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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near future, the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ected to be the majority 

of population living in the rural area, which is an aged and small-scaled 

society. Moreover, they are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the culture of agriculture and a rural communit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adjust and settle urgently as well as to develop a policy 

and social services for the adjustment and settl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t aspects of the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social, and job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Korean 

rural area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the 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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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llowing findings were established from this study.   

  First, 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te in local social and agricultural 

activities in a Korean rural area more frequently than in their own country. 

However, the frequency of their participation in job activity in a Korean rural 

area is lower than in their own country. 

  Second,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activity in a Korean rural area is to carry out 

childcare, household chores, and farming at the same time. Their low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nd job activity mostly results from their lack of 

fluency in Korean. 

  Third, married immigrant women score higher in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y and job activity than in agricultural activity. 

주요어(key words) : 농 (rural), 결혼이주여성(married immigrant 
women),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1. 문제제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70년 총 인구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은 45.9%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 10.9%, 2000년 8.7%, 2007년 

6.7%로서 농가인구비율은 으로 감소하 으며, 앞으로도 그 비율

이  감소해 갈 것으로 상한다. 이 비율은 은 수의 농업인구가 

으로 많은 비농업인구를 부양한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

다. 하지만 보다 요한 문제는 이러한 비율상의 감소와 더불어 진행되

는 규범 인 형태의 인구구조의 와해이다. 즉 으로 은 농가인구 

에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제 으로 농 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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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농업 연령층이 상 으로 훨씬 감소한다는 이다.

이러한 농 의 실에 비추어볼 때 농 에 새로 유입되는 은 연령층

의 결혼이주여성과 2세  아동들을 포함하는 이들 가족은 농 의 출

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과소화를 방하고, 안정 인 농업후계 

구도를 유지하며, 그리고 농 지역의 활력화를 유도할 핵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한 지원은 개인 인 차원뿐만 아니라 농

ㆍ농업의 유지라는 거시 인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하며(양순미, 2006b)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국가차원에서 지원되어온 사회통합을 한 

로그램 내용의 한계성, 로그램 참여 상의 복성  제한성, 실행체

계의 혼선 등의 문제(김갑 , 2007 ; 양순미ㆍ한춘희ㆍ양 남, 2009)를 

고려해 볼 때 재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은 당면한 농 지역 결혼이주여

성들의 사회통합과 지속 으로 농업농 을 유지하기 한 기반을 확보하

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erry(1987) 등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응을 진하는 여러 요

인들 에 사회참여활동은 핵심 이고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하

지만 이민자들의 사회참여활동 실태나 이것과 심리  안녕감과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상으로 농업ㆍ

지역사회ㆍ취업활동에 있어서 참여 실태와, 요구, 애로사항, 이들 활동

을 통한 반 인 생활만족의 변화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농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업농 의 지속 인 

유지와 발 에 동참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참여활동 기

반을 확충하는 제도 인 방안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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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2.1. 사회참여활동의 개념

사회참여활동(social participation activity)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수 있는 활

동의 총체를 의미한다(Palmore, 1981; 박정은, 1994). 사회참여활동

을 통해 인간들은 “타인들과의 계”와 “생산  활동”을 지속해 간다

(Rowe & Kahn, 1998). 따라서 사회참여활동(social participation 

activity)은 취업활동, 지역사회 조직  단체 활동을 포 한다(박정은, 

1994)고 할 수 있다. 

사회참여활동은 참여수 에 따라 공식  참여,  공식  참여, 비공

식  참여로 나  수 있다. 기능 인 측면에서 사회참여활동은 지불되는 

노동의 가를 통해 생계유지 수단이 되거나,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체사회의 운  방향과 내용에 여함으로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의 성원으로서 존재를 확인하거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 계

를 통해 사회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제주발 연구원, 2006). 

한편 활동(activity)은 크게 일(work)과 여가(leisure)로 구분할 수 

있다. 일은 의무 이고 시간제약 인 반면에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의 활

동으로서 임의 이다. 일과 여가의 구분은 활동의 의무성과 임의성을 기

으로 하고 있지만 으로 그런 것은 아니며 상  의미에서 구분될 

뿐이다. 한 사회가 발달하면서 교육도 주요한 활동이 되었으며, 교육

은 일이 되기도 하고 여가가 되기도 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이상의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을 개인의 자아개념을 확인  하며 타인과의 상호

교류와 련되어 있는 농업활동, 취업활동, 지역사회활동을 포함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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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행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농업활동이란 농업과 련된 일

련의 활동을, 취업활동은 고용을 통한 노동의 가로 지불받는 임 을 통

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일련의 활동을, 지역사회활동은 사ㆍ

교육ㆍ단체 활동 등의 비공식 이거나 공식 인 성격을 지니는 일련의 

활동을 내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2.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련 황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은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순미(2009)의 연구에 의하면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55.3%가 본인의 집의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

으며, 본인의 집과 다른 집 모두에서 농사일을 경험한 경우는 7.6%, 임

을 받고 다른 집 농사일만을 경험한 경우는 6.8%, 본인의 집이 농사

를 지으나 농사일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는 11.6%, 본인의 집과 다른 

집 모두에서 농사일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7%이었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한 국가정부차원의 공식 인 

지원시스템은 부분 교육지원에 편 되어 왔으며, 그 효시는 2006년 

여성가족부가 국 20여 개소에서 운 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 할 

수 있다. 이어 농림부가 2007년 농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해 국 30개소에서 찾아가는 방문도우미 시스템을 운 하

다. 2007년에 여성가족부는 농림부의 사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

부로 이 하 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하여 국 80개

소로 확장하여 운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로그램들 역시 내용 으

로 한계를 보인다는 지 이 있다. 기 에 따라 우리말과 에 치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문화체험과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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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의 강연이나 요리실습, 는 집단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사업을 기존에 결혼이주여성을 교육해 왔던 경험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 탁하여 실시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로그램 내용은 거

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한 사업지역이 도시 지역

에 편 되어 있으며 로그램이 실시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실제 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은 

매우 한정 일 수밖에 없다(김갑 , 2007). 

