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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스마트도시의 미래와 발전방향

[스마트도시 안양 디지털 정보격차해소를 발전방향모색 포럼]

신혜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경희대학교 고령친화실증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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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Brain Korea)

AgeTech-Service 혁신인재양성

(석박사과정, 2020-2027)

▪ 디지털뉴에이징연구소

▪ 실생활기반 실증연구
“고령친화 실증거점센터” “리빙랩” 운영

고령친화산업 네트워킹 플랫폼 New 

Aging Platform

(오프라인) 380개 기업 참여

(온라인) 
메타버스www.NewAgingPlatform.co.kr

2 출처 : 김영선 외(2020) 경희대 BK교육연구단
380개 기업

2016-2017 2017-2018 2020-현재

http://www.newagingplatf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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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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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데이터 통한 제품 사용성평가

실증평가장비 구축(28종)

실사용환경 기반의 제품 사용성평가

고령친화리빙랩 운영(3개의 리빙랩)

커뮤니티리빙랩 보유(25개 기관)

기업수요맞춤형 기업지원

고령친화산업전문가과정

전국기반 지역거점센터

네트워킹 플랫폼 (380개 기업)

저

정량-정성적
사용성평가인프라

고령친화제품 과학적

효과성 검증 위한

정량-정성 인프라 구축

경희대 고령친화실증센터

저

기업성장을 위해

기업 네트워킹과

교육-홍보체험관 활용

고령친화산업기업의
전주기적지원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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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기반 리빙랩(Real-World Living Lab)

디지털뉴에이징연구소및 리빙랩기반 기업맞춤형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질적 내실화

전국 기반 지역거점교육훈련센터지정을 통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지역사회기반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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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운동재활 및 고령친화용품
인지재활훈련기기 운동성평가장비 재활훈련기기 음파동운동진동기기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서비스
고령친화우수식품 저당밥솥 고단백식품 운동프로그램 여가문화서비스

돌봄로봇 및 소셜로봇 디지털기술
이승보조로봇 소셜로봇 키오스크 앱근력증강로봇 근력증강로봇

고령친화산업 전 분야(식품, 서비스, 디지털기기, 돌봄로봇 등) 실증경험 보유 전문실증기관

(최근 4년간 총 35건 이상의 실증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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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Tech-Service(고령친화기술-서비스) 개념

기존의 단순한 돌봄위주 기술을 넘어, 고령자를 위한 모든 기술･혁신 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된 의미 

현재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베이비붐세대, 중년층)를 위한 제품･서비스까지 포함

* Gerontechnology, Smart Technologies, Assistive Technology, Ambient assisted living (AAL) technology, AIP(Aging in Place)
Technology, QoL technology, welfare technology 등

1. [고령자 자립생활목적 : AIP* Tech] 주거•스마트홈(안전), 시니어영양, 헬스케어, 운동•재활 ,  이동, 정서지원•감성서비스(*AIP : Aging In Place 살던 곳

에서 나이들어감)

2. [고령자 돌봄목적 : Care Tech)] 노인돌봄인력의 신체적 부담 경감 및 미래 돌봄인력 부족 대비를 위한 돌봄로봇 등 개발

3. [디지털격차 해소 목적 : 사람중심 고령자기술수용 서비스(Senior Technology Adoption Service)] end-user(고령자)가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
록 기술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기술)과 연계된 서비스모델

*BK AgeTech교육연구단 홈페이지(agetech.khu.ac.kr)

AgeTech-Service 3대 핵심분야 8개 유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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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외(2020)

AgeTech-Service 종류(생애주기별) AgeTech-Service 종류(고령친화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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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해외동향

Ⅲ 한국동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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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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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적으

로 인터넷 사용은 폭발적으

로 증가

● 1990년대 후반에는 소수의 사람

들만이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2017-2019년에는대다수가 적어

도 가끔씩 인터넷에 접속

● 북유럽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서부 발칸 반도, 동유럽 및

중앙 아시아에서는 인터넷 참여

가 낮음

1. 고령화와 디지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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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인터넷 사용

