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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tegrate study results through a meta-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an integrated social support 

system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ich considers both the functional perspective and structural perspective of social 

support, and suggested plans for an efficient support system. All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rriage life, child-rearing behavior and attitude, reduction of stress an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stability. 

In relation to the effect size of each variable related with all social support, the marriage variable had the biggest relationship 

with it, followed by the parenting variable, the psychological variable and the stress variable in that order.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the sub-domain of social support, from the structural perspective, spousale 

support showed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and the stress variable. It was also especially, very highly related 

with the marriage variable. In addition, a married woman's family support and expert support had an intermediate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and the husband's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had a low relationship with it. 

From the functional perspective, material support had a very high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whereas it had 

a low relationship with the stress variable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 Emotional support was also highly related with 

marriage variable, but showed an intermediate or low relationship with the psychological variable and the stress variable.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al support displayed an intermediate relationship with the stress variable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 and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Lastly, evaluative support had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marriage 

variable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lans for an integrated social support system as follows. First, education ought 

to be provided for the spouses, and support for marital adjustment should be offered. Second, there plans should be made 

for continuous bonding with the family of origin, and support should be given to address changes in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s parents. Third, it is required to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and self-help groups, and provide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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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 증대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

본, 노동, 인구 등의 초국가적 이동이 매우 빈번하다. 그 

중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상

당수의 여성들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라고 한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특정 종교를 통한 한국남성과 일본․필리핀 여성의 

혼인을 시작으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조선족 

여성과 농촌 남성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이

주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결혼중

개업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국제결혼이 급증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93,786명, 

2008년 122,552명, 2010년 141,6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 현재 총 125,031명(86.4%)으로 남성결혼

이민자 19,650명(1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Statis-

tical Korea,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사회적․국가적으로 그들의 정

착 과정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

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

적․구조적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하는 개인의 

사회관계의 유대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Park, 1985).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우선 자신의 가족문

화와 배우자의 가족문화가 충돌하게 되면서 언어장벽은 물

론, 식습관, 가족 상호작용, 가족규범, 가족에 편입되는 과정

의 문제 등 적응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Chang & Myers, 2003). 또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의한 소외감으로 가족 내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문제는 내․외적 스트레스와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해체로 인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상호적인 대인과의 관계 

경험인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Tracy & Whittaker, 1990; Glanz 

et al., 2008) 적응문제는 개선될 수 있으며, 적응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충격 또한 사회적 지지로 완화될 수 있다(Norberck, 

1981; Thoits, 1995).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

지는 ‘결혼의 질’, ‘부부적응’, ‘양육행동과 태도’, ‘스트레스’, 

‘우울’, ‘심리적 안정’, ‘생활만족’, ‘사회적응’ 등 심리ㆍ사회

적으로 일상 전반에 걸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 Jung, & Kwon, 2009; Na & Park, 2009; Kim, Kim, 

& Oh, 2010; Song, 2010; Hyun & Kim,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적응문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적응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크게 공식적 지원과 비공

식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정부 혹은 지역사회의 실

제적 지원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후자는 

타인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되는 ‘지각된 사회적 지

지’를 의미한다(Lee & Kim, 1999; Lee, 2007; Jang & Lee; 

2010).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

는 대부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꾸준히 진행되

고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형태를 기능적 측면과 구

조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Kim, 2007; Sung, 2008; Ham, 

Jung, & Kwon, 2009; Kim, 2010; Nam & Ahn, 2011; 

Kim, 2012).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형태의 하위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능적 측면의 사

회적 지지는 친족․비친족․전문가로부터 지각되는 유형화

된 사회적 지지 즉 정서적 지지․정보적 지지․물질적 지

지․평가적 지지를 의미하며(Park, 1985), 구조적 측면의 사

회적 지지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친구․의미 있는 타자

들로 부터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를 말한다(Zi-

met et al., 1988).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지지는 공통적으로 

소속된 환경의 구성원을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로 보고 있으

며, 제공자에 의해 지각되는 유형화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다는 점에서 단일측면의 사회적 지지이기보다는 상호개연성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의 통합적 개연성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지지 형태

를 주축으로 설정하고 단일 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실정

이다.

Wilcox and Vemberg(1985)는 사회적 지지를 단일차원

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다중차원의 구성체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는 기능적․구조적 측면에서 단일 차원적 개념이 아닌 다차

원적이며 상호론적 관점이어야 하며, 단일 차원적 사회적 지

지 접근은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통합적 차원의 지지

체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수립을 위해서 기능적․구조적 측면이 모두 고려된 통합적

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일차원의 사회적 지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제시할 수 

있는 메타분석(meta-analysis)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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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선행

연구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문헌 고찰적 분석 연구

인 동시에 통합적 연구 방법을 의미하며(Glass, 19771)), 기

존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방법론으

로 선행 개별 연구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Chung & Shin, 2009). 메타분석의 장점은 공통의 독립변

인과 종속변인이 있는 개별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

여 수치 비교를 하는 수량적 접근방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이

나 편견을 줄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 분석

결과를 매개변인별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연구경향의 전체

적인 조망을 통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도 쉽게 추론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Kim & Han, 1995).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

에 대한 선행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결과를 통합

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

면과 구조적 측면이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통합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근거 마련 및 그에 따른 효

율적인 지지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

민자를 양산하는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그들

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

구의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적 지지체계 수립의 참고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

인 전체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형태와 하

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는 차

이가 있는가?

