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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오늘날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

에중요한기반구조로자리잡아가고있다. 과거

기업의전유물로만여겨졌었던여러가지종류의

ICT는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간

주하고 있다. 이제 ICT는 일반적인 정보검색은

물론이고 뉴스, 쇼핑, 금융거래, 교육, 오락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수단이 되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형식과 기능을 갖고 있는 서비스

들이 하나의 도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통합적 구성요소(integral component)를 갖는 플

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Czaja and Hiltz, 2005). 

또한,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졌을 뿐 아니라 과거와는 비

교할수 없을만큼쉽게적응하고다양한 방식으

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는 ICT

를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이른바 스

마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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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역시 스마트 사회 구성원으로서 ICT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야 할 계층이다. 특히 노인

은 일반인과 달리 복지적 차원에서 ICT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병고에 따른 고통,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외감,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는 고독감 등은 개별 노인

들에게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사회적 모순에서

부터 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의 차

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한정란, 2005). 

ICT는 이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노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적

도구 가운데 하나다. 가령, 소위 헬스케어

(healthcare)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

은 비용으로 병고에 대한 고통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기술 사용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

화와생활의즐거움을 느낄 수있게되어 노년세

대의 외로움이나 불안감 또는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김미량 등, 2009). 

하지만 ICT는 많은 노인들에 있어 수용하기

힘든 장벽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일종의 블랙박

스(black box)다. 상당 부분 해소가 이루어졌다

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인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는 매우 큰 상태다. 2012년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된 노인들의 정보격

차(digital divide)에 따르면 ICT에 접근 가능한

정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활용 기술의 보유 수

준이나 실제 활용 정도는 아직까지도 매우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

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매우 빠른

기간 안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유소년 인구를 초

과할 만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가령, 보건복지통계연보(2012)에 따르

면 생산가능 연령층 인구에 대한 노년인구를 나

타내는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는 2001년도에 10.5인데 비해 2011

년도는 15.6으로 5.1 증가하였다. 또 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와의 비율을 나

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01년도에 36.3인데 비

해 2011년도에는 72.8로 무려 36.5가 증가하였

고 2017년도에는 노령화지수가 104.1이 되어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ICT 사용 행태

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나 연구모형

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Chen and Chan, 2011; 

Renaud and van Biljon, 2008). 전통적으로 ICT 

사용자 연구의 주 타겟은 정보시스템 도입을 고

려하고 있거나현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는조직의 구성원 또는온라인및모바일 서비스

의 주 사용자인젊은 계층으로 한정되어왔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특히온라인 비즈니스 분

야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

었기 때문인 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노인 인구

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온라인 비

즈니스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ICT 보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복지 차

원에서 계속될 것이다(Renaud and van Biljon, 

2008). 따라서 노인들의 ICT 사용 행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본논문의목적은 노인들의 ICT 사용 행태에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연

구현황의 흐름과 한계 분석을토대로 노인들의

ICT 사용 특성을 고려한 연구틀인 노인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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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용 생명주기(Silver IT use Life Cycle: 

SILC)를 제시한다. 더불어 SILC에 기반한 연구

에서 필요한 방법론적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Ⅱ. 기존 연구흐름
노인들의 ICT 사용에 대한 연구의 가장 중요

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정보기술 수용

이론에 기반을둔연구다. 정보기술 수용 이론은

1980년대말부터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매우 중

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다. 기술수용모

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으로 대

표되는 이 이론에 의하면 사용자들이 새로운 정

보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유용

성(usefulness)와 사용용이성(ease of use)와 같

은 주관적인판단에 수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

정요인이다 (Davis 1989; Davis et al., 1989). 

TAM 이후많은 연구가 유용성이나 사용용이성

이외에 사회적 영향이나 사용의 즐거움 같이 수

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포함하기도했

지만 유용성이나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external variables)를 규명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었다.

