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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윤옥한*

 Yoon Ok Han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노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으로 노인교

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교육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교육 방법의 경우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경우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

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회제도의 구축과 재정적 투자를 사회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영역의 부담이 있지만 노인

의 잠재된 역량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

의 노인교육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건설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노인교육, 노인인구, 노인교육 방향, 노인교육 방법, 노인교육 기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earch content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re, firs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lderly education, and seco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Due to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education for the elderly continues to change 
and develop, and various programs and activities are provided to help the elderly enjoy a richer retirement life. 
According to the survey report on the elderly, 11.9% of all elderly people participate in learning activities. 
Senior welfare centers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institutions conducting learning activities for elderly 
education learning activities participants at 35.5%. First, in the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on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is necessary in the 
composition of elderly education contents. Second, in the case of elderly education methods, customized elderly 
education methods are needed. Third, in the case of operating elderly education institutions, specialized education 
centers for elderly education must be further strengthened and suppor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ready 
forming a consensus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social systems and financial investment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 new growth engine rather than a social crisis. Although there 
is a burden on the social security sector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re is a shift in the 
direction of recognizing the potential capabilities and experiences of the elderly and returning them to social 
resources.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needs to change to a direction that can build 
a healthy and progressive soci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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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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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통계 발표에 따

르면, 세계 총인구는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80억

명을 돌파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천

연자원의 고갈, 환경 보호 등 인구학적 도전들이 야기

되고 있다. 매켄지 건강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5%에 달하는 16

억 명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연장된 기대 수명의 결과이지만

이러한 증가세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1950년에

는 65세 이상의 은퇴자 1명당 11.7명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에 그 숫자는 7로 감소했

고 2040년에 4.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노

인 부양률 변화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향

후 수십 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1].

과학기술 시대의 도래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자가 차지한 비율은

1920년 4.7%에서 2020년 16.8%로 치솟았다. 2020년 기

준으로 미국인 6명 가운데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

다는 뜻이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65세 이상 노령자의 비율이 28.5%를 기

록해 압도적인 으뜸을 차지했고 이탈리아가 22.6%로 2

위, 그리스가 22.4%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16%를 기록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2].

세계와 한국의 인구 규모를 보면 2022년 세계 인구

는 약 79억 7천만 명이며, 이는 2070년에는 약 103억 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 인구는

2022년 약 5천 2백만 명에서 2070년에는 약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

조를 보면 세계 인구 중 고령 인구(65세 이상) 구성비

는 2022년 9.8%에서 2070년 20.1%로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한국 인구 중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

에서 2067년에는 46.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계와 한국의 인구변동 요인을 보면 20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 (0.81명)은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1.51

명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0년 한국의 기대 수명(83.5

세)은 세계의 기대 수명 (72.0세)보다 11.5세 높은 수준

이다.

2023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000만 명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에 해

당한다.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가 2024년

말~2025년 초반에 도달할 그것으로 전망한다[3].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이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과

건강 악화, 자신감 상실, 사회적 소외, 우울증, 고독사

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어떻

게 대비할 그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상 이제까

지의 노인교육은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과는 별개로 예

방적, 보호적 인식하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교실, 경로

당을 중심으로 제공됐다[4].

노인교육은 노인의 자기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

노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취미와 관심사

를 발견하고,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노인교육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통

합을 촉진한다. 노인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능력

을 갖추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교육은 노인의 건강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노인은 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

적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하며, 우울

증과 고독감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노

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령 사회의 중심은 결국

노인이다. 그러므로 노인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중심인

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도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적인 노인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때이며 노인교육의 역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교육은

헌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복

지법(제36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노인복지

관, 경로당, 노인 교실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제36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해 노인복지관, 경

로당, 노인 교실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재가 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36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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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다. 경로당의 경우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

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36조 제1항 제2호)이다. 노인

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 유지･소득 보

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36조 제1항 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5].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노인을

위한 문화 및 예술 활동,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

운동(41.9%), 문화예술(34.9%), 어학(10.4%), 정보화

(6.7%)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집단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하다[6]. 노인교육

의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

행 보다는 노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으로 접근해 왔다.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

다[7].

