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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 연구는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자본간

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결혼이민

자 대상 설문 자료를 Hayes(2013)의 PROCESS Macro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자녀 국

내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주고, 삶의 만족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디지

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

습동아리 구축, 한국어 구사능력과 비대면 원격 평생학습프로그램 강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한 취·창업 기회 발굴을 강조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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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구구조와 생산인구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져오며 산업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는 2070년에는 46.1%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22, p. 

2). 연일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함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까지 논의

가 되고 있다. 인구 급감과 동시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외국 인력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유형별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하여 인적자원의 경쟁력

을 도모해야 한다(조대연 외, 2016).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69,633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n. d.). 이

미 많은 결혼이민자가 지방에 터전을 잡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

하며 살고 있다. 

국내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화나 환경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문화나 환경에도 적응이 필요하다(이민상 외, 2020).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

에서 디지털화가 고도화되어있음에도 아직 결혼이민자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접근 및 

사용이 열악한 소외계층에 속한다. 특히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자녀들에

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큰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을 활용 기술은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촉진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OECD, 2018).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동안 국내 결혼

이민자의 인터넷 이용증가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 2023). 많은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이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사회 취약 계층의 인터넷 

활용은 큰 변화가 없어 인터넷 기반의 정보 활용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은 국내에서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고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했거나 추후 

취득하여 우리 국민으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기속에서 지역내 생산

인구이자 글로컬 인재로 지방의 미래를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박지원 외, 2021). 따라서 우리 

국민으로서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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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이영균, 이민지, 2016). 특히 코로나 19가 비대

면 사회를 가속화시키면서 디지털 활용능력이 개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더 커

지고 있다(최예나, 2021). 삶의 만족은 사회적 자본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실증되었다(김창일, 2017; 임정훈 외, 2021). 그러나 유자녀 결

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입증한 선행 연구는 제한

적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주로 장년층이나 노년층(강순화 외, 2020; 윤희정 외, 2020; 임정

훈 외, 2021 등) 혹은 장애인(백세현, 이성규, 2021) 등을 위주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과 함께 통합적인 외국인력활용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는 연령에 따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결정 요인(김효정, 2018)이나 

한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홍재, 2019)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결혼이민자들의 정

보격차와 삶에 대한 만족에 관한 연구(장성수, 이정환, 2023) 등이 실시되었다. 김연수(2012)

의 연구에서는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지지 관계를 실증하였으나 서울, 경

기, 충청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유사 연구에서는 디지

털 리터러시,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관련 관계를 증명한 경우는 주로 사회적 자본을 매

개변수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윤희정 외, 2020; 이주형, 김기연, 2022 등). 유자녀 결혼이민자

들의 상황은 여러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다면 우리 사회에 더 

잘 동화되고 통합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민 사회로의 동화와 통합이 잘 이루어질 때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erry & Hou, 2016). 새로운 이주사회 정착에 

있어 이들의 삶의 만족과 함께 사회적 자본도 필요한 요소이다(김동현, 전희정, 2019).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Yuan, 2016). 자녀 돌봄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국내에서 자신들의 삶에 우선 만족해야 사회적 관계나 네트워킹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

가 아닌 종속변수로 측정(Fris, 2023)한 경우가 많다.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디지털 리터

러시와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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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

회적 자본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여 개인 간의 유대감과 관계성 강

화로부터 이들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사용하며 이를 읽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과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및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민정, 박영민, 2021). Bawden(2008)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와 형식에서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태도, 이해 및 기술을 말한다고 하였다. 개인, 시민 및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을 효과적이며 윤리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관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컴퓨터를 작동하는 능력 외에도 실제로 전자뱅킹과 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도 포함된다.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은 물론 사이버 보안 문제

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관행이 포함된 의미이기도 하다(Kenton & Blummer, 

2010). 