애초부터 TAM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모형이다(Chen and Chan, 2012). 그

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정보기술 수용 역시

TAM을 기반으로 한 모형에 의해 설명이 시도

되고 있다. 가령, TAM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된

‘기술 수용 및 사용에 대한 통합 모형(unified 

model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에 의하면 연령은 정보기술 수용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조절변수로작용하

고 있다(Venkatesh et al., 2003; 2010).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대부분은 노인층에 대한 행태

를 분석하려는 시도라기 보다는 연령이라는 변

수를 고려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옳다.

TAM을 기반으로 하면서 노인들의 특성을 고

려한 연구로는 노인학적 변수를 기존 TAM의

외부변수로 채택한 경우다. 가령, Phang 등

(2006)은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의 외부변수로서

생물학적, 생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노령화에관

련된 변수를 채택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대상

으로 적용하였다. 이와 달리 기존의 모형을 노인

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경우다. Pan과 Jordan- 

Marsh(2010)는 기존 TAM 이외에 주관적규범

(subjective norm)과 촉진조건(facilitation 

condition)을 수용의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이 모

형에 의해 중국 노인의 인터넷수용을 설명하였

다. Czaja 등(2006)은 세 가지 연령대를 표본으로

하여컴퓨터 불안(computer anxiety), 유동성 지

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적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이 기술 수용의 중요한 예측요인임

을 발견했다. 또, Arning과 Ziefle(2007)은 TAM

의 변형모형에 의해젊은이와 노인 간의 PDA의

수용 행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기존 정보기술 수용 이론과는 별개로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휴대용 기기의

수용을 기술수용이론에 의해 설명하려는 시도

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en and 

Chan, 2012; Zhou et al, 2012). 특히 이들은 기

존의 TAM을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

운프레임으로 변형하거나확장한 모형을 제안

하고 있다. 가령, Renaud와 van Biljon(2008)은

기술의 수용(acceptance)과 채택(adoption)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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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접근한 새로운 연구모형인 노인 기술 수

용 및 채택 모형(senior technology acceptance 

and adoption model)을 제안하였다. Barnard 등

(2013)도 기술의 수용과 거부(rejection)를 학습

의 용이성(ease of learning)의관점과 시스템과

사용자의관점에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이들은 기존 TAM에관련된 연구들이

설문 방식에 의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

는데 비해 사례분석과 같은 새로운 방식에 의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다.

TAM과 같은 이론적틀을 갖춘것은 아니지

만 노인들의 정보사용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수들을규명한 연구들도 중요한 흐름 가

운데 한다. 이 부류의 연구들이 시도하는 접근방

법은 노인들의 사용빈도를 종속변수로삼고 이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인구통계변수나 노인학

관련변수를 독립변수로규명하고 분석하는 것

이다. 가령, Carpenter와 Buday(2007)는 미국의

65세 이상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적 건강, 

정신적 건강그리고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이컴

퓨터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물

리적 건강 가운데 기능적인 독립성(functional 

independence)과 정신 건강수준 가운데 사회적

장애(social impairment)가 의미 있는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Ⅲ. 노인 ICT사용 연구 방향
3.1 노인 ICT 사용 특성

첫째, 노인들은심리적으로 기존의 것을 고수

하려는 성향이 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새로

운 것에 대한 도전을 꺼리게 되고 종전의 것을

고수하려는 경직성과 보수성이 강해진다(한정

란, 2005). 새로운 ICT가 기존의 생활방식에 변

화를 줄 필요가 있거나 혹은 기존에 사용하던

ICT를 대치해야 하는 경우 많은 노인들은 새로

운 ICT의 유용성이나 사용가능성과 상관없이

수용을 꺼릴 수도 있다(Gilly and Zeithaml, 

1985; Zeithaml and Gilly, 1987). 앞에서 살펴

본 모바일 격차지수가 일반 정보격차 지수에 비

해높은 것도새로운것에대한저항감에서 기인

한 것일 수 있다.  

둘째, ICT의 주 사용계층인젊은 세대와의커

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다. 노인들이 ICT를 제

대로 사용하지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ICT

에 대한 유용성이나 사용방식을충분히 이해하

지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ICT가제공할수 있는

유용성을젊은 계층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

기 때문에 잘못이해한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오해는 ICT의 수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수 있다

(Wang et al., 2010). 이러한현상은 노인 계층이

젊은 세대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이고젊은계층이쉽게접할수있는 ICT에관련

된 각종 정보에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이다.  

