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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사회는 최근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

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이는 2025년까지 2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전통적으로‘노인’이라는 용어는 나이가 많고 

신체적으로 나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성숙한 이미

지를 강조하기 위해‘시니어’라는 호칭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Han, 2021). 시니어의 의미는 학자

들 간에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 단일하게 정

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Nam(2013)은 시니어의 범

주를 5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50세 미만을 예비 

시니어,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뉴 시니어, 65세 

이상을 올드 시니어로 구분하였다. Lee(2015)는 

시니어는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장년층부터 75
세 이상의 고령층을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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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통적인 고령자의 개념과 구별된다고 설명

하였다. 고령자는 높은 연령으로 인해 보호의 대

상이 되는 반면, 시니어는 고령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더 적극적인 주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

니어라는 개념은 고령자뿐 아니라 그들을 준비하

는 세대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끊임없는 기

술의 발전은 평균 수명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삶

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으나, 일부 시니어들은 

여전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구분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0대에서 

96.7%, 60대에서 75.6%, 70대 이상에서는 55.6%
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령 간 디지

털 격차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Kim, 2022; Lee, 2023). 이러한 격차는 시니어 계

층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강화하

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

히,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술의 접근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상생활, 금융정보 이용, 복지 혜

택 등 사회·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Hwang, 
2017; Lee and Park, 2023).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

원이 디지털 혁명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과 공평한 디지털 접근

이 필요하다(Kim, 2023; Lee, 2023). 이에 대한 해

결책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기술과 미

디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현

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Lee, 
2023; Kim, 2021).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1997년 Gilster의 ‘Digital Literacy’라는 책에 처음 

사용되었다. Gilster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

터넷에서 얻은 정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

한 비판적 사고력,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새롭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문해력, 즉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하여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이해

하고 평가함으로써 디지털 윤리의식을 구축하고 

소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Ji, 2020). 디지털 

리터러시는 주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에서

부터 출발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를 사

용하고 창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감과 편안

함,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형성되는 네트워

크의 사회·문화적 개념,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새

로운 정보와 자료를 창출하는 창조적 개념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윤리

적 책임과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도 함

께 포함하고 있다(Park, 2021). 이러한 디지털 리

터러시는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3; Kim, 
2021).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기대와 실제 성

취를 비교하되, 그 기준은 자기 경험에 따른 주

관적 생각이나 감정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전반적인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다(Won, 2015). 또한 일상을 기쁘게 즐기고 

행복을 느끼며, 근심과 걱정이 적은 상태를 말한

다. 이는 삶의 질, 주관적인 행복감, 그리고 주관

적인 생활 만족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eo,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며, 이러

한 결과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Park, 2021; Oh 
and Yoo, 2018; Kim and Jeon, 2017). 더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과 노인층이 다

양한 디지털 정보와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2024; Park, 2021). 
이를 위해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각 지자체가 협

력하여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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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배움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배

움터는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키오

스크, 인공지능(AI)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Digital Learning Center, 
2023). 그러나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 시작된 지 3
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여전

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배

움터 교육에 참여한 부산지역 50대 이상 시니어

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배움터 교

육 만족도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

시 수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디지털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와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및 실천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디지털 배움터 교육 만족도는 삶의 만족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디지털 배움터 교

육 만족도는 매개 역할을 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연구윤리 2024년 3월 11일 최종 승인을 받

았으며, 2024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부산

지역 50대 이상 디지털 배움터 학습자를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7부를 

회수하였으며, 중복데이터 9부와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29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 및 설문지 구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디지털 리터러시 27문항, 삶의 

만족도 20문항, 디지털 배움터 교육 만족도 25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12문항으

로 이루어졌다. 디지털 리터러시 설문지는 

Song(2020)과 Park(2021)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신

뢰도(Cronbach’s )의 검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는 정보 활용 능력 0.918, 비판적 사고능력 0.854, 
의사소통 능력 0.903, 규범 준수능력 0.885로 나

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Cho(2011), Lee(2022), 
Choi(2022)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로 총 20문항이