은 증가하였으나 연령집단

간 디지털 기술 격차는 크

게 나타남

● 유럽 27개 국가에서 20-30

대에 비해 55세 이상은 낮

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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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의 디지털기술을 포함한 시장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친화산업 및 실버경제 전체 규모 : 2050년 27.5조 전망 (*미국: 50세 이

상 고령자는 2018년에 상품과 서비스에 7조 6000억 달러 지출)

○ 노인 돌봄 기술의 세계 시장 규모 : 2017년 56억 달러

○ 장기 치료 및 홈 헬스케어 기술 시장 규모 : 2022년 136억 달러 전망(연평균

19.2%의 성장률)

● 특히 AgeTech분야의 시장은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한 산업분야는 디지털 분야(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https://www.ft.com/content/844ed28c-8074-4856-bde0-20f3bf4cd8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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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t.com/content/844ed28c-8074-4856-bde0-20f3bf4cd8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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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t.com/content/844ed28c-8074-4856-bde0-20f3bf4cd8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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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사회적 배경
● 연결된 사회와 디지털

○ 4차산업 혁명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주요 기술에 의해 주도되며, 2020년에 40억명이 인터넷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최근 소비자들은 AI, IoT, 블록체인, 5G 등 ICT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정부, 기업, 학계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디지털 혁신에 참여

○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 요구 사항의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

● 코로나와 가속화된 현실

○ 코로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가속화

○ 코로나 동안 ICT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건강 및 보안 정보 접근 보장, 필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로 제공 등의 효과가 입증

○ 앞으로도 통신, 정보, 거래, 교육 및 오락에 있어 ICT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에 정부 및 민간 이해관계자(서비스 제공자 등)은 디지털 변

환 속도 가속화 필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정의)

○ 정부, 기관 및 조직이 온라인 환경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하는 프로세스로서, 디지털, 모바일, 소셜 및 기타 신흥 기술을 적용, 통합 및 활

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획득함과 동시에 더 많은 시민에게 도달하며 고객 경험 개선의 목적을 가짐(Tchelet, 2019).

○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시민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과 함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이 통합되어야 함

● (중요성) 국가가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가능하게 하는 수준에 따라 향후 수십년 동안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Siebel, 2019)

*ITU(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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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
●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사고 방식의 채택과 새로운 작업 방식을

재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포용성과 접근성을 가진 문화적 변화

가 필요

● 아무도 뒤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인프라가 없는 지역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디지털 전환의 성공에 필요한 고려사항
● 사람 중심의 관점

❏ 시민 및/또는 고객에 대한 이해

❏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향상

❏ 뛰어난 고객 서비스와 경험 제공

❏ 접근가능하고 포괄적인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

❏ 기술의 올바른 사용 및 활용 위한 올바른 디지털 기술 습득

❏ 디지털과 비디지털이 결합된 디지털 전환 문화 적응

● 목적이나 목표가 아닌 프로세스

❏ 시민 또는 고객 경험 개선

❏ 효율성 향상

❏ 시민 참여 및 시장점유율 증가

❏ 비용 절감

❏ 혁신 주도 및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 신뢰할만한 근거 구축 위한 데이터 분석

❏ 이용자들의 욕구에 대한 더 나은 이해

❏ 지속적인 개선 *ITU(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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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 is the process of using digital technologies to create new – or modify existing – business processes, 

culture, and customer experiences to meet changing business and market requirements. This reimagining of business in the 

digital age is digital transformation.