셋째, 인지 능력의 쇠퇴로 새로운 기술을 습

득하는데 시간을 요할 수 있다. 많은논란이 있

지만 인간이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젊은 시절에

비해쇠퇴가 일어난다는점에서는 큰 이론이 없

다(Peterson, 1983; Tennant and Pogson, 1995).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ICT 활용

능력을 습득하고 익숙해지는데 상대적으로 많

은시간이걸릴수있고경우에 따라서는습득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노인의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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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관련된각종 의도나 태도 역시 일시적인

시점에서의 결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변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옳다. 

넷째, 노인들의 생리적 조건의쇠퇴는 ICT 사

용을 용이하지않게 할 수 있다. 생리적 조건의

쇠퇴란 노화로 인해청력이나 시력같은 감각적

기능이나운동능력또는기억능력과같은 신체

의 기능 상태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Phang et al, 2006). 노인들은 이와 같이 감각기

능이나 운동능력이약하기 때문에 일반젊은 계

층의 사용자들에 비해 사용가능성(usability)이

현저하게떨어질수 있다(Zhou et al., 2012). 가

령, 키보드를 통한입력이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던지 스크린상에 나타난각

종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이 작은 크기의

기기의경우화면 상에나타난각종정보를 쉽게

판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가

능성의 문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해결

될수 있지만오히려새로운문제를야기할 수도

있다. 가령, 터치스크린의 개발은 간접적인입력

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화면상에 나타난 모든 것에 손을

대는 순간작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

떤부분이클릭할 수있는부분이고어떤부분이

순수한텍스트인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Zhou 

et al., 2012). 

3.2 노인 ICT 연구방향

이상과 같은논의를 종합할 때 노인들의 ICT 

사용을억제하는 요인들은 어떤특정 세대에 국

한된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와함께겪을 수밖에

없는 노인 고유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Wandke et al., 2012). 가령, 젊은 시절부터 PC

에익숙하던 세대가 오늘날 중년이 되었음에도

바와 같이 모바일 격차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정보화진흥문화원, 

2013).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특정 시점

에서의 교육이나 일시적인 제도에 의해 해결될

수있는 것이아니라좀더 구조적이면서도 종합

적인 고찰을 요한다. 

기술적인 진보에 의한 해결 역시 근본적인 것

이될수는 없다(Zhou et al, 2012). 무엇보다도

노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ICT 설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앞의 예에서살펴보았듯이 새로운

기술 개발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

운 기술 그 자체가 노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새로움에 대

한 노인들의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노인들의 사

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이라 하여도 여

전히 장애가 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ICT 사용 행태에 대한 연구

는다음과 같은 두가지방향에서의접근을필요

로 한다. 첫째, 학제적 방식에 의한 체계적인 접

근을필요로 한다. 지난 20여년동안 ICT 사용

에관한 연구는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주목

할 만한 중요한 이론과 연구모형들이 소개되어

왔음에도이들연구에서노인들의특성을본격적

으로설명할수있는이론은찾아보기힘들다. 따

라서 정보기술 사용 이론에 노인학(gerontology) 

이론이 접목될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주목하는노인사회학(social gerontology)

와 노인의 행동변화와 발달을 주목하는 노인심

리학(psychological gerontology)의 새로운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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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

노인복지학(gerontological social welfare)의관

점에서 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할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ICT 행태를 한 시점에서의 사건

이나 현상이 아니라 ICT 사용 생명주기(life 

cycle)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ICT의

사용행태는 항상 동일한 한 것이 아니라 사용

단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가령, 새로운 기술

의 수용(acceptance) 단계에서는 의식적인 의도

(intention)에 기반한 이성적 행동(reasoned 

action)에 따르지만 수용 이후지속적 사용의 단

계에서는 ICT 사용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이성

적 행동에 의존하기 보다는 무의식적인 자동사

용(automatic use) 즉, 습관에 의해 지배될수 있

다(Kim, 2009; Kim and Malhotra, 2005; 

