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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seniors' digital (PC, mobile) 

capabilities on digital technology awareness change through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The survey 

data of 4,377 people aged 65 or older, which was conducted in the 2021 Digital Divide Survey, was 

used.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c. were conducted,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First, digital (PC, mobile) capabiliti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igital 

technology awareness changes.Second, digital (PC, mobile) capabiliti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Third, the use of digital inform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in 

digital technology awareness.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digital informat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iors' digital (PC, mobile) capabilities and changes in 

digital technology awareness.This result suggests that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seniors' 

digital (PC, mobile) use capabilities and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re important for the change in 

seniors' perception of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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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이 디지털 정보 활용을 매개로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2021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만 65세 이상 4,377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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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은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은 디지털 정보 활용과의 

사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정보 활용은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의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시니어의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의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어: 코로나19, 시니어, 디지털 기술, 디지털 이용, 디지털 정보 활용역량 

 

1. 서론 

디지털산업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급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정보화가 고도화될수록 디지털 기술 

습득, 정보서비스 이용,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이 나타나고,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1]. 지식 정보화 사회 이전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역량이 부족하여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 비대면이 가속화되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2],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역량이 낮아 변화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특정 집단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위기를 높이는 요인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3]. 2021년 디지털 정보격차 조사 결과에서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농어민·저소득층·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3.9%였으며, 2020년 72.7% 대비 11.2% p 상승하였다[4]. 통계청의 인구통계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가 만 65세 이상 18.4%의 비율로 2027년 초 고령화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5].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 등이 

보편화되어 고령층 소비자들은 복잡한 단계의 기기 이용과 조작방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주문, 결제 단계 등을 수행하는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며[7][8],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한 주체성, 사회적 관계의 확장성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디지털 기기 이용에 따른 정보 활용으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관계로 고령층이 직면하고 있는 정보격차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학술적,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9][10]. 하지만 현재 국가의 정보화 정책은 55세 이상을 70대 이상과 

같은 고령층으로 묶고 있으며, 고령층 내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이용 경험과 이용 역량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정책은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하나로 묶어 고령층으로 정책 

수혜집단을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고령층의 연령을 세분화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령층을 만 65세 이상 시니어로 설정하여, 시니어의 디지털 

이용 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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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중·고령층에 조명되어온 디지털 이용 역량을 

중·고령층이 아닌 시니어에 초점을 두고 확인하는 동시에 디지털 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시니어 디지털 이용 역량 강화 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 

새로운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디지털 정보격차는 여러 형태 유형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있으며, 심화되어지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활용격차에 주목해야 한다[11].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12][13],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고령자일수록 외로움과 고독함이 덜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증가하여 

안정감이 더욱 증진된다[14].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적절히 활용하면 타인과 소통 수단이 

되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유대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15]. 집단들과 개인들이 상호 간 

연결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16], 디지털 정보 활용역량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인터넷 이용성과를 나타내고 있다[17].선행연구의 

결과 모바일 이용이나 SNS 활용역량이 사회적 활동 및 접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시니어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 

환경변화와 따라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대한 노후를 

위해 디지털 기기 이용과 디지털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설 1: 시니어의 디지털(PC) 이용 역량은 디지털 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시니어의 디지털(모바일) 이용 역량은 디지털 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디지털 정보 활용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 

디지털 이용성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많지 않으나 정보기술 수용의 혁신 확산이론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19]. 디지털 기기 이용은 실질적인 성과를 의미하고, 인터넷 

이용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17]. 디지털 기기의 이용성과와 역량은 다양한 형태로 일상생활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이용성과를 대인관계, 경제활동과 정치적 활동, 정부와 

공공기관 이용, 교육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인터넷 이용성과들을 제시했다[1]. 