노인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에서 더 활발하게 참

여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더 많은 정

보와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

이 더 커지고 있다. 기술과 연결된 활동은 노인들의 인

생 질을 향상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시대 노후 생

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물론 노년기에 발생하는 여

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

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노인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세대 간의

지식 격차는 더욱 심화하여 지금의 노인은 정보와 지

식, 더 나아가 문화적 소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로 인해 노

인의 사회 영향력 증가, 노인 인력자원 활용에 관한 관

심, 노인에 대한 관점변화, 노인의 자기 계발에 대한 욕

구 증가. 노인의 자립 의식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교

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지

닌 성향, 노인이 처한 상황 요인, 노인교육과 관련된 제

도 요인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노인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

구[4], 노인교육과 평생교육기관 관련 연구[5], 일본 노

인 교육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관련 연구[7], 노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8]. 노인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연구[9]. 노인교육과 관련된 연구[10], 노인 교육

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11], 노인 교육이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12], 노인교육과 건강 관련 연구

[13], 노인 교육 방법 관련 연구[14], 노인 교육의 방향

성 관련 연구(조용국, 2020) 등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

술 시대 노인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기

존의 노인 교육의 방향은 주로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노인 교육 활성화를 다루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은 차이가 있다. 노화가 있더라도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을 때 노화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노인 교육 방향은 기존의 노인 교육 방

향과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의 방향

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내용

은 첫째, 노인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과학

기술 시대 노인 교육의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와 보고서, 정책문서, 교육 관련 논문 등 다양한 문

헌을 검토한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의 방향을 탐

색하기 위하여 학술 자료(국외: Education Resource,

Science Direct, ERIC 등, 국내: RISS, KCI, DBPIA,

KISS)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노인교육

이란 단어를 통하여 저서 9권 논문 45편을 수집하였으

며, 실제 본 논문에서 활용된 저서는 5권 논문은 32편

이 사용되었다. 저서의 경우 노인 교육을 위한 웰빙과

웰다잉 그리고 웰 에이징(김동일, 2023), 노인교육론(임

구원, 2020) 임파워먼트를 위한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

제(신미식, 2018) 노인교육론(박성희, 2011)이다. 논문

45편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노인 교육 관련 연구가 있

다.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 4 -

Ⅲ. 과학기술과 노인교육

과학기술의 발전과 노인교육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나타난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기술

이 노인들에게 점점 더 접근 가능해졌다. 노인들이 스

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

면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진보는 온라

인 교육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노인들은 인터넷

을 통해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인교육을 확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술 및 지식 습득을 돕는 역할을 한다. 셋째, 소셜 미

디어 플랫폼은 노인들에게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 더

강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를 늘릴 수 있으며, 노인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의료 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

친다. 노인들은 건강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고,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노인교육에서 건강관리

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과학

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두뇌 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

한다. 인터넷 게임, 두뇌 훈련 앱, 온라인 노트북 그룹

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활동은 노인들의 정신적 활동

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요

약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에게 교육, 건강관리,

사회 참여, 자기 계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

하고, 노인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하

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의 노후 생

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9].

인터넷,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은 노인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은 그러한 활용 사례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첫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이다. 노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온라

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은 비디오 강의, 쌍방향 퀴즈, 온라인 토론 그룹 등을

포함하며, 노인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교육이다. AI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은 노인들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의 학습 스타일과 관심에 따라 콘텐츠

를 제안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학습 과정을 최적화한다.

셋째, 가상현실(VR) 체험이다. VR 기술은 역사, 문화,

여행 등의 주제로 가상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노인들은 가상 환경에서 다른 시대의 도시를 탐

험하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

다. 넷째, 증강현실(AR) 활용이다. AR을 활용한 교육

앱은 실제 환경에 가상 정보를 추가하여 학습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면

서 AR 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시각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 동호회와 소셜 미디어이다. 노인

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하고 주

변 지역의 노인들과 연결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 친목 형성 및 지식 교류가 가능하며, 사회적 고립

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노인건강 모니터링

이다. 노인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스마트워치 및 건강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는 심박수, 걸

음 수, 수면 패턴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전문가와 정

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기술과 도구들

은 노인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들이 계

속해서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는 교육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Ⅳ. 노인교육 현황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

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

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

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월 참여 시간은 1시간~5시간

이 48.8%로 가장 많았다.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의

경우 노인 중 44.3%는 건강관리와 운동에 참여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28.2%, 정보화 11.4%, 어학

5.9% 인문학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6]. 노인 학

습자는 60세 이상으로 교육활동 혹은 평생교육 참여하

는 사람을 의미한다[17], 2023년 현재 노년들의 교육 수

준은 향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고

졸 학력 이상의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2%였지만 이후

2010년 27%, 2020년 44.4%, 2030년 66.6%로 학력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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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현저하게 상승한다. 이처럼 고학력을 지닌 노년의

비율이 증가하면 노인교육은 단순히 노인복지 서비스

차원보다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

다[18].