Limayem et al, 2007; Venkatesh et al, 2012).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술 사용을 어느 한 시점에

서 하나의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충

분치못하다. 특히 노인의 경우 정보기술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나 습관의 형성 등은 일반 젊은

사용자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가령,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유용성이나

사용용이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도 불확실할 뿐 아니

라 이와 같은판단에 근거한 사용의도가 사용으

로옮기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필요로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 비해 접할 수 있는 정보

나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면에서 많은 차

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주요 연구 이슈

4.1 기존 ICT 수용 이론의 새로운 해석

비록 기존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ICT 수용

관련이론들이 노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도 TAM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모

형이 갖고 있는 높은 설명력 때문에 노인들의

ICT 수용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이론들은다음두가지사항에대한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첫째, 기존 연구에 사용하였던 변수들을 새롭

게 해석해야 한다. 가령 노인들의 경우에는 사용

동기에 비해 사용용이성이좀더 영향력을 가질

것이고 사용동기 자체가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Chen and Chan, 2011; Pan 

and Jordan-Marsh, 2010). 노인들이 가지고 있

는 ICT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

보나 지식들은 대부분젊은 층에 비해 양적으로

나질적으로부족할 뿐아니라이를제대로 인지

할 수 있는 능력도 모자란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달리 처음지각한 유용성에 대한확신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또 ICT사용이 쉽지 않을 경우

유용성에 대한 이해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사용지원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ICT에관한 지식이나 정보를얻는 일은

노인 층에 있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인 간의커뮤니케이션이 설득에 매우 의

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전통적인 미디어 방식

역시효과를 거둘것이다(Ahn et al, 2008). 주위

의 노인들의 구전(word of mouth)에 의한 간접

적인 방식도 효과를 거둘수 있다(W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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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AM 개념도 (Renaud and Van Biljon, 2008)

셋째, 노인학적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용자들과 달리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소

외 받고 있고심리적으로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

을 가능성이높다(한정란, 2005).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비해우울증증세(depressive symptom), 

고독감(loneliness) 또는 사회적 장애(social 

impairment)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노인관련변수와 ICT 사

용의관계가 유의미한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Carpenter and Buday, 2007; Phang 

et al., 2006; Slegers et al., 2012). 가령,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용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지만

전체 수용의틀에서 이들 변수들이 어떤역할을

하고 있는지는밝혀지지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변수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역시 아직까지 이론

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2 채택(adoption)과정의 고려

일반적인 ICT 사용에서의 연구에서 수용과

채택을엄격히 구분하고 있지는않지만 수용 직

후의 사용행태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보

여 준 연구들은 있다. 가령, 기대-충족 이론

(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ECT)은 수용

이후기대 수준과 그 기대의충족 간의관계를

통해 지속적 사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이후

많은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Bhattacherjee, 

2001; Bhattacherjee and Premkumar, 2004). 반

면 기술사용 통합 틀(integrative framework of 

technology use: IFTU)은 기존의 기술수용모형

에서의 각종 변수들의 변화를 믿음갱신 이론

(theory of belief updating), 자기-지각

(self-perception) 이론 그리고 습관에 설명하고

있다(Kim and Malhotra, 2005). 특히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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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메모리처리 이론에근거하여좀더확장된

모형으로 발전하였다(Kim, 2009). 그러나 ICT 

이론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높음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 모두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행태를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반면 노인 ICT 수용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UTAUT 모형과

기술수용모형을 이동전화 기술 채택모형을 통

합한후이를 노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차원

의 채택 모형(two-dimensional adoption model)

으로 발전시킨 STAM(Senior Technology 

Acceptance and Adoption Model)이 대표적인

예다(Renaud and Van Biljon, 2008). STAM에

의하면 노인의 ICT의 채택은객관화, 통합, 변환

등삼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객관화의 과정에서

는 ICT의 역할을즉, ICT가 자신의 인생에 미치

는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수용에 해당한다. 통합의 과정에서

는 ICT와 교류하는 기간으로서 ICT를 시험적으

로 사용하고 탐색함으로써 사용의 문제점이나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고 실제 사용도 해본다. 