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 : 관련 용어

Digital skills exist on a spectrum, from basic to advanced, and encompass a “combination of behaviours, expertise, know-

how, work habits, character traits, dispositions, and critical understandings

Digital literacy describes the ability to find, evaluate, create, and communicate information, requiring both cognitive and 

technical skills. Examples of digital skills in the area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oftware skills 

include using email applications, using e-government, e-banking, or e-commerce services, and creating and using a social 

media profile.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전환

*ITU(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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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clusion means that everyone ca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by ensuring that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 are available, affordable, accessible and that all individuals have the skills and ability to 

use them. Assistive technologies can promote social inclusion by enabling individuals with cognitive and physical disabilities 

to perform activities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perform otherwise.

Digital inclusion is the ability of individuals and groups to access and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gardless of gender, age and location. Digital inclusion has two critical elements namely, infrastructure and ICT accessibility.

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 : 관련 용어

Digital divide refers to the gap between individuals, households, businesses, and geographic areas at different 

socioeconomic levels with regard to their opportunities to acc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o their 

use of the Internet for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The digital divide reflects various differences among and within countries.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용

*ITU(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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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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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위한 유엔 로드맵, 2020

글로벌 디지털 협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된 공동 거버넌스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고, UN은 2020년 6월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1. Achieving universal connectivity by 2030

2. Promoting digital public goods to create a more equitable world

3. Ensuring digital inclusion for all, including the most vulnerable

4. Strengthening digital capacity building

5.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digital era

6. Supporting global coope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7. Promoting trust and securi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8. Building a more effective architecture for digital cooperation

*U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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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엔경제위원회_UNECE) 디지털 시대의 고령자를 위한 제안 및 디지털 포용 강조

디지털 시대에 노인의 디지털 통합 및 역량 강화 위한 정책조치 제안

● (디지털 접근성)

○ 전자 정부, 전자 뱅킹, 전자 상거래, 전자 학습 및 원격 의료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접근

성 및 비용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

○ 디지털 기술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보장

○ 지속적으로 오프라인으로도 접근성 제공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고령자의 디지털 참여 장려 위한 세대 간 및 동료 학습 기회 뿐 아니라 연령 차별까지 고려한 디지털 환경 구

축

○ 디지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

● (사회적 참여)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감소와 독립적인 삶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 웰빙 및 노

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 적극 활용

● (인권 보호)

○ 디지털시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환경 조성

○ 존엄성, 자율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정책과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

*UNEC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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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1. 디지털 시대 (3) UN ITU 

*https://www.itu.int/

UN’s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디지털 시대의 고령자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 수행

● 관련된 인식 제고

● 정책 및 전략 조언 지침 개발

● 모범 사례 공유

●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 ICT 사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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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

플랫폼(https://www.decadeofhealthyageing.org/)
● 온라인 지식 교환 플랫폼

● 지식을 찾고, 공유하고, 생산하는 디지털 공간

● UN의 Decade of Healthy Ageing의 성공을 위해 노인, 가족,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많은 양의 지식에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이 플랫폼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곳에서 건강노화와 관련된 모든 지식에 액세스하고 공유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업 공간이 되도록 설계

1. 디지털 시대 (4) UN Platform

*https://www.decadeofhealthyage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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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1. 디지털 시대 (5) EU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ub

*https://futurium.ec.europa.eu/

Active and Healthy Living in the Digital World

● 유럽 시민, 혁신가, 환자,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

공자, 연구원 및 정책 입안자를 위한 다중 이해

관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허브

●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

활 및 건강노화를 하고 있는 모범사례, 혁신적

솔루션, 과학적 협력 및 정책의 연구 및 배급

● 능동적이고 건강한 노화에 대한 유럽 혁신 파트

너십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전 생애 동안 활동

적이고 건강한 생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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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1. 디지털 시대 (6) 노르웨이 Digital Platform for Social work : Digital Activity Plan(DAP)

노르웨이 정부의 디지털화 전략
2019년 전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를 위한 계획 제시(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zation 2019)

Digital Activity Plan(DAP)

● 노르웨이 사회복지 분야에 도입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노르웨이 복지노동청(Nav)