이러한 실을 고려해 볼 때 재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시스템들은 농

지역의 교육수혜의 사각지 화, 거리 근성의 한계, 과소화  고령화

에 따른 농업농 사회의 인력구도에 비하여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이들

을 인 자원화하는 당면 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양순미, 2006b; 양순미 등 2009).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한국의 농  남성과 결혼해서 농 지역에 거주하는 

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이다. 이들 상국은 

2007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출신국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을 비

교하여 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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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에 의해 선정된 국 187개 농 생활지표 조사마을  국 9개도 46

개 시ㆍ군 50개 마을을 재계통추출하여 해당마을과 인근 마을을 심으

로 조사하 다. 조사된 자료 에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 부 한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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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응답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국인 결혼이주여성 91명, 일본

인 결혼이주여성 74명,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 77명, 베트남인 결혼이

주여성 86명, 캄보디아인 결혼이주여성 5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들에 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농 생활지표조사 

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  방문하여 조사하 으며 필리핀인 결

혼이주여성,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캄보디아인 결혼이주여성은 각각 

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 다. 

3.2. 척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농 생활에 한 총체 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척

도는 Cantrill(1965)의 척도(조완규, 1993, 재인용)와 양순미(2006a), 

양순미 등(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

다.1) 척도는 ‘매우 불만족(1)’에서 부터 ‘매우 만족(5)’까지 5  서열형

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농 생활에 한 총체

인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농업ㆍ지역사회ㆍ취업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는 정일선(2004), 양순미와 임춘식, 오윤자(2008)의 연구를 참고하

여 단일문항으로 구성하 다. 척도는 ‘매우 안 좋아졌다(1)’에서부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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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논란이 지속 으로 제기 되어 왔다. 단일차원의 척도는 각 변수들의 개념에 내

포된 다양한 상을 하나로 축약해서 제시함으로서 매우 복잡한 상을 단순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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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통합 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단일차원의 척도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문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차원 척도의 경우, 동일한 척도라 할지라도 연구자나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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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을 추론하는데 한계를 지닌다(양순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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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좋아졌다(5)’까지 5  서열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수

가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이후에 생활만족도가 좋아진 것으로 해석한다.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경험여부를 묻는 척도  농업활동  취업활동

의 참여행태, 요구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은 김이선 등(2008), 이순형 

등(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명목형으로 구성하 다. 지역사회활동

의 내용  종류는 한국청소년 연구(2004)를 인용하여 구성하 으며, 

경험한 활동을 개방형으로 체크하도록 한 뒤에 분석과정에서 이를 재구

성하여 참여여부 등의 변수로 이용하 다. 지역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요

구  애로사항은 김 희(2006), 이순형 등(2006)의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 다.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향후 참여태도를 묻는 문항은 재은(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각 유형별로 단일문항의 서열형으로 구성하 으며, 

모두 ‘  참여안함’에서 부터 ‘ 극 참여함’까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별로 사회참여 활동태도가 극 인 것으로 해

석한다. 

생활수 과 한국어 수 을 측정하는 척도는 양순미와 유 주(2002)의 

6  Likert 척도를 이용 는 수정하여 구성하 다. 기타 연령, 학력, 

동거하는 가족원 등은 양순미와 유 주(2002)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

형으로 질문한 뒤 분석과정에서 재조합하여 활용하 다. 

3.3. 자료의 분석

총 382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

제를 분석하기 해 SAS 통계팩키지를 이용하여 기 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paired t-test, t-test, ANOVA, 카이자승 검증(X2) 등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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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고찰

4.1. 조사 상자  가구의 일반 인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평균거주기간은 일본이 133.30개월, 국 78.56, 필

리핀 70.52, 베트남 31.32, 캄보디아 15.76이었으며, 이는 2.68～3.97

으로 주 으로 평가된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수 과 

한 련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일본이 41.71세, 국이 35.04, 필리핀 

33.95, 베트남 25.25, 캄보디아 24.51이었다. 남편과의 평균 연령 차이

는 일본이 약 3.7세로써 가장 은 반면 캄보디아는 약 18.5세로써 가장 

컸다. 이것은 농 지역의 국ㆍ일본ㆍ필리핀 이주여성을 상으로 연구

한 결과(양순미, 2006a)와 유사한 양상으로써 농 지역의 년기 국내

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이라는 (양순미ㆍ정 숙, 2005; 

양순미ㆍ유 주, 2002)을 고려해 볼 때 국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부

부는 비교  높은 연령 차이를 보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

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문 학을 퇴한 수 으

로써 고등학교를 퇴한 수 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은 수 이

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거의 고등학교를 퇴하거나 학교를 졸업

한 수 으로써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 수 보다 낮았으며, 국의 경우 

한국인 남편들과 거의 유사한 수 이었다. 이는 농 지역의 년기 부부

를 상으로 아내와 남편의 평균 학력수 을 비교한 연구에 비추어 볼 

때(양순미, 2001)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은 농 지역의 년기 일반

가정의 남편들과 학력수 이 유사한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은 평균 

졸수 인 한국 농 의 년기 일반가정의 아내들의 학력수 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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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경향을 보 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한 자신들의 가족의 생활수 은 캄보디아가 

