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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effect of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community sense in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and investing it’s aspects. 

The following 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women in religion or with higher life satisfaction in rural regions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longs to the group developed a strong sense of 

community.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ciousness of 

community participation(β=.55)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on 

the level of community sense in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followed by 

the women’s self-esteem(β=.24), and the positivity in agricultural participation

(β=.09). Third, the consciousness of community participation highly correlated 

with the positivity in local society participation(r=.36).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elf-esteem and local society participation 

are important to improve the women’s community sense in rural areas. 

Therefore we should be focused to develop the plans improving the women’s 

self-esteem and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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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이 비록 시 와 사회에 따라 변화

하긴 하나, 일반 으로 많은 학자들이 시민의 자질과 련된 요한 항

목으로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들고 있다.  

일반 으로  개념의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성, 집합  성격을 의

미하기보다 ‘함께’라는 정서  측면을 함축하며(Mannarini & Fedi, 

2009), 사회  상호작용, 공동의 유 감, 연 감 등을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에 한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며 공존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심리 인 반응으로 낯선 사람과 더불어 살아

가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서 

획득되는 것이며 학습되는 것으로 인식된다(이혜 , 1997). 그래서 

Rousseau나 Mill은 공동체의 참여과정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회 , 정

치  행동이 개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한 소

속감이 증가하거나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과 윤리성 발달이 가능하다고 

하여(이승종, 1993 재인용),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참여가 

지니는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농 지역에 결혼이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농  지

역은 낮선 장소로 인식되며 그들에게 농 주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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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새로운 발달과업으로 부과되게 된다. 그

런데 공동체 의식 함양에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참여에 

있어서 농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26.77%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

안 지역사회의 교육이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

짐에 따라(양순미, 2010), 농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

식의 실태  특성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의 정도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첫째, 농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의 

실태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 에 

작용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상으로 그들의 이민국에 한 사회화의 과정을 공동체 의식을 통해 규명

한 국내 최 의 연구라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2.1. 공동체 의식의 개념  구조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에 해 많은 학자들이 공동체의식 

함양을 들고 있는데(최 아, 2005), 일반 으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  결속과 련된 집합의식 는 그 집단 체의 공통된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의 개념  구조에 한 정의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

라 다양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에 실 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동체 연구의 수행되어진 기에 Hillery(1955)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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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역에서 공동의 유 감을 가지고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집

단으로 보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지리  역, 사회  상호작용, 

공동의 유 감, 연 감을 제시하 다(이혜 , 1997 재인용). 그러나 최

근 격하게 발달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으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

들이 시간 , 공간 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공동체의 지역성에 한 회의

가 제기되고 있다. 즉  개념의 공동체는 단순히 지역성, 집합  성

격으로 묘사하기보다 ‘함께’라는 정서  측면으로 표 하는 것이 더 

하다는 것이다(Mannarini & Fedi, 2009).  

이 게 공동체 개념이 지역성 심에서 사회  계, 상호작용, 유  

등으로 환되면서 공동체 의식의 개념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특성의 

요소가 소멸해 가고 있다. 표 으로 Sarason(1977)은 공동체 의식의 

기본  성격을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인식,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의 

인정,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기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해 하거나 주

는 것에 의해 이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 보다 큰 의존할 만한 

그리고 안정된 구조의 부분으로의 느낌으로 정의하 다(Obst & Smith 

외, 2002 재인용). 즉 Sarason은 공동체의식의 개념에 지리  요소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  조직의 개념을 강조하 다(Mannarini & 

Fedi, 2009). 한편 McMilan과 Chavis(1986)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

은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지며, 구성원이 타인이나 그룹의 일부라는 느

낌, 그리고 구성원의 요구는 함께이기 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이다. Davison과 Cotter(1989)에 의하면 사람들

과 그들의 지역사회 간의 강력한 애착심을 함의하는 개인 인 감정이다. 

본 연구에서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은 농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요구되는 주민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Sarason(1977)의 정

의에 기 하여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인식,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의 

인정,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기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해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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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에 의해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 보다 큰 의존할 만한 그

리고 안정된 구조의 부분으로의 느낌으로 정의하여 근하고자 한다.