디지털 리터러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Gilster(1997)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

지털 미디어를 바탕으로 생산된 정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디지털 리터러

시의 개념은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역량을 넘어서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시

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오

주현, 2017).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며(오지안, 유재

원, 2018)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임주희 외, 2020). 또한 주관적인 행복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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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과 동일한 행동 기준을 준수하고 타인의 인권

을 존중하는 면과 윤리적인 측면(Hall, 2013)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 책임감 있고 윤리

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윤리와 시민의식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이현숙, 

2022).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언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의 

총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요약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디

지털 기기를 디지털 시민 의식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여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정미현 외, 2021).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개인은 더욱 경쟁

력을 갖출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직업적, 기업가적 성취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들의 한국 적응(이민상 외, 2020)

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자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커리어 개발과 고용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toridou et al., 2011). 개인의 삶과 직업 및 사회적 관계에까

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인식이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삶의 만족도

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과도 연관된다(Neto & Fonseca, 2016; Shan et al., 2022). 삶의 만족

도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주위환경에 대응하며 감정적 혹은 사회적 어려

움에 대하여 개인의 필요를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경제성장, 고용, 경제적 경쟁력 측정과 함께 삶의 만족도를 기본 국가 성과 지표로 포함할 정도

로 삶의 만족도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Eurostat, 2015).

Beutell(2006)는 삶의 만족도란 자기 마음의 상태이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에 대한 스스로가 평가하는 삶에 대한 행동과 감정으로 보았다. Diener et al.(2002)는 삶의 만

족도를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

(Manning-Walsh, 2005)과 관련이 되며 사회적 지원, 자존감(Matud et al., 2014) 등과도 연관되

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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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ling(1990)은 삶의 만족도를 자기 삶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인지적인 면도 포함된다(권혁

창, 이은영, 2012). 자기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서 전반적인 웰빙과도 관련된다. 삶의 만

족도는 자기 삶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포함하며 삶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관련이 된

다. 삶의 만족도는 한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개인이 얼마나 행복하다

고 느끼는지 자기 행복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Newman et al., 2015). 

삶의 만족도는 자신을 둘러싼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평가도 포함한다(Erdogan et al., 2012). 

만약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보다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

을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 변인 등의 다양한 요

인들이 영향을 준다(김연수, 2012). 성별, 직업, 결혼, 교육 수준, 사회적 유대 등도 삶의 만족도

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혜준, 민숙원, 2019; 성미애, 최여진, 2017; 조선주 외, 

2017 등). 그리고 심리, 스트레스,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인 요인도 삶의 만족도와 관계(김태형 

외, 2018; 김선숙 외 2020; 유승희, 2020 등)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삶에 만족하지 않

다면 자녀와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고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 규범, 상호 이익을 위하여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

는 신뢰를 포함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이라 정의할 수 있다(Putnam, 1995, p. 67). 사회적 자본

은 크게 모임 등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직형태에 대한 개념이며 인지적 사회자본은 공유

된 신념이나 가치 등 정치적인 결과와 절차를 뜻한다(Uphoff, 1999, p.218). 사회적 자본은 사

람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기본적인 요소로 보았다. 이렇게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된 무형자산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측정하기가 쉽지 않

다(이동원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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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1990)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한 개인이 참여하여 특정 행동을 야기하는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구조의 한 측면으로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한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

계를 통하여 타인들이 가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 또는 문화적 자본과 구분되며 사회관계 내에서 파생되는 자본 형태를 말한다(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된 자원이나 가치와 관련된다. 사회적 자본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

도록 협력하게 한다(홍영란, 현영섭, 2008). 사회적 자본은 지역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향상되

게 도와 그 지역의 경제 개발과 교육 성취 및 거버넌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한상미, 2011).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개인과 집단간의 네트워크 및 여러 조직으로의 참여를 바탕으

로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개인의 행복이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혜연, 2020). 또

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직업, 학업, 사회이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직의 거버넌스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Albano & Barbera, 2010; Rothstein & Stolle, 2008).  

최근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적 자본에 또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소셜네트워크(SNS)는 

사회적 자본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infield, Ellison & Cliff, 2008). 예를 들어 

메타(구, 페이스북)의 경우 사람들 간의 취미, 경험, 고향, 예전 직장과 같은 개인 사항을 기반

으로 사람들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SNS는 효과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광

고하고 소통의 채널로 활용될 수 있어 자본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 원천이 

되기도 한다(Herrero et al., 2017).  