에서 개발 및 소유

● 사례업무 효율성 증진 및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도구

● 역할

○ 디지털 고객 커뮤니케이션 개발

○ 상담을 위한 사례 관리

○ 사회 정책 관리 및 구현

*Aasback(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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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1) 필요성 : 글로벌 고령화 및 도시 고령화

❖ 글로벌 고령화 및 도시고령화(Urban Ageing)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환경변화

출처: https://electronics360.globalspec.com/article/4666/the-rise-of-smart-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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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2) 개념

사람중심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저비용-고효율 첨단기술 : 스마트 시티

출처: IFA 13th Global Conference (2016)

Smart Age-Friendly City / Smart Aging City / All-Age-Friendly City의 대두

▪ 스마트 에이징 시티

     - 기존 주거환경과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은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기존 Smart City 및 Age-Friendly City에서AIP 실현 위해 발전    

      - 스마트 에이징 시티는 4차 산업 핵심기술 기반 고령친화 서비스 의 test bed로 정의할 수 있음.전 연령 세대가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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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2) 개념

사람중심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저비용-고효율 첨단기술 : 스마트 시티

고령친화도시 

8개 영역
스마트 시티 

6개 영역

실외 공간과 건물 스마트 환경

교통 스마트 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주거 스마트 경제
스마트 주거

사회참여 스마트 피플
스마트 정부
스마트 주거

존중과 사회통합 스마트 피플
스마트 정부
스마트 주거

시민활동과 고용 스마트 피플
스마트 경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스마트 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커뮤니티 및 

건강 서비스
스마트 정부
스마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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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3) 해외 사례 

영국 –‘All-Age-Friendly City’

영국 Briostol 대학, 정부, 민간의 연합으로 “전연령 

친화적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자 다음의 구체
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① 세대 간 신뢰 구축
② 세대 간 만남 장려
③ 주거 재이미지화
④ 전연령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

EU - ‘Life 2.0 project’일본 –‘Smart Aging City’

오사카 부에서 “스마트 에이징 시티”의 이념을 바
탕으로 한 마을 만들기 입찰하여 지자체의 협의
① 건강의료도시를 실현
② 다양한 세대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치
③ 활기찬 마을의 모델을 실현하고, 좋은 주거와 

마을 실현목표

EU(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Life

2.0 프로젝트는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목표로 소셜네트워킹/사회활동/비즈니
스/지식교환 서비스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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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3) 해외 사례 

개요 : 파괴적 혁신(disruptive technologies)을 통한 AGE-friendly cities를 위한 강화된 도시 계획
*파괴적 혁신: 업계를 완전히 재편성하고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게 될 신제품이나 서비스

목표 : 스마트에이징도시를 위한 도시 계획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 구현의 잠재적 이점, 위험 및 영향을 평가

생태계 : 관련 이해관계자(공무원) 및 사용자(노인)와의 포괄적인 공동 생성 및 테스트 전략을 통해 개발되며, 

다차원 빅데이터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인공 지능 알고리즘과 통합하고 Urban Digital Twins를 통한
시각화 및 향상된 참여 목적을 위한 게임화를 통합하는 의사결정 지원 생태계를 기반으로 함

필요성 : 도시계획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통해 미래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함. 즉, 도시 계획 및
개발이 계획에 도움이 되는 첨단 기술 솔루션과 도구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과 관련하여 인권을 어떻게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 특히 노인들의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려면 도시 환경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분야가
협력하는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

파트너 : 6개국 12개 파트너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그리스, 영국)

유럽 – ‘URBANAG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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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3) 해외 사례 

https://policyreview.info/articles/analysis/older-people-and-the-smart-city-

developing-inclusive-practices

유럽 – ‘URBANAGE project’ – 파일럿 도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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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3) 해외 사례 

https://policyreview.info/articles/analysis/older-people-and-the-smart-city-

developing-inclusive-practices

유럽 – ‘URBANAGE project’ – 파일럿 도시 사례 (1) Sant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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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3) 해외 사례 