2.2. 공동체 의식의 근이론

공동체 의식에 한 은 사회심리학 인 근, 지역사회 운동 인 

근, 지역사회계획 인 근 이론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심리학  근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제하에서 인간 계의 변화  발

 과정을 사회심리학 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정을 

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 하여 인간의 본성은 주체

인 것이어서 사회성을 지니기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주체 인 본성

이 사회성을 지니기 해서는 그 본성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이러한 수정은 타인과의 수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수정은 한 

번의 교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인 교류를 통해서만 안정된 사

회성을 지닌 자아가 형성되어 다른 사람과의 공통 인 이해 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한다(김남선, 1992; 김경 , 1998에서 재인용). 

박순 (1984)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경험에서 출발하여 념을 형

성하고 다음의 구체 인 경험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으

로 보유하게 되는데, 공동체 의식은 이와 같은 경험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구조는 사회성이 미분화된 제1단계에서 주체  자

기성찰의 제2단계, 공동체 의식의 유지에 필요한 제3단계로 발 한다. 

제1단계를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며, 이 단계에서는 자아를 심으로 의

식이 구체 으로 형성되게 된다. 제2단계는 분별력의 단계로서 자기성찰

을 수행하여 자신의 정신  태도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기 사회화 과정



양순미 / 농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 특성과 변인들의 효과 연구390

에서 획득된 사회성에 기 하여 자신의 치를 확정하고 일 성 있게 지

속시키는 단계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사회  역할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정신 인 태도를 지니게 되며 자신의 삶의 구체성

에서 이기 으로 설정된 가치와 행 양식과 태도를 일반화시킨다. 제3단

계는 제2단계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교정하기 

해 필요한 단계로 일반정보 매체, 연수, 재훈련기  등 비형식 인 교

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등을 보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에 한 만족과 이해가 어느 정도 성취되

면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정 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 인 이기

성을 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 할 수 있다고 본다. 

Maclver(1924)는 공동체를 심성  활동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즉 공동체는 보

다 거 한 심성을 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그 자신이 서로 서

로에 쉴 새 없이 계해 나가는 바로서의 인간 심성의 활동에 의해서 만

들어지는 것이라고 하 다. 심리 인 계가 다른 모든 계들과 다른 

것은 그것이 기계 으로 혹은 외부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화 

된다는 에 있다고 한다. 인간은 통찰이나 본능에 의해서 의식 으로 

혹은 무의식 으로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거나 그 자신이나 타인을 실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를 통해서 서로가 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다(김경 , 1998 재인용).  

지역사회 운동  근은 삶의 장인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 

는 그로 인해서 괴되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자구 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운동(박서호, 1993)에 의하여 공동체 의식이 바로 

이러한 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다. 

지역사회 계획  근은 물리 ․사회  환경의 개선  조성을 통해

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거나 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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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환경정비계획, 사회  평등과 건 성을 보장하기 한 각종 제도  

장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  근에 기 하여 공동체 의식이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

는 것으로 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심리학  근에 의하면 지역사

회활동은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매개하는 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2.3. 공동체 의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재까지 공동체 의식에 한 연구들은 비교  제한 으로 수행되어 

왔다. 인간 계의 변화  발달 과정을 심리학 으로 분석한 연구(박순

, 1984), 공동체 의식수  련변인 연구(김경 , 1998; Glynn, 1981; 

McMilan Chavis, 1986), 지역사회 결속력 수 에 한 탐색  연구(강

철희 & 홍 미라, 2002) 등이 부분이다. 특히 이민자들을 상으로 공

동체 의식의 수 이나 련변인을 연구한 연구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이(박재숙, 2010; 이형하, 2005; Glynn, 

1981; McMilan & Chavis, 1986 등) 공동체 의식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을 추론할 수 있는 비교분석  혹은 경험  결과를 제시함으로

써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련변인을 설정하는 거가 되

고 있다.     

우선 이러한 추론은 공동체 의식에 한 여러 구조개념  가장 리 

사용되는 McMilan과 Chavis(1986)의 구성요소를 통해 가능해지는데 

이들의 구조개념은 첫째 하 요소들의 요인구조가 불안정하다는 , 둘

째, 그들의 연구는 단일차원에 한 고려 즉, 인간간의 상호 계만을 

시했다는 , 셋째, 참여가 공동체와 활동에 정 으로 계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참여의식에 한 문제를 간과했다는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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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 된다(이나 , 2009). 이와 련하여 김나 (2003)은 지역사회참

여활동이 참여의식을 높여주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참여활동 과

정에서 참여의 향력을 실감하게 되고 지역사회 장의 여러 가지 상황

들을 체험하는 가운데 참여를 통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으

로써 참여의식이 증가한다고 하 다. 