3.43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은 2.92로써 가장 낮았다. 이러한 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생활수 을 평가하는데 친정국가의 

생활수 이 비교 거로 작용한데서 비롯한 상으로 사료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농번기 농사일 참여시간은 평균 5.15～6.27시간으

로써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참여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농한기 농사일 

참여시간은 평균 2.66～3.83시간이었다. 가사일 참여시간은 필리핀 이주

여성이 11.7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국이 7.6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가족유형은 국인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경우 2세  핵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ㆍ필리핀ㆍ베트남은 3세  확 가족, 캄보디아는 부

부가 시부모를 모시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 으로 3세  확

가족의 비율이 39.73%, 2세  핵가족이 35.34, 부부가 자녀없이 시

부모를 모시는 유형이 14.25, 부부 단독가구유형이 8.22순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사－육아일 참여정도에 있어서, 가사와 육아를 모

두 담하는 경우는 체의 71.60%로써, 이들이 가사와 육아양육 모두

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표 1>). 



농 지도와 개발 제16권 4호(2009) 713-742 723

<표 1> 조사 상자 특성의 평균  빈도 분석

내용

출신국가

연령 학력

이주여성 남편
paired 
t-test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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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7(7.79)

-11.67(.45)
t값: 

-25.98***

3.75(1.17) 3.86(0.97)

0.22(.09)
t값: 
2.37*

일본 41.71(5.46) 45.44(5.71) 4.68(0.87) 3.95(1.08)

필리핀 33.95(6.76) 44.45(5.03) 4.93(1.28) 3.70(0.90)

베트남 25.25(3.82) 42.60(5.68) 3.51(0.95) 4.00(0.84)

캄보디아 24.51(3.89) 43.00(7.76) 3.15(0.97) 3.8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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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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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1.58) 3.06(1.05) 5.66(3.34) 2.66(2.35) 7.68(6.05)

일본 133.30(49.87) 3.85(1.00) 2.92(1.04) 6.05(3.70) 2.74(1.59) 8.66(5.86) 

필리핀 70.52(41.37) 2.97(1.01) 3.24(1.04) 6.27(4.01) 3.83(2.87) 11.74(7.41) 

베트남 31.32(18.46) 2.74(0.96) 3.18(0.72) 5.95(3.28) 3.54(2.93) 9.88(5.93)

캄보디아 15.76(10.56) 2.68(1.01) 3.43(0.95) 5.15(2.66) 2.91(1.90) 8.18(6.08)

F값 86.87*** 21.40***  2.59* 0.61 1.58 4.61***

내용

출신국가

가족형태

부부 부부＋자녀
3세  

확 가족

부부＋시
부모
(형제)

기타 계

n(%) n(%) n(%) n(%) n(%) n(%)

국 10(2.74) 43(11.78) 25(6.85) 10(2.74) 1(0.27) 89(24.38)

일본 1(0.27) 33(9.04) 34(9.32) 1(0.27) 4(1.10) 73(20.00)

필리핀 6(1.64) 28(7.67) 29(7.95) 11(3.01) 1(0.27) 75(20.55)

베트남 5(1.37) 18(4.93) 43(11.78) 15(4.11) 2(0.55) 83(22.74)

캄보디아 8(2.19) 7(1.92) 14(3.84) 15(4.11) 1(0.27) 4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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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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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신국가

가사  육아 담 형태

가사&
육아 담

가사 보조,
육아 담

육아 보조,
가사 담

육아&
가사보조

계

통계 n(%) n(%) n(%) n(%) n(%)

국 62(18.34) 4(1.18) 4(1.18) 10(2.96) 80(23.67)

일본 64(18.93) 1(0.30) 4(1.18) 2(0.59) 71(21.01)

필리핀 51(15.09) 7(2.07) 5(1.48) 5(1.48) 68(20.12)

베트남 40(11.83) 8(2.37) 6(1.78) 18(5.33) 72(21.30)

캄보디아 25(7.40) 10(2.96) 5(1.48) 7(2.07) 47(13.90)

계 242(71.60) 30(8.88) 24(7.09) 42(12.43) 338(100)

X2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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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경험  자격취득 실태

4.2.1.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경험 유무  내용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국가에서 농업활동 경험율은 베트남이 가장 높

고 체 으로 44.30%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에서 농업활동 경

험율(양순미, 2009)도 베트남이 가장 높고 체 으로 68.69%가 참여

한 경험이 있었다.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출신국가 간 농업활동 경험정도

의 차이는 모두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2>). 

따라서 친정국가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당수의 농 지역

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은 국과 일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친정국가에서 지역사회활동 경험율은 필리핀이 가장 높았고 체 으

로 62.47%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

는 교육참여, 일손돕기, 사활동, 캠페인 참여 등의 순서로 높았다. 한

국에서 지역사회활동 경험율은 일본이 가장 높았고 체 으로 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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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참

여, 학습단체활동, 사활동, 일손돕기 순으로 높았다. 친정국가와 한국

에서 출신국가 간 지역사회활동 경험정도의 차이는 p＝.01 는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2, 3>).