Ⅱ. 이론  배경

1. 사회  지지의 개념  형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는 용어는 Cassel, Cobb, 

Kaplan and Killiea가 1976년 논문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관

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1) Glass(1977)는 심리치료에 한 결과들을 통합(‘치료 효과가 

있다’ 논문 203편, ‘치료 효과가 없다’ 논문 172편)하기 

하여 총 375편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표 화 수인 효과

크기로 산출하는 메타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가 환자들에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

표함으로써 20여 년에 걸친 논쟁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데 활용

되어 왔다(Park, 1985).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

신이 보살핌 및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고,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에 일원이라고 믿게 하는 것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며(Cobb, 1976), 광의의 개념으

로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지지 형태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를 Cobb(1976)은 정신

적 지지, 존중감 지지, 관계망 지지로, House(1981)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분류하였고 

Cohen and Hoberman(1983)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물질적 지지, 자존감 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욕구가 의미 있는 사람

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며(Kaplan, 1977), 의미 있는 타자가 위

기 시에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Gottibe, 198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지

지 형태 또한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뉘며 연구자

가 연구목적에 따라서 수정․변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기

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척도

는 Park(1985)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 및 고찰을 통해서 개발한 척도이다. 하위영역은 

친족, 비친족,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각되는 정서적 지지, 정

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된다. 정서적 지

지란 사랑, 돌봄, 이해와 긍정, 존경, 신뢰, 관심, 경청 등의 

태도와 행위적 지지를 의미하며, 정보적 지지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지지, 물질적 지지는 금전과 시간 

그리고 생활용품 등의 직접적인 재화와 용역 제공의 지지,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는 칭찬과 인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

을 평가하는 태도 및 행위적 지지로 구분된다. 

한편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공통된 부분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이다(Gottlieb & Bergen, 2010). 그러나 사회적 관계

망은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연결 범위, 즉 사회적으로 

결속된 구성원 수와 범주, 연결 강도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

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구조적 측면

의 사회적 지지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Zimet et 

al.(1988)의 MSPSS(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

ved Social Support) 척도는 주요 타자들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를 측정한다. 하위영역에 포함되는 주요 타자들이란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자들로 구성되며, 가족은 배우자 지지와 

시댁 지지 혹은 친정 지지로 구분 가능하다. 여성결혼이민

자의 경우 친구는 모국 출신 친구와 한국 친구로 구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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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lated variable2)

Social support form

Total
structural functional

supplement-ation 

and amendment 

ㆍintegration

etc

2006-2008

marital satisfaction(2)ㆍmarital adjustment(2)

social adjustment(1)․cultural adjustment(1) 

depression(1)ㆍempowerment(1)

maternal efficacy(1)ㆍlife satisfaction (1)

- 6 4 - 10

2009-2010

life satisfaction (1)ㆍmarital satisfaction(5)

marital adjustment(1)ㆍparental behavior(2)

psychological stability(2)

depression(1)․social adjustment(3)

family life strass(1)ㆍacculturative stress (2)

3 6 5 3 17

2011-2012

depression(3)ㆍmarital quality(1)ㆍmarital 

satisfaction(2)ㆍquality of life(1)

satisfaction of life (1)

life satisfaction (2)ㆍself-differentiation(1)

acculturative stress (2)ㆍkorean proficiency(1)

6 3 1 2 12

9 15 10 5 39

Table 1. The Status of Research on Social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통합해서 사용되며, 의미 있는 타자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기관 전문가, 상담사 등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2.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  지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Tomlinson, 1999), 이

때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전반의 질적 측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학위ㆍ학술 선행연구는 2006년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

지 총 39건이 집계되었으며, 선행연구의 경향성을 종합하면 

<Table 1>과 같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방법을 살펴보

면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연구(9건)보다 기능적 측면의 

연구(15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 척도를 수정ㆍ보완하여 

통합 연구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통합의 형태는 

기능적 측면을 주축으로 설정하고 구조적 측면의 주요 타자

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로 보는 형태 또는 구조적 측

면을 ‘지지원’, ‘지지원의 크기’, ‘접촉빈도ㆍ교제기간’ 등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타는 질적 연구 또는 

사회적 지지 형태에 따른 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은 크게 

‘결혼’, ‘양육’, ‘스트레스ㆍ만족ㆍ심리’ 등으로 구분된다. 이

2) 련변인 별로 표기된 연구논문의 개수는 단독변인 연구 이

외에 두 개 이상의 변인을 연구한 논문 개수가 복 표기된 

것으로, 사회  지지 형태  총계의 수치와는 다를 수 있다. 