Rousseau는 참여과정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회 , 정치  행동이 개

발될 수 있다고 하 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한 소속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 Mill은 참여를 일종의 공익학교로 보

았으며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과 윤리성  지 능력의 발달이 가능하다

고 하 다(이승종, 1993 재인용). Glynn(1981)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

의 가장 강력한 측요인은 상된 공동체 거주기간, 공동체 만족 정도, 

공동체에서 이름(first name)을 부를 수 있는 이웃의 수 다. 이형하

(2005)는 공동체 의식 향 요인을 성별ㆍ연령․학력․주  경제수

․동거세 수와 같은 사회인구학 인 변인, 지역구분․주택소유형태 

등과 같은 주거특성 련변인, 지역사회 인지도․지역사회문제 심각도․

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지역사회참여도와 같은 지역사회태도 련 변

인, 지역사회주민 계와 같은 지역사회 참여변인으로 구분함으로써 공

동체 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지역사회활동이 갖는 의미  요성을 강조

하 다. 한편 Peterson, Speer와 McMillan(2008)은 개인  능력에 

한 자기의 인식(효능감)이 공동체 의식과 정 인 상 이 있음을 확인

했으며, 박재숙(2010)은 자아존 감이 공동체 의식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경험 인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는 사회참여활동 유형별(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활동경험 

여부, 향후 사회참여활동 유형별(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활

동 참여의 극성, 지역사회 참여의식, 사회참여에 따른 보상 필요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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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 감 변인을 심으로 이들 변인이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와 같은 변인들을 통해 공동체의식에 작용하는 요인들

을 규명하려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의 근이론  사회심리학  에

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동체 의식이 사회화의 과정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자아의식이 

계된다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한국의 농  남성과 결혼해서 농 지역에서 생활하

는 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결혼이민자로서 이들 국가

는 2007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출신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

을 비교하여 선정한 것이다.

조사는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

출에 의해 선정된 국 187개 농 생활지표 조사마을  국 9개 도, 

46개 시․군 50개 마을을 재계통추출하여 해당 마을과 인근 마을을 

심으로 조사하 다. 조사된 자료 에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 한 

10여 부의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국인 여성결혼이민자 91

명,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 74명,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 77명, 베트

남인 여성결혼이민자 86명, 캄보디아인 여성결혼이민자 54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들에 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50명의 농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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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  방문하여 조사하 으며 필

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 베트남인 여성결혼이민자, 캄보디아인 여성결혼

이민자는 각각 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 다. 

<표 1>에 의하면 조사 상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일본이 

41.71, 국이 35.04, 필리핀 33.95, 베트남 25.25, 캄보디아 24.51세

다. 남편과의 평균 연령차는 일본이 약 3.7세로 가장 작은 반면 캄보

디아는 약 18.5세로 가장 컸다. 이것은 농 지역의 국․일본․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양순미, 2006a)와 유사한 양상

으로서 농 지역의 년기 국내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이라

는 (양순미 & 정 숙, 2005; 양순미 & 유 주, 2002)을 고려해 볼 

때 국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는 비교  높은 연령차이를 보이

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문 학을 퇴한 수

으로서 고등학교를 퇴한 수 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았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거의 학교를 퇴하거나 졸업한 수 으로서 한국

인 남편들의 학력 수 보다 낮았으며, 국의 경우 한국인 남편들과 거

의 유사한 수 이었다. <표 2>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유형은 

국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2세  핵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일본․필리핀․베트남은 3세  확 가족, 캄보디아는 부부가 시부모

를 모시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 으로 3세  확 가족의 비

율이 39.73%, 2세  핵가족이 35.34, 부부가 자녀 없이 시부모를 모시

는 유형이 14.25, 부부 단독가구유형이 8.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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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종교

내용 가톨릭 개신교 통일교 불교 없음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출
신
국

국 0(0.00) 13(16.46) 0(0.00) 12(15.19) 47(59.49) 7(8.86) 79(100)

일본 1(1.39) 2(2.78) 66(91.66) 1(1.39) 2(2.78) 0(0.00) 72(100)

필리핀 36(49.31) 7(9.59) 19(26.03) 3(4.11) 3(4.11) 5(6.85) 73(100)

베트남 3(3.80) 7(8.86) 1(1.27) 39(49.37) 25(31.65) 4(5.05) 79(100)