이와 같이 농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정국가에서 보다 한국에서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높은 것은 한국생활 응을 해 한국어 교육, 문화

생활교육, 학습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들이 반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26.77% 즉 1/4이상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

안 지역사회에서 교육이나 단체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

로 밝 져 이들의 주류사회의 참여  상호교류를 진하는 근본 인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친정국가에서 취업활동 경험은 일본이 가장 높았고 체 으로 66.57%

가 본국에서 취업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에서 취업활동 경험은 

필리핀이 가장 높았고 체 으로 43.51%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농  결혼이주여성의 재 취업상태를 분석한 연구(설동훈 

등, 2006)결과인 31.10%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써 이는 본 연구가 한국거

주기간동안 참여 경험을 조사한데서 나타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친정국

가와 한국에서 출신국가 간 취업활동 경험정도의 차이는 모두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2>). 한편 친정국가에서의 취업활동경

험내용은 회사원, 공장취업,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학교 교사의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에서는 공장취업, 가계나 식당잡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그런데 농업활동과 지역사회활동에서 나타난 양상과는 달리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활동 경험은 한국에서 보다 친정국가에서 더 높았

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스스로가 언어구사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고

립시키거나, 취업 장에서 피동 으로 격리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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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김두섭, 1998). 한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취

업보다는 주요 생계수단이 되는 당면한 농업활동에 우선 으로 종사함으

로써 나타나는 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타 출신국의 

결혼이주여성들 보다 취업 경험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어를 구사하

면서 원어민 강사활동을 하는 등 비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넓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친정국가와 한국에서의 농업ㆍ지역사회ㆍ취업 활동 경험여부

친정
국가

에서의
참여
경험

구분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통계 n(%) n(%) n(%) n(%) n(%) n(%)

출
신
국

국 68(74.73) 23(25.27) 48(52.75) 43(47.25) 22(24.72) 67(75.28)

일본 57(77.03) 17(22.97) 20(27.03) 54(72.97) 15(20.27) 59(79.73)

필리핀 40(52.63) 36(47.37) 18(23.38) 59(76.62) 16(21.05) 60(78.95)

베트남 20(24.10) 63(75.90) 34(40.00) 51(60.00) 47(55.95) 37(44.05)

캄보디아 25(47.17) 28(52.83) 23(42.59) 31(57.41) 26(48.15) 28(51.85)

계 210(55.70) 167(44.30) 143(37.53) 238(62.47) 126(33.43) 251(66.57)

X2 62.44*** 19.86*** 38.43***

한국
에서의
참여
경험

구분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통계 n(%) n(%) n(%) n(%) n(%) n(%)

출
신
국

국 31(34.07) 60(65.93) 27(29.67) 64(70.33) 48(53.33) 42(46.67)

일본 29(39.19) 45(60.81) 11(14.86) 63(85.14) 39(52.70) 35(47.30)

필리핀 23(29.87) 54(70.13) 15(19.48) 62(80.52) 26(34.21) 50(65.79)

베트남 19(22.62) 65(77.38) 29(34.12) 56(65.88) 58(69.05) 26(30.95)

캄보디아 17(31.48) 37(68.52) 20(37.04) 34(62.96) 42(79.25) 11(20.75)

계 119(31.31) 261(68.69) 102(26.77) 279(73.23) 213(56.49) 164(43.51)

X2 5.48*** 13.07** 32.70***

*p<.05, **p<.01, ***p<.001, %는 행간백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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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경험한 농업ㆍ지역사회ㆍ취업 활동내용

친정국가에서 경험한 지역사회활동의 내용(n＝238, 복수응답)

구분
일손
돕기

구조,
구호
활동

교육
참여

캠페
인

운동

지역
사회
개발 
운동

자연, 
환경 
보
활동

통
문화 
보
활동

교류
력 

활동

학습
단체 
활동

통역
활동

사
활동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
신
국

국
19

(3.08)
5

(0.81)
21

(3.41)
5

(0.81)
8

(1.30)
3

(0.49)
3

(0.49)
3

(0.49)
3

(0.49)
13

(2.11)
12

(1.95)
95

(15.42)

일
본

12
(1.95)

17
(2.76)

25
(4.06)

13
(2.11)

7
(1.14)

8
(1.30)

2
(0.32)

5
(0.81)

2
(0.32)

8
(1.30)

46
(7.47)

145
(23.54)

필
리
핀

25
(4.06)

11
(1.79)

29
(4.71)

16
(2.60)

17
(2.76)

14
(2.27)

11
(1.79)

8
(1.30)

13
(2.11)

9
(1.46)

21
(3.41)

174
(28.25)

베
트
남

23
(3.73)

11
(1.79)

23
(3.73)

15
(2.44)

11
(1.79)

14
(2.27)

5
(0.81)

7
(1.14)

14
(2.27)

5
(0.81)

5
(0.81)

133
(21.59)

캄
보
디
아

15
(2.24)

3
(0.49)

15
(2.24)

7
(1.14)

5
(0.81)

6
(0.97)

6
(0.97)

3
(0.49)

2
(0.32)

4
(0.65)

3
(0.49)

69
(11.20)

계
94

(15.25)
47

(7.63)
113

(18.34)
56

(9.10)
48

(7.80)
45

(7.31)
27

(4.38)
26

(4.22)
34

(5.52)
39

(6.33)
87

(14.12)
616
(100)

한국에서 경험한 지역사회활동의 내용(n＝279, 복수응답)

출
신
국

국
17

(2.15)
6

(0.76)
39

(4.92)
8

(1.01)
6

(0.76)
7

(0.88)
5

(0.63)
4

(0.51)
26

(3.28)
11

(1.39)
12

(1.52)
141

(17.80)

일
본

20
(2.53)

10
(1.26)

40
(5.05)

8
(1.01)

18
(2.27)

13
(1.64)

4
(0.51)

8
(1.01)

18
(2.27)

20
(2.53)

47
(5.93)

206
(26.01)

필
리
핀

21
(2.65)

2
(0.25)