디지털 기기 사용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인식할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과 정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정보기술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정보 활용이 높아질 수 있다[20]. 선행연구의 결과 다양한 디지털 

정보활용은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 디지털 정보 활용은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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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 관계의 디지털 정보 활용 

매개효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디지털 정보 활용이 코로나19로 인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니어의 디지털 기기 이용 역량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회, 

지역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과 기회에 따른 기업, 가구,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1][21]. 기업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정보 이용이 

일상생활에 필수 요건으로 이어짐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니어들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배우고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삶의 변화를 느끼고, 디지털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다[22].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이 디지털 정보 활용과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4: 디지털 정보 활용은 디지털(PC) 이용 역량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 간의 

관계에서 매개 작용 할 것이다.  

가설 5: 디지털 정보 활용은 디지털(모바일) 이용 역량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 간의 

관계에서 매개 작용 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45세 이상 55세 

미만,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정의하며,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의 모집단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국 일반 국민 17,300명을 대상으로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한 자료 중,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4,377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4]. 

 

3.2 연구모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들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실증적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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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를 검토 후 가설검정으로 구조적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한 

자료로 SPSS 25.0, AMOS 24.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으로 빈도·표준편차·평균을 확인하고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이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으로 매개 모형 검정 절차와 분석 

방법에 따라 검정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과 디지털 정보 활용,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 대한 정의와 구성 개념을 적용하였다[4].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을 PC 이용 역량과 모바일 기기 이용 역량 2가지 하위 차원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이용 역량측정에 대한 문항으로서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인터넷 연결, 

파일 전송, 브라우저 환경 설정, 문서 작성, 악성코드 검사, 외장기기 연결 등 PC 이용 

역량, 7개 항목과 모바일 디지털 기기 이용 역량, 7개 항목으로 나누어 1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설문 항목에 대하여 4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957을 보였다. 디지털 정보 활용 측정은 온라인 간편 결제, 허위 조작 정보 구별, 

비대면 원격회의, 앱설치, 스마트오피스이용, 정치/사회 문제 토론, 소셜 미디어나 게시판 

이용, 온라인 지도 서비스 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설문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측정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793을 보였다.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는 3가지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 역량이 부족하면 사회에서 낙오될 것인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에 대한 배울 기회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828을 보였다. 

4.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시니어 전체 설문 대상자 4,377명 중 남성 

2,087명(47.7%), 여성 2,290명(52.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5세~70세 2,258명(51.6%), 

71세~80세 1,756명(40.1%), 81세 이상 363명(8.3%)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력은 초졸 이하 

833명(19.0%), 중졸 1,029명(23.5%), 고졸 2,048명(46.8%), 대졸 468명(10.7%)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직장인 1,594명(36.4%), 전문가 92명(2.1%), 자영업 398명(9.1%), 전업주부 

1,179명(26.9%), 학생 7명(0.2%), 기타·무직 1,107명(2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941명(21.5%), 100만 원~200만 원 미만 1,379명(31.5%), 

200만~300만 원 미만 904명(20.7%), 300만 원~400만 원 미만 449명(10.3%), 400~500만 원 

미만 177명(4.0%), 500만 원~600만 원 미만 128명(0.6%), 600만 원 이상 399명(9.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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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었다.  

 

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의 

주요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by Key Variable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디지털 이용 역량 

PC 1.458 .799 1.596  1.273 

   모바일 1.876 .979 .617 -.954 

디지털 정보 활용 1.6326 .980 1.527  1.554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 3.01 .973 -.298 -.314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 상관관계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Test 

구분 
      디지털 이용 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기술인식변화 
PC 모바일 

  디지털 이용 

역량 

PC 1    

모바일 .598** 1   

디지털 정보 활용 .627** .586** 1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 .326** .453** .426**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양측) 

 

4.3 구조모형분석 

4.3.1 직접 효과 분석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과 디지털 기술 인식변화와의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TOL)는 모두 0.1 이상 VIF 10 미만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표 3] 참조하면, 디지털(PC) 이용 역량(β=0.43, p<0.000), 

디지털(모바일) 이용 역량(β=0.329, p<0.000)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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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다중회귀분석 (디지털 정보 활용) 결과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tilize Digital Information) Results 