는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은 결혼생활의 보편적 적응 문

제 그리고 자녀양육 및 사회문화 적응, 심리적 안정 등에 사

회적 지지가 관계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적 지지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성을 자세히 살펴

보면, 우선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변인인 

결혼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지

지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지

지를 받는다고 지각할 때 안정되고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유

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ng & Oh, 2010; Lee, 

2011). 그 중 배우자 지지는 ‘부부적응’, ‘결혼만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는 가

족 중에 배우자를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Hong, 2009; 

Na & Park, 2009; Kim, Kim, & Oh, 2010; Kim, Kim, & 

Oh, 2011). 

구조적 측면 이외에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또한 높

게 지각할수록 ‘결혼적응’도 높았는데(Chu et al., 2008), 기

능적 측면의 하위영역과 결혼생활만족과의 관계 및 영향 정

도는 연구자마다 상이하였다. Choi(2006)와 Kang(2008)은 

물질적 지지가 전반적인 결혼생활만족에 가장 정적인 관계

가 있으며,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동질감과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 Belsky and Kelly(1994), Kim(2010) 그리고 Kim(2010)

은 정서적 지지가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만족과 사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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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질감 향상에 관계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물질적ㆍ정

서적 지지 이외의 하위영역인 정보적․평가적 지지와 결혼

생활만족과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연구자마다 조

금씩 달랐다. Choi(2006)는 결혼생활만족과 기능적 측면의 

하위영역과의 관계 정도를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순으로 Kang(2008)은 물질적, 평가적, 정보적, 정서적 순으

로 그리고 Kim(2010)은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순

으로 유의미한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Kim(2010)은 정

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결혼생활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만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결혼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상황

에서 다양한 지지적 관계는 결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Luke & Carrington, 2000; C. Dehle, Larsen, & Landers, 

2001; Leslie & Letiecq, 2004), 구조적 측면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가, 기능적 측면에서는 재화나 용역 자원

의 지지인 물질적 지지와 공감적 자원인 정서적 지지가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국모의 

경우 적응갈등이 심하고 지지체계에 대한 기반이 부족할 경

우 여러 가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녀양육의 어려움

을 경험할 수 있는데(Jun & Park, 1998), 구조적 측면의 배

우자 지지를 지각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 외의 지지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a & Park, 2009). 배우

자 지지가 미약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폭 넓고 지속적

인 배우자 외의 지지가 있어야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Kim, Kim, & Shin, 2007).

기능적 측면에서는 정보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2007; Jeong, 2010).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행동과 태도는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 그리고 문제

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지각할 수 있는 기

능적 측면의 정보적 지지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ㆍ만족ㆍ심리’ 변인인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개인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다(Uchino, 

2004; Lakey & Cronin, 2008). Kim(2011)과 Kim(2012)은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배우자로부터 많은 심리․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여성결혼

이민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

다(Kim, 2007). 또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우울’을 낮게 지각하였으며(Kim, 2011; Kim,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평가적 지지 또는 정

보적 지지를 폭 넓게 지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Kim, 2007; 

Park & Um, 2009).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 ‘스트레스’와 부적 관

계를 가지며, ‘생활만족’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에 구조적 측

면의 배우자 지지와 기능적 측면의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의 

지각인 평가적 지지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지

각인 정보적 지지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의 선행연구에서 ‘결

혼’ 변인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지지의 중요성에 대부분 일치를 보였으나, 기능적 측면에서 

연구결과들 간에는 각 하위영역과 ‘결혼’ 변인간의 관계 정

도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

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 외 ‘자녀양육과 태도’,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정’, ‘생활만족’ 변인에 대한 구조적ㆍ기능적 측면

의 연구결과가 상이하지는 않았으나 각 변인 별 연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통합으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성 

정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

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

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 한국학술

정보(KISS)를 이용하였다. 이때 출판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

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모두 포함하였다. 출판 편향(pu-

blication bias)이란 의미 있는 결과의 논문만 출판되고 의미 

없는 결과의 논문은 출판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출판된 학술 논문 위주로 분석하는 경우 효과 추정 값이 커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Todd, 2012: 257-276).

자료 수집을 위한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검색 주

제어는 ‘여성결혼이민자’, ‘이주 여성’, ‘사회적 지지’, ‘사회

적 관계’였으며, 자료검색 결과 학위논문 25편, 학술지 논문 

14편으로 총 39편이 검색되었다(2013년 5월 현재). 

