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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i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which encompasses activities such as posting on forums, sharing 

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and engaging in virtual communities. These changes suggest that 

older adults are moving beyond passive media consumption toward more active content creation and 

communication in digital spaces.

A salient outcome of the analyses is the gradual shift in political orientation among older groups, 

commonly regarded as conservative. Enhanced digital literacy and higher levels of online participation 

appear to foster exposure to diverse perspectives, prompting a more moderate or even progressive 

stance over time. This pattern supports theories positing that technological adaptation can modify 

long-standing political leanings by increasing access to multiple viewpoints and stimulating critical 

reflection. However, for individuals aged 75 and above, the digital divide remains pronounced. Many 

in this age bracket face barriers to fully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underscoring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and targeted education programs that address their 

specific learning processes and possible limitations in mobility.

Theoretically, this study challenges the notion that older adults are a monolithic conservative bloc by 

demonstrating that greater digital literacy and online civic engagement can reshape their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Practically,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tailored digital-literacy 

programs for distinct older cohorts, ensuring that the oldest adults are not left behind. Despite using a 

single-item measure of political orientation and a short four-year window,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need for continued, long-term examinations of how digital adaptation influences sociopolitical change 

among older adults.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how digital literacy shapes political behaviors, 

this study contributes meaningfully to ongoing discussions on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formed 

citizenship, and policies crucial for a super-aged future in Korea.

Keywords: older adults, digital literacy, social participation, political orientation, digital divide

국문초록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자의 디지털 적응이

삶의질과 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에관한 실증적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이연구는급격한고령화와

디지털화가동시에진행되는한국사회에서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사회참여, 정치성향의변

동추세를입체적으로탐색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2020년부터2023년까지의한국미디어패널조

사(N = 33,332)와 언론수용자조사 데이터(N = 70,249)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고령자 집단과

25~54세 비고령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령자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아져 비고령자

집단과의격차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온라인사회참여에서도유사한격차감소가관찰되었으며, 고

령자집단의정치성향은중도진보로이동하는추세를나타냈다. 특히디지털리터러시는온라인사회참

여에유의미한정적영향을미쳤으며, 이러한효과는 45세이상연령대에서가장두드러졌다. 전연령대

에서 온라인활동 증가는진보적 정치성향과 연관되었으며, 디지털리터러시가 정치성향에 미치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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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온라인사회참여변수에의해매개되었다. 이연구는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향상과온라인활

동증가가사회적고립감소와적극적사회참여촉진으로이어질수있음을시사하며, 고령자집단의정

치성향이고정적이고동질적인보수집단이라는기존의인식을재고할필요성을제기한다. 이러한연구

결과는초고령사회에대응하는정책수립과사회통합전략마련을위한실증적기초자료로활용될수

있다.

핵심어: 고령자, 디지털리터러시, 사회참여, 정치성향, 디지털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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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이하한국)은고령인구비율의빠른증가로전례없는변화를경험하고있다(서용석,

2023; 통계청, 2023). 한국은OECD국가중가장빠른고령화속도를보이면서도, 세계최고

수준의인터넷보급률과스마트폰사용률을자랑한다(Ceci, 2025; Kim&Kim, 2024). 일본,

독일등다른선진국들도유사한고령화문제에직면해있지만, 이들국가의고령자디지털활용

도는한국에미치지못한다. 또한, 미국이나북유럽국가들은높은디지털화수준을보이지만,

한국만큼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지않다(Faverio, 2022; OECD, 2023). 한국은급속한

초고령화와디지털변혁이동시에진행되는독특한상황에놓여있다.

디지털전환으로고령자의정보접근성과사회적네트워크가확장하면서정치적지형변동

조짐도있다(김정호·강상훈, 2024; 황남희외, 2020). 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이일상화하면서

고령자들이정보와지식의수동적소비자에서벗어나, 디지털플랫폼을통해사회에적극적으로

참여하는주체로부상하고있다(정찬우·최희정, 2021). 다수의연구는고령자계층의정치적영

향력증대가한국사회의 미래를좌우할핵심요인임을지적하고있다(이철희, 2021; 이현출,

2018; 한예섭, 2024). 고령자들은카카오톡등의소셜미디어를사적이며정치적인소통의장

으로활용하고있으며(김은진, 2019), 문자메시지와소셜미디어활용역량이높은고령자는

가족과지인간의정서적, 도구적소통및비공식적인사회관계를형성하고있다는것이다(정찬

우·최희정, 2021). 고령자의스마트폰과디지털미디어활용능력및정치적효능감이삶의만

족도와건강리터러시(health literacy) 및정치참여등에긍정적이라는선행연구들은또한,

한국의고령화와더불어정치적특성또한변모할가능성을시사한다(김경희·유수정, 2020; 민

영, 2019; Choi &DiNitto, 2013; Tsai et al., 2015).

초고령사회진입을앞둔한국은이러한디지털혁신과함께사회경제적구조는물론정치

지형에도중대한변화를맞이할것으로예상한다. 전통적으로고령자계층은보수적정치성향

을띠는것으로알려져왔다(백정우·최석현, 2013; 이승열, 2020; 장한형, 2022). 나이가들

면서지적호기심과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이감소하고, 정보처리속도가느려지

며 익숙한 환경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판단력이 단순화하기 때문이다(Casciani, 2008;

Chamorro-Premuzic, 2014). 반면일부연구자들은이전세대와다른 ‘액티브(active) 시니

어’의등장을강조한다(박노일·정지연, 2022; 조현승, 2018). 이들은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이높고사회참여활동이왕성하다고전망한다. 고령화사회에서디지털문해력

은정보접근성향상, 경제적이점, 의료및건강관리, 금융관리, 사회적연결유지, 자립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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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평생학습기회제공, 정보판별능력향상, 공공서비스이용편의성증대, 디지털시대적

응등다양한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하며, 고령자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김경희·유수정, 2020; 이서이, 2023).

액티브시니어의출현으로인한고령자의전반적인디지털문해력이향상되었다는주장은

전통적인노인의정치적보수화경향과대비된다. 이는한국의고령자집단이비고령자집단과

비교하여디지털리터러시역량이실제로증가하고있는지, 그리고디지털리터러시수준의향상

이활발한사회활동및정치적성향의변화와연관되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선행연구들

은주로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삶의질, 건강관리간의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다(김경

희·유수정, 2020; 오지안·유재원, 2018). 그러나디지털리터러시가고령자계층의사회참여와

정치성향(political orientation)에 미치는 영향을탐구한 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 실정이

다. 일부연구에서노인의디지털리터러시가사회활동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고보

고하였으나(김학실·심준섭, 2020), 고령자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변화와 사회참여및정치

성향변동을고령-비고령인구집단과비교하며종단적으로분석한연구는제한적이다. 초고령

사회진입을 앞둔 대한민국(통계청, 2023)에서 전체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고령자의 디지털

리터러시향상은삶의질개선과사회통합측면에서중요한과제이다. 향후초고령사회의정치

사회적변화를예측하고, 세대간갈등해소와고령세대의사회참여및정치적특성변화를이

해하기위해서는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발전과한국사회의정치성향변동을다각적으로탐

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배경에서이연구는대한민국고령자계층의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사회참여

(online social participation) 활동및정치성향변화추세를비고령자집단과비교하여탐색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Korea Media

Panel Survey [KMPS])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조사(Korea Press Foundation

Audience Survey [KPFAS]) 데이터 중정치 성향 측정 항목을결합하여 분석하고자한다.

즉비고령인구집단은25세이상54세미만으로, 고령자계층은55세이상으로정의하여최근

4년간세대간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사회참여및정치성향변동을추적하고자한다.1) 또

한, 대한민국고령자집단과비고령집단을세분화하여최근4년간집단내디지털리터러시수

1) 이 연구에서 2020~2023년을 연구 대상으로설정한 이유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와언론수용자조사 데이터에서이

논문의연구변인(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사회참여, 정치성향)의하위척도가일관성있게측정된기간이 4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온라인활동이급증한시기로, 디지털리터러시와사회참여가정치적태도에

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에적절한연구기간으로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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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분포와차이변화를탐색하고, 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수준에따른온라인사회참여행태

변화를분석하고자한다. 아울러고령자의온라인사회참여가한국고령자들의정치성향변화

에미치는영향을조명하고자한다. 고령자들의디지털리터러시수준변화와온라인사회참여

및정치성향변화를입체적으로탐색하려는이연구는우리나라가초고령사회로나아가는과정

에서각세대가변화하는정치환경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이해하는데중요한통찰을제

공할것이다. 특히, 고령자계층이디지털리터러시를통해균형잡힌정치적관점을형성하는

과정에서나타나는변화를파악하는데기여할것이며세대간디지털격차해소와사회통합을

위한정책수립, 그리고비고령자및고령자계층을위한맞춤형디지털교육프로그램개발에

중요한기초를제공한다는데에의미가있을것이다.

2. 선행연구검토

1) 고령화와정치성향변동

고령화와 정치 성향 변동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이다(김미숙 외,

2003; 정경희외, 2011; Binstock, 2000). 선행연구들은고령화사회에서고령자계층의정

치적영향력은점차커지고있으며, 이들의정치성향이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은젊은세대보

다 때로는 더 크고 다양하다고 지적한다(Melo & Stockemer, 2014; Tilley & Evans,

2014). 전통적으로시니어계층은보수적성향을띠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는주로고령층

이자신의기존가치관과정치적견해를유지하려는경향이강하고, 사회적변화에대한저항이

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백정우·최석현, 2013; Peterson et al., 2020). 실제기존연구들

은고령자계층이정치적안정성과기존사회질서의유지를중시하는경향이있으며, 이에따라

보수적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해 왔다. 예를 들어, 캠벨과 빈스톡

(Campbell & Binstock, 2011)은 고령층이경제적 안정과복지 정책을중요시하는동시에,

전통적인가족가치와국가안보를중시하는경향이있다고설명한다. 이러한가치관은보수적

정치성향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특히경제위기나사회적불안정성이증가할때더욱두

드러진다(Danigelis et al., 2007).