노인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이다. 첫째,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이다.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디지

털 기술을 습득하고 온라인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이메일

사용, 소셜 미디어 활용, 온라인 뱅킹 등을 포함한다[9].

둘째, 건강 및 운동 교육이다. 노인들을 위한 건강 및

운동 교육은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

움을 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체조, 요가, 걷기 그룹,

건강 스크린 링, 영양 교육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미술

및 공예 교육이다. 노인들을 위한 미술 및 공예 클래스

는 창의성을 향상하고 예술적인 기능을 개발하는 데 도

움을 준다. 그림, 서예, 세라믹스, 재봉술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넷째, 문화 및 역사 교육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된다. 박물관 투어, 전통 음악 및 무용 수업, 역사 강좌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심리적 지원 및 사회활동이다.

노인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그룹 및 사회활동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활동은 친목 도모, 정서 지원, 상담 서비

스 등을 포함한다.

노인교육 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인교육을 담

당하는 다양한 공공 및 비영리 기관이 있다.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체 활용 17.0%, 시･군･구/

읍･면･동 15.1%, 공공문화센터 14.4%, 사설 문화센터･

학원 5.8% 등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기관들은 노인

들에게 교육, 문화 활동, 사회 참여 및 건강 관리와 같

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노인복지센터이다.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센터는 노인

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한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노인교육, 문화 활동, 건강 관

리, 상담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둘째,

대학 및 커뮤니티 대학이다. 대학과 커뮤니티 대학은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제공한다. 셋째, 한국 노인대학 연합회가

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노인교육을 촉진하고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노인교육의 활성화와 연구를 촉진하

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넷째,

노인교육원이 있다. 특히 노인교육에 특화된 기관들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원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과

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째, 비영리 단체 및 자

원봉사 단체이다.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자원봉사 단체

들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한

다. 대표적인 곳은 종교단체의 노인대학들이다. 여섯째,

정부 프로그램이다. 한국 정부도 노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이다.

Ⅳ.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

과학기술 시대에 노인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교

육내용,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기관을 효과적으로 구

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 내용 구성 방향

노인들은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은 나이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는다. 노인들은 신체 기관의 변화

와 노인으로 인한 역할 상실, 외로움과 소외, 질병과 죽

음의 직면 등을 경험하는 복합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

요하다[8].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경로당, 평생교

육기관 등에서 노인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유형은 기

초문해와 학력 보완 교육, 직업능력 그리고 문화예술과

인문 교양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19].

과학 기술 시대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첫째, 디

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디지털 정보화와 관련된 고령층의

수준은 58.3%에서 68.6%로,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의

경우 89.9%에서 92.8%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의

경우 41%에서 53.7%,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의 경우

59.9%에서 71.4%로 상승하였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

아지고 있으며(76.6%), 고령층 가구의 인터넷 이용 가

능 여부도 85.3%로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기준,

고령층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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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로 매년 상승한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디지털

교육헌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자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다양한 교

육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새로운 지식 세계에 참여

한다[9].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법을 가르쳐

야 한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을 포함한 디

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

다.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노인 교육내용

구성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노인들이 디지

털 기술을 습득하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②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노인

들은 건강 정보, 뉴스, 엔터테인먼트, 문화 활동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③디지털 기술 습득은 노인

들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금

융 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노동 등을 통해 노인

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④디

지털 기술은 노인들의 정신적 활동을 촉진한다. 노인들

이 스마트폰 게임, 온라인 두뇌 훈련, 문화 활동 등을

통해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다. ⑤가족 및 친구

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

면 가족과 친구와 더 쉽게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다.

