, 우울은 3.12±3.22점, 삶의 
만족도는 3.56±0.59점이었다.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던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고 편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
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사회참여활동(r=.234, p<.001), 삶
의 만족도(r=.145,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r=-.074,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사회참여활동는 우울(r=-.062,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삶의 만족도(r=.068,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은 삶
의 만족도(r=-.319,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독
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지수는 1.05~1.2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지수는 1.81로 2에 가
까워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문제는 없었다. 단변량 분
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통제변수
로 지정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직접효과는 Table 3과 같
다.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0.03, 
p<.001),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0.02, p<.05), 사회참여활동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0.06, p<.001), 우울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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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N=8,470) 

Variables Categories N (%)
Life Satisfaction

M±SD t or F p sheffe

Age (years)
65-74a 5,389 (63.6) 3.65±0.56

162.62 <.001 a>b,c75-84b 2,665 (31.5) 3.42±0.60
85≤c 416 (4.9) 3.36±0.61

Gender
Men 3,536 (41.7) 3.62±0.59

8.13 .490
Women 4,934 (58.3) 3.52±0.58

Education (years)
0-6a 3,490 (41.2) 3.40±0.60

105.91 <.001 a<b<c7-9b 2,023 (23.9) 3.55±0.54
10≤c 2,957 (34.9) 3.76±0.54

Residental area
Urban 6,109 (72.1) 3.57±0.60

3.16 .002
Rural 2,361 (27.9) 3.53±0.54

Living status
Alone 2,608 (30.8) 3.42±0.64

13.92 <.001
With family 5,862 (69.2) 3.62±0.55

Number of chronic diseases

0a 1,533 (18.1) 3.74±0.51

198.90 <.001 a>b>c>d
1b 2,567 (30.3) 3.66±0.54
2c 2,308 (27.2) 3.55±0.56
3≤d 2,062 (24.3) 3.32±0.64

Current smoking　
Yes 976 (11.5) 3.60±0.57

2.05 .053
No 7,494 (88.5) 3.56±0.59

Current alcohol drinking
Yes 3,380 (39.9) 3.64±0.54

10.22 <.001
No 5,090 (60.1) 3.51±0.61

Regular exercise
(≥ 1/week)

Yes 4,539 (53.6) 3.61±0.56
8.81 <.001

No 3,931 (46.4) 3.50±0.61

Employed
Yes 3,368 (39.8) 3.66±0.54

12.59 <.001
No 5,102 (60.2) 3.50±0.61

Table 2. Descriptive Variables and Correlation Analysis                                           (N=8,470)

Variables M±SD Range Digital literacy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Digital literacy 3.71±3.12 0~11 1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1.18±0.92 0~6 .234*** 1
Depression 3.12±3.22 0~15 -.074*** -.062*** 1

Life satisfaction 3.56±0.59 1~5 .145*** .068*** -.319*** 1
* p<.05, ** p<.01, *** p<.001
Control variables; age, education, residental area, living status, number of chronic diseases, current alcohol drinking, regular exercise, 
employed.

Table 3. Effect of Digital Literacy,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N=8,470) 

Variable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B SE t B SE t B SE t
Constant 1.55 0.08 18.94*** 3.19 0.31 10.50*** 3.58 0.05 68.84***

Digital literacy 0.08 0.01 22.15*** -0.08 0.01 -5.69*** 0.03 0.01 11.10***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0.17 0.04 -4.21*** 0.02 0.01 2.08*

Depression -0.06 0.02 -30.07***

R2(Adj. R2)=.178(.177), F=194.39, 
p<.001

R2(Adj. R2)=.120(.119), F=114.66, 
p<.001

R2(Adj. R2)=.233(.232), F=230.22, 
p<.001

* p<.05, ** p<.01, *** p<.001
Control variables; age, education, residental area, living status, number of chronic diseases, current alcohol drinking, regular exercise,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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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N=8,470) 

Indirect effect Effect(B) BootSE
Bootstrap 95% CI

LLCI ULCI

DL→SPA→LS 0.002 0.005 .001 .003

DL→Depression→LS 0.004 0.007 .003 .006

DL→SPA→Depression→LS 0.001 0.002 .001 .002

DL=Digital literacy; SPA=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LS=Life satisfaction

Fig. 1. Ser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Depression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3.4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의 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02, bootstrap 
95% CI=.001~.003). 즉,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이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은 증가하였고, 증가된 사회참
여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노인의 정보
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04, bootstrap 
95% CI=.003~.006). 따라서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
력이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하였고, 감소된 우울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연속 다중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01, 
bootstrap 95% CI=.001~.002). 이를 통해 노인의 정
보화기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이 증가하였