URBANAGE project 파일럿 도시 사례  (1) Santander

https://policyreview.info/articles/analysis/older-people-and-the-smart-city-

developing-inclusive-practices

유럽 – ‘URBANAGE project’ – 파일럿 도시 사례 (1) Sant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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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3) 해외 사례 

https://policyreview.info/articles/analysis/older-people-and-the-smart-city-

developing-inclusive-practices

유럽 – ‘URBANAGE project’ – 파일럿 도시 사례 (2) Helsi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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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3) 해외 사례 

▪ 일본 Future City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담아낸 새로운 도시
모델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11개의 도시에서 프로젝트 추진 중

▪ 특히  가시와현의  “Kashiwanoha campus city project "Autonomous urban
management with partnership among public, private and academia＂는 공공/
민간/학계가 주축이 되어 Smart City-Health Long Life City-New Industrial City
연합모형 실시

일본 –‘Future City’

출처 :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ankyo/en/torikum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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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스마트 에이징 도시 (3) 해외 사례 

AAL Project 사례

ALICEProject

고령자의이동성향상을위한 IT 기반솔루션을개발하여고령자가가능한오랫동안최적의이동성을유지

2~3년내에시장에도달할수있는결과를가진프로젝트구축을목표

환경에대한인식향상을통해시력이약화된노인의
삶의질향상추구

CONFIDENCEProject

경증및중등도치매환자를위해
위치기반보이스, 위치추적등과같은
서비스가장착된지역사회기반이동성
기술

GUIDING LIGHTProject

지능형Light Way Guide System 개발및구현을
통해시공간능력감소로인한노화관련이동장애를
줄이고이동과낙상에대한두려움해소

AAL(Active and Assisted Living) Program 

노인이여러유형의교통수단을이용가능하게하여
이동성을향상

연령에따라청력저하가심한노인
음악가들의안전과자신감향상

사람을중심으로한부가가치서비스와외국및시내
위치등네비게이션서비스를노인에게제공

HAPPY WALKERProject I CITY 4 ALLProject VIRGILIUSProject

[I’ City Loud Speaker] 
-기차역, 공항등제한된공공장소에서명료성을 높이는스마트
스피커

[I’ City Alarm] 
-자동옥외알람현지화및차량실내알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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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3.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격차

도시가 스마트할수록, 디지털격차가 감소

▪ EU 181개 국가 분석한 결과, 도시의 스마트함 

수준과 (도시 내) 디지털 격차의 강도 사이에 

부적인 관련성

- 스마트 시티 측정 :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교통 인프라, ICT, 천연 자원 및 전자 정부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얻은 점수

- 디지털 격차 측정 : 다양한 디지털 장치(휴대폰,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의 소유 및 사용

▪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 시민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

Caragliu, A., & Del Bo, C. F.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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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 주요결과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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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1. 한국 고령자 디지털기술 관련 R&D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고령친화산업 기술 고도화에 중점적으로 지원
• 고령자 자기주도형 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新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 고령친화 연구개발사업 사전

기획연구(‘20년)
•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23년)
•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R&D 기획∙지원(‘21-23년)
•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최적화 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상세기획(’22.6-11월)

고령자 디지털기술 지원사례

응급안전안심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자택 내 장비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IoT, AI활용 비대면 디지털 돌봄시범사업
: 센서기반 안전생활지원, AI스피커 기반 정서지원, 응급지원

*김택식(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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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한국 고령자 디지털기술 이용 현황

노년층의 기술 소유권은 증가

(건강 및 웰빙/ AIP를 지원 / 안전강화  니즈 증가)

스마트 폰, 웨어러블, 태블릿, 스마트 홈 사용 기술의 경우 

초기 사용 이후 경험 지속되나, 몰입도비해 활용도가 낮음

Home assistant/Smart home technology 10%성장률

Smartphone : 77%로 가장 보급률이 높음

해외

디지털정보격차 실태보고서(고령층) 

2019(n=2300) -2020(n=2300)