그러나최근연구들은고령화와정치성향사이의관계가단순히연령증가에따른보수화

를일면적으로설명할수없음을제시하고있다(김은진, 2019; Peterson et al., 2020). 실제

스토커와제닝스(Stoker &Jennings, 2008)는정치적성향이연령에따라고정된것이아니



116 한국언론학보69권2호(2025년4월)

라, 개인의경험, 특히기술발전과사회적변화에대한적응력에따라변동할수있음을주장한

다. 특히, 콴-하세등(Quan-Haase et al., 2018)은캐나다65세이상고령자42명을대상으

로한심층인터뷰를통해, 고령자의디지털참여가정보접근성과사회적연결을증진시키며,

이는그들의정치적인식형성과참여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강조하였다. 디지털기술의확산

과같은현대적요소들이고령자계층의정치적인식과성향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정치

행위자이자참여적인시민으로서의 ‘고령자’ 존재가부각될수밖에없다는연구가증가하고있다

(김학실·심준섭, 2020; 민영, 2022; 이현출, 2018; Hargittai & Dobransky, 2017;

Hunsaker &Hargittai, 2018).

한국의경우, 급격한고령인구의증가와함께디지털기술의빠른확산이이루어지고있

다. 고령자계층이새로운정보와사회적네트워크에접근할기회가확대되면서, 이들의정치적

성향에도변화의가능성이열리고있다(김학실·심준섭, 2020; 이현출, 2018). 실제민영(2022)

은2020년총선유권자조사를통해노년층과청년층의정치참여요인을비교분석한결과, 고

령층은동원연결망과디지털미디어이용이정치참여에더큰영향을미쳤음을밝혔고, 지경미

와김남숙(2021)은 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사회적지지간에유의한상관관계가있으며,

특히디지털리터러시능력이정치효능감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혀냈다. 이러한선행

연구들은디지털리터러시가정치적인식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음을시사하며, 초고령사회

의정치성향변동을이해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 즉한국의고령화와더불어고령층의

정치적성향은보수든진보방향으로의변동이든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으며, 특히디지

털환경의변화와적응이정치적태도와효능감변화를촉진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이있음을제시한다.

2) 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사회참여

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는현대사회에서점점더중요한주제로부각하고있다. 디지털리터

러시란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등디지털기기를효율적으로사용하고정보에접근, 분석, 활

용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Buckingham, 2015, 2020). 이러한능력은고령자가사회적,

경제적, 정치적활동에참여할수있는중요한기반이된다. 특히, 디지털리터러시가고령자의

온라인사회참여에미치는영향은현대정보화사회에서중요한연구주제로떠오르고있다(김

경희·유수정, 2020; 김학실·심준섭, 2020; 오지안·유재원, 2018; Lev-On et al., 2021;

Vroman et al., 2015).

기존연구에따르면, 디지털리터러시가높을수록고령자의온라인사회참여가활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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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향이있다. 실제모스버거등(Mossberger et al., 2007)은디지털리터러시가고령자들

에게자신감을부여하고, 그들이더쉽게사회적네트워크에접근하며, 온라인플랫폼을통해사

회적, 정치적활동에참여할수있게한다고설명한다. 한국에서도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

온라인사회참여에관한연구가점차증가하고있다. 김경희와유수정(2020)도고령자의스마

트폰활용능력은삶의만족도와자기효능감에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강조했고, 김학실과심

준섭(2020)도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는사회참여및삶의만족도와긴밀히연관되어있음을

밝혀냈다. 또한민영(2022)은 노년층의정치참여요인을청년층과비교한설문데이터(N =

600)를분석하여고령자의디지털미디어이용정도가온라인사회정치적참여를촉진한다고주

장하였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은한국고령자들이디지털미디어를통해사회적활동에참여하는

양상을분석하면서, 디지털리터러시가높은고령자들이정치적토론이나온라인사회활동에적

극적으로참여하는경향이있음을밝히고있다.

국외연구자들도디지털리터러시가고령자의사회적관계확장과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훈사커와 하르기타이(Hunsaker &

Hargittai, 2018)는Google Scholar를이용해 ‘노년층’, ‘인터넷사용’, ‘디지털격차’, ‘건강’ 등

관련키워드를조합하여검색된대규모문헌을검토하면서, 젊은노년층(young-old)이며교육

과소득수준이높을수록인터넷활용능력이높고정신적건강과사회연결망이확장하는추세가

있음을제시하였다. 고령자는65~75세까지를전기고령자, 이후를후기로보는견해도있지만,

최근들어서는55세이상인구로규정된 ‘고령층’의정의를준용하는연구들이등장하고있다(박

소영·박창희, 2023). 한편힐등(Hill et al., 2015)은17명의영국고령자를대상으로한초점

그룹인터뷰를통해디지털기술이권한부여와박탈이라는두가지상반된역할을한다는주제

를도출하였다. 디지털기술은노년층의사회적네트워크를확장하고웰빙을증진하는한편, 디

지털격차로인해특정기술에소외되는고령자도있다는것이다. 첸과슐츠(Chen & Schulz,

2016)도 2002년부터 2015년까지발표된노년층의사회적고립과정보통신기술(ICT) 개입효

과관련문헌을검토한결과, ICT는노년층의사회적지지, 사회적연결성, 그리고전반적인고

립감완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나, 대부분단기적이며6개월이상지속하지않는경향이있

었음을지적하였다. 그러면서향후연구는ICT활용과장기적효과를시계열적으로평가하고노

년층중누구에게ICT가효과적인지식별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정리해보면, 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는현대사회에서고령인구의사회적참여와웰빙

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는요소로부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선행연구들은디지털리터러

시가높을수록고령자의온라인사회참여가활발해지며, 이는사회적네트워크확장과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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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실증적으로제시한다(예, 김학실·심준섭, 2020). 그러나

디지털기술이고령자에게권한을부여하는동시에디지털격차로인해일부고령자는소외될수

있다는상반된결과도나타났다(Chen&Schulz, 2016; Hill et al., 2015). 이러한맥락에서

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디지털공간의활약상을살피는연구는횡단적인비교연구를넘어

종단적으로탐색할필요가있다. 또한, 고령자집단이동일한단일인구군이아니며그안에서도

세밀한차이가존재함을고려하여, 세부적인연령그룹을나누고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를추

적하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이는고령자의디지털미디어활용이장기적으로어떤영향을미

치는지파악하고, 디지털기술이고령자에게효과적으로작용할수있는조건을규명하는데기

여할것이다.

3) 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정치성향변동

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정치성향변동에관한연구는최근들어점차주목받고있는분야

이다. 기존연구들은주로고령자들이정치적편향을갖고있지만, 디지털기술에접근하는과정

에서새로운정보에노출되며, 이로인해정치적인식에변화가일어날수있음을강조한다. 예

를들면, 제닝스와자이트너(Jennings & Zeitner, 2003)은인터넷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록

더높은정치적참여를보인다는점에서디지털미디어이용역량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특히

새로운세대등장에따른인터넷이용과정치적참여간의관계가변화할수있음을제시하였다.

한편, 사다바등(Sádaba et al., 2023)은노년층의미디어리터러시가가짜뉴스를식별하는

능력에미치는영향을살피는연구를통해고령자의정치적성향이가짜뉴스인식능력에영향

을미친다는점을밝혀냈다. 즉진보적성향의참가자는우파편향뉴스헤드라인을식별하는데

더높은정확성을보였고, 반대로좌파편향뉴스에서는정확도가낮아졌다는것이다.

이러한연구들은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사회참여를경유한정보접근의확대는사

회인식과정치적세계관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실마리를제공한다. 온라인에서자신과다

른의견을접하고이를바탕으로자신의정치적견해를재구성하면서, 정치적태도또한비판적

으로바라볼경향이있기때문이다. 실제카네등(Kahne et al., 2012)은특정형태의온라인

참여활동,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활동, 그리고정치적관심이다양한관점에대한노출증가

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이 항상 단편적으로 에코 챔버(echo

chambers)를형성하거나다양한관점을제공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며, 청소년들의다양한

온라인활동경험의중요성을제시하였다. 불리안(Boulianne, 2009)도인터넷사용이정치참

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메타분석을통해인터넷을통한정보탐색및토론과같은온라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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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정치적참여를증가시킨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노리스(Norris, 2001)에따르면, 디지털

미디어는새로운정치적담론과다양한의견에접근할기회를제공하며, 이러한정보의다양성이

고령자의정치적성향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인터넷과소셜미디어의확산

은고령자들이기존의정치적견해를재평가하고, 더넓은스펙트럼의정치적의견을수용할가

능성을높인다.

한국에서도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정치성향변동에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민영(2022)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60세 이상과 만 18세에서 29세 사이 유권자

600명을비교분석한결과, 고령층의인터넷게시판, 카톡, SNS등을통해정치적글이나동영

상을게시하는정도, 즉온라인정치적표현활동이청년층보다통계적으로더높다는것을확인

하였다. 또한, 온라인의견표현을하는연결적활동은고령층에서더강하게나타남을제시하였

다. 김학실과신준섭(2020)도한국의고령자들이인터넷을통해접하는정치적정보가기존의

보수적성향에변화를가져올수있다고주장한다. 그의연구에따르면, 디지털리터러시가높은

고령자일수록정치적중도화경향을보이며, 이는온라인에서다양한정치적의견을접한결과로

나타난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고령자들이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더많은정보에접근할

수있게됨에따라, 기존의정치적신념에대한비판적사고가촉진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지경미와김남숙(2021)도디지털리터러시와사회적지지가정치적효능감에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것을밝혀냈다. 특히디지털리터러시가정치적태도에미치는영향을사회적지지변수

가조절효과를나타내는기제를밝히면서, 디지털미디어가고령자의사회적네트워크확장과정

치참여에중요한변수임을강조하였다.

