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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SNS 이용목적(관계 추구, 정보 추구, 오락 추구)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
는 영향을 외로움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SNS를 사용 중인 65~79세 
국내 성인 328명(M= 67.77세, SD= 2.95)을 대상으로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여 매개모형이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기의 관계 추구적 SNS 
사용과 정보 추구적 SNS 사용은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노년기의 관계 추구적 SNS 사용과 정보 추구적 SNS 사
용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
로도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노년기의 오락 추구적 
SNS 사용은 성공적 노화를 직접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오락 추구적 SNS 사용이 
외로움을 증가시킴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감소시키는 매개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가세에 있는 노년기의 SNS 활용이 이용목적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과 그 기제가 SNS 활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
의 증진 또는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노년기, SNS 이용목 , 성공  노화, 외로움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곽호경, 양수진

48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6, No.1, 2023 journal.baldal.or.kr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의 17.5%에 달하며,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통계청, 
2022). 뿐만 아니라 2070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
의 무려 46.4%를 차지하여 국민 2명 중 1명이 노
인이 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통계청, 2022). 이처
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경험하는 삶
의 질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길태영, 2021),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에서 다양
한 변화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들이 달
라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깊게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관계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정, 
2005).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삶 만족도와 삶의 질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국내 수도권에 거주 
중인 노인들의 절반가량이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였고, 무려 20% 이상이 심각한 문제로 볼 
만큼 저하된 삶의 질을 나타냈다(이경욱, 2008). 또
한 통계청(2021)의 국민 삶의 질 조사에서, 연령대
별 삶 만족도가 60대 이상에서 5.7점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96개국 중 
67위로 하위권에 속한다(최명진, 김기연, 2022). 
즉,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평균 수명은 
증가했으나, 많은 노인들이 그로 인해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

인들의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성공적 노화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Hayflick(2000)에 따르
면 노화는 인간이 세월을 맞으며 어쩔 수 없이 경
험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질병(disease)과 
다르다. 즉, 노화는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인간이라면 인생 후반기에 불가피하게 경험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서는 젊음과 건강 유지를 강조하는 문화로 인해 노
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Scholl & Sabat, 2008). 국내 노인 대상 연구 결
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를 의미하는 노화
불안은 노년기 삶의 질을 부적으로 예측하며(김신
미, 김순이, 2009),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노년기 우
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 김욱, 
2014).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위해 
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Rowe와 Kahn(1987)은 생리적인 기능감퇴의 관
점에서 보면 노화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해 긍정적 관점에서도 연구해
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노인들의 잠재적인 
사회환경적 능력에 초점을 둔 성공적 노화라는 개
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21세기 이
후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Rowe & 
Kahn, 2015),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를 조작적으
로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졌다(강인, 
2003; 김동배, 2008; 김미령, 2008; 박경숙, 2012; 
성혜영, 유정헌, 2002; 정순둘, 2007).

김미령(2017)의 연구결과, 국내 노인 집단에서 
성공적 노화란 노년기의 건강이나 장수를 넘어서는 
‘좋은 삶’을 의미했고, 이는 인지, 사회, 정서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능력
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Fisher(1992)는 삶의 만족
도가 단순히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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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살펴보는 변인인 반면에, 성공적 노화는 개인
이 가지고 있는 대처전략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더욱 의미 있다고 보았으
며, Pruchno 등(2010)은 성공적 노화가 질병이나 
신체적인 기능상의 객관적인 노화뿐 아니라 스스로 
노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
하다고 주장했다. 즉, 성공적 노화란 단순히 노년
기의 삶의 질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노화
의 수준이나 노화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이다.

한편, Baltes 등(1999)은 보상을 수반한 선택
적 최적화 모델(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model; SOC)을 통해 성공적 노
화를 설명하였다. 위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기
억 및 학습능력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지식과 기술 매체가 인지적인 쇠퇴를 보충
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Freund et al., 
1999). 실제로 21세기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
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술 매체
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년기의 SNS 사용에 초
점을 두고자 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은 89.3%
로, 세계 평균(53.6%)보다 약 1.7배 높았고, 국가
별 순위로는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했다(DMC 미
디어, 2021). 또한 국내 60대 이상 고령층의 89.1 
~ 97.0%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형 SNS를 사용
하는 등 노년층에서의 SNS 사용이 매우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a). 노년기의 SNS 사용
은 청소년기나 초기성인기 개인에서와 달리, 그들
의 사회적 관계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다는 점에서(Khosravi et al., 2016; Simons et 

al., 2021) 위와 같은 통계치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다.