캄보디아 1(1.89) 5(9.44) 2(3.77) 33(62.26) 10(18.87) 2(3.77) 53(100)

계 41(11.52) 34(9.55) 88(24.72) 88(24.72) 87(24.44) 18(5.06) 356(100)

X2 454.70***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종교  가족형태

내용

출신국가

연령 학력

여성결혼
이민자

남편 paired t-test
여성결혼
이민자

남편
paired 
t-test

M(S.D.) M(S.D.) M(S.E) M(S.D.) M(S.D.) M(S.E)

국 35.04(9.78)
B

44.87(7.79)
BA 

-11.67(.45)

t값 :
-25.98***

3.75(1.17)
B

3.86(0.97)
A
 

0.22(.09)

t값 :
2.37*

일본 41.71(5.46)
A
 45.44(5.71)

A
 4.68(0.87)

A
 3.95(1.08)

A
 

필리핀 33.95(6.76)
B

44.45(5.03)
BA 

4.93(1.28)
A
 3.70(0.90)

A
 

베트남 25.25(3.82)
C

42.60(5.68)
B

3.51(0.95)
BC

4.00(0.84)
A
 

캄보디아 24.51(3.89)
C

43.00(7.76)
B

3.15(0.97)
C

3.85(0.91)
A
 

 체 32.41(9.09) 44.16(6.47) 4.09(1.25) 3.87(0.96)
A
 

F값 63.35
***

2.44
*

19.43
***

0.69

내용

출신국가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수
생활수

농사일 시간 가사일 
시간농번기 농한기

M(S.D.) M(S.D.) M(S.D.) M(S.D.) M(S.D.) M(S.D.)

국 78.56(53.85)
B

3.97(1.58)
A

3.06(1.05)
B

5.66(3.34)
A

2.66(2.35)
A

7.68(6.05)
B

일본 133.30(49.87)
A
 3.85(1.00)

A
 2.92(1.04)

B
6.05(3.70)

A
2.74(1.59)

A
8.66(5.86)

B
 

필리핀 70.52(41.37)
B

2.97(1.01)
B
 3.24(1.04)

BA
6.27(4.01)

A
3.83(2.87)

A
11.74(7.41)

A
 

베트남 31.32(18.46)
C

2.74(0.96)
B

3.18(0.72)
BA

5.95(3.28)
A

3.54(2.93)
A

9.88(5.93)
BA

캄보디아 15.76(10.56)
D

2.68(1.01)
B

3.43(0.95)
A

5.15(2.66)
A

2.91(1.90)
A

8.18(6.08)
B

 F값 86.87
***

 21.40
***

 2.59
*

 0.61 1.58  4.61
***

<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의 평균 분석

※ *p<.05, **p<.01, ***p<.001  A, B, BA 등은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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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유형

내용 부부 부부+자녀
3세  

확 가족
부부+시부모

(형제)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출
신
국

국 10(11.24) 43(48.31) 25(28.09) 10(11.24) 1(1.12) 89(100)

일본 1(1.37) 33(45.21) 34(46.58) 1(1.37) 4(5.47) 73(100)

필리핀 6(8.00) 28(37.33) 29(38.67) 11(14.67) 1(1.33) 75(100)

베트남 5(6.02) 18(21.69) 43(51.81) 15(18.07) 2(2.41) 83(100)

캄보디아 8(17.78) 7(15.56) 14(31.11) 15(33.33) 1(2.22) 45(100)

계 30(8.22) 129(35.34) 145(39.73) 52(14.25) 9(2.47) 365(100)

X
2

59.32
***

※ ***p<.001   %는 행간 백분율을 의미함

3.2. 척 도

  

3.2.1. 종속변인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는 Sarason(1977)의 개념  요소를 함

축하고 있는 최 아(2005)의 4문항 척도로 측정하 으며 각 문항에 

해  그 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 다(5)까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척도의 Cronbach’s α는 .73이었다.

3.2.2. 독립변인

3.2.2.1.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변인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경험여부는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각각에 해 친정국가 는 한국에서 이의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

는 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김이선 등(2008)의 척도를 보완․수정하여 

농업활동은 참여행태를 묻는 단일문항의 명목형으로 체크하게 한 뒤 경

험이 있다와 없다로 재구성하여 이용하 다. 취업활동은 활동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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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활동내용을 단일문항의 명목형으로 체크하도록 한 뒤에 있다와 없

다로 재구성하여 이용하 다. 지역사회활동의 내용  종류는 한국청소

년 연구(2004)를 인용하여 구성하 으며, 경험한 활동을 보기에서 골라 

체크하도록 한 뒤에 분석과정에서 이를 재구성하여 참여여부 등의 변수

로 이용하 다.