논문은 2차 검토를 통해서 동일한 논문이 학위․학술지

에 중복 게재된 경우 또는 동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학

술지에 중복 게재한 논문은 그 중 한 개의 논문만을 선택하

였다. 그 외 연구방법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지 않

았거나, 질적 연구논문 등은 제외하였고 표본크기와 상관관

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r’

값이 제시된 총 22편을 선정하였다. 이후 22편의 코딩과정에

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이 다른 연구에서 재측정되지 

않은 단독 변인(한국어 능력)을 가진 논문을 제외하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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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6-2008 2009-2010 2011-2012 Total

thesis 7 4 5 16

journal - 2 3 5

7 6 8 21

Table 2. The Status of Papers for Analysis

Related variable Sub-variable

marital marital satisfaction , marital adjustment, marital affection, matrimonial communication, divorce intention 

parenting maternal efficacy, parenting behavior 

stress acculturation stress, housewives' life stress, general stress

psychology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Table 3. Types of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당 연구효과가 메타분석에 있어서 단독으로 관련변인의 평

균 효과크기를 대표하게 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다. 최종적으로 총 21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

며, 분석대상 논문의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자료코딩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

련된 변인과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사

회적 지지 형태(기능적 측면․구조적 측면)와 종속변수인 

관련 변인 유형을 코딩하였다. 관련 변인 유형은 21개 연구

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을 결혼, 양육, 스트레스, 심리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변인 유형과 그에 따른 하위 변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연구특징에 나타난 스트레스 변인 전체, 심리 하위변인의 

우울, 결혼 하위 변인의 이혼의도의 경우 효과크기인 상관관

계의 평균 효과크기는 (-)값인데, 이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스트레스 또는 우울감, 이혼의도가 감소에 긍정적임을 의미

한다. 이러한 (-)값은 관련 변인의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므로, 분석을 위한 코딩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 이혼

의도 변인의 상관계수를 positive sign으로 코딩하여 분석하

였다. 메타분석에 있어서 분석대상 연구논문을 코딩할 때 신

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Glass, McGaw, & Smith, 

1981; Green & Hall, 1984; Rosenthal, 1984), 자료코딩은 

연구원 1인과 보조연구원 1인에 의해 실시하였고 코딩 후, 

통계 전공 교수 1인이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 특징은 <Table 4>와 같다.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었기에, 효과크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형태․

하위영역에 따른 지지 정도를 통합․제시하는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는 도출하였으나 각 하위 변인들의 세부적인 효과

크기는 측정하지 않았다. 또 사회적 지지 형태인 기능적 측

면 또는 구조적 측면을 사용하였으나, 지지 유형인 하위영역 

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논문은 사회적 지지에 따른 

전체 효과크기는 측정 제시하였으나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

하는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에 대한 정보의 최소 수는 2개로 

하위영역이 2개가 아닐 경우 전체효과크기는 측정하였으나 

개별 효과크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3. 효과크기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의 연구일지라도 다양한 결과를 

가진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동일 단위로 바꾸어주는 

표준화 과정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결

과를 통합 또는 비교 가능하도록 공통의 단위인 효과크기

(effect size)로 변환시킨다(Oh, 2011: 14-16). 이 연구에서는 결

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보

기 위해서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은 CMA

(Comprehensive Meta Analysis, V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분석대상인 논문 21편의 상관계수 ‘r'값은 Fisher's z 척도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효과크기로 변환해서 사용하는데(Borens-

tein et al., 2009), 각 논문별로 산출된 효과크기는 역변량 

가중치를 구하였고 이후, 가중 평균 효과크기로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대해서 Cohen(1988)은 상관효과크기

(ESr)가 .10 이하이면 ‘작은 효과’, .25이면 ‘중간 효과’, .4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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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Author Year Sample
Social support 

form

Related variables 

type

Correlation

effect size 

sample

Average 

effect size

1 Choi, K. 2006 80 functional marital 4 .296

2 Kim, N. 2007 128 functional psychology 1 .604

3 Kim, E. 2007 141 functional stress 1 .203

4 Han, J. 2007 118 functional parenting 4 .409

5 Kang, S. 2008 98 functional marital 4 .707

6 Sung, J. 2008 104 functional stress 1 .224

7 Chu et al. 2008 213 functional marital 1 .485

8
Ham, J., Jung, H., 

& Kwon, M.
2009 181 functional stress 4 .362

9 Na, D. & Park, J. 2009 174 structural
marital

4 .286
parenting

10 Hong, M. 2009 235 functional
marital

3 .453
stress

11 Kim, J. 2010 150 functional stress 4 -.227

12 Kim, H. 2010 129 functional marital 4 .607

13 Kim, S. 2010 185 functional marital 4 .283

14
Kim, H., Kim, H. 

& Oh, J.
2010 182 structural marital 18 .206

153)

Nam, I. & 

Ahn, S.(a)
2011 100 structural

marital
3 .590

stress

Nam, I. & 

Ahn, S.(b)
2011 100 structural

marital
3 .582

stress

16 Lee. Y. 2011 306 functional
marital

2 .300
psychology

17 Yoo, Y. 2011 177 functional
marital

2 .479
stress

18 Kim, H. 2012 119 structural
psychology

2 -.182
stress

19 Kim, J. 2012 168 functional stress 3 -.204

20 Kim, M. 2012 106 functional psychology 4 .484

21
Hyun, K. 

& Kim, Y.
2012 558 structural psychology 4 -.246

Table 4. Research Characteristics of Papers for Analysis

상이면 ‘큰 효과’라고 하였다. 또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을 활용

하여 해석 가능하며, 이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을 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Littell, Corcoran, & 

Pillai, 2008: 82).