Leist(2013)에 따르면, 가족 형태 변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SNS는 이들이 의
미 있는 사회적 접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그리고 SNS와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라고 인식할 뿐 아니라 
삶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Vroman et al., 2015). 또한 국내에서도 연령이 
증가하며 건강 정보에 대한 관심이나 행동이 줄어
들고 심리적 건강이 나빠지지만, SNS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능력이 높을 경우. 건강 정보를 활발하게 
얻을 수 있어 심리적 건강도 증진됨을 확인하였다
(안순태 외, 2020).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년기 
SNS 사용이 보이는 긍정적 효과를 확장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
진숙, 김남숙(2021)의 연구에서도 SNS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수록 노인들의 인지적 유
연성이 높아지고 성공적 노화가 증진되었다. 그러
나 노년기의 SNS 사용이 사회적 지지와 노년기 심
리적 건강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
다(Tng & Yang, 2022). 이는 노년기 SNS 사용을 
연구함에 있어 단순히 사용여부나 사용량보다 중요
한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Katz 등(1973)의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미디어 
매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개인의 이용 행동 및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후 학자들도 개인이 미디어를 
선택한 내재적 동기를 주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며(Rubin, 1983; Stafford & 
Stafford, 2001), 최근 연구에서는 SNS 이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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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SNS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Rae & Lonborg, 2015). 또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하승태(2012)의 연구에서도 
SNS가 개인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
용시간이나 사용량보다 질적 측면인 이용목적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
기의 SNS 사용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도 단순히 양적 측면만을 확
인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SNS를 이용하는 목적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SNS 이용목적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
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분류에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관계 추구적 
목적, 정보 획득이나 생성을 위한 정보 추구적 
목적, 즐거움이나 여가 증진을 위한 오락적 목적 
등이 있다(김남이, 이수범, 2011; 이정권, 최영, 
2015; Blumler, 1979). Schivinski 등(2020)에 따
르면, SNS 이용목적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 
또는 부정 정서가 달라지며 SNS 사용 특성도 달라
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18-65세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SNS 사용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삶의 질을 보고하
였고,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한 오락적 목적의 SNS 
사용이 높은 집단에서 더 낮은 삶의 질을 나타냈다
(Campisi et al., 2015). 이는 관계 추구를 위한 
SNS 이용은 개인의 높은 삶의 질과 관련 있으나, 
오락 추구를 위한 SNS 이용은 오히려 낮은 삶의 
질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
로 한 SNS 사용은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
했으나, 그 외의 수동적 목적(정보 탐색, 오락 등)
을 위한 SNS 사용은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지 않는 등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Stevic 
et al., 2021). 즉 노년기의 SNS 사용이 반드시 
노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시사하
며, 관계 추구를 위한 SNS 이용은 청소년기나 초
기 성인기에서와 달리 노년층의 안녕감을 증진시
키는 주요한 요소로 보인다(Morahan-Martin & 
Schumacher, 2000; Wan, 2020). 또한 SNS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정보 추구 또는 오락 추구를 
위한 SNS 이용이 노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SNS 사용이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함에 있어 본 연구는 외로움을 매개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Nilsson 등(1996)의 연구결과. 
나이가 들면서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와 개인이 속한 사회에의 
참여가 더 큰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2021)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60대 
이상의 성인 10명 중 4명은 위기상황을 겪어도 주
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결과, 다른 연령에 비해 60대 이상 집단
이 더 높은 외로움을 보고하였다(강대선 외, 2021). 
Peplau와 Pearman(1982)는 외로움을 개인이 사회
적 관계에서 경험한 양적, 질적인 면에서의 지지가 
기대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나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제한되
며(Pinquart & Sorensen, 2001), 이로 인한 외로
움은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강대선 
외, 2021). 외로움은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높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이규은 외, 2012), 만성적으로 이
어진 외로움은 노년기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작
용한다(Martín‐María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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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Carstensen et 
al., 1999)에 따르면 노인들은 죽음까지 시간이 얼
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기존 관계의 유지에 더 힘쓰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 미국 등 5개국의 노
인들 대부분이 ‘가족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최성재, 장인협, 2010). 그
리고 노년기 SNS 사용은 자녀나 손자녀와의 세
대 간 소통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
들은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wood, 2000; Mesch, 2012; 
Tomassini et al., 2004). 즉, 현대사회의 노인들
은 그들이 중요시하는 가족과의 관계 증진을 SNS 
이용을 통해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SNS 사용은 사회적 접촉
을 유지, 확장시키고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킴으
로써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et al., 2007; Winstead et al., 
2013). 즉, SNS 사용은 인생 후반기에 약화될 수 
있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Cotten et al., 2012; Hardill 
& Olphert, 2012). 그러나 Szabo 등(2019)의 연구
에 따르면, 대인관계 증진 목적의 SNS 사용은 노
인들의 외로움을 낮춰주었으나, 정보탐색을 위한 
SNS 사용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유의미한 경로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처럼 SNS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가에 대해서도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외로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높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성공적 노화와 인지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옥분 외, 
2013). 또한 높은 수준의 고립감은 노인 집단에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알려져 있
다(Elphinstone, 2018; Liu et al., 2020; Smith 
& Lim, 2020).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외로움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인 심리적, 신체적 건강
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Berg-Weger & Morley, 
2020; Brooks et al., 2020). 노인들의 정신적, 신
체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박미
진, 2018; Ashida & Heaney, 2008; Hawkley et 
al., 2006), 외로움이 성공적 노화를 부적으로 예측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노년기의 관계 추구, 정보 추구, 
오락 추구를 목적으로 한 SNS 이용은 모두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것이다.