54
(6.82)

5
(0.63)

12
(1.52)

10
(1.26)

10
(1.26)

6
(0.76)

37
(4.67)

18
(2.27)

18
(2.27)

193
(24.37)

베
트
남

14
(1.77)

6
(0.76)

43
(5.43)

6
(0.76)

10
(1.26)

11
(1.39)

4
(0.51)

1
(0.13)

36
(4.55)

4
(0.51)

8
(1.01)

143
(18.06)

캄
보
디
아

8
(1.01)

1
(0.13)

29
(3.66)

3
(0.38)

7
(0.88)

4
(0.51)

9
(1.14)

2
(0.25)

36
(4.55)

6
(0.76)

4
(0.51)

109
(13.76)

계
80

(10.10)
25

(3.16)
205

(25.88)
30

(3.79)
53

(6.69)
45

(5.68)
32

(4.04)
21

(2.65)
153

(19.32)
59

(7.45)
89

(11.24)
7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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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국가에서 경험한 취업활동의 내용(n＝251, 복수응답)

구분
유치원 
교사

등
학교 교사

간호사 회사원 공장취업 학원강사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n(%)

출
신
국

국 10(3.53) 3(1.06) 2(0.71) 23(8.13) 21(7.42) 0(0.00) 22(7.77) 81(28.62)

일본 3(1.06) 0(0.00) 11(3.88) 32(11.31) 8(2.83) 1(0.35) 8(2.83) 63(22.26)

필리
핀

6(2.12) 8(2.83) 2(0.71) 15(5.30) 23(8.13) 1(0.35) 16(5.65) 71(25.09)

베트
남

1(0.35) 0(0.00) 0(0.00) 19(6.72) 17(6.01) 0(0.00) 2(0.71) 39(13.79)

캄보
디아

0(0.00) 1(0.35) 0(0.00) 4(1.41) 16(5.65) 2(0.71) 6(2.12) 29(10.24)

계 20(7.06) 12(4.24) 15(5.30) 93(32.87) 85(30.04) 4(1.41) 54(19.08) 283(100)

한국에서 경험한 취업활동의 내용(n＝164, 복수응답)

구분 학원 강사
가계나 

식당 잡일
공장 취업

가사 
도우미

노인 
도우미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출
신
국

국 5(2.79) 12(6.70) 18(10.06) 0(0.00) 4(2.23) 9(5.03) 48(26.81)

일본 10(5.59) 8(4.47) 6(3.35) 0(0.00) 0(0.00) 12(6.70) 36(20.11)

필리
핀

9(5.03) 5(2.79) 18(10.06) 1(0.56) 1(0.56) 19(10.61) 53(29.61)

베트
남

0(0.00) 4(2.23) 8(4.47) 10(5.59) 3(1.68) 3(1.68) 28(15.65)

캄보
디아

1(0.56) 5(2.79) 1(0.56) 4(2.23) 1(0.56) 2(1.12) 14(7.82)

계 25(13.97) 34(18.98) 51(28.50) 15(8.38) 9(5.03) 45(25.14) 179(100)

4.2.2.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자격취득 실태 

자격증 보유 황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4.80%2)가 친정국가에서 

어떠한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반면 35.20%만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에 있어서 체 응답 건수 

 교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는 7.59%, 간호사와 요리사는 각각 3.54, 

2) 복수응답을 제외한 체 응답자 375명 에 ‘없다’라고 응답한 243명에 해당하는 비

율을 표시한 것임. 추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명이 친정국가에서 2종류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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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는 컴퓨터 자격은 각각 3.29가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국, 일본, 필리핀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보다 교사나 간호사 등의 

문자격 보유 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응답자의 71.41%3)가 어떠한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반면 28.59%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에 있어서 체 응답건수  15.27%가 운 면허 자

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어민 강사 자격이 4.07, 컴퓨

터 자격이 2.80, 요리사 자격이 2.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 

그러나 반 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친정국

가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비해 문성이 낮은 분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친정국가에서 소지한 자격증(n＝375, 복수응답)

구분
교사
자격

간호사 
자격

컴퓨터 
자격

수지침 
자격

미용사 
자격

요리사 
자격

학원강
사 자격

기타 없다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
신
국

국
13

(3.29)
2

(0.51)
4

(1.01)
0

(0.00)
6

(1.52)
3

(0.76)
2

(0.51)
7

(1.77)
58

(14.68)
95

(24.05)

일본
7

(1.77)
11

(2.78)
1

(0.25)
0

(0.00)
1

(0.25)
1

(0.25)
2

(0.51)
25

(6.33)
32

(8.10)
80

(20.25)

필리
핀

8
(2.03)

1
(0.25)

4
(1.01)

0
(0.00)

1
(0.25)

7
(1.77)

5
(1.27)

14
(3.54)

38
(9.62)

78
(19.75)

베트
남

1
(0.25)

0
(0.00)

3
(0.76)

0
(0.00)

1
(0.25)

2
(0.51)

3
(0.76)

8
(2.03)

69
(17.47)

87
(22.03)

캄보
디아

1
(0.25)

0
(0.00)

1
(0.25)

2
(0.51)

3
(0.76)

1
(0.25)

1
(0.25)

0
(0.00)

46
(11.65)

55
(13.92)

계
30

(7.59)
14

(3.54)
13

(3.29)
2

(0.51)
12

(3.04)
14

(3.54)
13

(3.29)
54

(13.67)
243

(61.53)
395
(100)

3) 복수응답을 제외한 체 응답자 371명 에 ‘없다’라고 응답한 265명에 해당하는 비율

을 표시한 것임. 추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명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한국에서 거