마지막변환은 실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이다.(그림-1참조)

그러나 이 모형은객관적 타당성을입증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너

무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노인들만을 위한 ICT 사용 행태를프로세

스의 차원에서 비록개념적이지만 하나의 모형

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수용과 채택을 구분했다

는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매우크다(Zhou et al, 

2012). 

따라서 노인의 ICT 수용및채택을 개념적으

로 모형화한 STAM을 좀 더 운용가능한

(operational)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STAM의객관화와 통합및변환의 과정을 단계

별로구분하여각단계를좀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STAM에 따르면 객관화에서는 유용성과 사

회적 영향과 같은 사용자에관련된 사항을 독립

변수로 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기술

수용모형의 요약본과 비슷한 형태를취하고 있

다. 반면 통합의 단계는 실제 사용이라기 보다는

실험과탐색을 통해 유용성에 대한확인을 하고

이를 통해 사용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또 이른

통해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위와 같은 과정은 Bhattacherjee의 ECT나

Kim과 Malhotra의 IFTU와도 연관을 갖는다. 

ECT는 ICT를 수용한후에는 유용성에 대한 기

대확인과 만족을 통해 사용의 지속성이 결정되

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IFTU의믿음갱신이

론이나 자기-지각이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보인다. 즉, 두이론 모두 처음수용 단계

에서 가지고 있던 ICT에 대한판단이 어떻게 변

화하고 어떤이론에 의해 설명되는가를규명하

고 있다. STAM 역시객관화 단계가 처음주어

진 ICT에 대한판단이라면 통합은 처음판단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4.3 지속적 사용에서의 이슈

일단 ICT를 채택되었다 하여도 지속적 사용

을 위해서는 ICT 사용이 의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습관화가필요다. 즉, ICT 사용이 일상적인

행동(routine behaviors)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습관에 의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의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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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외부적 단서나 사용목적에 따라작동

된다는 것은 습관에 관련된 사회심리학에서는

물론이고 ICT 이론에서도 큰 이론이 없다(Kim, 

2009; Verplanken and Orbell, 2003). 

습관에관한 기존 이론에 따르면 사용빈도즉, 

반복적 사용과 만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알

려져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ICT를 채택한 이후

사용빈도와 만족이 어떤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가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기존 노인학 분야에서도 ICT 사용빈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지

만(예: Carpenter and Buday 2007; Slegers, 

2012) 이를 ICT 사용 이론에서 조명하는데는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속적 사용 단계에서 주목

해야 할 것은 새로운 변수의탐색도 중요하지만

수용이나 채택단계에서 규명된 노인학 관련변

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4.4 타성에 대한 고려

ICT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새로

움에 대한끝없는추구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

는 ICT에관련된 어떤제품도 5년을넘긴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가령, 새로운 스마트폰은 6개

월에한번씩출시될뿐아니라새로출시된 스마

트폰의 대부분은 기존 시스템을 무용한 제품으

로 만들고 있다. 장노년층들에 있어 ICT의 이

와 같은 변화는 익숙하지 않다. 기존 ICT 수용

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ICT 때

문에 새로운 ICT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억제요인을 현상유지편향(Samuelson and 

Zeckhause, 1988) 또는 타성(inertia)에 의해 설

명하고 있다(Kim and Kankanhalli, 2009; 

Polites and Karahanna, 2012). 즉, 새로운 대안

이 있다 하여도 기존의 행위패턴을 고수하거나

지속하는 현상이다(Polites and Karahanna, 

2012). 노인에게 있어 타성은 젊은 층에 비해

훨씬 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꺼리게 되고

종전의 것을 고수하려는 경직성과 보수성이강

해지기 때문이다(한정란, 2005). 