특히 사회적 자본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사회로의 통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

다(전성훈, 유수동, 2021), 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어 능력이나 학력 등이 이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다(오봉설, 최상연, 2022). 이러한 요소들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나 네트워크 형성에

도 영향을 주어서 이들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다.

4. 주요 변수들의 관계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고 필요시 가까운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 경향이 

높다(Pew Research Center, 2006). 선행 연구들(Hogeboom et al., 2010; Zhe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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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형성에 도움이 된

다고 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

다(김이수·최예나, 2020; 김학실·신준섭, 2020). 특히 최예나(2021)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문

해력이 삶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디

지털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여 고립을 막고 유대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은 개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Bernard & Phillips, 2000).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

은 결혼이민자들은 국내에서 본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새로 이주한 사회의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그 사회내 새로운 정체성을 

공공히 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모임에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배

경희, 2013; Palmer, 2010). 따라서 이러한 관계와 네트워킹에 관한 사회적 자본이 결혼이민자

들에게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통하여 서로 간의 상호 연결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Petersen & Johnston, 2015).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한다면 국내의 새로운 환경에 통합과 적응의 과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용이하다(민무숙 외, 2013). 따라서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은 이들의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lgar et al.(2011)과 Yuan(2016) 등의 선행연구는 개인에게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가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는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주영, 김영선, 2020).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연구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

족도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희정. 신혜리. 김영선, 2020). 따라서 국

내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도는 물론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갖

추어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가정 밖에서 사회적 연결과 네트워킹, 참여 등에 관심을 두고 사회

적 자본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디지

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있어 삶의 만족도는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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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자녀 국내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

러시가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디지

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4개의 연구가

설과 함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설1: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4: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

계를 매개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1>에 연

구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자본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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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모형에서와 같이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회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

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결혼이민자 대

상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결혼이민자 총 700명 중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573명을 대

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 변수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국민의 정보격차 측정을 위해 정보격차 지표가 개발된 

후 2004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실시하는 국가통계 자료

이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하여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추진에 요청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들은 2022년 9월-12월에 걸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한국인과 결혼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용 도구  

가. 독립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과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및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김민정･박영민, 2021)으로 정의한다. 권종실(2023)의 측

정용 도구와 같이 정보역량 지표 12개 문항으로‘나는 PC에 프로그램을 설치/삭제/업그레이드

하거나 파일, 폴더를 복사/삭제/이동/변경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에서 앱을 설치하고 삭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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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Likert 4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의  ɑ는 .93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나. 매개변수: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인식한 정도로 자기 삶의 전

반적인 만족과 행복에 관한 주관적 감정으로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한다

(Diener et al., 1985). 본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나는 내 삶

에 만족한다’ 등으로 Neto와 Fonseca(2016)의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

겠다. Cronbach alpha는 .78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를 확보했다.  

 

다. 종속변수: 사회적 자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자본은 상호 면식과 인정의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자원의 총합(Bourdieu, 1985)으로 정의한다. Williams(2006)의 척도를 

바탕으로 ‘사람들 중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 중에 매

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는 .95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Hayes(2013)의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활용하여 95% 신뢰 수

준에서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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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분석  

1.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81(.90), 

삶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56(.48), 사회적 자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66(.39)로 나타

났다. 또한 West et al.의 연구(1995)에 따라 모든 변수의 왜도는 절댓값 3과 첨도는 절댓값 8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은 가정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573)

변인 범주 빈도 퍼센트

성별 
남
여

109

464

19.0

81.0

연령

21-30

31-40

41-50

51-60

89

265

208

11

15.5

46.3

51.8

1.6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5

90

321

157

.9

15.7

56.0

27.4

한국
거주기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년이상 

109

211

144

109

19

36.8

25.2

19

결혼기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년이상 

148 

205

144

109

25.8

35.8

23

15.4

 합계 573 100

  

  

인구통계분석 결과 남성 109명(19%), 여성 464명(81%)으로 조사되었다. 20대는 89명

(15.5%), 30대 265명(46.3%), 40대 208명(51.8%), 500대 이상 11명(1.6%)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졸 이하는 5명(0.9%), 중졸 90명(15.7), 고졸 321명(56%), 대졸 157명 (27.4%)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5년이하가 109명(19%), 6-10년 211명(36.8%), 11-15년 144명(25.2%),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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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09명(19%)이다. 또한 결혼기간은 5년이하 148명(25.8%), 6-10년 205명(35.8%), 11-15년 