정리하면, 디지털리터러시는고령자의정치적태도와성향변화에중요한역할을하며, 이

는특히고령자가온라인을통해접하고소통하는사회적관계활동의폭과질에따라달라질수

있다. 기존연구들은디지털리터러시가고령자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 이를통해정치적효능

감을증대시킬수있음을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연구들은고령층이디지털환경에적응하면서

기존의정치적성향이변화할가능성을시사하지만, 이러한변화의구체적인과정과메커니즘에

관한연구는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특정시점의횡단적분석에초점을맞추고있어, 고령자의

디지털리터러시향상이정치성향에미치는영향을시간의흐름속에서분석하는연구는제한적

이었다. 따라서, 고령층의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사회참여, 정치성향간의관계를체계적으

로탐색하기위해서는연령집단간비교와종단적인추세분석이필요하다. 이 연구는이러한

기존연구들의한계를보완하고, 한국사회의초고령화과정에서디지털리터러시가고령층의정

치적태도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초점을맞추기위해, 다음과같이연구문제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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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연구문제1.고령자집단의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사회참여, 정치성향의지난4년간의변화

는비고령자집단과비교해어떠한차이를나타내는가?

연구문제2.지난4년간의시간적흐름을통제한상태에서고령자집단의디지털리터러시는온

라인사회참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3.지난4년간의시간적흐름을통제한상태에서고령자집단의디지털리터러시와온

라인사회참여활동이정치성향에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

3. 연구방법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대한민국은인구비율중고령자의급속한증가와디지털전환이동시

에진행되는독특한사회적변화를겪고있다. 고령층의디지털리터러시수준은변화하고있으

며, 이는단순한정보소비를넘어온라인사회참여의활성화로이어질수있음을시사한다. 이

러한변화는기존의연구에서제시된‘고령층의정치적보수성’이라는전통적관점과배치되는양

상을보일가능성이크다. 즉, 디지털환경에서의사회참여가증가할수록고령층의정치성향

또한변화할수있으며, 이 과정에서디지털리터러시가핵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예상한다.

그러나기존연구들은주로특정시점에서횡단적으로이루어졌으며, 고령층의디지털리터러시

가정치성향에미치는영향을시간의흐름에따라종단적으로분석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이연구는이러한데이터의제한과분석방법론의한계를극복하고, 고령층의

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사회참여가정치성향변화에미치는영향을종단적으로분석하는것

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 2020년부터2023년까지4년간의한국미디어패널조사및언론수용

자조사데이터를통계적으로연계하여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사회참여, 그리고정치성향

간의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1) 분석자료

구체적으로이연구는한국사회에서고령층의디지털리터러시가정치성향변화에미치는영향

을종단적으로분석하기위해, KMPS와KPFAS의데이터를활용하였다. 두데이터는각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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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미디어활용과언론소비및정치적태도를심층적으로측정하고있으며, 연구목적에부합

하는주요변수들을포함하고있다.

KMPS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에서수행하는전국단위종단(panel) 조사로, 매년한국인의디지털기기및미디어

이용행태를 추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KMPS 데이터(응답수

33,332개, 연도별로는 2020년 8,425개, 2021년 8,412개, 2022년 8,400개, 2023년 8,095

개)를 활용하여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및온라인사회 참여변화를분석하였다. KMPS는

표본의대표성을유지하기위해층화확률비례추출(stratified probability sampling) 방식

을 사용하며,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다.

KPFAS는한국언론진흥재단이국내미디어이용행태및정치적태도를종합적으로분석하기

위한조사로, 매년전국성인(만 19세 이상)을대상으로실시된다. 이 조사는언론소비패턴,

정치적관심도, 정당선호도, 이념성향등의항목을포함하고있어, KMPS에서제공되지않는

정치 성향 변수를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KPFAS데이터(총응답수70,249개,2) 연도별로는2020년4,690개, 2021년4,720개, 2022년

56,088개, 2023년 4,851개)를활용하여고령층과비고령층의정치적성향변화를분석하였다.

KPFAS또한층화확률비례추출방식을적용하여표본을구성하며, 조사응답자의성·연령·지

역분포를반영하여한국성인인구의대표성을확보하고있다.

KMPS와 KPFAS는각각디지털리터러시및온라인사회참여(미디어패널조사)와정치

성향(언론수용자조사)에대한핵심적인정보를제공하지만, 개별적으로분석할경우연구의한

계가존재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두데이터의공통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학력, 소득)

를기반으로통계적매칭(statistical matching)을수행하여, 고령층의디지털리터러시와정

치성향간의관계를보다정밀하게분석하고자한다. 한편, 이후분석과정에서연령집단을구

분하는데있어, 자료처리및분석의효율성과일관성을위해각연령집단을레이블링하여표

기하였다. 즉, 비고령집단은 J_25_34(25~34세), J_35_44(35~44세), J_45_54(45~54세)

로, 고령집단은 S_55_64(55~64세), S_65_74(65~74세), S_75(7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이표기는이후모든분석결과, 표, 그림에서동일하게적용된다.

2) 언론수용자조사에서는2022년한해기존의1가구당1인개인조사방식에서1가구당적격가구원(성인) 전원을대

상으로조사하는방식으로변경되면서, 해당연도의표본크기만크게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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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데이터간통계적매칭

이연구에서는KMPS와KPFAS데이터를결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그러나두데이터셋은

동일한응답자를추적하는패널데이터가아니므로, 개인의정치성향변화를직접적으로분석할

수없는한계를가진다. 따라서이연구는개별응답자의변화를추적하는것이아니라, 성별, 연

령, 학력, 소득변수를중심으로사회경제적특성이유사한집단내에서디지털리터러시및온

라인활동이정치성향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방식으로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KMPS에서디지털리터러시및온라인활동의변화를추적하고, KPFAS 데

이터를활용하여동일한인구학적특성을가진집단의평균적인정치성향변화를분석하는방식

이다. 기존연구에따르면, 연령대가높을수록보수적인성향을보이며, 학력이높을수록진보적

인경향이증가하는등특정인구학적특성에따라정치성향이다르게나타난다고보고된바있

다(김경희·유수정, 2020; 민영, 2019). 이연구는개별응답자의정치성향이동일하다고가정

하는것이아니라, 특정인구학적특성을공유하는집단내에서정치성향의평균적분포가유사

할것이라는전제하에분석을진행하였다. 이미다수의국외연구가서로다른데이터셋을효과

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통계적 매칭 기법(Conti et al., 2017; D’Orazio et al., 2006;

Rodgers, 1984)을적용하였으며, 연도, 연령그룹, 성별, 학력그룹, 소득그룹과같은공통변

수를기준으로데이터가정확히일치하는항목을먼저매칭하였다. 이연구도이러한맥락에서

연령의경우, 연령자체와연령그룹3)을함께활용하였으며, 일치하는항목이없는경우루빈

(Rubin, 1986)의연구를참고하여가장유사한특성을가진데이터(연령과소득)를매칭하는

방식을채택하였다. 이러한접근은데이터손실을최소화하고분석의신뢰성을높이는데기여하

였다.

아울러통계적매칭방식은본질적으로무작위성을포함하므로, 매칭결과의신뢰성을높

이기위해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활용한반복매칭을수행하였다. 부트스트래

핑은매칭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무작위오차를최소화하고, 매칭된데이터의대표성을유지

하는데효과적인방법론으로알려져있다. 이연구에서는100회반복매칭을수행하였으며, 이

를기반으로결과를산출하고추정된파라미터값의분포를확인하여파라미터의안정성을검증

3) 연령은연령자체와연령그룹을사용하였으며연령그룹은 25세이상 34세미만(J_25_34), 35세이상 44세미만

(J_35_44), 45세이상 54세미만(J_45_54), 여기까지비고령자계층, 55세이상64세미만(S_55_64), 65세이상74

세미만(S_65_74), 그리고 75세이상(S_75)은고령자계층으로서구분하였고, 학력그룹은중졸이하, 고졸, 대재이

상의3그룹으로소득은0원에서100만원단위로하여800만원이상까지9개의그룹으로하고그룹내최솟값을대푯값

으로사용하여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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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반복매칭절차는기존의단일매칭방식이가지는불확실성을보완하고, 신뢰성

높은분석결과를도출하는데기여하였다. 특히, 부트스트래핑방식은데이터매칭과정에서발

생할수있는표본편향을줄이고, 결과의재현성을높이는데초점을맞추었다. 이와같이매칭

된데이터를통해특정샘플구성에따라달라지는문제를완화하고, 분석결과의일반화가능성

을높이고자하였다.

3) 주요변수설정및타당도와신뢰도검증방법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사회 참여, 정치 성향을 주요 분석 변수로 설정하고,

KMP)와KPFAS의질문항목을활용하여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디지털리터러시는개인이디

지털기기와온라인서비스를얼마나능숙하게활용하는지를평가하는개념으로, 이연구에서는

KMPS에서제공하는스마트기기활용관련14개문항을사용하여측정하였다. 이러한문항들

은스마트폰기본기능사용(문자메시지작성및발신, 무선네트워크설정), 인터넷활용(정보

검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설치및업데이트, 보안관련기능(스팸문자차단방법인지)

등을포함한다. 아울러이연구가설정한디지털리터러시및온라인사회참여변수의타당도

검증을위해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적용하였다. 디지털리

터러시는스마트기기활용, 온라인정보탐색및활용, 보안설정등다양한하위요소로구성된

다차원적개념으로, 개별문항간측정하는기술숙련도의차이가존재할가능성이있다. 따라

서, 개별문항간차이를최소화하고대표지표를구축하기위해주성분분석을수행하였다.

