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3, pp.405-411, May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05 -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405

JCCT 2024-5-47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14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23일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5일

Received: March 14, 2024 / Revised: April 23, 2024
Accepted: May 5, 2024
**Corresponding Author: hjmnam@gachon.ac.kr
Dep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Korea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사회지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

Correlates of the Use of Digital Devices,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이현지*, 남현주**

Lee, Hyun-Ji*, Nam, Hyun-Joo**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시와 K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36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 v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디지털 기

기 활용은 사회지지 및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지지와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사회지지는 성공적 노화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지지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성공적 노화와

의 관계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와 추후 연구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노인, 디지털 기기 활용, 성공적 노화, 사회지지,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digital devices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3 elderly over the age of 65 years who were registered in the Senior Welfare Center located 
in D city and K city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PROCESS Macro v3.5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use of digital devices of the elderly wa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Moreover, the use of digital devices and social suppor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 explaining the variance of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In addition,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digital devices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the implication for the improving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considering 
promoting the use of digital devices and social support and the recommenda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were 
provided.   

Key words :  elderly, use of digital devices, successful aging, social support,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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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21세기 초반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고령화 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변화, 사회

적 역할 변화,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를 통해 이러한 어

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

다.

Rowe와 Kahn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성공적 노

화’를 단순히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정의했다. 그들은 인지적 효율성, 사회참

여, 주관적 안녕감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긍정적

개념으로 제시했다[1][2][3]. 성공적 노화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극적 사회참여모델은

노인들이 노년기에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노화를 부정적 시각에서 노

인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점관점의 긍정적 시각을 제시한다[3].

Kahana와 Kahana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이론적 모

델은 가장 노쇠한 상황에 놓은 초고령 노인까지도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고 설명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인 존

재임을 강조한다[1][2]. 이 모델은 노년기에 긍정적 정

서 상태, 삶의 의미, 가치 있는 활동 참여, 사회관계망

유지 등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한 측면들을 증진시키

는 근본적인 전략을 예방적인 주도활동(preventive

proactivity)와 교정적인 주도활동(corrective

proactivity)으로 제시하였다[4]. 성공적 노화를 위한 예

방적 주도활동은 노년기에 예상되는 신체적 건강 악화,

외로움 등의 부정적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지연하기 위

한 전략과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방적 주도활동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전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

동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교정적 주도활동은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만성 질

환,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등의 부정적 상황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 그 영향을 최고화하기 위한 전략과 자원

을 의미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예방적, 교

정적 주도활동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성공

적 노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2][4].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

향을 미치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노인의 성공적 노

화를 위한 신생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4][5].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활용은 노인의 사

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노인 삶

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6][7]. 또한,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노화로 인

한 상실 극복과 위기 적응과 관련된 인지유연성을 향상

하여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8].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과 인터넷 사용이 노

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

한 건강관리와 디지털 사회활동 참여를 향상시키는 긍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9][10], 노인의 디지

털 기기 활용은 노인의 사회관계망을 확대하며, 사회활

동과 사회지지를 향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8][11].

일반적으로 사회지지는 개인이 가족과 친구, 의미 있

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제공하는 지지에 관한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지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12][13]. 특히 노년기 발달단계에서 가장 큰 특

성인 노화로 인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실을 경험하

는 노인의 경우,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 지원

체계는 노인의 외로움, 우울,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선행연구에 의하

면 사회지지는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노화불

안은 사회지지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공적 노화를 저하

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15]. 한편, 기존연구를 통해 노

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사회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정

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지지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12][16][17],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사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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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사회지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사회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에 미

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연 구 방 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사회지지,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D시와 K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활

용하여 연구대상 노인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다음

과 같이 진행하였다. 각 지역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시

니어클럽,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에 유선으로 자료수

집을 위한 연구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기관의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각 기관 담당자 및 이용자의

협조를 받아, 본 연구자와 대학원생이 기관을 직접 방

문하여 설문에 참여할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교내 IRB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자

의 비밀보장, 연구 참여의 동의 및 참여 거부와 중단

등에 관한 윤리적 고려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

다. 이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면

접을 통해 설문지 작성을 지원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

년 11월- 2022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87부의 설

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

외한 363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디지털 기기 활용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디지털 기기 활용은 Choi와

Song이 정보화기기 활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

를 활용하였다[13]. 이 척도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정보격차 지표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총 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정보검색 및 활용, 인터넷 쇼핑 및 뱅

킹 활용, 오락 및 여가, 이메일, 문자 등 의사소통과 교

제활동, SNS 등 사회참여활동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867로 나타났다.

2) 성공적 노화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Yeum 등이 Kim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수정 보완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14]. 이 척도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 중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적응에 관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인지하는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874

로 나타났다.

3) 사회지지

본 연구의 매개 변인인 사회지지는 Zimet 등이 개발

한 사회지지(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척도를 Shin과 Lee가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15]. 이 도구는 총 12문항 5점 Likert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의

미 있는 타인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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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Chronbach’s α=.892로 내적 일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 v

3.5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기술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와 사회지

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사회지지의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Hayes의 PROCESS Macro을

이용한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18].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363명으로, 남

성노인이 36.4%(n=132), 여성노인이 63.6%(n=231)로 나

타났다. 평균연령은 73.8세로 최소 65세 최대 93세로 확

인되었다. 연구대상 노인 중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57.2%(n=207)였다. 교육수준은 초등졸 이하가 34.2%

(n=12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중졸(n=105,

29.0%), 고졸(n=92, 25.3%), 대졸(n=42, 11.6%)의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 수준은 보통이 71.3%(n=124)로 가장 많았으며, 좋