고, 증가한 사회참여활동은 우울을 감소시키며, 감소된 
우울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은 각각 단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을 통한 연
속 다중 매개효과가 있었다(Fig. 1). 이는 노인의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을 거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매개 경
로를 파악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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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 연구의 논의는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사회참
여활동,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
효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본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삶
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11,13,26]의 결과와 일치하였
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
우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 높아져 주관적, 심리적 안녕과 함께 삶의 만족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0,27]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노인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화 기기
를 활용하면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으며
[27]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켜 대
인관계나 사회적 관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10]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노인의 디지털정보에 대한 실제 
활용수준과 정보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우리나라 노인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리터러시 프로그램이나 노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
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터넷 검색 및 이메
일 보내기, 인터넷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활용 방법 등의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28]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은 정보화기기 활용에 대한 경험이 적고, 디지털 리
터러시가 낮은 경우가 많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법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는 현재 4차 산
업혁명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 나
아가고 있어[6,7], 정보화기기도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며 
기능이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
용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
적인 정보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삶의 만족
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
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2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
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
한 요인이며 사교활동, 자기개발활동, 여가활동, 자원봉
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16].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
도에 차이가 나타났고[30],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
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18]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31] 나타났다. 노인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우
울과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들을 경
감시켜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17,18] 나타났다. 노인의 직·간접적인 사회참여활동의 
증진은 성공적 노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16] 삶의 만
족도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
회참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해
야 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우울이 감소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
수의 선행연구[3,17,19]와 맥을 같이한다. 노인은 노년
기를 지내며 사회적인 고립, 기능적 장애, 만성 질환 및 
인지 기능 손상 등으로 인해 우울 발생 위험이 높으며
[20]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뿐만 아니라 고립감을 증가시켜 사회
적 관계가 약화되므로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진다[20].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노인의 우울을 적극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만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적용하였을 때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32], 명상요법을 적용했
을 때 노인의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보고[33]가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공
되는 심리-행동치료적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는 보고[34]도 있어 직접 대면을 통한 
우울 중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을 활용한 우울 중재 프
로그램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
졌다는 점을 반영하여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우울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삶
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참
여활동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
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사회참여활
동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10,11]의 결과와 비
슷한 맥락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기기 활용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 등 다양
한 활동의 확대나 사회적 관계 증진에 주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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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이 정보화기기를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가 증가하고 취미활동을 공유
할 수 있어 사회참여활동이 증가되고 사회적인 교류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11,35].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을 높여 
가상공간의 사교활동, 여가활동, 자기개발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
층 노인의 디지털정보에 대한 활용수준과 정보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5] 정보화기기 활용
을 통한 사회참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
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우울을 감소시키며 감소된 우울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
킨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정보화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우울이 해
소되며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10]을 
뒷받침한다.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
의 저하로 인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 쉽다[13]. 이러한 상황
이 지속되면 노인은 우울이 증가되고 삶의 만족도가 감
소하게 된다[3].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정보화
기기 활용은 신체적 기능상태가 저하되어 직접적인 상호
작용의 기회가 감소한 노인에게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의 기회를 증가시켜 소외, 고립감 및 우울을 감소시
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
고[36]되고 있다. 따라서 기능상태가 건강한 노인뿐만 아
니라 기능상태 저하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노인
도 정보화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과 상
호작용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
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사회참여
활동과 우울을 연속 다중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연속 다중매개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
는 어려우나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사회참여활
동을 증가시키며[11] 사회참여활동의 증가는 우울을 감

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37] 나타나 본 연구
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노인이 정보화기기를 원활하게 활용하면 다양한 계층
의 사람들과 사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38]. 최근에는 직
접적인 사회참여활동 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노인
의 사회참여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11]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사회활동
의 증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나 접근이 가능
하기 때문에 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36]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
화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먼저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이 선행되어
야 한다. 정보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노인이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정보검색 위주의 교육을 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 전자상거
래 등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와 4차산업혁명 기반의 정보화
사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정보화기
기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연속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전략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사
회참여활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횡단적 시점
에서만 파악하였다는 한계점과 자가보고된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반응편향(responce bias)의 문
제를 배제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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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정보화기기 활용능력과 삶의 만
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매개효과 및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활동과 우울의 연속 이중매개를 거쳐 간
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온라인 공간에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울을 경감시켜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을 모색해야 한
다.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의 특성
을 고려하여 정보화 교육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며 지속
적인 정보화 교육을 제언한다. 둘째, 온라인 공간에서 노
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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