3) 남인숙 외(2011)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농 (a), 도시(b)로 구분

하여 연구하 으므로, 개별 효과크기를 제시하 다.

4. 동질성 검증과 분석모형

Hedges and Olkin(1983)에 의하면 분석대상이 되는 효

과크기들이 모집단의 효과크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검정이 필요하다. 즉 분석대상 

논문의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측정하기 이전에, 각 연구에서 

추출된 효과크기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질성 검사 결과, 효과크

기들의 분포가 동질하지 않고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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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Q df ESr
95% CI

Lower Upper

80 523.87*** 79 .33 .296 .374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p < .001

Table 5. The Whole Effect Size of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Figure 1. Publication Bias Analysis

우에 그에 따른 분석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분석모형으로는 랜덤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 혼합효과 모형(mixed ef-

fects model)이 있다. 개별 연구물들이 동질적일 경우 연구 내 

변동량 만을 고려하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으

로 분석하게 된다. 랜덤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은 서

로 다른 연구들의 이질성을 감안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랜덤

효과 모형으로부터 추출된 결과의 추론은 모집단으로 일반화

할 수 있다(Oh, 2011: 164). 한편 Borenstein et al.(2009)은 이

질적인 연구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고정효과 모형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측정한다면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효과크기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05 

수준에서 효과크기가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질성 검정 

통계량 Q=523.87 df=79, p=.000). 이질성 지수인 I2는 84.90으

로, Higgins et al(2003)에 따르면 이질성 지수가 25는 ‘낮음’, 

50은 ‘중간’, 75는 ‘높음’이므로 이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랜덤효과 모형으로 전체 효과크기를 측정하였다.

5. 출  편향

분석대상 연구물들의 Funnel plot을 통해서 출판 편향(pu-

blication bias) 정도를 확인한 결과 <Figure 1>과 같이 좌우가 

대칭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Duval and 

Tweedie의 ‘Trim and Fill’로 평균 효과크기가 큰 연구들의 값

을 보정했을 때, 보정 효과크기는 .29로, 측정된 전체 효과크

기 .33(<Table 5> 참조)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편 Rosenthal

의 안정계수(fall-safe N)는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전체효과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연구의 수를 계산한다

(Todd, 2012: 257-276). 이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물의 안정계

수는 912로, 즉 측정된 전체 효과크기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가 0인 새로운 논문 912편이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는 평균 효과크기가 큰 연구가 포함되었으나 측정된 

전체 효과크기는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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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Q df ESr
95% CI

Lower Upper

structural 39 315.75*** 38 .29 .229 .345

functional 41 167.48*** 40 .38 .333 .426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p < .001

Table 7. The Whole Effect Size of Variables Depending on the Types of Social Support

Related 

variable 
Sub-variable K Q df ESr

95% CI

Lower Upper

marital 

marital satisfaction 

43 355.78*** 42 .36 .295 .416

marital adjustment 

marital affection 

matrimonial communication 

divorce intention 

parenting  
maternal efficacy 

6 21.24** 5 .34 .211 .463
parenting behavior

stress

decrease 

acculturative stress 

15 41.80*** 14 .28 .207 .343housewives' life stress

general stress

psychology

psychological well-being 

16 90.21*** 15 .33 .252 .395
life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decrease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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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Effect Size of Each Variable Related with The Entire Social Support 

Ⅳ. 연구결과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지지와 련 변인의 체 

효과크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 전체에 대

한 효과크기를 측정한 결과 .33으로 나타났다. Cohen(1988)

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25이상이면 ‘중간 효과’ 크기이므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 전체(결혼, 양육, 스트레스, 심리)는 

‘중간’ 이상의 관계성을 가진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

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자녀양육행동과 태도, 스트레스와 우

울감소, 심리적 안정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세

부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전체에 대한 효과크기를 다시 

관련 변인 별 효과크기로 살펴보면 결혼 변인의 효과크기는 .36

으로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관계성을 가진 변인으로 측정

되었다. 이어서 양육 변인(ESr=.34), 심리 변인(ESr=.33), 스트

레스 변인(ESr=.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6>과 같다.