주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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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n＝371, 복수응답)

구분
운
면허 
자격

간호
사 

자격

컴퓨
터 

자격

수지
침 

자격

미용
사 

자격

요리
사 

자격

노인
요양 
보호 
자격

유치
원

교사 
자격

원어
민 

강사 
자격

기타 없다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
신
국

국
33

(8.40)
1

(0.25)
5

(1.27)
0

(0.00)
1

(0.25)
5

(1.27)
1

(0.25)
0

(0.00)
4

(1.02)
2

(0.51)
51

(12.98)
103

(26.21)

일본
13

(3.31)
0

(0.00)
5

(1.27)
0

(0.00)
0

(0.00)
1

(0.25)
1

(0.25)
0

(0.00)
4

(1.02)
13

(3.31)
41

(10.43)
78

(19.85)

필리핀
9

(2.29)
0

(0.00)
0

(0.00)
0

(0.00)
0

(0.00)
2

(0.51)
1

(0.25)
1

(0.25)
8

(2.04)
7

(1.78)
47

(11.96)
75

(19.08)

베트남
4

(1.02)
0

(0.00)
1

(0.25)
0

(0.00)
0

(0.00)
1

(0.25)
0

(0.00)
0

(0.00)
0

(0.00)
2

(0.51)
76

(19.34)
84

(21.37)

캄보
디아

1
(0.25)

0
(0.00)

0
(0.00)

1
(0.25)

1
(0.25)

0
(0.00)

0
(0.00)

1
(0.25)

0
(0.00)

0
(0.00)

49
(12.47)

53
(13.49)

계
60

(15.27)
1

(0.25)
11

(2.80)
1

(0.25)
2

(0.51)
9

(2.29)
3

(0.76)
2

(0.51)
16

(4.07)
24

(6.11)
264

(67.18)
393
(100)

4.3.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상의 애로사항과 지원요구

4.3.1.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한국에서의 활동상의 애로사항

사회참여활동 유형별로 활동상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농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집안일, 아이돌보기 등의 활동

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으로서 체 응답자의 31.58%가 이의 항목에 응

답하 다. 다음으로 농사일의 방법을 잘 몰라서 19.92, 농사 일이 힘들

어서 18.42, 가 낮고 생활이 어려워서 15.79,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9.78 순으로 응답하 다. 

지역사회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은 한국어 능력 부족이 33.77%로 가장 

높으며, 자녀 육아문제 15.25, 참여방법의 이해부족 12.34, 활동에 한 

지식  능력 부족 9.74, 집안어른들의 치 보기 6.82, 참여자들 간 

인 계 6.17, 활동비용 문제 6.01, 농사일 지장 래 4.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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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상의 애로사항은 한국어 능력부족이 28.23%로 가장 높으며, 

자녀육아 문제 19.51, 활동에 한 지식능력부족 13.24, 근무환경의 이

해부족 9.76, 농사일의 지장 래 5.57, 집안어른들의 치 보기 5.57, 

활동의욕 부족 4.53, 직장동료들과 계 4.53, 고용자와 인 계 3.83

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이와 같은 결과는 이순형 등(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써 이주여

성들이 취업을 못하는 주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러서(31.2%), 자녀양

육문제(31.2%)를 들고 있었다.

농업ㆍ지역사회ㆍ취업 활동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지 된 주요 항목

들의 응답순 는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별로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 으

나, 캄보디아 이주여성은 자녀육아와 련된 요인을 지 하는데 있어서 

다소 낮은 분포 경향을 보 다. 이는 이들 이주여성들의 평균 한국 거주

기간이 15.76개월로서 상 으로 짧고 유 자녀율이 비교  낮아서 자녀

육아나 양육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되어진다. 

<표 5> 한국에서 농업ㆍ지역사회ㆍ취업 활동상의 애로사항

(n＝382, 복수응답)

농업활동의 애로사항

구분
농사일
방법을
몰라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집안 일, 아이 
돌보기 같이 
해야 되서

가 낮고 
생활 

어려워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출
신
국

국 9(3.38) 11(4.14) 23(8.65) 9(3.38) 5(1.88) 1(0.38) 58(21.80)

일본 8(3.01) 12(4.51) 12(4.51) 6(2.26) 3(1.13) 2(0.75) 43(16.17)

필리핀 11(4.14) 8(3.01) 23(8.65) 8(3.01) 3(1.13) 4(1.50) 57(21.43)

베트남 13(4.89) 7(2.63) 17(6.39) 17(6.39) 11(4.14) 3(1.13) 68(25.56)

캄보디아 12(4.51) 11(4.14) 9(3.38) 2(0.75) 4(1.50) 2(0.75) 40(15.04)

계 53(19.92) 49(18.42) 84(31.58) 42(15.79) 26(9.78) 12(4.51) 2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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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활동의 애로사항

구분
한국어
능력
부족

활동
의욕 
부족

참여
방법이
해부족

농사일
지장

래

자녀 
육아
문제

집안
어른들 

치

활동에 
한지식, 

능력부족

동료
와
인
계

활동
비용
문제

기타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
신
국

국
27

(4.38)
5

(0.81)
15

(2.44)
10

(1.62)
24

(3.90)
8

(1.30)
18

(2.92)
14

(2.27)
15

(2.44)
5

(0.81)
141

(22.89)

일본
38

(6.17)
2

(0.32)
10

(1.62)
3

(0.49)
28

(4.55)
13

(2.11)
12

(1.95)
8

(1.30)
10

(1.62)
5

(0.81)
129

(20.94)

필리
핀

51
(8.28)