종속변수 B SE β t (p) F (p) VIF 

(상수)   .310 .023   13.580 .000  

 디지털 이용 

역량 

PC   .474 .015 .430 31.094 .000 1.555 

모바일   .279 .012 .329  23.818 .000 1,555 

R2=.462, F=1881.449(p<.001) 

DurbinWatson's ｄ=1.275  **p<.05, **p<.01, ***p<.001 

 

다음으로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 결과, 디지털 정보 

활용(β=0.426, p<0.000)이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다중회귀분석(디지털 기술 인식변화) 결과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gital Technology Awareness Change) Results 

종속변수 B SE β t (p) F (p) 

(상수) 2.294 .026  88.594 .000 

 디지털 정보 활용 .453 015 .426 31.126 .000 

R2=.181, F=968.957(p<.001)  

DurbinWatson's ｄ=1.224 **p<.05, **p<.01, ***p<.001 

 

4.3.2 매개효과 분석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이 디지털 정보 활용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tep 1]은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을 변수로 투입하여,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Step 2]는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이 

디지털 정보 활용을 동시에 투입하여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표 5]를 참조하면 [Step 1], [Step 2]는 각각 21%와 24.4%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Step 1]은 모두 공차(TOL) 0.1 이상, VIF는 10 미만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Step 3]은 디지털(PC) 

이용 역량(β =-0.027, p<0.1), 디지털(모바일) 이용 역량(β=0.287, p<.000)이 디지털 정보 

활용(β=0.270, p<.000)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PC) 이용 역량이 완전 매개, 

디지털(모바일) 이용 역량이 부분 매개로 나타났다. 

 

[표 5] 매개효과분석 결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Table 5] Result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Changes in Perception of Digital Technology) 

Division 

Step 1 Step 2 Step 3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 디지털 기술인식 변화 

(상수)  2.111  2.1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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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용역량 

PC .100 .100 -.027 

모바일 .362 .362 .287 

디지털 정보 활용   .270 

  .210  .210  .244 

F 581.948*** 581.948*** 472.461*** 

DurbinWatson's ｄ=1.216    **p<.05, **p<.01, ***p<.001 

 

4.3.3 가설검정 결과 요약 

분석 결과, =0.244, F=472.461(p<.000)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계수 검증 결과는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PC) 이용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β=0.100, p<.000), 디지털(모바일) (β= 0362, p<.000) 이용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디지털 정보 활용의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는 (β=0.27, p<.000)로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H1~H5의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Table 6]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연구가설 인과관계 (방향성) 검증 결과 

H1 디지털 (PC) 이용 역량  →  디지털 정보 활용(+) 채택 

H2 디지털 (모바일) 이용 역량 → 디지털 정보 활용(+) 채택 

H3 디지털 정보 활용 →  디지털기술 인식 변화(+) 채택 

H4 
디지털 (PC) 이용 역량 → 디지털 정보 활용 → 디지털기술 인식 

변화 

채택 

 (완전 매개) 

H5 
디지털 (모바일) 이용 역량 → 디지털 정보 활용 → 디지털기술 

인식 변화 

채택 

 (부분 매개)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시니어의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과의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의 선행연구 이론을 고찰하여 시니어의 디지털(PC, 모바일) 

이용 역량, 디지털 정보 활용이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지수 모두가 양호하게 도출되어, 모형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 예측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를 위해 디지털 (PC, 모바일) 이용 

역량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은 시니어의 디지털 (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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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PC, 모바일) 이용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디지털(PC, 모바일) 사용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에서 낙오될 것인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배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지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변화로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디지털 (PC, 모바일) 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5.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신뢰성 있는 2021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국가통계자료 

데이터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설문 자료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시니어의 학력과 소득, 직업, 연령 등의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 활용과 디지털 기술  인식 변화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디지털(PC, 모바일) 

이용의 어떤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 인식에 대한 변화가 영향을 받는지를 향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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