2. 사회  지지 형태와 하 역에 따른 련 변인의 

효과크기

1) 사회적 지지 형태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형태에 따른 관련변인의 효과크기는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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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variable 
Sub-variable K Q df ESr

95% CI

Lower Upper

structural 

marital

marital satisfaction 

25 235.15*** 24 .29 .206 .373

marital adjustment 

marital affection 

matrimonial communication 

divorce intention 

parenting 
maternal efficacy 

2 3.56 1 .26 .156 .353
parenting behavior

stress 

decrease

acculturative stress 

6 24.99*** 5 .36 .206 .493housewives' life stress

general stress

psychology

psychological well-being 

6 41.13*** 5 .22 .113 .326
life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decrease

functional 

marital 

marital satisfaction 

18 74.20*** 17 .45 .374 .513

marital adjustment 

marital affection 

matrimonial communication 

divorce intention 

parenting 
maternal efficacy 

4 13.55* 3 .39 .211 .539
parenting behavior

stress 

decrease

acculturative stress 

9 9.517 8 .23 .173 .272housewives' life stress

general stress

psychology

psychological well-being 

10 20.81* 9 .39 .323 .461
life satisfaction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decrease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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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Effect Size of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Structural and Functional Perspectives

측면이 .38로 구조적 측면 .29보다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정서적․정보적․평

가적 지지로 유형화하여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했을 때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7>과 같다. 기능적․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각 측면에서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난 변인은 상이하였

다. 우선 구조적 측면의 스트레스 변인의 효과크기가 .36으

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결혼 변인(ESr=.29), 양육 변인

(ESr=.26), 심리 변인(ESr=.2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타자

들로부터 지각되는 지지가 있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

레스 감소가 ‘큰 효과’ 크기에 근접한 정적인 관계성이 있었

다. 양육과 결혼 변인도 ‘중간 효과’ 크기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기능적 측면의 지지에서 결혼 변인이 .45로 ‘큰 

효과’ 크기인 .40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양육과 심리 변인도 

.39로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스트레스 변인

은 .23으로 ‘중간 효과’보다 다소 낮았다. 범주화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변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정적인 관

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구조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감소에,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결혼

생활만족과 적응에 정적으로 높은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세부 내용은 <Table 8>과 같다.

2)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형태의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의 효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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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variable
Support sub-domain K Q df ESr

95% CI

Lower Upper

stru-

ctural 

marital

spouse support 6 137.37*** 5 .52 .470 .566

friend support 7 4.78 6 .07 .022 .132

women`s parental home 

support 
3 1.77 2 .22 .135 .296

husband`s home support 3 5.71 2 .16 .075 .239

expert support 3 4.36 2 .22 .140 .300

stress

decrease
spouse support 4 14.33* 3 .43 .346 .508

fun-

ctional 

marital

material support 4 18.65*** 3 .45 .381 .523

emotional support 4 24.32*** 3 .41 .332 .481

information support 4 10.82** 3 43 .351 .497

evaluate support 4 15.71** 3 .41 .332 .481

stress

decrease

material support 2 0.29 1 .16 .052 .268

emotional support 2 1.39 1 .16 .052 .268

information support 2 0.58 1 .27 .167 .372

psychology

material support 3 8.84* 2 .23 .066 .379

emotional support 3 18.38*** 2 .29 .059 .491

information support 3 15.44*** 2 .27 .065 .466

evaluate support 3 37.32*** 2 .38 .058 .628

K=effect size sample, Q=homogeneity test statistic, df=degree of freedom, ESr=correlation 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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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The Effect Size of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the Sub-domains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Perspectives

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는 결

혼 변인에서 효과크기 .52로 관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 친정 지지와 전문가 지지, 시댁 지지 순으로 

관계 정도가 측정되었고 친구 지지는 ‘작은 효과’ 크기인 .10

보다 낮은 .07로 나타났으므로 결혼 변인과 거의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 지지는 스트레스 변인과의 

관계성이 .43인 ‘큰 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 결혼적응, 부

부애정, 부부의사소통, 이혼의도 및 스트레스 감소 등에 높

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결혼 변인의 사회적 지지는 4개 하위영

역 모두 .40보다 큰 효과크기로 측정되어 관계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물질적 지지가 .45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변인은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16으로 관계

성이 중간보다 낮았으나 정보적 지지는 .27로 중간보다 높았

다. 즉 재화나 용역의 지지 또는 공감적 지지보다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는 실질적 지지를 지각할 때 

스트레스 감소에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 변인은 평가적 지지가 .38로 가장 큰 효과크기이고 

그 외 영역은 '중간효과’ 크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 

자아분화, 우울 감소에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정적인 관계성을 가지며, 그 중 칭찬과 인정

에 의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적 지지가 여성결

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

다. 한편 구조적 측면의 양육 변인과 심리 변인 그리고 기능

적 측면의 양육 변인은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의 상관계수가 

보고되지 않았거나, 2개수가 아닌 경우 개별 효과크기를 제

시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은 <Table 9>와 같다. 