4
(0.65)

18
(2.92)

2
(0.32)

12
(1.95)

12
(1.95)

7
(1.14)

9
(1.46)

7
(1.14)

5
(0.81)

127
(20.62)

베트
남

61
(9.90)

2
(0.32)

15
(2.44)

7
(1.14)

20
(3.25)

5
(0.81)

14
(2.27)

3
(0.49)

2
(0.32)

1
(0.16)

130
(21.10)

캄보
디아

31
(5.03)

5
(0.81)

18
(2.92)

4
(0.65)

10
(1.62)

4
(0.65)

9
(1.46)

4
(0.65)

3
(0.49)

1
(0.16)

89
(14.45)

계
208

(33.77)
18

(2.92)
76

(12.34)
26

(4.22)
94

(15.25)
42

(6.82)
60

(9.74)
38

(6.17)
37

(6.01)
17

(2.76)
616
(100)

취업활동의 애로사항

구분
한국어
능력
부족

활용
의욕
부족

근무
환경
이해
부족

농사일
지장

래

자녀
육아
문제

집안
어른들 

치

활동에
한 

지식능
력 부족

고용
자와 

인
계

직장
동료
와 
계

기타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
신
국

국
15

(5.23)
6

(2.09)
7

(2.44)
4

(1.39)
15

(5.23)
3

(1.05)
13

(4.53)
4

(1.39)
5

(1.74)
4

(1.39)
76

(26.48)

일본
14

(4.88)
1

(0.35)
4

(1.39)
3

(1.05)
17

(5.92)
3

(1.05)
11

(3.83)
2

(0.70)
0

(0.00)
4

(1.39)
59

(20.56)

필리
핀

30
(10.45)

2
(0.70)

9
(3.14)

5
(1.74)

9
(3.14)

7
(2.44)

6
(2.09)

4
(1.39)

6
(2.09)

4
(1.39)

82
(28.57)

베트
남

17
(5.92)

0
(0.00)

5
(1.74)

3
(1.05)

12
(4.18)

1
(0.35)

4
(1.39)

1
(0.35)

0
(0.00)

2
(0.70)

45
(15.68)

캄보
디아

5
(1.74)

4
(1.39)

3
(1.05)

1
(0.35)

3
(1.05)

2
(0.70)

4
(1.39)

0
(0.00)

2
(0.70)

1
(0.35)

25
(8.71)

계
81

(28.23)
13

(4.53)
28

(9.76)
16

(5.57)
56

(19.51)
16

(5.57)
38

(13.24)
11

(3.83)
13

(4.53)
15

(5.23)
28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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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지원 요구

농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응답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은 농업자 지원이 체 상자  26.90%로써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농업 련 인터넷교육 17.24, 토지  시설지원 

16.72, 농산물 매  유통교육 13.62, 농업기술  기계교육 11.55, 

농산물가공 기술교육 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 결과 으로 농

업활동에 한 교육요구가 체 약 47%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이주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해 농축산물의 고품질

화  랜드화, 농기계 활용법, 유통  마  등에 한 교육이 체계

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활동에 따른 인정  지원요구는 실비지 이 18.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으며, 참여기회 확 제공 14.37, 특별 가산  제도 

도입 14.22, 무료건강 진단 13.80, 험 비보험제도 도입 11.38, 물품

구입 할인혜택 8.9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 이러한 경향은 

출신국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 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주여

성은 실비지  보다 지역사회활동에 따른 성과를 가산 으로 활용하는 

제도 지원에 한 요구가 높았다. 이것은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

면서 사회통합 로그램 운 에 따른 국 취득과정을 의식한데서 비롯한 

결과로 사료되어진다.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 지원요구는 한국어 교육이 32.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으며, 컴퓨터 20.38, 운  16.45, 요리사 10.77, 미용사  

기술사 교육 각 4.66, 유치원 교사 교육 4.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 필리핀ㆍ베트남ㆍ캄보디아 이주여성은 한국어 교육을 

가장 높은 비율로 요구한 반면 국ㆍ일본 이주여성은 컴퓨터 교육을 가장 

높은 비율로 요구하고 있어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요구내용이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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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에서 농업ㆍ지역사회ㆍ취업 활동에 따른 지원 요구

(n＝382, 복수응답)

농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구분
농업자

지원
토지  
시설지원

농업기술 
 기계 
교육

농산물
매, 유통 

교육

농산물가공
기술교육

농업 련
인터넷교육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n(%)

출
신
국

국 44(7.59) 24(4.14) 14(2.41) 16(2.76) 5(0.86) 19(3.28) 14(2.41) 136(23.45)

일본 28(4.83) 13(2.24) 9(1.55) 16(2.76) 6(1.03) 22(3.79) 13(2.24) 107(18.45)

필리핀 34(5.86) 18(3.10) 16(2.76) 15(2.59) 5(0.86) 15(2.59) 11(1.90) 114(19.65)

베트남 30(5.17) 31(5.34) 15(2.59) 16(2.76) 7(1.21) 29(5.00) 8(1.38) 136(23.45)

캄보
디아

20(3.45) 11(1.90) 13(2.24) 16(2.76) 6(1.03) 15(2.59) 6(1.03) 87(15.00)

계 156(26.90) 97(16.72) 67(11.55) 79(13.62) 29(5.00) 100(17.24) 52(8.97) 580(100)