주성분분석은다수의관련변수를단일차원으로축소하면서도주요정보를유지하는기

법으로, 이연구에서는디지털리터러시및온라인사회참여각각에대해독립적으로적용하였

다. 첫번째주성분의설명력이충분할경우이를대표지표로활용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이높

은문항들을포함하여단일지표를생성하였다. 신뢰도검증을위해크롬바흐알파(Cronbach’s

alpha) 값을산출하여문항간내부일관성을평가하였으며, 일반적으로신뢰도가확보된것으

로간주되는0.7 이상의값을충족하는지를확인하였다.

한편, PCA를통해생성된지표는원래의연속형변수가아니라변환된대푯값이라는한계

를가진다. 개별문항의정보를종합적으로반영하였으나, 측정항목간미세한차이를완전히

보존하지못할가능성이있으며, 변수간분포비교에도제약이존재할수있다. 이를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평균차이검정과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검정을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평균차이검정을통해고령층과비고령층간디지털리터러시및온라인사회참여

의평균수준차이를검토하였으며, 크루스칼-왈리스검정을활용하여변수가연속형이아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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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그룹간차이를비교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이러한보완분석을통해, 이연구는PCA

변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정보손실을최소화하고, 디지털리터러시및온라인사회참여가

집단간에어떻게차이를보이는지를보다정교하게검토하고자하였다.

4) 연구문제분석방법

연구문제분석을위해서는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사회참여, 정치성향간의관계를분석하

기위해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계층적회귀분석, 비모수검정, 그리고

매개효과검증을위한소벨(Sobel) 테스트를적용하였다. 먼저, 연령그룹별연도별로변화추

세를탐색하기위해선형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선형회귀모형에서는연령그룹과연도의상

호작용항을포함하여시간이흐름에따라연령대별정치성향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추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55~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고령층을 각각 25~34세, 35~44세,

45~54세의비고령층과비교하는방식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그러나선형회귀분석은종속

변수를연속형변수로가정하는한계가있으며, 분석대상인변수들은서열적특성을가지므로

이를보완하기위해크루스칼-왈리스검정을활용하였다. 크루스칼-왈리스검정은정규성가정

을필요로하지않는비모수검정으로, 연령그룹간정치성향의중앙값차이가통계적으로유

의한지를평가하는데활용되었다.

다만, 크루스칼-왈리스검정은선형회귀분석과달리연령과시간의상호작용효과를직

접모델링할수없다는한계를지닌다. 즉, 선형회귀분석에서는시간이흐름에따라연령대별

정치성향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추정할수있지만, 크루스칼-왈리스검정은특정연도에서개

별연령그룹간차이만을비교하는방식이다. 따라서, 이연구에서는연도별반복적비교를수

행하여시간이지남에따라연령집단간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사회참여및정치성향변화

에미치는영향을간접적으로확인하였다.

디지털리터러시가정치성향에미치는영향을온라인사회참여가매개하는지를검증하기

위해계층적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먼저, 온라인사회참여를종속변수로설정하고, 독립변

수인디지털리터러시와통제변수(연령, 성별, 학력, 소득수준및연도별고정효과)를포함하

여회귀분석을수행하여디지털리터러시가온라인사회참여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였다. 다

음으로, 정치성향을종속변수로설정하고, 독립변수(디지털리터러시), 통제변수, 그리고이

전단계에서도출된온라인사회참여의예측값을포함하여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이과정에

서통계적매칭을적용하였으며, 매칭결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 100회반복분석을수행하

였다. 반복매칭을통해매개변수인온라인사회참여가정치성향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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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유의한지를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유의성을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소벨테스

트를수행하였다. 소벨테스트는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직접효과와매개변수(온라인

사회 참여)를 거친 간접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바론과 케니

(Baron & Kenny, 1986)의기준을적용하여 Z 값이 ±1.96을초과할경우매개효과가유의

하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분석절차를통해이연구는디지털리터러시가정치성향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

뿐만아니라, 온라인사회참여를통한간접적인경로를확인하고자하였다. 특히, 매개변수의

역할이통계적매칭방법에따라달라질가능성이있으므로반복매칭을수행하여결과의일관성

을평가하는데중점을두었다. 이러한분석기법을동원하여디지털리터러시와정치성향간의

관계를보다정밀하게분석하고, 고령층의정치적태도형성에있어온라인사회참여의역할을

규명하고자한다.

4. 분석결과

1) 변수의기초통계및신뢰도‧타당도분석

먼저이연구에서사용된측정도구의신뢰도와타당도를평가하기위해주성분분석을활용한

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신뢰도검증을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사회참여는각각단일요인으로추출되었으며, 총분산설명력

은각각76.43%와67.25%로나타났다. 크론바흐알파계수는디지털리터러시가0.976, 온라

인사회참여가0.877로신뢰도가높은수준임을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Table 1>과같이디지털리터러시는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을평가하

는개념으로, 이연구에서는문자메시지및인스턴트메신저활용, 무선네트워크설정, 금융거

래, 이메일및파일관리, 애플리케이션설치, 온라인보안인지능력등을포함한총14개문항

을사용하여측정하였다. 변수의탐색적요인분석을위해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하였으며, 요인회전(rotation) 방식으로직교회전(varimax)을적용하

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변인은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76.43%로나타나해당요인이측정하고자하는개념을충분히설명하는것으로판단되었다. 개

별항목의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0.2334~0.2807의범위에서나타났다. 신뢰도분석

을위해크론바흐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산출한결과, 0.976으로높은신뢰도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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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이는이연구에서사용한디지털리터러시척도가내적일관성을충분히확보하고있음

을의미한다. 문항별기술통계결과, 평균값은 2.9086~4.2809의범위에분포하였으며, 표준

편차는1.1253에서1.6109로나타났다.

Variables Measurement Items M SD
Factor

Loading

Digital

Literacy

Variance

=76.43%,

Cronbach’s α 

=.976

Ability to compose and send text messages viamobile

phone
4.2809 1.1253 0.2334

Ability to compose and send instant messages 4.1681 1.2555 0.2459

Ability to send photos/documents via instant

messaging
4.0268 1.3298 0.2584

Ability to configurewireless network settings 3.8064 1.4267 0.2735

Ability to search for information using search engines 3.8100 1.4198 0.2706

Ability to performfinancial transactions

(e.g., mobile banking)
3.4030 1.6109 0.2669

Ability tomake reservations/bookings

(e.g., shopping, events)
3.3195 1.6016 0.2752

Ability to open and check received emails 3.4301 1.5949 0.2807

Ability to compose and send emails 3.3497 1.6090 0.2784

Ability to adjust device settings

(e.g., display, sound, security, alarms, input methods)
3.4893 1.5052 0.2760

Ability to transfer files to a computer 3.1197 1.5909 0.2740

Ability to install/uninstall/update necessary

applications
3.2297 1.5686 0.2780

Ability to create documents or materials 2.9590 1.5729 0.2661

Awareness of methods to identify and block harmful

messages
2.9086 1.5370 0.2602

Online Social

Participation

Variance

=67.25%,

Cronbach’s α 

=.877

Frequency of posting comments in online

clubs/groups/forums
1.3213 0.9084 1.3213

Frequency of writing posts in online

clubs/groups/forums
1.2450 0.7668 1.2450

Frequency of writing comments/posts on online news

or discussion boards
1.1806 0.6406 1.1806

Frequency of using online recommendation or rating

functions
1.2417 0.7127 1.2417

Frequency of contributing useful information online 1.1468 0.5882 1.1468

Political

Orientation
Political orientation (ideology) 3.0753 0.8102 -

Note. Digital Literacy(디지털리터러시), Online Social Participation(온라인사회참여), Political Orientation(정치성향)

Table 1. Basic Statistics of Analysi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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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회참여는인터넷동호회및카페활동, 온라인게시판댓글작성및글쓰기, 온

라인추천및평점기능활용, 유용한정보등록활동등으로구성된개념이다. 이연구에서는총

5개문항을사용하여온라인사회참여를측정하였으며, 같은방식으로주성분분석(PCA)을수

행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요인이추출되었으며, 총분산설명력은67.25%로확인되었다. 신

뢰도분석결과, 크론바흐알파계수는0.877로나타나신뢰도가양호한수준임을확인하였다.

문항별 기술 통계 분석에서는 평균값이 1.1468~1.3213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표준 편차는

0.5882~0.9084의범위를보였다. 정치적성향(political orientation)은이념적성향을평가

하기위해단일문항을활용하여측정하였다.평균값은3.0753, 표준편차는0.8102로나타났다.

2) 연령그룹간디지털리터러시, 사회참여, 정치성향변동분석

첫번째연구문제는최근4년간고령자집단의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사회참여, 그리고정

치성향변동추세를비고령자집단과비교분석하는데있다. 이를위해먼저디지털리터러시

지표를통해고령층의정보기술이해도와활용능력의변화를살펴보고, 온라인사회참여지표

를분석하여고령자들의디지털환경에서참여도와사회적상호작용의변화를파악한다. 이어서

정치성향지표를통해고령층의가치관변화와사회인식의진화를추적하고자한다.