며, 신뢰도(Cronbach’s )의 검증 결과 삶의 만족

도 경험요인 0.914, 정서요인 0.948로 높게 나타

났다. 디지털 배움터 교육 만족도는 Yeon(2013), 
Jeong(2014), Kim(2016), Kim(2020)의 연구를 활용

하였고, 총 2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

었다. 신뢰도(Cronbach’s )의 검증 결과 교육과

Category Sub-
variables

Question
Numbers

Number of 
Questions

General Characteristics 12

Digital 
Literacy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1-7 7

Critical Thinking 
Ability 8-13 6

Communication 
Ability 14-20 7

Compliance 
Ability 21-27 7

Life 
Satisfaction

Experiential Factor 1-8 8
Emotional Factor 9-20 12

Education
Satisfaction

Curriculum 1-4 4
Educational 

Content 5-7 3

Educational 
Environment 8-11 4

Instructor 12-15 4

<Table 1> Survey Questionnaire Composition 
and Measurement Tools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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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4, 교육내용 0.869, 교육환경 0.854, 교육강사 

0.92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삶의 만족도, 
교육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또, 디지털 리터러

시, 삶의 만족도, 교육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변인

들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성별 분포는 여성이 많고, 연령별 분포는 60대

(N=99, 43.2%)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

업 이상이 51.5%를 차지하였다. 그 외 교육 수강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이하가 가장 많았다. 

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 대상인 디지털 배움터 학습자의 디지

털 리터러시, 삶의 만족도, 디지털 배움터 교육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 전체는 3.60
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요인별 

규범 준수 능력(M=4.59)이 가장 높았고, 정보 활

용 능력(M=3.66), 비판적 사고능력(M=3.56), 의사

소통 능력(M=2.59)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만족도 척도 전체는 3.41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

Classification Frequency
(N)

Ratio
(%)

Gender Male 78 34.1
Female 151 65.9

Age 
Group

50s 47 20.5
60s 99 43.2
70s 65 28.4
80+ 18 7.9

Educational 
Level

Elem or Less 8 3.5
Middle Grad 23 10.0
HS Grad 80 34.9
College+ 118 51.5

Occupation

Employed 40 17.5
Housewife 109 47.6
Unemployed 56 24.5
Other 24 10.5

Course 
Duration

≤3M 67 29.3
≤6M 51 22.3
≤9M 33 14.4
≤12M 19 8.3
≥1Y 59 25.8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229)

Category Sub-
Category Min Max M SD

Digital 
Literacy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1.29 5.00 3.66 .717

Critical Thinking 
Ability 1.00 5.00 3.56 .690

Communication 
Ability 1.00 5.00 2.59 .885

Compliance 
Ability 1.00 5.00 4.59 .574

Overall 2.26 4.81 3.60 .450

Life 
Satisfaction

Experiential 
Factor 1.00 5.00 3.36 .687

Emotional Factor 1.08 5.00 3.45 .678
Overall 1.05 5.00 3.41 .660

Education
Satisfaction

Curriculum 1.25 5.00 3.96 .699
Educational 

Content 1.00 5.00 4.09 .712

Educational 
Environment 1.50 5.00 4.02 .719

Instructor 2.00 5.00 4.49 .654
Overall 2.00 5.00 4.14 .60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
(N=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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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요인(M=3.45)이 경험요

인(M=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 만족

도 척도 전체는 4.14로 나타났으며, 교육 만족도 

하위요인별로는 교육강사(M=4.49)가 가장 높았고, 
교육내용(M=4.09), 교육환경(M=4.02), 교육과정

(M=3.96) 순으로 확인되었다.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삶의 만족도, 
디지털 배움터 교육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요인과 삶의 만

족도 하위요인을 검증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의 하위요인 중 정보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에서 경험요인이 r=0.400, p<0.001로 가

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대로 디

지털 리터러시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능력과 경

험요인은 r=0.346, p<0.001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요인 중 규범 준수 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

인 중 경험요인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규

범 준수 능력과 정서요인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

지 않았다. 둘째, 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을 검증한 결과, 교육 만족도

의 하위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육만족도 하위요

인 중 교육내용과, 삶의 만족도의 정서요인은 

r=0.377, p<0.001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 중 교육강사와 삶

의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경험요인은 r=200, 
p<0.01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요인과 교육 만

족도의 하위요인을 검증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

시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능력과 교육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교육과정은 r=0.356, p<0.001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사소통 능력

과 교육환경은 r=0.133, p<0.05로 가장 낮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보 활용 능력과 교육환