음이 13.8%(n=50), 어려움이 10.7%(n=39), 매우 어려움

이 2.2%(n=8), 매우 좋음이 1.9%(n=7)의 순으로 나타났

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48.2%(n=175)로 가장 많

았으며, 좋음 25.1%(n=91), 나쁨 17.9(n=65), 매우 좋음

6.3%(n=23), 매우 나쁨 2.5%(n=9)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2. 주요 변인 간의 관계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사회지지, 성공적 노화와

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및 각 변인의 수준을 분석한 결

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노

인이 인식하는 사회지지(r=.306, p<.001)와 성공적 노화

(r=.193,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즉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높을수

록 사회지지와 성공적 노화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지지와 성공적 노화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r=.349, p<.001), 가

족이나 친구, 주변인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지지를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평균

2.27(SD=1.12)로 5점 척도의 중앙치 값보다 낮았으며,

사회지지는 평균 3.45(SD=1.09)로 5점 척도의 중앙치

값보다 높았다. 성공적 노화는 평균 3.80(SD=1.01)로 5

점 척도의 중앙치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 간의 관계 및 변인 수준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 descriptive
statistics

주요 변인
1. 디지털
활용

2. 사회지지 M(SD)

1.디지털
활용

1 2.27(1.21)

2. 사회지지 .306*** 3.45(1.09)

3. 성공적
노화

.193* .349*** 43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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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사회지지와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사회지지와 성공적 노화

에 미치는 영향 및 디지털 기기활용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형 1에서 독립변인인 노인의 디지털 기

기 활용이 종속변인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β=.193, p<.05)으로 나타

났으며,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성공적 노화를 예

측하는 변량의 약 4%(R2=.03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매개변인인 사회

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디지

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β=.306, p<.001)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기기 활용은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지지를 예측하는 변

량의 약 9%(R2=.09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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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독립변인인 디지털 기기 활

용과 매개변인인 사회지지를 함께 투입하여 성공적 노

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 활

용(β=.100, p<.05)과 사회지지(β=.319, p<.001)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디지털 기기 활용이 미치는 영

향이 디지털 기기 활용만을 투입한 모형 1 대비 디지털

기기 활용과 사회지지를 함께 투입한 모형 3에서 디지

털 기기 활용의 영향이 감소하였으며(β=.193 → β

=.100), 모형 1과 모형 3이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변

량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2 change=.093, p<.001), 사회지지가 노인의 디

지털 기기 활용과 성공적 노화와의 영향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디지털기기활용이사회지지와성공적노화에미치는
영향
Table 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f use of digital
devices,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변인

종속:성공적노
화
모형 1

종속:사회지지

모형 2

종속:성공적
노화
모형 3

B/SD β
B/S
D

β
B/S
D

β

기기
활용

.302/
.081

.193*
.267/
.044

.306**
*

.154/
.081

.100*

사회
지지

.568/
.092

.319***

F 13.008*** 37.168*** 26.815***

R2 .037 .093 .130

R2ch-
ange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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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

계에 사회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bootsrapping을 활

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 모두 95%의 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사회지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높은

노인은 사회지지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표 3. 디지털기기활용과성공적노화와의관계에서사회지
지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3. Mediat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use of digital device and life satisfaction

경로 β SE t값 LLCI ULCI

디지털
활용 →
사회지
지→
성공적
노화

총효
과

.3023 .0808
3.7415**

* .1434 .4611

직접
효과

.1513 .0807 1.9747* .0074 .3099

간접
효과

.1510 .0502 .0655 .2611

Ⅳ.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성공적 노화

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D시와 K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363부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성

공적 노화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디지털 활용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디지털 기기 활용은 일상생

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위해서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과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5][6][7].

노년기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쇠퇴와 상실이 발생하

며,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특히 새로

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학습 속도 저하로 인해 급변하

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5][7].

그러나 디지털 기기 활용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

보획득, 비대면 의사소통,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원격

의료서비스 접근 등이 가능해지면서 노인은 스스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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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질병과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질병 없는

건강한 상태, 높은 인지 및 정서 기능, 적극적인 사회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4][7]. 이러한 측면

에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나 노인종

합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활용, 이메일과 인터넷, SNS, 키오스크 이용 등에 관

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및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여전

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경험이 부족하려 정보 취

약 계층으로 남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노인의 성공

적 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

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개입전략이 요

구된다. 특히 노인의 디지털 활용 실태와 욕구를 근거

로 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이며 단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사회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디지털

활용 수준이 높은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지지나 사회참

여 수준이 높다는 기존연구 결과와 부합한다[5][6][12].

즉,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이 높은 노인은 다양한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하여 비동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친

구 등 중요한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교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가능해진다. 특히 노년기는 발달적 특성상 신체적, 정신

적 쇠퇴와 함께 배우자나 친구, 의미 있는 타인의 사망

으로 인해 사회지지와 사회관계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결과는 시간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노인의 사회지지와 사회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지지는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정적 관계를

보이며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지지

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지지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6][11][12]. 또한,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사회참여

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성공적 노

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지지의 수

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7].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입 전략으로 디

지털 기기 활용 활성화와 사회지지의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정보화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건강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성공

적 노화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어떻게 노인이 적응

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때,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우선 조치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함께 다양한 세대 간 상호 작용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

진하여 노인의 사회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

를 제공할 수 있기에, 노인의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디

지털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

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성공적 노화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

인의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

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회성 설문 조사

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소재한 노인시설을 이용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해석

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 종단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

계를 검증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심층적

자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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