스마트폰

PC

73.3%

61.3%동일

7.8%

스마트패드

76.7%

7.9%

피쳐폰

15.5% 19.2%

노년층의 기술 소유권 증가(정보>오락거리>자기개발>네트워킹 니즈)

피쳐폰의 보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 ( 3.7% 증가 )

디지털 접근성 높으나(92.8%), 역량수준(53.7%)과 활용도(71.4%) 낮음

디지털기기가 ‘지속적 경제활동에 필요’ 응답 비율 58.2%

코로나 19이후 모바일 기기 사용량 늘었다 응답 비율 34.7%(pc 7.0%) 

한국

* 코로나 이후 신청(42.0%), 배달(29.3%), 구독(14%), 정보(13.4%) 서비스 사용 경험 있음

*김영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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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1.7%

44.5%

컴퓨터, 

태블릿

피시,

스마트폰

이용

증가

감소

변화없음

100%

77.1%

46.6%

일반국민 60대 70대이상

*디지털정보화 수준 = 디지털정보화 접근*0.2+역량수준*0.4+활용수준*0.4

(1)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인터넷 상시접근가능여부

(2)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PC이용능력,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3)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보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21년)

한국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낮은 편이나
코로나 시기 동안 디지털 기기 기반 비대면 서비스의 사용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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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56.4%는 스마트 폰을 보유,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65~69세 81.6%, 85세 이상 9.9%

-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74.1%)

-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

*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58.3%,불편경험률:60.4%)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58.1%,불편경험률:64.2%)

*ATM기기 이용 (경험률:88.9%,불편경험률:38.4%)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87.9%,불편경험률:31.3%)



44

Towards Global Eminence2. 한국 고령자 디지털기술 이용 현황

고령자의 낮은 기술수용수준 및 기술두려움 등 고령자 디지털 격차 심화

경희대학교 ‘한국 고령자 기술수용도 실태조사’ 결과(2019년) : 만64세이하 중고령자도 포함

ㅡ 중고령자 6점 만점의 1.81점(일년에 2-3번 사용하는 수준) 으로 낮음

ㅡ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허용(3점 만점의 3점)하나, 

기술사용에 대한 두려움은 큰 것(3점/5점)으로 나타남

기술활용수준 기술허용범위-기술두려움 수준

* 6점만점/ 점수가높을수록기술활용수준이높음
* 5점만점/ 점수가높을수록기술허용도와두려움이높음

44
출처 :김영선 외(2019, 미발간) 출처 :김영선 외(2019, 미발간)

ㅡ기술허용범위: 기술에개인의정보를수집하는것에대한허용범위
ㅡ기술두려움: 기술사용에대한전반적인두려움

* 출처: Kirchbuchneret al., 
2015

노인실태조사(n=10,058) 고령자 기술활용능력(2017년) : 만65세이상 대상

ㅡ 전자기기 활용능력 전체 평균 1.97개(10점 만점), 연령이증가할수록기술활용능력수준이낮음

* 10점만점/ 점수가높을수록기술활용수준이높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결과>

<경희대  연구결과>

* 기술활용(FACET 척도):  10가지기술(이메일, 문자, 정보검색등)에

대한사용빈도(Lepkowsky & Arndt, 2018)

* 기술활용: 10가지기술(문자, 게임, 온라인쇼핑등)의
사용여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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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전국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515명

조 사 방 법 대면면접조사 (TAPI, 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 본 추 출 17개 시/도, 성, 연령 기준 비례할당 추출

조 사 기 간 2021년 11월 3일~11월 24일

조 사 문 항 삶의 질,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사회적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및 기술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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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dev. N F/t p-value