(1) 디지털리터러시의연령집단간차이변화

먼저최근4년간연령집단별디지털리터러시수준의변화를 <Figure 1>과 <Table 2>를통해

서확인할수있다. 구체적으로모든연령대에서시간이지남에따라디지털리터러시가점진적

으로증가하는경향이관찰되었다. 특히, 젊은층(J_25_34, J_35_44, J_45_54)의디지털리터

러시수준이지속해서높게나타났으며, 연령이증가할수록디지털리터러시수준이낮아지는경

향을보였다. 이러한차이는 45~54세와 55~64세 연령층사이에서가장두드러졌으며, 이는

해당 연령대에서 디지털 기술 적응도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75세 이상

(S_75) 연령층의디지털리터러시는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시간이지나도다른연

령층과의격차가충분히해소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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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단순연령집단별평균변화추이를넘어‘차이’의변화를살펴본결과가<Figure 2>

와 <Table 3>에제시되어있다. 즉디지털리터러시의평균차이를연도별로비교한결과로, 고

령층과젊은층간디지털리터러시의격차가시간이지나면서점진적으로축소되는경향을나타

낸다. 2020년과 2021년에는고령층과젊은층 간차이가 상대적으로일정하게유지되었으나,

2022년부터는일부연령그룹간차이가감소하는추세가확인되었다. 이는디지털환경의확산

및고령층의점진적인기술적응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다만, 75세이상연령층의경

우2023년에도여전히젊은층과의격차가크게유지되었으며, 이는디지털접근성및학습속

도의차이가주요원인일수있음을시사한다.

Figure 1. Trends in average digital literacy by age group

Year

AgeGroup
2020 2021 2022 2023

J_25_34 2.6009 2.5361 2.8001 2.7482

J_35_44 2.0574 2.0727 2.3432 2.2885

J_45_54 1.2143 1.3502 1.6100 1.6702

S_55_64 -0.8284 -0.5346 -0.0716 0.2065

S_65_74 -3.7427 -3.3647 -2.7479 -2.4207

S_75 -5.7385 -5.4512 -5.3077 -5.1189

Table 2. Trends in Average Digital Literacy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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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디지털리터러시의연령대별차이를보다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수식1>의회

귀분석을수행하였으며, 사용된회귀모형은다음과같다. 수식에서고령그룹이라는변수는고

령그룹에속하면 1, 그렇지않으면 0인더미변수이고, 연도는 2020년도를 1, 2023년을 4로

하는정수이다.

<수식1>4) 디지털리터러시=β0+β1×고령그룹+β2×연도+β3×(고령그룹×연도)+ε

Year

AgeGroup
2020 2021 2022 2023

S_55_64 vs J_25_34 -3.4293 -3.0707 -2.8716 -2.5417

S_55_64 vs J_35_44 -2.8858 -2.6073 -2.4148 -2.0820

S_55_64 vs J_45_54 -2.0427 -1.8848 -1.6815 -1.4637

S_65_74 vs J_25_34 -6.3436 -5.9008 -5.5480 -5.1690

S_65_74 vs J_35_44 -5.8001 -5.4374 -5.0911 -4.7093

S_65_74 vs J_45_54 -4.9569 -4.7149 -4.3579 -4.0909

S_75 vs J_25_34 -8.3394 -7.9873 -8.1078 -7.8671

S_75 vs J_35_44 -7.7959 -7.5239 -7.6509 -7.4074

S_75 vs J_45_54 -6.9528 -6.8014 -6.9177 -6.7890

Table 3. Changes in Average Digital Literacy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Figure 2. Changes in average digital literacy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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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집단간디지털리터러시의회귀분석결과를요약한내용이 <Table 4>에제시되어

있다. 이를보면비교그룹에서고령층과젊은층간초기디지털리터러시차이(β1)가통계적으

로유의미하게나타났으며(p < .01), 이는고령층의디지털리터러시수준이젊은층보다유의

하게낮다는점을보여준다. 또한, 시간효과(β2) 역시모든그룹에서유의미한수준을보였으

며, 시간이지남에따라모든연령층에서디지털리터러시가증가하는경향이확인되었다. 특히,

연령과시간의상호작용효과(β3)는S_75 vs J_45_54 비교그룹을제외하고는모두유의한양

의값을가진다. 이는시간이지남에따라고령층과젊은층간디지털리터러시격차가점진적

으로축소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 75세이상연령층의경우격차가좁혀지는속도가상대

적으로느리며, 여전히디지털리터러시수준이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4) 각계수의설명은아래와같다.

β0 : 모든그룹과시간에걸쳐초기디지털리터러시평균값(절편)

β1 : 고령그룹과비고령그룹간초기평균차이(그룹효과)

β2 : 시간에따른디지털리터러시가변화하는정도(시간효과)

β3 : 시간에따른두그룹간격차가변화하는정도(시간×그룹상호작용효과)

ε: 잔차(오차)

Comparison

Group

Sample Size

(Elderly)

Sample Size

(Non-elderly)
β0 β1 β2 β3 F-value

S_55_64 vs

J_25_34
7,343 4,208 2.4924*** -3.6917*** 0.0719** 0.2851*** 2057.38***

S_55_64 vs

J_35_44
7,343 4,470 1.9458*** -3.1451*** 0.0980*** 0.2590*** 1414.64***

S_55_64 vs

J_45_54
7,343 7,816 1.0527*** -2.2519*** 0.1635*** 0.1935*** 963.87***

S_65_74 vs

J_25_34
4,723 4,208 2.4924*** -6.7065*** 0.0719*** 0.3863*** 6941.99***

S_65_74 vs

J_35_44
4,723 4,470 1.9458*** -6.1599*** 0.0980*** 0.3602*** 5431.52***

S_65_74 vs

J_45_54
4,723 7,816 1.0527*** -5.2667*** 0.1635*** 0.2946*** 4771.53***

S_75 vs

J_25_34
4,772 4,208 2.4924*** -8.3941*** 0.0719*** 0.1273*** 24771.90***

S_75 vs

J_35_44
4,772 4,470 1.9458*** -7.8475*** 0.0980*** 0.1012*** 18575.34***

S_75 vs

J_45_54
4,772 7,816 1.0527*** -6.9543*** 0.1635*** 0.0356 14762.28***

Note. ***p < .001

Table 4. Results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Digital Literacy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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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이디지털리터러시를연속변수로가정하고분석하는반면, 이연구에서는디지

털리터러시가서열적인특성또는비정규성을가질가능성이크다고판단하여비모수검정인크

루스칼-왈리스검정을추가로수행하였다. 이검정은개별연도에서고령층과젊은층간중앙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다만,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은

회귀분석과달리연령과시간의상호작용효과를직접모델링할수없으므로, 연도별반복적

비교를통해시간에따른변화를간접적으로확인하였다.

고령그룹과비고령그룹간비모수검정결과는 <Table 5>에제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모든연도에서비교그룹간H통계량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었으며(p < .01),

이는연령집단간디지털리터러시차이가존재함을의미한다. 또한, 마찬가지로고령층과젊은

층간중앙값차이가시간이지나면서점진적으로축소되는패턴이확인되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고령그룹과비고령집단간차이가비교적일정하게유지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일부연령그룹간차이가줄어드는양상을보였다. 이는디지털환경의확산및고령층의점진

적인기술적응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다만, 75세이상연령층의경우2023년에도여

전히젊은층과의격차가크게유지되었으며, 이는디지털접근성및학습속도의차이가주요

원인일수있음을시사한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회귀분석과크루스칼-왈리스검정이서로

일관된방향성을보이며, 시간이지남에따라고령층과젊은층간디지털리터러시격차가점진

적으로축소되고있음을시사한다.

ComparisonGroup 2020 2021 2022 2023

S_55_64 vs J_25_34 1196.80*** 1112.68*** 1079.77*** 926.72***

S_55_64 vs J_35_44 1031.90*** 878.73*** 756.67*** 583.61***

S_55_64 vs J_45_54 670.65*** 616.21*** 516.47*** 421.17***

S_65_74 vs J_25_34 1516.07*** 1512.59*** 1523.34*** 1403.23***

S_65_74 vs J_35_44 1621.93*** 1489.44*** 1365.62*** 1192.00***

S_65_74 vs J_45_54 1728.12*** 1637.83*** 1508.93*** 1347.09***

S_75 vs J_25_34 1603.54*** 1669.83*** 1752.10*** 1701.23***

S_75 vs J_35_44 1779.33*** 1725.17*** 1678.41*** 1575.01***

S_75 vs J_45_54 2098.32*** 2128.80*** 2160.29*** 2108.50***

Note. ***p < .001

Table 5.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Analysis on Digital Literacy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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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사회참여의연령집단간차이변화

연령그룹별온라인사회참여지표의평균변화를분석한결과가 <Figure 3>과 <Table 6>에

제시되어있다. 이를살펴보면고령그룹에서는시간이지남에따라온라인사회참여가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지만, 비고령 그룹에서는 2022년에 대부분 연령층이 급등한 후

2023년에는감소하는패턴이확인되었다. 하지만, 비고령그룹(J_25_34, J_35_44, J_45_54)

의온라인사회참여수준이지속해서높게나타났으며, 연령이증가할수록온라인사회참여수

준이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고령그룹의경우2023년까지비고령그룹과의격차가확대되는

경향이관찰되었으나, 2023년에는격차가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Figure 3. Trends in average online social participation by age group

Year

AgeGroup
2020 2021 2022 2023

J_25_34 0.5934 0.6383 1.0168 0.4525

J_35_44 0.4861 0.4066 0.7904 0.4587

J_45_54 0.2054 0.2038 0.2923 0.0415

S_55_64 -0.2715 -0.2677 -0.1671 -0.2166

S_65_74 -0.6009 -0.5902 -0.4830 -0.5212

S_75 -0.6736 -0.6653 -0.6671 -0.6511

Table 6. Trends in Average Online Social Participation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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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Figure 4>와 <Table 7>은고령그룹과비고령그룹간의온라인사회참여평균

차이를연도별로비교한결과를보여준다.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2021년까지의차이는비교

적일정하게유지되었으나, 2022년에는격차가확대되었으며2023년에는감소하는패턴이확인

되었다. 이는코로나19 팬데믹의영향으로2022년까지고령그룹의온라인사회참여가증가했

으나, 2023년에는대면활동이재개되면서일부연령층에서온라인사회참여가줄어든것으로

해석할수있다. 그러나75세이상연령층에서는여전히젊은층과의격차가큰상태로유지되었

으며, 이는연령별온라인사회활동참여패턴이일률적인방식으로변화하지않음을시사한다.