Ⅴ. 논의  결론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들(결혼, 

양육, 스트레스, 심리)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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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혼이민자 대상 통합적 사회적 지지체계 근거 마련 및 그

에 따른 효율적인 지지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 전체 및 사회적 지지 형태와 하위

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 별 관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전체는 관련 변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자녀양육행동 및 태도,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 그

리고 심리적 안정에 정적인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전체와 관련 변인 별 효과크기는 결혼 변인이 

가장 관계성이 높았고 양육 변인, 심리 변인, 스트레스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을 매개

로 이주한 여성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복

합적이고 다양한 적응문제 및 결혼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 형태에 따른 관련 변인의 전체 효과크

기는 기능적 측면이 구조적 측면보다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면에 따른 관련 변인 별 관계성은 구조적 측

면에서는 스트레스 변인과 관계성이 가장 높은데 비해, 기능

적 측면은 결혼 변인, 양육 변인, 심리 변인과의 관계성이 높

게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로부

터 지각되는 무형의 지지보다 유형화된 지지에 대한 지각 정

도가 더 높았고 특히 결혼만족 및 적응, 양육행동과 태도, 심

리적 안정 및 만족과 높은 관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스트레스 감소에는 기능적 측면의 지지보다 구조적 측

면의 지지가 더 정적인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 형태의 하위영역에 따른 관련 변인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는 결혼 변인 

및 스트레스 변인과 높은 관계성을 나타냈고, 그 중 결혼 변

인과의 관계성이 매우 높았다. 그 외 결혼 변인에 있어서 친

정 지지와 전문가 지지는 중간 정도의 관계성이 있으며, 시댁 

지지 및 친구 지지와의 관계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측면의 물질적 지지는 결혼 변인과는 관계성이 매

우 높았지만 스트레스 변인, 심리 변인과는 낮은 관계성을 

보였으며, 정서적 지지 또한 결혼 변인과는 관계성이 높았으

나 심리 변인, 스트레스 변인과는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관

계성을 보였다. 한편 정보적 지지는 스트레스 변인, 심리 변

인과는 중간 정도의 관계성을 나타냈으며, 결혼 변인과는 높

은 관계성이 있었고 평가적 지지는 결혼 변인 및 심리 변인

과 관계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회적 지지체계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변인 별로 구조적ㆍ기능적 측면의 사회

적 지지 전체와 형태 및 하위영역에 따른 관계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결혼 변인은 사회적 지지 전체와 가장 높은 관계성

을 보였다. 결혼생활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 문화권에

서의 사회적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는 일차적 환경이면서 적

응문제와 관련된 역할수용, 태도, 규범, 가치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고 지각될 때 결혼생

활만족 및 가족 상호작용에 긍정적이며, 적응과정에서의 문

제 상황을 정의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향상된다. 

사회적 지지 전체와 결혼 변인의 높은 관계성은, 반대로 사

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지각은 결혼 안정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결혼 변인은 배우자 지지와 물질적․정서적․정보

적․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때 결혼만족․결혼적응․

부부애정․의사소통․이혼의도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즉 결혼의 질과 배우자 지지와의 접한 관계

성은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Hong, 2009; Na 

& Park, 2009; Kim, Kim, & Oh, 2010; Kim, Kim, & Oh, 

2011), 기능적 측면에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물질적․

정서적 지지 이외에 정보적․평가적 지지도 ‘큰 효과’ 크기

의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역 및 돈 또는 물품

을 직접적으로 제공, 관심 및 애정의 신뢰적 지지, 문제에 대

처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자신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일 때 

결혼생활만족 및 적응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

이민자는 모국의 문화권으로부터 배우자의 문화권으로 진입

하는 새로운 환경과 관계를 경험하게 되며, 타인의 기대감에 

반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행동적 요구를 강화 받는 등 복합적 

상황에 배치된다. 이때 배우자 지지와 더불어서 기능적 측면

이 고려된 지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친정 지지는 시댁 지지보다 결혼 변인에 좀 더 관계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Hong(2009)의 연구에서 부부적응

에 배우자 지지 이외에 가장 높은 관련 변인으로 원가족 지지

가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전문가 지지의 지각 정도는 친정 

지지 지각 정도와 동일하였다. 즉 원가족인 친정과 적절한 관

계가 유지되고 사회복지사, 상담사, 기관 전문가 등의 지지

를 지각할 때 타국에서의 결혼생활적응에 도움이 됨을 시사

한다. 낮은 관계성으로 나타난 시댁 지지는 상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부모의 조언

을 개입과 간섭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시부모가 외국인 며

느리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차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

고 한국문화수행을 당연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 친구 지지는 이주여성의 모국 

출신 친구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불안과 

무기력감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Choi, 2006), 결혼생활만족 

및 적응과는 관계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

성결혼이민자가 결혼생활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친구 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

으며, 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고립 상태를 간접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 양육 변인은 사회적 지지 전체와의 관계성에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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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다음으로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 적응 초기단계 이후 

직면하게 되는 자녀양육문제에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

보다 기능적 측면의 지지가 양육행동 및 태도에 정적 관계성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바람직한 부모역

할로 기대되는 자녀 양육태도를 개인과 가족에 한정하여 양

육태도를 살펴보던 실정과(Kim, Lim, & Jung, 2008) 상치

되는 결과이다. 양육 변인과 관련된 기능적․구조적 측면의 

하위영역이 2개가 아니거나 상관계수가 보고되지 않아서 개

별 효과크기를 측정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구조적 측면의 배우자 지지와 기능적 측면의 정보적 지지가  

높을 때 양육행동 및 태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an, 2007; Kim, Kim, & Shin, 2007; Na & Park, 

2009; Jeong, 2010). 