온라인 메시지 전달 앱, 비디오 통화 등을 통해 더 가

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⑥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은 자기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습득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

육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

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노인

교육내용 구성에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계발 및 새로운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고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7]. 자기 계발 및 새로운 기술 습

득이 노인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정신

적 활동 및 노인 우울증 예방을 할 수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함으로써 두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우울

증 예방과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자아실현과 삶의 만족도 향상 때문이다. 노인들이 자신

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자아실현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③노후 직업 기회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노

후에 부가 수입을 얻거나 노후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신의 역량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사회적 참여와 연결 때문이

다. 자기 계발 및 학습은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연결하

고 참여하게 만든다. 그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공유

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친구와 커뮤니티와의 연결성

을 강화할 수 있다. ⑤기술 미래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미래에 따라가기가 더 쉬워진

다. 이는 노인들의 삶의 편리함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

을 준다. 노인교육에서 자기 계발과 새로운 기술 습득

을 촉진하는 것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이 필요하다. 건강한 노후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올바른 식습

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을 포

함해야 한다.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이 노인교육에서 중

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건강한 노후 지원 때문이

다. 노인들은 건강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올바른 식습

관,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

하다.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은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며, 더 오래 건

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②노인 우울증 및 정신

건강 관리 때문이다. 노인들은 종종 우울증과 같은 정

신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정신 건강 교육은 노

인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관리하고 정서적 참살이

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건강 비용 절감 때문이

다.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은 노인들의 건강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예방적인 건강관리 및 생활 방식의 개선은

의료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자존감 강화 때문이다. 건강한 노후는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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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

는 과정은 자아실현을 느끼게 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15]. ⑤사회적

참여와 활동 증진 때문이다. 건강한 노인들은 더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을 통해 노인들은 노년의 활동적인 삶을 더 즐기고

참여할 수 있다. ⑥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건강한 노인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노인들은 가족들에게 돌봄이

나 의존성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건강 및 참살이

교육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더 건

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2.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법 방향

첫째,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노인교육의

내용이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한다[7]. 노인들의 학습 스

타일과 관심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

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교육 방법

이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①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

이다. 노인들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이 있다. 맞춤형 교

육은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노인의 개별적인 학

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②효율적인 학습 경험 제

공을 위해서이다. 개인화된 교육은 학습자의 능력과 성

취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로써 학습자는

불필요한 내용을 건너뛰거나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

으며,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③지속적인 동기부여

를 위해서이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과 성취를

고려하여 학습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 학습자가 자

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학습 경험

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을 위해서이다.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교

육은 학습자의 학습 패턴 및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교육자나 교육 기관이 학습자의 성과

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지속적인 개발 및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이다. 노

인들은 노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업무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교육 플랫폼은 학습자

가 평생 지속적인 개발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⑥비

용 효율성 때문이다. 개인화된 교육은 불필요한 콘텐츠

를 배제함으로써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학습자

가 필요로 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개발

하고 제공하는 것은 노인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노인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노인들

은 오관의 능력이 다 달라서 특별히 맞춤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이다[14].

둘째, 사회적 상호 작용 강화이다. 노인들이 다른 노

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

그램을 증진해야 한다[7]. 그룹 활동, 토론, 커뮤니티 참

여를 촉진해야 한다. 사회적 상호 작용 강화가 과학기

술 시대의 노인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서이다. 노인들은 종종 사회

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은 노인들

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정서적 지지를 위해서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은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을 나눌 기회를 제공

한다. 토론, 그룹 활동 및 커뮤니티 참여는 노인들의 감

정적 안녕과 심리적 참살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지식 교류를 위해서이다. 그룹 활동과 토론을 통해

노인들은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학습과 지적 자극을 촉진한

다. ④문화적 참여를 위해서이다. 노인들은 문화적 활동

에 참여하고 문화적 관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삶의 만족

도를 높인다. ⑤자아실현 및 활동성 촉진을 위해서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취

미를 추구하며 활동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이는 노인

들이 삶의 목적을 느끼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도

록 돕는다. ⑥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이다. 노인

들은 새로운 친구 만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과학기술 시대 노인 교육 기관 운영 방향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

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 교실 등의 시설 위주로 운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 8 -

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

정되어 있고,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소유이며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기초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위탁에 따라 정책적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복지적 차

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

서 교육적으로 다양한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4]. 노인교육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노인교육 현황[20].
Table 1. Current status of elderly education

노인교육은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과는 별개로 예방

적, 보호적 인식하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교실, 경로당

을 중심으로 제공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교육 센터 강화이다. 노인교육을 위한 전

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노인들

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자 및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①한국경로당협회는

전국에 분포된 경로당을 통해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로당은 지역사회에

서 노인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용된다. ②성북구 노인교육센터는 서울의 성북구에 위

치하며 노인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다양한 주제의 강좌, 문화행사 및 체육 활동을 포함하

고 있다. ③서울시 노인교육원은 서울에서 노인들을 위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이다. 컴퓨터 교육, 예술 및 문화 활동, 놀이 등이

포함된다. ④대구 노인교육원은 대구 지역에서 노인들

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컴퓨터 교육,

미술, 음악, 요리 등 다양한 강좌가 제공된다.