ICT 사용에서의 타성에관한 예로는 다음과

같이습관과 전환비용(switching costs) 및애착

(attachment)을 들 수 있다. 습관은 오랜반복을

통해얻어진 행동패턴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학습된 행동들이

다(Verplanken and Orbell, 2003). 습관적 행동

은 의식적인 의도에 따라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단서(cue)가 주어질경우 자동적으로 학

습된 행동들에 의해작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Ouellette and Wood, 1998). 특히 노인의 경

우 인지적 노력이동반되어야 하는 의도를 매개

하기 보다는습관에 의존한 행동을선호할 가능

성이 높다. 

전환비용(switching costs)도 타성의 중요한

예 가운데 하나다. 전환비용이란 기존 기술 대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수반되는심리적/경

제적 비용이다. 가령,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대신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

마트폰개통과 같은 비용은 물론이고 새로운 스

마트폰사용법을익히기 위한 비용 등이 소요된

다. 노인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익히기 위한 인

지적 능력이떨어질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상대

적을 높은 전환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기존 ICT에 대한애착역시 감성적인 타성으

로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애착은 기존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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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버세대 ICT 사용 생명주기 (SILC)

고 있던 ICT에 대한 감정적인 관계다(Kleine 

and Baker, 2004).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최근의

휴대용 기기는 늘 보유하고 다니기 때문에 상품

적 또는 기능적 혜택과 상관없이 감정적관계가

형성될가능성이 크다(Wehmeyer, 2007). 노인

의 경우 사회적 소외감과 고독감 때문에 물리적

사물일지라도 감정적애착을 가질가능성이젊

은 사용자 층에 비해 높을 수 있다. 

ICT 사용에 대한 타성들은 모두다 기술적 진

보로 해결되기 쉽지않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기존 ICT에 대한 타성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는앞의 예에서 보았듯

이일반인에비해높은타성을가지고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타성은 기존 ICT의 지속적

사용과 새로운 ICT의 수용 간의 전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4.5 SILC의 제안

이상과 같은 연구 이슈를 고려할 때 노인들의

ICT 사용 행태는 다음과 같은 사용의 생명주기

(life cycle)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우 수용은 어는 한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이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수용과 채택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습관을 통해 지속적 사용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자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ICT가 출시될경우 기존 기술에서 새로

운 기술로의 전환할 때는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

타성이좀더 많은 영향을 미칠가능성이높다. 

한편 노인들의 ICT 사용행태가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은 ICT와 노인들

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의관계다. 노인

들이 ICT를 사용하는궁극적인목표는 삶의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령, 노인들은 ICT 사용

을 통해 고독감이나 소외감을완화시킬수 있을

것이다(Karavuda, 2005). 따라서 삶의 질은

SILC 단계에 구분없이 노인들의 ICT 사용에 있

어 중요한 종속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실버세대 정보기술 생명주기(Silver IC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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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SILC)를 제안한다. SILC는 ICT 사용주

기를 수용/채택과 지속 등 두 단계로 나누고 수

용/채택이 지속으로넘어가기 위해서는습관화

의 단계 그리고 지속이 다시 새로운 ICT의 수용/

채택으로넘어가기 위해서는 타성에 의해억제

되는 전환을 거친다. 이와 같은 순환은 ICT의

속성상 반복될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끝없는 순환에서 모든 단계에서의 사용의궁극

적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Ⅴ. 방법론적 고려사항
기존 ICT 사용 행태 분석은 많은 경우 자기보

고(self-report) 형식의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

다.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은 표본의 확보가 될

수만 있다면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

한 장점이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동일방

법 편향(common method bias; CMB)이다. 

CMB란 측정하려고 하는 변수들의 값이 변수

그 자체의 차이보다는측정방법론 때문에값이

변할 때 나타나는 편향이다(Podsakoff et al., 

2003). 가령, 설문대상자들은 독립변수에 해당

하는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대한질문을 계속

받은 직후에 종속변수인 태도나 사용의도를질

문 받을 경우 실제 자신의 실제 태도나 의도와

상관없이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를

줄이기 위해서 독립변수에서답변한 응답에맞

추게 된다(Straub and Burton- Jones, 2007). 