연구 가설 2. 노년기의 관계 추구, 정보 추구, 
오락 추구를 목적으로 한 SNS 이용과 성공적 노
화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가 존재할 것
이다.

연구 가설 3. 노년기의 SNS 이용목적에 따라 성
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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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카카오톡 310(94.5%)

포털사이트 내 카페 209(63.7%)
네이버 밴드 131(39.9%)

페이스북 117(35.7%)
인스타그램 97(29.6%)

트위터 41(12.5%)
틱톡 16(4.9%)

표 1. 사용 인 SNS 랫폼( 복응답)      (N=328)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SNS를 사용 중인 만 65~79세 
국내 노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시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수
집된 346명의 자료 중 불성실하거나 이상치를 가
진 18부를 제외하고 총 32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M= 67.77세, SD= 2.95). 연구대상자들이 사용 
중인 SNS 플랫폼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51.2%), 여자(48.8%), 학력은 고등학
교 졸업 이하(38.4%), 대학교 졸업 이상(61.6%)로 
고학력자가 많은 편이었고, 취업 상태는 은퇴
(54.0%), 취업 또는 구직 중(35.0%), 기타(11.0&)
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주관적 경제 수준은 어려운 
편(23.1%), 보통(64.0%), 잘 사는 편(12.8%)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음(17.6%), 보통
(51.2%), 건강함(31.1%)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상태는 혼인중(80.5%), 사별(10.7%), 이혼(4.3%), 
별거(2.4%), 기타(2.1%)로 보고되었으며, 동거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89.6%), 동거 중인 가족이 없는 
경우(10.4%)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종속변인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
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연령과 학력, 주
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도구

성공적 노화
국내에서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들을 바탕으로 

박경숙(2012)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 일부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자율적인 삶 7문항(예. “나는 필
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적
극적 인생 참여 6문항(예. “나에게는 여가 혹은 종
교활동 등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
다.”), 자기효능감 5문항(예.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경숙(2012)의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는 전체 .935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자율적인 삶 .78, 적극적 
인생 참여 .80, 자기효능감 .80, 전체 .89로 나타났
다.

SNS 이용목적
SNS 이용목적 중 관계 추구적 SNS 사용을 측

정하기 위해 Newman et al.(2021)이 개발 및 타
당화한 노인용 SNS 사용 척도(SNS-OA) 일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번안을 위해 영어 및 
한국어 이중언어자 3인에게 문항 번역과 역번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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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고, 심리학 석․박사 과정 10인이 척도 원
문항과 역번역 문항에 대한 동일성 평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각 문항 당 평정 점수 평균은 8.7 ~ 
10점, 전체 평균은 9.19점으로 평정일치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번안된 척도는 가까운 유대관계 유지 
5문항(예.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나의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약한 유대관계 강화 5문항(예. 
“한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이
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
록 SNS를 관계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NS 이용목적 중 정보 추구적, 오락 추
구적 SNS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최정화(2012)가 
사용한 문항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보 추구 5
문항(예. “내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오락 추구 3문항(예. “시간을 보내기 위
해.”)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
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SNS를 정보 추구 또는 오락 추구의 목적
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Newman 등
(202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가까운 유대관계 
유지 .82, 약한 유대관계 강화 .81로 보고되었고, 
최정화(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정보 추구 
.85, 오락 추구 .7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가까운 유대관계 유지 .79, 약한 유
대관계 강화 .83, 정보 추구 .89, 오락 추구 .75, 
전체 .85로 나타났다.