경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규범 준수 

능력은 교육강사를 제외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환경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Digital Literacy Life Satisfaction EducationSatisfaction

a b c d e f g h i j
a 1
b .746*** 1
c .481*** .403*** 1
d -.077 -.141* -.462*** 1
e .400*** 349*** 340*** -.140* 1
f .391*** .350*** .362*** -.124 .869*** 1
g .291*** .356*** .167* .113 .351*** .363*** 1
h .259*** .347*** .182** .101 .360*** .377*** .808*** 1
i .117 .133* .155* .080 .246*** .231*** .656*** .672*** 1
j .179** .247*** .154* .170** .200** .215** .655*** .679*** .638*** 1
*p<.05, **p<.01, ***p<.001  

a: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b:Critical Thinking Ability, c:Communication Ability, d:Compliance Ability, 
e:Experiential Factor, f:Emotional Factor, g:Curriculum, h:Educational Content, i:Educational Environment, 
j:Instructor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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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std. 
Coeff.

Std.
Coeff. t

Collin.
Stat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1.979 .479 4.130***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237 .092 .248 2.572* .388 2.577

Critical Thinking Ability .091 .090 .091 1.006 .437 2.291

Communication Ability .133 .061 .171 2.182* .587 1.704

Compliance Ability -.034 .083 -.029 -.412 .751 1.331

F=13.417***, adj.R2=.179, Durbin-Watson=2.127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Digital Literacy on Experience Factors
(N=229)

 

4.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경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경험요인을 종속변

수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요인별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 능력, 규범 준

수 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투입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 팽창지수

(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보통 

1.5~2.5 사이이면 잔차가 독립적이라고 판단하는 

Durbin- Watson 값은 2.127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F=13.417, 
이는 p<.001 수준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R2=0.179로 회귀방정식의 설명력

은 17.9%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보 활용 능력은 삶의 

만족도 경험요인에 β=0.248, p<.05로 나타나 정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의사소통 능력

은 β=0.171, p<.05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서요인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정서요인을 종속변

수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영역별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 능력, 규범 준

수 능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투입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 팽창지수

(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 - Watson 값은 보

통 1.5~2.5 사이이면 잔차가 독립적이라고 판단하

는 Durbin - Watson 값은 1.938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F=13.769, 이는 p<.001 수준으로 회귀모형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R2=0.183으로 회귀방정

식의 설명력은 18.3%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

의성 검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보 활용 

능력은 삶의 만족도의 정서요인에 β=0.201, 
p<.05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고, 의사소통 능력은 β=0.225, p<.01로 나타나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5. 디지털배움터 교육만족도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가. 디지털 배움터 교육 만족도가 경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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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std. 
Coeff.

Std.
Coeff. t

Collin.
Stat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1.862 .471 3.952***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190 .091 .201 2.088* .388 2.577

Critical Thinking Ability .109 .089 .111 1.224 .437 2.291

Communication Ability .172 .060 .225 2.883** .587 1.704

Compliance Ability .013 .082 .011 .156 .751 1.331

F=13.769***, adj.R2=.183, Durbin-Watson=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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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Effect of Digital Literacy on Emotional Factors
(N=229)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경험요인을 종속변

수로, 교육 만족도 하위영역별 교육과정, 교육내

용, 교육환경, 교육강사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투입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

산 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 값은 보통 1.5~2.5 사이이면 잔차가 독립

적이라고 판단하는 Durbin-Watson 값은 1.820으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또한 F=9.711, 이는 p<.001 수준으로 회귀모

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R2=0.133로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은 13.3%로 나타났다.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교육 만족도의 하위요

인인 교육내용은 삶의 만족도의 경험요인에 β

=0.273, p<.05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였다. 즉, 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육내

용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경험요인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Unstd. 
Coeff.

Std.
Coeff. t

Collin.
Stat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2.044 .305 6.700***

Curriculum .205 .108 .209 1.894 .313 3.191

Educational Content .263 .110 .273 2.392* .292 3.422

Educational 
Environment .006 .086 .007 .073 .470 2.130

Instructor -.133 .095 -.127 -1.397 .464 2.155

F=9.711***, adj.R2=.133, Durbin-Watson=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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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on Experience Factors
(N=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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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std. 
Coeff.