Figure 4. Changes in average online social participation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Year

AgeGroup
2020 2021 2022 2023

S_55_64 vs J_25_34 -0.8648 -0.9059 -1.1840 -0.6690

S_55_64 vs J_35_44 -0.7576 -0.6743 -0.9576 -0.6753

S_55_64 vs J_45_54 -0.4769 -0.4715 -0.4594 -0.2581

S_65_74 vs J_25_34 -1.1942 -1.2285 -1.4999 -0.9737

S_65_74 vs J_35_44 -1.0870 -0.9968 -1.2735 -0.9799

S_65_74 vs J_45_54 -0.8063 -0.7940 -0.7753 -0.5627

S_75 vs J_25_34 -1.2669 -1.3036 -1.6839 -1.1035

S_75 vs J_35_44 -1.1597 -1.0720 -1.4575 -1.1097

S_75 vs J_45_54 -0.8790 -0.8692 -0.9594 -0.6925

Table 7. Changes in Average Digital Literacy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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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집단간온라인사회활동차이를보다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회귀모형은다음과같다. <수식1>과마찬가지로<수식2>에서고령그룹

이라는변수는고령그룹에속하면1, 그렇지않으면0인더미변수이고, 연도는2020년도를1,

2023년을4로하는정수이다.

<수식2>5) 온라인사회활동=β0+β1×고령그룹+β2×시간+β3×(고령그룹×시간)+ε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변동 분석과 같이, <Table 8>은 전체 기간(2020

년~2023년)에대한회귀분석결과를요약한것이다. 모든비교그룹에서고령층과젊은층간

5) 각계수설명은아래와같다.

β0 : 모든그룹과시간에걸쳐초기디지털리터러시평균값(절편)

β1 : 고령그룹과비고령그룹간초기평균차이(그룹효과)

β2 : 시간에따른디지털리터러시가변화하는정도(시간효과)

β3 : 시간에따른두그룹간격차가변화하는정도(시간 ×그룹상호작용효과)

ε: 잔차(오차)

Comparison

Group

Sample Size

(Elderly)

Sample Size

(Non-elderly)
β0 β1 β2 β3 F-value

S_55_64 vs

J_25_34
7,343 4,208 0.6887*** -0.9855*** -0.0028 0.0294 202.46***

S_55_64 vs

J_35_44
7,343 4,470 0.4469*** -0.7438*** 0.0358 -0.0092 157.11***

S_55_64 vs

J_45_54
7,343 7,816 0.2814*** -0.5783*** -0.0380** 0.0645** 69.37***

S_65_74 vs

J_25_34
4,723 4,208 0.6887*** -1.3237*** -0.0028 0.0373 351.35***

S_65_74 vs

J_35_44
4,723 4,470 0.4469*** -1.0820*** 0.0358 -0.0012 306.61***

S_65_74 vs

J_45_54
4,723 7,816 0.2814*** -0.9165*** -0.0380** 0.0725*** 188.29***

S_75 vs

J_25_34
4,772 4,208 0.6887*** -1.3695*** -0.0028 0.0094 471.90***

S_75 vs

J_35_44
4,772 4,470 0.4469*** -1.1278*** 0.0358* -0.0291 424.26***

S_75 vs

J_45_54
4,772 7,816 0.2814*** -0.9623*** -0.0380** 0.0446* 2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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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Results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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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온라인사회활동차이(β1)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으며(p < .01), 이는고령그

룹의온라인사회활동수준이비고령그룹보다유의하게낮다는점을보여준다. 시간효과(β2)

의경우비고령그룹에서유지혹은감소를나타내는경향이확인되었다. J_45_54와의비교그

룹에서는상호작용효과(β3)가양의값을가지는데, 이는온라인사회참여격차가감소하는경

향을보였음을의미한다.

<Table 9>는 2022년이후(2022년~2023년)의회귀분석결과를별도로제시한것이다.

분석결과, 2022년이후에는연령그룹간온라인사회활동격차가감소하는패턴을보이며, 상

호작용효과(β3)가양의값을갖는비교그룹이증가하였다. 이는2022년까지확대되었던고령

층과 젊은 층 간 온라인 사회 활동 격차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55~64세연령층의경우2023년에는젊은층과의온라인활동차이가상당부분축소되었으며,

이는팬데믹이후온라인활동참여패턴이연령층에따라다르게변화하고있음을보여준다.

Comparison

Group

Sample Size

(Elderly)

Sample Size

(Non-elderly)
β0 β1 β2 β3 F-value

S_55_64 vs

J_25_34
3,731 2,144 1.5812*** -1.6989*** -0.5644*** 0.5149*** 120.01***

S_55_64 vs

J_35_44
3,731 1,994 1.1222*** -1.2399*** -0.3318*** 0.2823*** 89.16***

S_55_64 vs

J_45_54
3,731 3,764 0.5430*** -0.6607*** -0.2508*** 0.2013** 31.55***

S_65_74 vs

J_25_34
2,381 2,144 1.5812*** -2.0260*** -0.5644*** 0.5262*** 190.21***

S_65_74 vs

J_35_44
2,381 1,994 1.1222*** -1.5670*** -0.3318*** 0.2936*** 161.22***

S_65_74 vs

J_45_54
2,381 3,764 0.5430*** -0.9879*** -0.2508*** 0.2126** 85.15***

S_75 vs

J_25_34
2,481 2,144 1.5812*** -2.2644*** -0.5644*** 0.5804*** 287.18***

S_75 vs

J_35_44
2,481 1,994 1.1222*** -1.8054*** -0.3318*** 0.3478*** 258.20***

S_75 vs

J_45_54
2,481 3,764 0.5430*** -1.2262*** -0.2508*** 0.2668*** 149.62***

Note. **p < .01, ***p < .001

Table 9. Results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Age Groups (Aft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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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able 10>은고령그룹과비고령그룹간비교를위해크루스칼-왈리스검정의결

과를요약한것이다. 모든연도에서비교그룹간H통계량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

내었으며(p < .01), 이는 연령 집단 간 온라인 사회 활동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특히,

2022년에는모든비교그룹에서고령층과젊은층간온라인사회활동격차가가장크게확대

되었으나, 2023년에는격차가감소하는패턴이확인되었다. 이는회귀분석결과와도일치하며,

2022년까지팬데믹으로인해격차가커진이후, 2023년에는대면활동재개와함께고령그룹

에서온라인활동수준이조정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회귀분석과크

루스칼-왈리스검정이서로일관된방향성을보이며, 시간이지남에따라고령그룹과비고령그

룹간온라인사회활동격차가점진적으로축소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 75세이상그룹

(S_75)과같은특정연령층에서는여전히온라인사회활동수준이낮고격차가해소되지않는

부분이존재한다.

(3) 정치성향의연령집단간차이변화

정치성향은단일설문항목을사용하여정치적성향에대한직접적인측정결과를보여주는것

으로, 각연령그룹의정치적태도와그변화를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를분석한결과가

<Figure 5>와<Table 11>에제시되어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20년부터2023년까

지4년간연령그룹별정치적성향변화가나타났다. 그래프의Y축은정치적성향을의미하며,

값이클수록보수적성향을, 값이낮을수록진보적성향을나타낸다. X축은연도를나타내며,

6개의연령그룹(J_25_34, J_35_44, J_45_54, S_55_64, S_65_74, S_75)이서로다른색상

ComparisonGroup 2020 2021 2022 2023

S_55_64 vs J_25_34 203.04*** 241.85*** 333.30*** 186.68***

S_55_64 vs J_35_44 195.49*** 165.54*** 222.32*** 170.38***

S_55_64 vs J_45_54 100.78*** 88.95*** 97.90*** 54.04***

S_65_74 vs J_25_34 368.51*** 414.18*** 487.42*** 342.19***

S_65_74 vs J_35_44 356.62*** 335.16*** 379.90*** 322.14***

S_65_74 vs J_45_54 249.02*** 242.33*** 245.60*** 181.94***

S_75 vs J_25_34 433.65*** 514.25*** 661.42*** 496.17***

S_75 vs J_35_44 418.15*** 429.68*** 543.65*** 473.10***

S_75 vs J_45_54 306.84*** 324.25*** 386.25*** 303.06***

Note. ***p < .001

Table 10.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Analysis 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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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호로표시되어있다. 전체적인경향을살펴보면, 연령대가높을수록정치적성향이보수적

이며, 특히S_75(75세이상)와S_65_74(65~74세) 집단이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

은보수성을유지하고있다. 반면, J_25_34(25~34세) 및 J_35_44(35~44세) 집단은진보적

성향을보이며, 다른연령대와명확한차이를보인다.

즉시간에따른변화를보면, 대부분의연령그룹에서2020년부터2021년까지정치적성

향이다소보수적으로이동한후, 2022년과 2023년에는전반적으로진보화되는경향이나타난

다. 특히S_75 및 S_65_74 그룹에서이러한변화가뚜렷하게관찰되며, 고령층의정치적성향

이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진보적으로변화하고있음을시사한다. 한편, J_45_54(45~54세)

집단은2020년부터2022년까지보수적성향을강화하는모습을보이다가2023년에다소진보

Year

AgeGroup
2020 2021 2022 2023

J_25_34 2.5807 2.6538 2.7364 2.6843

J_35_44 2.7091 2.7338 2.8194 2.7355

J_45_54 2.9714 2.9433 2.9884 2.8734

S_55_64 3.3345 3.2930 3.1926 3.1274

S_65_74 3.6327 3.6309 3.3640 3.3852

S_75 3.6295 3.6637 3.4800 3.2737

Table 11. Trends in Average Online Social Participation by Age Group

Figure 5. Trends in average political orientation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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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패턴을보이며, S_55_64(55~64세) 집단은정치적성향의변동이비교적안정적인것

으로나타났다.