향후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참여 극성은 각각의 활동 유형에 한 참

여의 극성 는 의지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측정하는 척도

는 재은(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각 활동유형별로 단일문항의 

서열형으로 구성하 으며, 모두 ‘  참여 안 함’에서부터 ‘ 극 참여함’

까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수가 높을수록 유형별로 사회참여 활동태

도가 극 인 것으로 해석한다.

지역사회참여 의식은 공익을 하여 공동체와 련된 일이나 의사결정

에 심을 가지고 능동 으로 참여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최 아(2005)

의 연구에서 이용된 4문항 척도를 사용하 으며 각 문항에 해  그

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 다(5)까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척도

의 Cronbach’s α는 .73이었다.

사회참여에 따른 인정  보상의 필요성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김

희(2006)의 연구에 이용된 서열형 척도를 이용하 으며  필요치 않

다(1)에서부터 매우 필요하다(5)까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자아존 감은 개인이 자신에 해서 갖는 개인 인 감정 상태로서 자

기 자신에 해 갖는 정 인 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의 측정을 

해서는 ‘나는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해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나는 쓸모없다는 느낌이 든다’ 등의 항목

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10문항 척도를 이용하 다. 각 문항

은  그 지 않다(1)에서부터 정말 그 다(5)까지의 5  Likert로 

구성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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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70이었다.

3.2.2.2. 사회인구학 인 변인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 생활에 한 총체 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Cantrill(1965)의 척도(조완규, 1993 재인용)와 양순미(2006;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 다.1) 척도

는 ‘매우 불만족(1)’에서부터 ‘매우 만족(5)’까지 5  서열형으로 응답하

도록 구성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농 생활에 한 총체 인 만족 정

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생활수 은 소득  의식수  정도 등을 총체 으로 포함하는 개념

으로서 마을 내에서의 상 인 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양순미

와 유 주(2002)의 연구에서 Warner(1949; 유 주, 김경신, & 김순

옥, 2000 재인용)의 6계층의 지 특성 지표(I.S.C.: 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s)를 이용하여 6  Likert로 구성한 척도를 활용하 으

며 수가 높을수록 생활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수 을 측정하

는 척도는 양순미 & 유 주(2002)의 6  Likert 척도를 이용 는 수

정하여 구성하 다. 기타 연령, 학력, 동거하는 가족원 등은 양순미 & 

유 주(2002)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분석과정에서 

재조합하여 활용하 다. 

1) 만족도에 한 연구가 추진되어 온 이래 이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일차원과 다차원에 

한 논란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단일차원의 척도는 각 변수들의 개념에 내포

된 다양한 상을 하나로 축약해서 제시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상을 단순화시켜 측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된 수를 통해 각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함축 이

고 통합 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단일차원의 척도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문

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차원 척도의 경우, 동일한 척도라 할지라도 연구자나 척도

가 이용되는 상에 따라 하 요인이나 문항구성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 된 

경향을 추론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양순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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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의 분석

총 382명의 자료가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공동

체 의식의 수 이나 특성을 규명하기 해 ANOVA,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한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계성

이나 향력 정도를 규명하기 해 상 계분석, 다회귀분석이 실시

되었다.

4. 연구결과  논의

 

4.1. 농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의식 실태  련 변인의 특성

4.1.1. 농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 수   특성 

농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 은 평균 14.31∼15.61

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낮고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참여활

동별 경험여부에 따른 공동체 의식 수 의 차이는 세 가지 유형 모두에

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 유무에 따른 공동체 의식 수 의 차

이도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공동체 의식수 이 더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한편 동

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연구한 최 아

(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균 12.12∼12.43의 분포를 이루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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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동체 의식 수 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특성

<표 4>는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수 을 평균값(14.92, 

S.D. 2.95)을 심으로 공동체 의식 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이분화 하여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 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농 생활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는 김경 (198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

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구체 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에 더 강한 귀속감을 가지게 되는 데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내용

출신국가

공동체의식               내 용 

변인 구분

공동체 의식

M(S.D.) (경험) 없음 (경험) 있음
t-test

국 14.92(2.93)A M(S.D.) M(S.D.)