연령 55-59세 7.41 2.08 126 165.63 p<0.001

60-69세 5.63 2.36 215

70세+ 3.14 1.57 174

성별 남성 5.49 2.66 244 2.21 0.028

여성 4.98 2.58 271

배우자 배우자없음 3.52 2.04 92 -7.18 p<0.001

배우자있음 5.59 2.60 423

학력 무학 2.43 1.34 14 81.64 p<0.001

초졸 2.71 1.33 76

중졸 3.77 1.92 110

고졸 6.18 2.25 245

대졸이상 7.43 2.34 70

거주지역 읍면부 4.14 2.35 102 -4.755 p<0.001

동부 5.49 2.63 413

전체 5.22 2.63 515

한국 노인의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수준은, 

• 연령대가 낮을수록, 

• 남성일수록,

• 배우자가 있을수록,

• 학력이 높을수록, 

• 동부에 거주할 수록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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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각 집단별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수준은,

동일 연령대에서도

성별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검증

Adj R2=0.3925, F=67.41*** Adj R2=0.4185, F=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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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각 집단별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수준은,

동일 연령대에서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을 검증

Adj R2=0.5065, F=41.58*** Adj R2=0.4870, F=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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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 인구학적 특성

• 심리사회특성

• 기술 관련 효능감과

디지털기기 활용능력

간 관계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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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집단별

디지털기기활용능력의

다르게 나타난 예측요

인을 검증

• 55-59세 : 교육수준, 

우울, 자기효능감

• 60-69세 : 연령, 교육

수준, 만성질환, 인터

넷 자기효능감

• 70세이상 : 교육수준

, 우울, 인터넷 자기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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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 디지털 관련 자기효능감이 디지털기기 태도를 거쳐, 실제 디지털기기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 고령자의 웰빙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검증

3. 주요 연구 (4) 한국 노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의 경로

0.08*
디지털기기
활용능력

디지털기기 태도

컴퓨터
자기효능감

디지털기기
자기효능감

디지털서비스
자기효능감

인터넷
자기효능감

웰빙

0.41***

0.05+

0.26***

0.17**

-0.21***

0.17**

0.30***

0.16*

RESEA 0.064, AIC 17483.599, BIC 17551.506, CFI 0.970, TLI 0.910, SRMR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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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의 
미래와 발전방향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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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서비스 종류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립 필요

*NCSS(2021) *NCSS(2021)

1. 사람-현장 중심과 Data-Driven연계 통한 디지털기술 생태계

[종사자] 종사자 업무부담 감소 위한 제도 내에서의 디지털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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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실한 역할 수행 통한 디지털생태계 운영

디지털 노하우의 부족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는 잠재적 

이용자까지 관련 시장 확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성장 전환에 기여

◆ 정부 

• 디지털 포용의 촉진과 규제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참여를 

증진하고, 확장 가능한 e-health 서비스 통한 예방 의료 비용 

감소 기대  

◆ 산업 및 민간 

•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고령소비자를 위해 기술 용어보다 쉽고 직관적 설명과 그림이 

포함된 설명서가 용이 

•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때 접근성 지침 고려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필요 

◆ 학계 

• 모두를 위한 디지털 통합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ICT솔루션 

개발과 고령자를 포함한 성인학습자에게 디지털 플랫폼 기반 

교육 제공 

*ITU(2021)a

1. 사람-현장 중심과 Data-Driven연계 통한 디지털기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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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2. 사람과 현장 중심의 디지털기술 전주기적 지원 및 대규모 실증 수행

고령자 관련 디지털기술 및 관련 콘텐츠의 사업화와 상용화 위한 전주기적 지원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별 적합한 서비스모델 개발 위한 실증 수행

*Seidel, K., et al(2022)

유럽 SHAPES Platform 실생활 기반 리빙랩 실증 통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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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Global Eminence3.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교육 훈련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경희대 돌봄로봇 매뉴얼

*김영선 외(2021)

디지털기술개발자, 서비스제공자, 돌봄기술전문교육가 위한 학위 및 비학위 과정

고령자와 가족 뿐 아니라 돌봄인력 등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필요

ITU Academy 경희대 돌봄종사자 비학위과정

*ITU(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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