앞에서살펴본<Figure 6>과 <Table 12>는연령대별정치적성향차이를직접비교한결

과를시각적으로제시하고있다. 고령층과젊은층간정치성향격차가2020년이후지속해서

감소하는경향을보이며, 특히S_75 그룹과J_25_34 그룹간격차가가장크지만, 2023년에는

차이가상당히축소된것이관찰된다. 이는시간이지남에따라세대간정치성향의차이가줄

어들고있음을의미한다.

Figure 6. Changes in average political orientation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Year

AgeGroup
2020 2021 2022 2023

S_55_64 vs J_25_34 0.7538 0.6392 0.4562 0.4430

S_55_64 vs J_35_44 0.6254 0.5592 0.3733 0.3919

S_55_64 vs J_45_54 0.3631 0.3497 0.2042 0.2540

S_65_74 vs J_25_34 1.0520 0.9772 0.6276 0.7008

S_65_74 vs J_35_44 0.9236 0.8971 0.5447 0.6496

S_65_74 vs J_45_54 0.6613 0.6876 0.3756 0.5118

S_75 vs J_25_34 1.0488 1.0100 0.7436 0.5893

S_75 vs J_35_44 0.9204 0.9299 0.6606 0.5382

S_75 vs J_45_54 0.6580 0.7204 0.4915 0.4003

Table 12. Changes in Average Political Orientation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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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보다정량적으로검증하기위해다음과같은회귀모형을적용하였다. 마찬가지로고

령그룹이라는변수는고령그룹에속하면1, 그렇지않으면0인더미변수이고, 연도는2020년

도를1, 2023년을4로하는정수이다.

<수식3>6) 정치성향=β0+β1×고령그룹+β2×시간+β3×(고령그룹×시간)+ε

구체적으로<Table 13>의회귀분석결과를보면, 모든비교그룹에서고령층과비고령층

간초기정치적성향차이(β1)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으며(p < .01), 시간이지남에따

라정치적성향이변화하는정도(β2) 또한일부그룹에서유의한수준으로확인되었다. 특히, 연

6) 각계수설명은아래와같다.

β0 : 모든그룹과시간에걸쳐초기정치성향의평균값(절편)

β1 : 고령그룹과비고령그룹간초기정치성향의차이(그룹효과)

β2 : 시간이지남에따라정치성향이변화하는정도(시간효과)

β3 : 시간이지남에따라두그룹간정치성향격차가변화하는정도(상호작용효과)

ε: 오차항

Comparison

Group

Sample Size

(Elderly)

Sample Size

(Non-elderly)
β0 β1 β2 β3 F-value

S_55_64 vs

J_25_34
17,486 9,648 2.5656*** 0.8501*** 0.0515*** -0.1252*** 887.12***

S_55_64 vs

J_35_44
17,486 11,881 2.7026*** 0.7131*** 0.0342*** -0.1079*** 688.64***

S_55_64 vs

J_45_54
17,486 14,280 3.0017*** 0.4140*** -0.0089 -0.0648*** 244.37***

S_65_74 vs

J_25_34
11,166 9,648 2.5656*** 1.1933*** 0.0515*** -0.1766*** 1412.16***

S_65_74 vs

J_35_44
11,166 11,881 2.7026*** 1.0563*** 0.0342*** -0.1593*** 1212.10***

S_65_74 vs

J_45_54
11,166 14,280 3.0017*** 0.7572*** -0.0089 -0.1162*** 635.11***

S_75 vs

J_25_34
5,788 9,648 2.5656*** 1.2524*** 0.0515*** -0.1652*** 1289.84***

S_75 vs

J_35_44
5,788 11,881 2.7026*** 1.1155*** 0.0342*** -0.1480*** 1106.01***

S_75 vs

J_45_54
5,788 14,280 3.0017*** 0.8163*** -0.0089 -0.1049*** 604.36***

Note. ***p < .001

Table 13. Results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Political Orientation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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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시간의상호작용효과(β3)가대부분의비교그룹에서음(-)의값을갖고유의한수준을보

였다. 이는시간이흐를수록고령층과젊은층간정치성향격차가축소되고있음을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결과이다. 이러한결과는고령층의정치성향이시간이지남에따라점진적으로진보

적방향으로이동하고있으며, 젊은층과의차이가점차줄어들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 <Table 14>는고령그룹과비고령그룹간비교를위해크루스칼-왈리스검정의결

과를요약한것이다. 이결과를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모든비교그룹에서통계적으

로유의한차이(p < .01)가존재하며, 이는고령그룹과비고령그룹간정치성향의차이가명

확했음을의미한다. 그러나S_55_64 vs J_25_34의경우2022년에는H통계량이급격히증가

하여 S_55_64 vs J_25_34 비교 그룹의 H 통계량이 418.97(2020) → 288.98(2021) →

1612.50(2022)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변화는단순한평균이동이아니라, 해당연도에

정치성향분포가더욱극단적으로갈라졌을가능성을시사한다.

이는선형회귀분석에서도확인된바와같이, 2022년이연령집단간정치성향차이가

극대화된시점이었음을뒷받침하는결과이다. 해당시기의정치적환경과사회적요인을고려할

때, 특정사건이나외부요인들이젊은층과고령층간정치성향차이를더욱부각시켰을가능

성이있다. 그러나2023년에는S_55_64 vs J_25_34의H통계량이165.88로감소하며, 2022

년에급격히증가했던차이가다시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이는시간이지남에따라연령대간

정치성향격차가축소되고있음을재확인해주는결과로상호작용효과(β3 < 0)와일치한패턴

을보였다. 결과적으로, 비모수검정을통해서열척도데이터를활용한분석을보완한결과, 선

형회귀분석에서확인된경향성과유사한패턴이확인되었으며, 특히2022년에연령대간정치

ComparisonGroup 2020 2021 2022 2023

S_55_64 vs J_25_34 418.97*** 288.99*** 1612.51*** 165.88***

S_55_64 vs J_35_44 311.46*** 236.72*** 1339.16*** 121.66***

S_55_64 vs J_45_54 131.85*** 110.79*** 438.89*** 58.90***

S_65_74 vs J_25_34 485.74*** 493.25*** 2380.15*** 273.49***

S_65_74 vs J_35_44 406.98*** 444.68*** 2171.41*** 226.96***

S_65_74 vs J_45_54 254.34*** 320.12*** 1133.28*** 163.20***

S_75 vs J_25_34 277.12*** 246.67*** 2363.98*** 83.23***

S_75 vs J_35_44 231.44*** 221.14*** 2183.71*** 68.76***

S_75 vs J_45_54 136.86*** 150.00*** 1306.99*** 42.00***

Note. ***p < .001

Table 14.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Analysis on Political Orientation Between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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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차이가일시적으로극대화되었다가2023년에는다시감소하는현상이뚜렷하게관찰되었다.

3) 디지털리터러시가온라인사회참여에미치는영향분석

두번째연구문제는지난4년간의변동을통제한상태에서디지털리터러시가온라인활동에미

치는영향을탐색하는데있다. 이를위해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이분석에서는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데이터를사용하여, 디지털리터러시가온라인활동에미치는효과를각연령그

룹별로살펴보았다. 분석모델에는연령, 성별(여성일경우1), 소득(100만원단위, 0에서 800

이상까지), 학력(중졸이하, 고졸, 대학재학이상), 그리고2021년부터2023년까지의연도(시

간) 또한통제변수로반영하였다. 이를통해인구집단내성별, 나이, 학력, 소득, 시간차이

요인들의영향을통제하면서디지털리터러시가온라인활동에미치는순수한효과를파악하고

자했다.

구체적으로 <Table 15>의연령집단별디지털리터러시의온라인참여영향을분석한회

귀분석결과를보면, 모든연령그룹에서디지털리터러시가온라인활동에통계적으로유의미

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54세(J_45_54)와 55~64세(S_55_64)

그룹에서디지털리터러시의영향력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이는각각0.1503과0.1040의계

수값을보여준다. 이는이연령대에서디지털리터러시수준의향상이온라인활동증가에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령인 65~74세(S_65_74)와 75세 이상(S_75)의

그룹에서는디지털리터러시의영향이55~64세(S_55_64) 그룹에비해상대적으로적게나타

났다. 이는각각0.0480과0.0181의계수값을보여준다. 이러한결과는고령층의경우디지털

AgeGroup Variable
Estimated

Coefficient
T-value F-value

J_25_34

Digital Literacy

0.1287 4.5437*** 10.3632***

J_35_44 0.1268 5.9618*** 9.8806***

J_45_54 0.1503 11.9877*** 30.6440***

S_55_64 0.1040 12.2468*** 38.2990***

S_65_74 0.0480 8.8553*** 25.4293***

S_75 0.0181 6.0765*** 11.9334***

Note. Digital Literacy(디지털리터러시), ***p < .001.

Table 15.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Digital Literacy on Online Social Participation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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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러시향상이온라인활동증가로직접이어지는데다른요인들이더많이작용할수있음을

시사한다.