일본  14.31(2.40)B 사회참여
활동별 

경험여부
에 따른 
공동체 

의식수

농업활동 14.82(2.97) 14.97(2.95) -0.46

필리핀 15.61(3.24)BA
지역사회활동 14.85(2.99) 15.08(2.91) -0.75

베트남 14.89(3.07)BA

취업활동 14.58(2.83) 15.05(2.99) -1.38
캄보디아 14.80(2.92)BA

종교유무에 따른 
공동체 의식 수

14.71(2.53) 14.99(3.06)  0.84 F값 1.86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 수   련변인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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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동체 의식 수 이 높은 집단 

B(β)

가족 수 -0.13(-0.09)

이민여성 교육수 0.25(0.17)

남편의 교육수 -0.09(-0.05)

이민여성 연령 -0.04(-0.17)

남편의 연령  0.07(0.23)

가사  육아활동 시간 -0.00(-0.01)

한국거주기간  0.00(0.00)

한국어 수 0.08(0.06)

종교유무(1=있음) 1.06(0.27)
**

농 생활만족 0.58(0.29)**

생활수 0.14(0.09)

intercept -5.24
*

-2Log L x2 27.17**

Score 25.38**

concordent 72.4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의 수 이 높은 집단의 특성 분석

※ *p<.05  **p<.01  ***p<.001

4.1.3.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련 변인의 특성  

지역사회참여의식은 평균 13.13∼13.73으로 출신국가별 차이가 통계

으로 무의미하 다. 향후 농업활동 참여의 극성과 향후 지역사회활

동 참여의 극성은 각각 평균 3.15∼3.41, 3.58∼3.97로 출신국가별 

차이가 통계 으로 무의미하 다. 그러나 향후 취업활동 참여의 극성

은 평균 3.78∼4.20으로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극 인 

반면 캄보디아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극정도는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사회참여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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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필요성 인지 정도는 평균 3.00∼3.67로 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들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

한 차이는 p=.01 수 에서 유의하 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아존 감 

정도는 평균 36.06∼39.12로 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반

면 필리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 에서 유의하 다(<표 5>).

내용

출신국가

지역사회
참여의식

향후 
농업활동 

참여 극성 

 향후 지역 
사회활동 

참여 극성

향후
취업활동

참여 극성

사회인정 
보상 필요성

자아
존 감

M(S.D.) M(S.D.) M(S.D.) M(S.D.) M(S.D.) M(S.D.)

국 13.50(3.30)A 3.21(1.27)A 3.58(1.05)B 3.96(0.96)BA 3.67(1.24)A 39.12(6.20)A

일본 13.73(2.37)
A
 3.15(0.99)

A
3.77(0.90)

BA
3.86(0.81)

BC
3.62(0.88)

A
36.54(5.16)

B

필리핀 13.71(3.88)
A

3.40(1.35)
A

3.97(0.79)
A

4.20(0.85)
A

3.00(1.51)
B

37.92(5.04)
BA

베트남 13.13(3.44)A 3.41(0.84)A 3.82(0.98)BA 4.12(0.70)BA 3.27(1.28)BA 36.06(5.03)B

캄보디아 13.31(3.19)
A

3.38(1.02)
A

3.85(1.03)
BA

3.78(1.03)
C

3.55(1.12)
A

36.20(6.21)
B

 F값  0.48  0.90  1.88 2.70
*

4.06
**

4.62
***

<표 5>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련 변인 특성 

※ *p<.05, **p<.01, ***p<.001  A, B, BA 등은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를 의미함 

4.2. 농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의식에 한 련변인들의 향력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향력을 

규명하기 해 다회귀분석(multi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먼

 회귀분석 가정의 반 여부를 악하기 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94이며, 각 변인들의 분산확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1.3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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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은 .01∼.66의 상 계를 나타내 변인들 간 다 공선성(multi-

colinearity)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해 련 변인들은 체모델의 48%를 설명하고 있었다

(<표 7>).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가장 

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지역사회참여의식(β=.55)이며, 이어서 자아

존 감(β=.24), 향후 농업활동참여의 극성(β=.9) 순이었다. 즉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참여의식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

을수록, 그리고 향후 농업활동참여 의지가 극 일수록 그들의 공동체 

의식의 수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참여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향후농업활