외로움
진은주와 황석현(2019)이 수정 및 타당화한 한국

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사회적 고립감 11문항(예. “얼마나 자주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십니까?”), 사회적 연결감 9문항
(예. “(역채점)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
다고 느끼십니까?”)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 3=항상 그렇다)
로 평정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은주와 황석현(201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 .9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사회적 고립감 .89, 
사회적 연결감 .86, 전체 .91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
일까지 데이터수집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
시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설문 참여 도중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였다. 거주지역과 연령에 대한 문항을 통해 국내 
노년기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
에서 SNS를 사용 중인 사람들만 본 설문에 참여하
도록 스크리닝 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SNS 이용목적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적
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과 학력, 주관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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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2 3

SNS 이용목적
1-1. 정보 추구 1
1-2. 오락 추구 .27** 1
1-3. 관계 추구 .30** .27** 1
2. 성공적 노화 .30** .04 .31** 1
3. 외로움 -.22** .03 -.28** -.58** 1

**<.01

표 3. 주요 변인 간 상 분석 결과                                                                     (N=328)

구분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SNS 이용목적
정보 추구 3.64 0.56 -0.32 0.13
오락 추구 2.99 0.75 -0.25 -0.13
관계 추구 3.26 0.58 -0.35 0.61

성공적 노화

자율적인 삶 3.69 0.50 -0.34 0.80
자기효능감 3.67 0.53 -0.43 1.24

적극적 인생참여 3.37 0.58 -0.20 -0.46
전체 3.64 0.44 -0.25 0.36

외로움
사회적 연결감 1.21 0.51 -0.19 -0.18
사회적 고립감 0.99 0.54 0.45 0.07

전체 1.10 0.46 0.04 -0.39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328)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신뢰구간 95%에서 표
본 수를 10,000개로 하는 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때 SNS 이용목적에 따라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세 가지 SNS 
이용목적(관계 추구, 정보 추구, 오락 추구)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
도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주요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
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5). 주요 변인
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
과, 정보 추구적 SNS 이용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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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t
95% CI

lower upper
관계 추구 → 외로움 -.216*** .043 -4.976 -.301 -.130
정보 추구 → 외로움 -.131** .045 -2.916 -.219 -.043
오락 추구 → 외로움 .094** .033 2.808 .028 .160

외로움의 설명량  =.188, F(7, 320)=10.606***

관계 추구 → 성공적 노화  .102** .036  2.840  .031  .172
정보 추구 → 성공적 노화  .125** .036  3.436  .053  .196
오락 추구 → 성공적 노화  .003 .027 .113 -.050 .056

외로움 → 성공적 노화 -.387*** .045 -8.683 -.475 -.299
성공적 노화의 설명량  =.484, F(8, 319)=37.394***

***<.001 **<.01 *<.05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328)

그림 2. 연구모형 경로도

상관이 있었고(r=.30 p<.01), 외로움과는 부적 상
관이 있었다(r=-.22 p<.01). 관계 추구적 SNS 이
용 또한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r=.31 
p<.01), 외로움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28 
p<.01). 반면에 오락 추구적 SNS 이용은 성공적 
노화, 외로움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
며, 성공적 노화는 외로움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58 p<.01).

SNS 이용목적(관계 추구, 정보 추구, 오락 

추구)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경로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관계 추구적 SNS 사용은 성공적 노화를 정적으로
(B=.102, t=2.840, p<.01) 예측하였고, 정보 추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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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Boot SE
95% CI

lower upper
직접효과

관계 추구 → 성공적 노화  .102* .036 .031 .172
정보 추구 → 성공적 노화  .125* .036 .053 .196
오락 추구 → 성공적 노화  .003 .027 -.050 .056

간접효과
관계 추구 → 외로움 → 성공적 노화  .084* .020 .047 .125
정보 추구 → 외로움 → 성공적 노화  .051* .018 .018 .087
오락 추구 → 외로움 → 성공적 노화  -.036* .015 -.068 -.009