한편 정보적 지지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그렇지 못한 어머

니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았다

(Abernaty, 1973).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기관차원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제공 

지원과 경험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스트레스 변인은 배우자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지각

할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ㆍ주부생활 스트레스ㆍ일상적 스

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이었는데, 기능적 측면의 정보적 지지

보다 구조적 측면인 배우자 지지가 더 정적인 관계성이 높았

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와 환경 적응에 관련한 다

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므로 스트레스 상황적 대처 능

력을 향상시키고 긴장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지가 필요

하며, 이 때 가족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

항력을 길러 줄 수 있고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짐을 의

미한다. 또 배우자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전환에 의한 

혼란 및 역할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적 체계 지원 방안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적 지지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심리 변인은 구조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성이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ㆍ생활만족ㆍ자아

분화ㆍ우울 감소는 기능적 측면의 평가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와 정적인 관계가 높았다. 자신에 대한 평가적 지지가 

낮게 지각될 때 위축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

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Choi, 2006),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 

과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소통 부족으로 인한 사회참여 제

한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긍정성을 발견하고 

가치화ㆍ내면화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요구된다. 

정리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결혼생활 및 심리사회적 관련 변인들은 구조적ㆍ기능적 측

면의 사회적 지지를 통합적으로 지각할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지

체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대상 교육 확대 및 부부적응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배우자 지지는 다른 주요 타자들의 지지와 비

교했을 때 대부분의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가 여성결혼이

민자의 결혼생활을 포함한 복합적 적응문제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 배우자 지지는 단일 차원적 지지보다

는 기능적 측면의 제 하위영역들과 연계성을 가질 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각적 측면에서의 교육

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ㆍ2009.9.22 시행)

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통합의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 대

상 집합교육(년 단위 60시간)을 필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우자 및 부부교육을 통합교육에 포함하고는 있지만 필수사

업 충족시간을 배우자․부부교육 6시간, 아버지교육 4시간

으로 제시하고 있어(여성가족부, 2013: 27), 다소 부족한 실정

이다. 또 교육 참여 의지를 가진 배우자는 한정적이고 교육 

이후 진행되는 배우자 자조모임은 센터 자율에 맡기고 있어

서 교육에 대한 긍정적 환류 정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의 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

는 대부분의 다문화 사업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및 체험프로그램, 임신

과 출산, 자녀 건강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으로(Choi 

et al., 2010: 29), 배우자ㆍ부부 교육의 확대 구성이 요구된

다. 교육내용은 다문화 이해 또는 한국문화 동화에 중점을 

두기보다 부부적응을 위한 내적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고 여

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관계의 조화로움을 기능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대인간차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

부관계는 상호론적 관점이므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배우

자와의 상호작용관계 이해 및 양성 평등한 부부역할 수행,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상호 문

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상호 기대 차이를 조율

할 수 있는 노력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원가족과 지속적인 유대감 확보 방안 및 시부모와의 

관계 인식 변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여성결혼

이민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남편의 통제 등과 같은 다양

한 이유로 모국 가족과의 왕래 및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실

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다문화주의

보다는 동화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국에 대한 향수

나 의존보다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수행하기를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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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원가족 지지를 지각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가족 유대와 관련한 

배우자 및 가족의 이해와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시부모와의 조력자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원가족 지

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혼

이민자가 적응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의 정서적

ㆍ정보적 지원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부모와의 

관계 인식 변화를 위해서 시부모 단일 대상 획일적 교육보다

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활동 지

원을 통해 상호 내적차원의 이해적 접근을 도모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 및 자조집단 활성화와 사회 활동 참

여 기회부여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므로(Kim, 2007), 

양육 및 일상생활에 관련한 정보 접근이 용이한 공동체 구성

과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그리

고 다양한 자기 개발 교육의 참여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이

러한 활동적 지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관련 변

인들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인 구조적․기능적 측면의 제 

하위영역의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수혜 대상자가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인식은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

게 함으로써 사회적응 및 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

인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었기에 제한된 사례의 논문이 메

타분석에 활용되었다는 점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

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후

속 연구에서는 분석 논문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 관련 연구를 포함 확대시키고 여성결혼이민자

의 이주 년차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

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합하는 메타분석을 통해서 통

합적 사회적 지지체계를 위한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이고 실질

적인 지지체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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