CMB의 문제는 일반인들에 비해 노인들에 있

어 더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젊은 사용자들에 비해 ICT 에 대한 능력이 상대

적으로낮고활용 경험역시적기때문에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반영될가능성이 낮

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판단하

는 방향(social desirability)으로 답변할 가능성

마저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 ICT 사용 분석에서는 자기보고

형식보다는 보다 복합적 또는질적인 접근 방식

이필요하다. 한 시점이 아닌다른 시점에서 설

문을 조사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접근은

CMB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Straub 

and Burton-Jones, 2007).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변수를살펴보기 위해서는 장

기적인관찰을필요로 할 수도 있다. 가령 Sleger 

등(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용 행태를

6년 동안의 관찰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CMB를

낮추는효과적인 방식이다. 인터뷰와 설문조사

를 같이 한다던지 인터뷰와 토론 실험을 같이

수행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Lee 2007; 

Barard et al., 2013). 

노인 ICT 사용 행태의 이론적배경이 기존의

ICT 수용이론에 있다 하여도 노인들의 특성상

기존 연구모형이나 설문 방식에 의존하지않고

새롭게 연구모형을 수립할필요가 있다. 이럴경

우에는 무기명표본에 대한 설문의 통계적 분석

보다는 소수 대상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이를토

대이론(grounded theory)에 의해 분석할필요가

있다(Strauss and Corbin, 1998). 가령, Ng 

(2008)은 노인들의컴퓨터 수용즉, 학습동기를

토대이론에 의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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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제까지 노인들의 ICT 사용 행태 연구에 대

한 중요한 연구 이슈를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

로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SILC를 제안함으로써

노인 ICT 사용 행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

였다. 아울러 방법론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간략

하게 검토하였다.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인들의 ICT 

사용 행태는 일반 사용자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

고 있음을알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행태

는 정보시스템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제공한다.  

첫째, ICT의 새로운 분야를 제시한다. 최근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일반적인 행태를 분석하

는데 있어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역설적으로 사

용자들이 지나치게 기술에익숙하고 새로운 기

술의 등장에 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않은데

있다. TAM을 비롯한 전통적인 ICT 수용 이론

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 해당

ICT가 무엇인가 새롭거나 중요해야만 한다

(Ajzen, 2002).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 ICT는 별로 새롭거나

중요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그렇지않다. 다시

말해 많은 노인들이 ICT를 바라보는 관점은

ICT 수용 이론이 처음제안된 시기의 일반 사용

자와 유사하다. 연구의관점에서 본다면 노인들

의 ICT 사용 행태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새로운 분야와의 학제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기존 사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심리학과함께다양한 경영학 이론이 접목되었

다면 이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 이론에서는 다

소 생소한 노인학적 이론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물론실버산업을 대상으로 할경우일종의 비즈

니스 차원에서의 접근이필요하다. 그러나 노인

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 비즈니스적 대상이라기

보다는 복지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

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기존연구들에 비해좀더실천적인 방안

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해궁극적인

연구의목표는 노인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 필요한 실천적인

복지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는데 있다.    

모든 인간은 노화되는 것을피할 수 없다. 노

화란 단순히 물리적인 연령이 많아진다는데 그

치는것이 아니라젊은시절쉽게접근하고 쉽게

다루었던 도구들을 더 이상 다루기 힘들다는 것

은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도구를 다룰수 없으

므로해서 많은 사회구성원이누리고있는 보편

적인 혜택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에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

다는점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ICT 사용 행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은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할

보편적현상이란점을 인식할필요가 있다. 노인

ICT 사용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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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ggestion of the research direction for 
older adults’ ICT use behaviors: 

SILC

Woong-Kyu Lee

Alth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frastructures for our societies, it is still considered as a kind of black box having a barrier to be accepted 

and being not easily understood. Nevertheless, there are no proper research models or theories for 

explaining older adults’ ICT u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studying older 

adults’ ICT using behaviors.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review and analysis of current studies, main 

research issues are discussed and a new research framework for the research of older adults’ ICT use, 

Silver ICT users Life Cycle(SILC), is suggested. 

Key words: older adults, research direction and framework, S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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