모든모델의F-통계량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p < 0.01), 각연령그룹에대한

회귀모델이전체적으로유의미함을보여준다. 특히55~64세그룹의모델이가장높은F-통계

량(38.2990)을보여, 이연령대에서디지털리터러시를포함한모델변수들이온라인활동을가

장잘설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디지털리터러시향상이모든연령층의온라인

활동증가에중요한역할을하지만,그영향력의크기는연령대에따라다르다는것을보여준다.

4) 온라인사회참여가정치성향에미치는영향분석

이연구에서는온라인활동이정치적성향에미치는영향을연령그룹별로비교분석하기위하여

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이분석에서는앞에서사용한통제변수들(연령, 성별, 소득, 학력, 시

간더미변수)에디지털리터러시를추가로통제변수로포함시켰다. 특히, 온라인활동변수는

이전연구문제에서도출된모형을사용한적합값(fitted value)을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정

치적성향은값이작을수록더진보적인성향을나타내도록설정되었다. 이를통해다른요인들

의영향을통제하면서온라인활동이정치적성향에미치는순수한효과를파악하고자하였다.

7) 통계적매칭의 randomness가모형추정결과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100회반복하여매칭데이터를구축

하고모형을재추정하였으며, 매회통계적추정치와T통계량과F통계량의유의성을확인하였다. T통계량과F통계량은

항상유의확률 0.1 미만으로유의하였고, 추정계수의평균과표준편차는각각연령대별로 (J_25_34, -1.72, 0.07),

(J_35_44, 1.07, 0.09), (J45_54, -0.87, 0.07), (S_55_64, -0.35, 0.06), (S_65_74, -0.37, 0.11), (S_75,

AgeGroup Variable
Estimated

Coefficient7)
T-value F-value

J_25_34

Online Social

Participation

-1.7208 -26.4610*** 63.7719***

J_35_44 0.9631 12.9604*** 40.8978***

J_45_54 -0.8621 -16.1149*** 50.1365***

S_55_64 -0.3616 -9.4150*** 52.5978***

S_65_74 -0.4443 -12.2077*** 19.4113***

S_75 -0.4060 -19.0692*** 27.6178***

Note. Online Social Participation(온라인사회참여), ***p < .001.

Table 16.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Online Social Participation on Political Orientation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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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나타내는 <Table 16>을살펴보면, 연령그룹에따라온라인활동이정치적

성향에미치는영향이상이하게나타났다. 가장주목할만한점은35~44세그룹(J_35_44)을

제외한모든연령그룹에서온라인활동이정치적성향에부(-)의 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이

다. 이는온라인활동이증가할수록해당연령그룹에서더진보적인정치성향을보이는경향

이있음을의미한다. 또한, 35~44세그룹에서는온라인활동이정치적성향에양(+)의영향

(계수0.963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연령대에서온라인활동이증가할수록오히

려더보수적인성향을보이는경향이있음을시사한다. 다른연령그룹과상반되는흥미로운

결과이다.

25~34세그룹과45~54세부터75세이상그룹까지는모두온라인활동이증가할수록더

진보적인성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장년층에서온라인활동이정치적성향의진보

화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모든모델의F-통계량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

나타나(p < 0.01), 각 연령그룹에대한회귀모델이전체적으로유의미함을보여준다. 특히

55~64세그룹의모델이가장높은F-통계량(52.5978)을보여, 이연령대에서온라인활동을

포함한모델변수들이정치적성향을잘설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온라인활

동이대부분의연령층에서정치적성향의진보화와관련이있음을보여준다.

아울러 탐색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 참여를 경유하여 정치 성향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소벨테스트로살펴본결과, 모든연령그룹에서 Z값의절대값이 1.96을크게상회

하여(|Z| = 4.4781~9.6183) 매개효과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45~54세그룹

(J_45_54)과 55~64세 그룹(S_55_64)에서 가장 강한 매개 효과가 관찰되었다(각각 Z =

-9.6183, -7.4642). 이는디지털리터러시가온라인활동을통해정치적성향에간접적으로영

향을미치는메커니즘이모든연령대에서작동하고있음을시사한다. 또한, 연령대별로매개효

과의강도가다르게나타난점은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활동이정치적성향에미치는영향이

연령에따라다를수있음을보여준다. 35~44세그룹(J_35_44)에서는다른그룹과달리양의

매개효과(Z = 5.4162)가나타났는데, 이는이연령대에서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활동이

정치적성향에미치는영향이다른연령대와질적으로다를수있음을시사한다.

-0.35, 0.06) 인것으로나타나통계적매칭의 randomness가모형추정결과에미치는영향은계수에있어서는차이

가있으나방향이나유의성에는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Table 20>의결과는임의의결과를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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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및논의

이연구는한국의급속한고령화와디지털화가동시에진행되는상황에서고령자의디지털리터

러시, 온라인사회참여, 정치성향간의관계를종단적으로분석하였다. 2020년부터2023년까

지의한국미디어패널조사와언론수용자조사데이터를활용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주요결과

가도출되었다.

먼저고령자집단의디지털리터러시가지속해서향상되어비고령자집단과의격차가감소

하고있다. 특히55~64세연령대에서이러한추세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는훈사커와하르

기타이(2018)가제시한젊은노년층의디지털적응력향상추세와일치하는결과이다. 구체적으

로최근4년간의경향을살펴보면, 고령자의디지털기기활용능력, 인터넷서비스이용, 정보

검색및활용역량이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결과는카네등(2012)이

지적한바와같이, 디지털리터러시의향상이다양한정보와관점에대한노출을증가시킬수있

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둘째, 온라인사회참여에서도유사한격차감소가관찰되었다. 첸

과슐츠(2016)가지적한바와같이, ICT 활용이고령자의사회적고립완화에긍정적영향을

미치는것으로해석된다. 특히온라인커뮤니티활동, 정보공유, 의견개진등다양한형태의사

회참여가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이는불리안(2009)의메타분석결과와유사하게인터넷활

용이시민참여와정치적관심을촉진하는효과가있음을시사한다. 다만, 75세이상고령층에서

는여전히상당한디지털격차가존재하며, 이는힐과동료들(2015)이경고한디지털소외의위

험성을보여준다. 이는브로만등(Vroman et al., 2015)이제기한고령자내디지털격차의

이중구조문제와도연결된다. 셋째, 고령자집단의정치성향이전반적으로중도진보방향으로

이동하는추세가확인되었다. 이는스토커와제닝스(2008)가주장한정치성향의가변성을실증

적으로입증하는결과이기도하다. 특히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사회참여변수의상호작용

이이러한정치성향변화를매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메로와스토케머(Melo &Stockemer,

2014)가지적한것처럼, 고령자의정치적영향력이점차커지는상황에서이러한변화는주목할

만하다. 또한사다바등(2023)의연구와같이,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가정치적정보판별능

력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다니겔리스등(Danigelis et al., 2007)이제시

한인구고령화와정치적태도변화의관계성을경험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이연구의학술적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고령자집단을동질적보수집단으로간주해온

기존관점을실증적으로반박하고, 디지털환경에서의정치성향변화가능성을제시하였다. 둘째,

디지털리터러시, 온라인사회참여, 정치성향간의구조적관계를종단적으로분석하여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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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확장하였다. 셋째, 연령대별차이분석을통해세대간디지털격차의동태적변화를규명

하였다. 디지털미디어이용과활용능력의향상이온라인활동을촉진하고, 이를매개로정치성

향의진보혹은보수화를강화할수있다는점은비단고령자집단뿐만아니라2030젊은세대에

서도나타날수있음을시사하며, 이는후속연구를자극한다. 실무적함의로는고령자대상디지

털교육프로그램설계시연령대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접근이필요함을시사한다. 또한, 디지

털리터러시향상이사회참여로이어질수있도록실천적활용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특히75

세이상고령층의디지털소외방지를위한특별한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는점을제기한다.

한편, 의욕적으로제시한이연구의결과해석에한계가있다. 먼저이연구는온라인활동

에초점을맞추어오프라인참여의특성과영향력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활동의상호작용효과를포괄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둘째, 정치성향을단일

항목으로측정한것은 2차자료의한계이기에고령자의디지털리터러시와중도진보성향으로

수렴해석도주의가필요하다. 향후연구에서는정치성향의다차원적특성을반영할수있는측

정도구개발이요구된다. 콴-하세등(2018)이제안한바와같이, 디지털기기사용외에도질

적측면이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셋째, 4년이라는분석기간의제한으로인해장기적변화

추세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었다. 노리스(2001)가강조한바와같이, 디지털미디어의영향력

은시간의축적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 더긴시계열분석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서로다

른데이터셋의결합으로인한방법론적제약이존재한다. 모스버거등(2007)의제안처럼, 디지

털시민성의다면적특성을포착하기위해서는통합된패널데이터구축이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연구는급격한고령화와디지털화가진행되는한국사회에서고령자의디지

털적응이정치사회적변화를어떻게이끄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으며, 디지털리터러시와

온라인사회참여가단순한기술습득을넘어정치적태도변화로이어질수있음을입증하였다.

이는세대효과의개념을한국사회에확장하는결과로서, 고령자의디지털활동이정보소비를

넘어사회정치적참여로발전할가능성을보여준다. 또한이연구는초고령사회에대비한정책

수립과사회통합전략마련에기초자료를제공하며, 연령대별맞춤형디지털교육과75세이상

고령층에대한정책적관심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아울러디지털시대의고령자연구를위한새

로운분석틀을제시하고, 고령자의정치적영향력증대현상을디지털환경에서재해석하였으며,

ICT 개입효과의분석모델을정치적태도변화까지포괄하는프레임워크로확장하였다. 마지막

으로이연구는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와정치적판단력간의관계를조명함으로써,한국고령자

들의정치성향변화가디지털미디어의민주적잠재력실현에기여할수있음을시사한다. 이러

한점에서이연구는향후초고령사회대응을위한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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