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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은 많은 관심의 주제였다. 언어, 문화, 직업 등 개인적 

영역부터 결혼생활, 자녀양육, 고부관계 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

계, 소모임 등 참여와 적응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적응을 

요구받는다[1]. 이러한 적응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접근 

격차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디지털 대전환 

사회를 맞이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

여성의 정보접근성 문제는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공통된 문제라는 의견이 합의를 이루고 

있다[2].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는 디지털 정보의 

접근(Access)하고 이용(Usage)하는 활용 역량(Skills)에서 비롯된다

고 밝혀지고 있다[3].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은 정보의 이용 목적과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에서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응답을 SPSS 25.0, AMOS 24.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화 자

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디지

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부트스트랩핑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키워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Competency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결혼이주여성 디지털 정보화(Marriage Migrant Women Digital Informatization), 

디지털 정보화 교육(Digital Inform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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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4]. 즉 어떠한 상황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이 필요한가 또는 디지털 정보 활용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축적되

어 정보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가에 따라서 적극적인 활용과 

유용성이 사회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5].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인 생활서비스 이용,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6]. 또한,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7]. 이러한 선행연구가 

그 대상이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이라는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 미치는 함의가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는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갖는 효과를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and Research method

2.1 Data Collection

연구자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실시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8], 결혼이민자 중 여성 563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 여성의 디지털 이용 변화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디지털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 디지털정보 활용역량, 

디지털 사회자본,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SPSS 

25.0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2.2 Research Model

본 연구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3 Hypothesis 

연구문제: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H1.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

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는 Table 1과 같다.

Variable Concept definition Reference

Competency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CUDI)

Ability to use digital information 

devices usefully in work, leisure, 

and daily life

Likert 5 

α=.967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DIS)

Subjective confidence in 

comprehensiv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Likert 4 

α=.864

Life

satisfaction

(LS)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life as 

perceiv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ir daily lives

Likert 4 

α=.767

Table 1. Measuring tool 

Table 2는 분석자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은 

최소값 1.00, 최대값 5.00, 평균 2.81(SD=.901)로 나타났고,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최소값 1.00, 최대값 4.00, 평균 2.52(SD=.683)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최소값 1.00, 최대값 4.00, 평균 

2.55(SD=.464)로 나타났다.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Competency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CUDI)

1.00 5.00
2.81

(.901)
-.286 -.462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DIS)
1.00 4.00

2.52

(.683)
-.452 -.263

Life satisfaction

(LS)
1.00 4.00

2.55

(.464)
-.224 1.148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563)

III. Analysis results

3.1 Measurement model analysis

Table 3와 같이 주성분 분석(PCA)으로 검증한 결과, 첫 번째 

성분은 48.23%으로 50%를 초과하지 않았다.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2값은 

235.095(df=51), 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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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stimate

S.E CR C.R AVR
B ꞵ

Competency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CUDI)

CUDI_1 1 .885

.984 .969
CUDI_2 1.074 .884 .037 28.886***

CUDI_3 1.065 .895 .036 29.484***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DIS)

DIS_1 1.000 .856

.984 .954
DIS_2 1.107 .841 .047 23.576***

DIS_3 1.031 .806 .046 22.262***

DIS_4 .793 .640 .049 16.293***

Life

satisfaction

(LS)

LS_1 1.000 .567

.982 .934

LS_2 1.349 .655 .125 10.776***

LS_3 1.470 .704 .131 11.184***

LS_4 1.021 .555 .105 9.714***

LS_5 1.362 .670 .125 10.914***

***p<.001

Table 3. Measurement model analysis           (n=563)

Table 4와 같이 분석 결과, 변수 간 상관 계수 값은 .332～.676의 

분포로 나타났고, 상관계수의 값이 최대 .07이상이 없었다. 또한, 

상관계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더 작아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Variable 1 2 3

1.Competency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1 　

2.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676*** 1

3.Life satisfaction .332*** .401*** 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563)

3.2 Structure model analysis

Table 5과 같이 각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C.R=1.632, p<.001).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R=15.800, 

p<.001).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R=4.399, 

p<.001).

Path diagram
Estimate

S.E CR
B ꞵ

CUDI → LS .045 .113 .028 1.632

CUDI  →  DIS .530 .676 .034 15.800***

DIS → LS .165 .324 .037 4.399***

***p<.001

Table 5.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s        (n=563)

3.3 Mediating effect decomposition

Table 6과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332로 직접효과(.113)와 간접효과(.219)

를 동시에 미치고 있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사회자본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신뢰구간은 .121 ∼ .331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p<.001).

Path diagram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Indirect 

trust 

interval

CUDI → DIS →LS .332 .113 .219
.121 ∼ 

.331***

***p<.001

Table 6. Mediating effect decomposition        (n=563)

Ⅳ. Conclusions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

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화적 적응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5].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긍정적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이용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고 분석하였지만,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동기와 필요성 등 또 다른 주관적 요소들을 

함께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관계가 

본 연구에서 검증되지 못한 점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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