*<.05

표 5. 매개효과에 한 Bootstrapping 검증                                     (N=328, Bootstrap=10,000)

SNS 사용 또한 성공적 노화를 정적으로(B=.125 
t=3.436, p<.01) 예측하였다. 그리고 오락 추구적 
SNS 사용은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지 못했다.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SNS 이용목적(관계 추
구, 정보 추구, 오락 추구)이 각각 외로움을 거쳐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
다. 즉, 노년기의 관계 추구적 SNS 이용(B= .084, 
95% CI [.047, .125])과 정보 추구적 SNS 이용(B= 
.051, 95% CI [.018, .087])이 외로움을 거쳐 성공
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가 유의미
하였다. 그러나, 노년기의 오락 추구적 SNS 이용
의 경우 외로움을 거쳐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매개 
경로(B=-.036, 95% CI [-.068, -.009])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SNS를 사용 중인 65세 이상의 국내 

노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관계 추구, 정보 추구, 
오락 추구를 목적으로 한 SNS 활용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를 외로움이 매개하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계 추구적 SNS 사용에서 성공적 노화로 
가는 직접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관계 추구적 SNS 사용에서 외로움을 거쳐 
성공적 노화로 가는 간접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는 결과로(노지영, 주효진, 2012; Szabo et al., 
2019),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유지를 위한 SNS 사
용이 본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노년기의 삶을 향
상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SNS가 개인이 현
실에서 이미 맺고 있는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Boyd & Ellison, 2007)과 노년기 SNS 사용이 
비대면 연락을 통한 대면 만남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결과(정찬
우, 최희정, 2022)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비대면보
다 대면소통이 익숙한 노년층에서도 SNS가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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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주요한 매체로 기능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
이나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새로
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온라인 가상세계에의 몰
입이나 과도한 SNS 사용을 예측함을 주장해왔다
(Morahan-Martin & Schumacher, 2000; Wan, 
2020). 그러나 노년기에는 SNS 내에서 새로운 관
계를 만들기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소통하
고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
한 목적이 주로 나타난다(Newman et al., 2021). 
이는 노년기에서는 관계 추구를 위한 SNS 이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SNS 사용이 미치는 영
향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정보 추구적 SNS 사용에서 성공적 노
화로 가는 직접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추구적 SNS 사용에서 외로움을 
거쳐 성공적 노화로 가는 간접 경로도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탐색을 위한 SNS 사용
은 외로움이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Stevic et al., 2021)와는 일치하지 않지
만 정보 획득을 위한 도구적 SNS 사용이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노지영과 주효진(2012)의 결
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Jackson과 Wang(2013)
은 정보 추구적 SNS사용의 긍정적 영향을 지지하
면서 같은 노년기 성인에서도 집단의 특성이나 그
들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SNS의 사용이나 그 영향
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 연구의 참여 집단이 전기 노년기에 가깝고, 학
력이 높게 나타난 바. 이러한 집단의 특성이 영향
을 미친 결과일 수 있겠다. 그러나 노년기 SNS 사
용의 주된 목적은 건강 정보 획득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Leist, 2013), 정보 추구적 
SNS 사용이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적 관계 증진을 통해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실제로 SNS를 통한 
정보 탐색은 대부분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2007; 
Chiang, 2013). 즉,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유리되
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에게(통계청, 
2021) SNS를 통한 외부 정보 획득이 사회와의 연
결감을 높여줌으로써 외로움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오락 추구적 SNS 사용에서 성공적 
노화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았으나, 오락 추구적 SNS 사용에서 외로움을 거쳐 
성공적 노화로 가는 간접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추구ㆍ정보 추구적 
SNS 사용과 달리, 오락 추구적 SNS 사용과 성공
적 노화와의 관계에서는 외로움이 완전 매개 역할
을 하는 것이다. 즉, 게임이나 단순 여가 시간 활
용을 위한 오락적 목적의 SNS 사용은 성공적 노화
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노년기의 외로움을 높
이고 성공적 노화를 낮추는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락적 목적의 SNS 사용이 
노년기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
인한 Campisi 등(2015)과 Stevic 등(202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노년층에서 오락적인 목적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높은 비율로 증가했으며, 이는 SNS 중독경
향성을 나타낸 집단에서 특히 현저하다(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22b). 게다가 노인 집단에서는 노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인지적 유연성
이 낮은 편이고(박진숙, 김남숙, 2021), 알코올 의
존이나 흡연과 같은 중독적인 대처방식이 짙게 나
타난다(Canham et al., 2016). 또한 이들은 심리
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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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서 상태를 가라앉히고 회피하기 위한 대처
방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Nieto et al., 2020), 노
화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오락 목적의 SNS 사용
이라는 중독적 대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노년층 대상으로 SNS 이용을 장려하기에 앞서, 
불균형적 SNS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의 SNS 사용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