Std.
Coeff. t

Collin.
Stat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2.119 .302   7.017***

Curriculum  .285 .107 .295   2.663** .313 3.191

Educational Content  .160 .109 .168 1.464 .292 3.422

Educational 
Environment  -.026 .085 -.028 -.305 .470 2.130

Instructor  -.077 .094 -.074 -.818 .464 2.155

F=9.202***, adj.R2=.126, Durbin-Watson=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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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on Emotional Factors
(N=229)

나. 디지털 배움터 교육만족도가 정서요인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정서요인을 종속변

수로, 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인별 교육과정, 교육

내용, 교육환경, 교육강사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투입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

산 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보통 1.5~2.5 사이이면 잔차가 독립적이라고 

판단하는 Durbin-Watson 값은 1.717로 나타나 잔

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F=9.202, 이는 p<.001 수준으로 회귀모형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R2=0.126로 회귀방정식

의 설명력은 12.6%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

성 검증 결과, 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육과

정은 삶의 만족도의 정서요인에 β=0.295, p<.01
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교육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육과정의 만족

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정서요인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Mod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1 Educational 
Satisfaction Digital Literacy .460 .084 .341 5.474*** .113 29.964***

2 Life 
Satisfaction Digital Literacy .634 .088 .433 7.235*** .184 52.345***

3 Life 
Satisfaction

Digital Literacy .527 .091 .360 5.784***
.221 33.374***

Educational 
Satisfaction .233 .068 .214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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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The Mediating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N=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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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 간 교육
만족도의 매개효과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교육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총 3단계 검증으로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는 독립변

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해야 한다. [모형1]은 디지털 리터러시

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F=29.964 이는 p<.001 수준으로 회귀모형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R2=0.113으로 회귀방정

식의 설명력은 11.3%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

시는 교육 만족도에 β=0.341, p<.001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매

개 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

다. [모형2]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52.345 이는 

p<.001 수준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adj.R2=0.184로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은 

18.4%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

도에 β=0.433, p<.001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여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

지막으로 [모형3]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교육 만

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

과 F=33.374 이는 p<.001 수준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R2=0.221로 회귀방

정식의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

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β=0.360, p<.001로 나타나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교육 만족도

는 삶의 만족도에 β=0.214, p<.001로 정(+)적으로 

유의하므로 세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모형2]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β=0.433으로 나타난 데 비해 매개변수가 

투입된 [모형3]에서는 β=0.360으로 감소함에 따

라 교육 만족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

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디지털 배움터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

었다. 연구결과,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

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중 정보 활용 능

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삶의 만족도의 경험요인과 

정서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노년기에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활

용하는 능력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생활 및 삶의 만

족도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Kim and Jeon, 
2017)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통해 사회적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심리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Oh and Yoo, 2018)와도 일

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기

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온라인 소통을 통한 사회

참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

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니어의 삶의 만

족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

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를 위한 지원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

다. 둘째, 디지털 배움터의 교육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교육 만족도 중 교육내용은 삶의 만족도의 

경험요인에, 교육과정은 정서요인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나 학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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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보다 교육내

용에 대한 만족도가 시니어의 생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Ham, 2015)와 같

은 맥락이다. 이는 디지털 배움터의 교육내용과 

과정이 시니어의 실질적 생활에 밀접한 요소로 

작용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임

을 시사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측정 문항을 바탕

으로 분석해 보면 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요구사

항이 잘 반영되고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야 하며, 교육내용이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쉬

울 때 삶의 만족도 정서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육의 내

용이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참여자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궁

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서 디지털 배움터 교육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확

인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삶

의 만족도는 증가하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

질수록 교육 만족도 또한 증가하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의 구성요소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

비스 접근 및 이용 능력,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

하는 능력, 사회적 참여 활동이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기존연구(Kim, 2021; 
Park, 2021; Oh and Yoo, 2018; Jin, 2023; Choi, 
2022; Nam, 2023)를 뒷받침한다. 장·노년층의 디

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

이며(Lee, 2020; Nam, 2023),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Nam, 2023; Park, 2021; Jin, 2023; Choi, 2022)와
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고령층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이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인을 포함하여 구체적

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디지털기기

의 활용능력인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 온라인에

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판단

할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검색 및 평가교육’, 
온라인에서 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위협 및 사기에 대한 교육으로 

‘사회적 네트워킹과 인터넷 윤리 및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 번의 교육만으로는 디지털 리

터러시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지속적

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부산광역시의 디지털 배움터 학습자 중 50대 이

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전국 단

위의 객관적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구글 설문

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진행으로 인해 실제로 디

지털 기기의 활용 수준이 낮은 시니어들은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여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발

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배움터 학습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자체 담당자 및 강사와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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