144명(23%), 16년 이상 109명(15.4%)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ɑ 
디지털 리터러시 2.81 (.90) -.30 -.48 .93 

삶의 만족도 2.56 (.48) -.18 1.1 .78

사회적 자본 2.66 (.39) -.70 1.5 .95

<표 2> 기술통계 

기술통계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평균은 2.81, 표준편차는 .90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30, 

첨도는 -.48, Cronbach’s ɑ는 .93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2.56, 표준편차는 .48, 

왜도는 -.18, 첨도는 1.1, Cronbach’s ɑ는 .78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2.66, 표준편

차는 .39, 왜도는 –.70, 첨도는 1.5, Cronbach’s ɑ는 .95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도(r=.35, p<.01)과 사회

적 자본(r=.54, p<.01)과 각각 정(+)적 관계에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r=.39 

p<.01)간 역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아래 <표 3>에 더 자세한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구분
디지털 

리터러시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

성별 연령 학력
한국

거주기간
결혼
기간

디지털 리터러시 1 

삶의 만족도 .35** 1

사회적 자본 .54** .39** 1

성별 -.13 ** -.08 * -.06 1

연령 -.06 .05 -.04 -.22** 1

학력 .18** .09 * .09* -.09* .03 1

한국거주기간 -.11* -.05 -.05 -.03 .72 ** -.11 ** 1

결혼기간 -.10* .00 -.02 .07 .70 ** -.16* .86* 1

<표 3> 상관관계  

*p<.0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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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증

Hayes(2013)의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활용하여 95% 신뢰 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에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기간, 한국거

주기간이 공변인으로 투입되었다. <표4>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

향을 미쳤다(B=.17, SE=.02, t=8.03 , p <.001). 또한 성별(B=.05, SE=-.40, t=.40 , p>.05), 연령

(B=.01, SE=.00, t=1.54, p>.05, 학력(B=.07, SE=.03, t=0.32, p<.05), 한국거주기간(B =.01, 

SE=.01, t=-2.90, p<.05), 결혼기간(B=.02, SE=.01 t=.26, p<.05)으로 나타났다.

구분 B SE t  
95%

LLCI ULCI 

상수 1.68 .21 8.08***  1.27      2.09

디지털 리터러시 .17  .02 8.03*** .13  .22

성별 .05  -.40 .40 -.12 .08

연령 .01  .00 1.54 -.00  .02

학력 .07 .03  0.32* .01  .13

한국거주기간 .01   .01 -2.90* -.03 -.01

결혼기간 .02  .01 .26* .00 .03

F= 16.27,    R2= 14.71

<표 4>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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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표5>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

러시는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0.23, SE=0.02, t=12.41, p<.001). 또한 삶의 

만족도 역시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0.21, SE=0.03, t=6.14, p<.001). 또한 성

별(B=.00, SE=.04, t=.03, p >.05), 연령(B=.00, SE=.00, t=-1.32, p >.05, 학력(B=.00, SE=.03, 

t=0.13, p >.05), 한국거주기간(B=.00, SE=.03, t=0.13, p >.05), 결혼기간(B=.01, SE=.01 

t=1.23, p >.05)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5>에 더 자세한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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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t  
95%

LLCI ULCI 

상수 1.71 0.18 9.40***  1.35 2.07

디지털 리터러시 0.23 0.02 12.41***  0.20 0.27

삶의 만족도 0.21 0.03  6.14***  0.15 0.28

성별 0.00 0.04  0.03 -0.08 0.09

연령 0.00 0.00 -1.32 -0.01 0.00

학력 0.00 0.03 0.13 -0.05 0.05

한국거주기간  0.00 0.01 -0.16 -0.01 0.01

결혼기간 0.01 0.01 1.23 0.00 0.02

F=41.92 , R2= 34.18

<표 5>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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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표6>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

개효과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B=.04, Boot 

SE=.02, Boot LLCI=.07 Boot ULCI=.28). 아래 <표6>에 더 자세한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구분 B SE t  
95%