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SNS 사용이 노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를 높임이 
알려져 왔으나 SNS 사용이 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년기에서 유독 긍정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지 구
체적인 기제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었다. 본 연구
는 이에 대해 노년기 SNS 사용이 사회적 관계의 
증진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는 기존에 이루어
지고 있던 노년기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SNS 사용 증진을 위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금 확인한 것이다.

둘째, 이용목적에 따라 노년기의 SNS 사용이 외
로움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기제가 달라짐을 확
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SNS 사용의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사용량이
나 사용여부에 따른 차이만 확인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SNS 연구에서 새로운 핵심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용목적이라는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이용목적에 따라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기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NS 이
용자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Katz 등
(1973)의 이용과 충족 이론이 국내 노년기 성인을 
대상으로도 유사하게 지지됨을 검증한 것이기에 의
미가 있다.

셋째, 관계 증진이나 정보 획득을 위한 SNS 사
용이 노년기의 외로움을 낮춰줄 뿐 아니라 성공적 
노화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관계 추구
를 목적으로 한 SNS 사용이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
기와 달리 노년기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낸
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정보 획득을 위한 
SNS 사용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고,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넷째, 게임이나 여가를 위한 오락적 목적의 SNS 
사용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높이고 성공적 노화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년
기 대상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나 사용
법 강의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추후에는 SNS 사용
의 올바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오락적 목적의 SNS 사용은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
하기 위한 중독적 대처와 관련성이 높기에 노년층
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균형적인 SNS 사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는 대부분이 전기 

노년기에 속하며 국내 노인 평균에 비해 높은 학력
의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기에 나타난 한계점으
로, 이러한 결과를 전체 노인 집단의 특성으로 일
반화하기에 어려울 수 있겠다. 특히 전기 노년기와 
후기 노년기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내는 양상이 
다를 수 있고, 연령대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미디
어 매체가 달라진다(문진영, 정순둘, 2020). 또한 
학력에 따라서도 노화에 대한 인식이나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집단을 저학력(고졸 이하)과 고학력(대
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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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집단에서는 일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물론 교육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노인 인구의 고학력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후기 노년기와 저학력 집단을 아우
르는 대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SNS 사용여부나 사용시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SNS를 사용 중인 노
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한정하였다. 
이에 SNS를 사용하지 않는 노년기의 외로움 수준
이나 성공적 노화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
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노년기에서도 SNS 중독 문
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SNS 사용량에 따
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
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지 않
는 노인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SNS 사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더 풍부한 함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이 사용 중인 SNS 플랫폼에 
따른 특성이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SNS 매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
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
에서 타인과 연결을 맺고 컨텐츠를 공유한다는 기
본적 특성은 유사하나, 플랫폼에 따라 컨텐츠의 주
된 내용이 달라지거나 상호작용의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다양
성을 반영한다면 노년기 SNS 사용의 영향력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간 모호하게 알려져 있던 
SNS 사용과 노년기 삶의 관계와 그 기제를 파악했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목적에 

따라 그러한 기제의 형태가 다르게 작용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기에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
량 증진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인
들이 적절한 기술 함양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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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purpose (relationship pursuit, 
information pursuit, entertainment pursuit) and successful aging is mediated by loneliness. The 
mediating model is examined using PROCESS Macro v3.5. The mediating model was examined for 328 
domestic older adults aged 65-79 years(M=67.77, SD=2.95) using S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types of SNS use 
and successful aging but in different way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SNS use for relationship 
pursuit and SNS use for information pursuit in older adults not only directly affects successful aging, 
but also indirectly affects successful aging by lowering loneliness. On the other hand, the indirect 
effect of loneliness was positive for SNS use in the pursuit of relationships and information but 
negative for entertain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trary to the other two types of SNS use, 
the use of SNS for entertainment reduces successful aging by increasing loneliness. This study 
revealed a mechanism by which the purpose of SNS use in older adults affects successful aging 
through loneliness, and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mechanisms may var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SN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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