둘째, 대학이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

다. 대학과 협력하여 노인들에게 대학 수업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

면 ①고령 사회교육지원센터는 서울대학교와 연계되어

노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노인

교육 강좌, 연구 프로젝트, 워크숍, 세미나 등을 제공하

고 있다. ②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는 고령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있으며, 노인교육에도 관심이 있다. ③경희대학교 노

년 정책연구소는 노년 정책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교육을 강화하고 있

다. ④성균관대학교 어르신 학 연구소는 어르신 학 분

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료 및 강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노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⑤서울여자

대학교 노년학과에서는 노년학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학생들에게 노인 사회와 관련된 지식과 교육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과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노

인교육 분야에서 연구, 교육, 지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

를 통합하여 제공한다[15].

셋째, 비영리 및 봉사 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비영

리 단체 및 봉사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

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①한

국 노인 봉사활동진흥원은 노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노인들을 대상으

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개최하고 봉사 활동을 통해 사

회적 참여를 촉진한다. ②한국 노인 돌봄 네트워크는

노인들의 건강 및 참살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문화행사를 주최하며,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노인들

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③노인교육 사회적 관계연구소

는 노인교육 및 사회적 관계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④노인문화예술교육협회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및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

활동을 촉진한다. 노인들을 위한 공연, 전시회,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⑤어르신 사랑봉사단은 봉사자들로 구

기관 목적 및 내용

1차
기관

노인
대학

노인 교실 운영자 등, 노인 지도자 양성 기관

노인
학교

노인들 잠재 능력 계발, 건강관리 지식 함양,
교양과목, 국내외정세, 건강관리등, 6개월, 주

1회 이상 교육

노인
교실

초등학교내운영목적, 취미학습, 건강관리및
안전, 교양과상식, 현재는봉사활동과양봉등

영농교육 중심

2차
기관

종교
기관

천주교, 불교, 기독교등종교기관내노인학교,
노인 교실 마련 운영, 실태 파악 어려움

사회
복지
관

노인사회교육 중심,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
중심으로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타
기관

도서관, 박물관, 여성단체 등 박물관 내 노인
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대학
평생
교육
원

일부 대학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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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단체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조직

하고 노인들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비영리

및 봉사 단체들은 노인교육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노인들

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과학기술 시대의 노

인교육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5].

넷째, 정부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및 자금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7]. 예를 들면 ①노인교육 예산 증액이

다. 정부는 노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노인 교육센터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을 늘리고, 노인들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로 교육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②노인교육 인프라 개선이다. 정부

는 노인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 노인교

육 센터의 시설 개선, 디지털 교육 장비 및 자료 제공,

교육자나 봉사자 교육을 위한 인프라 향상이 필요하다.

③전문 교육 및 교재 개발 지원이다. 정부는 노인교육

을 위한 교육자나 강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와 자료 개발을 장

려할 수 있다. ④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이다.

과학기술 시대에 노인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

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노인

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

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

다. ⑤봉사자 프로그램 강화이다. 정부는 봉사자 프로그

램을 통해 노인교육을 지원하는 봉사자를 유치하고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봉사자를 훈련하는

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⑥국제 교류 및 협력이 필

요하다. 정부는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노인교육 모델 및 최상의 실천 사례를 학습하고 적용하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

은 노인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회적

으로 연결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

로 노인교육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이 필요하

다.

Ⅴ.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예견하고 있다. 2045년부터

는 세계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

으로 예측된다[7]. 노인교육을 의미하는 제라 고지

(geragogy)는 geraos에서 유래하였으며, 노인교육을 통

하여 길을 안내한다는 의미의 노인교육 패러다임이다

[21]. 노인교육은 노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신노년학

(new gerontology)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의 관점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경제

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삶의 전반에서 만

족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노인교육을 바라볼 필요

가 있다[10]. 과학기술 시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

교육의 방향은 결국 노인들이 그동안 경험한 가치와 자

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들의 존재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

째, 노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

으로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

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

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교육 학습활동 참여자

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

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교육 방법의 경우 맞춤형 노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경

우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

로운 사회제도의 구축과 재정적 투자를 사회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

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영역의 부담

이 있지만 노인의 잠재된 역량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

여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

고 발전적으로 건설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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