LLCI ULCI 

총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적 자본
.02 14.71 .24 .31 2.07

직접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적 자본
.02 12.41 .20  .27 0.27

간접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04 .02 .06 .07 0.28

<표 6>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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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의 연구가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1, 2, 3, 4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과 같이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

러시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주는 사실이 입증되

었다. 또한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삶의 만족도는 디

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매개로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가설 채택 유무

가설1 디지털 리터러시 → 삶의 만족도  채택

가설2 디지털 리터러시 → 사회적 자본 채택

가설3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채택

가설4 디지털 리터러시 → 삶의 만족도 → 사회적 자본 채택

<표 7> 가설검증 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자녀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

도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가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가설1’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유자녀 결혼이민

자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2’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유자녀 결혼이민

자일수록 사회적 자본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3’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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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사회적 자본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가 채택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이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고 지인들 및 친구

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삶의 만족도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

망을 확장하여 자신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관계성과 유대감을 강화하여 보다 우리 사회에

서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장성수, 이정환(2023)의 연구 및 결혼이민자들의 정보 활용 능력

과 역량이 우리 사회의 적응을 좀더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이홍재, 2019 

등)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적 자본간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Hayes(2013)의 PROCESS Macro 4를 바탕으

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학문적 함의 및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학문적 함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자녀 역시 부모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힉문적으로 관심과 함께 이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 및 관련 연구가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전국에서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유자녀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자본 제고에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실증하고 삶의 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근로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직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회성 혹은 단기 특강보다 지속적인 평생학습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평생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킹 등으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

생교육경험은 이들의 적응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영, 김영

화, 2011). 따라서 한국인들이 포함된 평생학습동아리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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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이민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도 거주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대

면 집체 교육 참여가 힘든 경우도 많다. 따라서 비대면 원격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본 시스템과 장비가 제공되어

야 한다(안수현, 조대연, 2023).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습콘텐츠 제공과 교수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배선미, 현영섭, 2022). 그리고 한국어 구사 수준이 높으면 더 다양한 디지털 정

보를 획득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여 삶에 대하여 보다 만족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향

상시킬 수 있다. 한국어 구사 능력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영균, 이민지, 2016). 이들이 고급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도록 한국어 능력 강화에 대

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egional Skills Council)에서 지역내 기업들과 협

업을 통하여 지역 내 산업의 현재와 미래 수요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결혼이민자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취·창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국내 결혼이민자들이 디

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취·창업을 한다면 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

여 사회적 자본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중에는 이민자 혹은 이민자의 자녀들이 

창업한 곳이 많다(Pethokoukis, 2016).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퀄컴, 애플, 테슬라, 

오라클, 구글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들이 가진 문화간(Cross-cultural) 배경과 경험이 새

로운 생각과 혁신을 불러와 더욱 기업가적인(Entrepreneurial) 성향을 지닌다는 시각도 있다

(Vandor & Franke, 2016). 국내 결혼이민자들도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 네트워킹을 강

화하면서 적극적인 취·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정홍인, 2023).

이민자들이 해당 사회에 얼마나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비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다(Solano & Huddleston, 2020). 이제 우리나라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

설이 추진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구현이 기대된다.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사회복

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고용, 교육, 경영의 주요 참여자로 인식하여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자들 위주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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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출신의 결혼 이민자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내 결혼이민자들은 기존

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뿐 아니라 미주, EU, 오세아니아 등 국적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

인 이민국가인 미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들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rewka, 2020). 추후 연구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뿐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도 포함하여 이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앞으로 국내 인구구성의 다양성이 심화되는 모자이크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들

도 있는 만큼 결혼이민자들 뿐 아니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집단별 

차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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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Social Capital of Married Immigrants 

with Children 

 Hae Na Kim* (National Centr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digital literacy,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of marriage immigrants with children. A survey targeting marriage immigrants from 

the Korea Intelligence Information Agency(NIA)’s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was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4 by Hayes(2013). It was found that the digital literacy of 

marriage immigrants with children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capital while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social capital.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establishing lifelong learning circles, strengthening Korean language skills and 

non-face-to-face remote lifelong learning programs, and finding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through the Regional Skills Councils were emphasiz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Digital Literacy,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Married Immigrants,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