동참여의 극성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의 수 이 높아지는 결과는 지

역사회참여활동이 참여의식을 높여주며(김나 , 2003), 참여과정을 통

하여 책임있는 사회  행동이 개발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

동체에 한 소속감이 증가한다는 Rousseau의 주장이나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과 윤리성 발달이 가능하다는 Mill의 주장(이승종, 1993 재인

용)과 일치한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참여활동 과정에서 참

여의 향력을 실감하게 되고 지역사회 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험

하는 가운데 참여를 통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공동체에 

한 인식이 높아지는 데서 비롯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 자아존 감이 높

을수록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결과는 여러 선

행연구 결과(박재숙, 2010; Peterson, Speer, & McMillan,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아존 감이 담보될 때 공동체 의식의 확 가 가능함

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2) 투입된 변인들 간에 상 이 .70 이하이면 변인들 간에 다 공선성(multicolinearity)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김인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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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β)

자아존 감 .12(.24)***

한국 농업활동 경험(없다=1) -.33(-.05)

한국 지역사회활동 경험(없다=1) -.39(-.07)

한국 취업활동 경험(없다=1) .22(.03)

향후 농업활동참여 극성 .22(.09)
*

향후 지역 사회활동참여 극성 .09(.03)

향후 취업활동참여 극성 .03(.01)

사회참여에 따른 사회보상필요성 -.04(-02)

지역사회참여의식  .49(.55)
***

<표 7>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변인 특성 

한편 농업활동 경험 여부, 지역사회활동 경험 여부, 취업활동 경험 여

부, 향후 지역사회활동참여 극성, 취업활동 참여 극성, 사회참여에 

따른 사회보상 필요성 변인은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통

계 으로 무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 졌다.

변인
공동체
의식

사회
참여
의식

자아
존 감

향후농업
활동 참여 

극성

지역사회
활동 참여 

극성

취업활동
참여
극성

사회참여
인증  보상
필요 정도

공동체 의식 1.00

지역사회참여의식 .66*** 1.00

자아존 감 .40
***

.29
***

1.00

향후농업활동 참여 극성 .23
***

.21
***

.07 1.00

지역사회활동 참여 극성 .30*** .36*** .17*** .16*** 1.00

취업활동 참여 극성 .28
***

.31
***

.26
***

.13
**

.39
***

1.00

사회참여인증  
보상 필요 정도

.10 .17
***

.10
*

.01 -.02 .01 1.00

<표 6>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련 변인들의 상 성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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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ept 2.91**

F값 34.88
***

R2 (Adj R2) .48(46)

Durbin-Watson D 1.90

※ *p<.05, **p<.01, ***p<.001 

5. 요약  결론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이 비록 시 와 사회에 따라 변화

하긴 하나, 일반 으로 많은 학자들이 시민의 자질과 련된 요한 항

목으로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들고 있다. 농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게 농  지역은 낮선 장소로 인식되며 그들에게 농 주민으로서의 자질

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새로운 발달과업으로 부과되

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의 실태 

 특성,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밝 진 주요결과에 의하면 첫째, 종교가 있거나 농 생활

에 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공동체 의식 수 이 높은 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신이 속한 공동

체에 구체 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보다 높은 귀속감을 갖게 되는 데서 

비롯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는 지역사회참여의식 변

인이 가장 용하게 작용하 으며, 이것은 지역사회활동 참여의 극성 

변인과 가장 높게(r=.36) 상 되어 있었다. 한 공동체 의식에는 향후 

농업활동 참여의 극성 변인도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 졌다. 지

역사회참여활동이 참여의식을 높여주며(김나 , 2003), 참여과정을 통

하여 책임있는 사회  행동이 개발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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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에 한 소속감이 증가한다는 주장(이승종, 1993 재인용)에 비추어 

볼 때, 농 주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인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해 이

들이 교육  사 등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한 실 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증 는 보상제도와 연계하는 식의 사회활동을 확충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는 자아존 감 변인이 두 번

째로 요하게 작용하 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박재숙, 2010; 

Peterson, Speer, & McMillan,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아존

감이 담보될 때 공동체 의식의 확 가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농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 주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한 방안

으로서 이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하는 멘토링 로그램이나 다양한 참여 

교육 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농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작

용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참여활동 련 변인과 자아존 감 

변인으로 제한하여 근하 다. 향후 사회  지지 정도가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나 도시와 농 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공동체 의식 특성을 비교 규명하는 연구들이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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