지역사회활동에 따른 인정  지원 요구

구분
참여
기회 
제공

특별
가산

감사,
표창
장 

수여

언론
홍보
기회

험
비 

보험
제도

활동
시간

축
통한
환수
사용

물품
구입 
할인
혜택

지속
 

심

실비
지

상품
권, 

쿠폰
지

기념
품, 

선물
제공

무료
건강
진단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
신
국

국
23

(3.27)
24

(3.41)
3

(0.43)
5

(0.71)
21

(2.99)
3

(0.43)
16

(2.28)
7

(1.00)
29

(4.13)
5

(0.71)
9

(1.28)
23

(3.27)
168

(23.90)

일본
15

(2.13)
12

(1.71)
3

(0.43)
4

(0.57)
13

(1.85)
10

(1.42)
11

(1.56)
2

(0.28)
41

(5.83)
10

(1.42)
0

(0.00)
11

(1.56)
132

(18.78)

필리핀
24

(3.41)
13

(1.85)
5

(0.71)
4

(0.57)
18

(2.56)
4

(0.57)
13

(1.85)
6

(0.85)
30

(4.27)
2

(0.28)
9

(1.28)
24

(3.41)
152

(21.62)

베트남
27

(3.84)
35

(4.98)
5

(0.71)
3

(0.43)
11

(1.56)
6

(0.85)
13

(1.85)
3

(0.43)
18

(2.56)
2

(0.28)
3

(0.43)
28

(3.98)
154

(21.90)

캄보
디아

12
(1.71)

16
(2.28)

2
(0.28)

5
(0.71)

17
(2.42)

3
(0.43)

10
(1.42)

5
(0.71)

10
(1.42)

1
(0.14)

5
(0.71)

11
(1.56)

97
(13.80)

계
101

(14.37)
100

(14.22)
18

(2.56)
21

(2.99)
80

(11.38)
26

(3.70)
63

(8.96)
23

(3.27)
128

(18.21)
20

(2.84)
26

(3.70)
97

(13.80)
7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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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 요구

구분
운 교

육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미용사
교육

요리사
교육

노인요양
보호사
교육

기술사
교육

유치원
교사
교육

기타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
신
국

국
27

(3.93)
34

(4.95)
44

(6.40)
7

(1.02)
17

(2.47)
8

(1.16)
12

(1.75)
3

(0.44)
8

(1.16)
160

(23.29)

일본
16

(2.33)
33

(4.80)
42

(6.11)
2

(0.29)
6

(0.87)
10

(1.46)
13

(1.89)
6

(0.87)
1

(0.15)
129

(18.78)

필리핀
29

(4.22)
53

(7.71)
12

(1.75)
8

(1.16)
12

(1.75)
3

(0.44)
1

(0.15)
17

(2.47)
5

(0.73)
140

(20.38)

베트남
27

(3.93)
66

(9.61)
25

(3.64)
8

(1.16)
24

(3.49)
0

(0.00)
1

(0.15)
3

(0.44)
2

(0.29)
156

(22.70)

캄보
디아

14
(2.04)

40
(5.82)

17
(2.47)

7
(1.02)

15
(2.18)

1
(0.15)

5
(0.73)

2
(0.29)

1
(0.15)

102
(14.85)

계
113

(16.45)
226

(32.90)
140

(20.38)
32

(4.66)
74

(10.77)
22

(3.20)
32

(4.66)
31

(4.51)
17

(2.47)
687
(100)

4.4. 농 정착태도  생활만족 변화

4.4.1. 농 정착 태도  농 을 떠나려는 이유

농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태도를 묻는 질문에 해 

41.83%가 계속 살면서 농기반을 확장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떠나고 

싶으나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산다 39.83, 떠날 계획이다 18.34 순

으로 높게 응답하 다(<표 7>). 결과 으로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약 

82%가 타의든 자의든 간에 농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농 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에 해 응답자의 26.79%가 돈벌기

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 으며, 이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 26.06, 농사

일이 힘들어서 13.38,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9.85,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서 8.45, 주변의 지나친 심과 간섭 때문 5.63 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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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표 7>). 그런데 평균 한국거주기간이 11년에서 6.5년인 

일본, 국 결혼이주여성은 농 을 떠나고자 하는 주요 이유에 해 아

이들 교육문제를 가장 높은 순으로 지 한 반면 상 으로 거주기간이 

보다 짧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은 돈벌기가 힘들기 

때문에를 가장 높은 순으로 지 하 다.

4.4.2. 농 생활만족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참여후 생활만족 변화

농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농 생활만족도는 평균 3.31수 으로써 

보통만족 수 을 조  웃도는 수 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이 가

장 높으며, 다음이 캄보디아, 베트남, 국, 일본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8>).

사회참여활동 유형별로 활동참여 후에 생활만족도의 변화양상을 분석

한 결과(<표 8>), 농업활동의 경우 평균 3.26수 으로써 보통 수 을 약

간 웃도는 차원으로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캄보

디아, 베트남, 필리핀, 국, 일본의 순서로 높게 농업활동 참여 후 생활

만족이 정 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지역사회활동 참여 후 생활만족변화 수 은 

평균 3.61수 이며 필리핀, 베트남, 국, 일본, 캄보디아 순으로 높게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취업활동 참여 후 생활만족변화 수 은 평균 3.65수 이

며 필리핀, 국ㆍ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높게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종합 으로 분석하면 지역사회활동과 취업활동 참여 후 생활만족변

화 수 은 농업활동 참여후의 변화수  보다 높게 정 으로 좋아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가 다른 사람과의 사교기회를 제공

하고, 어려운 일이나 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  수 있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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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supporting networks)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Murphy, 2003), 개

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여 정 인 자아

상을 유지  함으로써(Lemon 등, 1972) 비롯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결혼이주여성들의 농 정착태도  이 고려 사유

농 정착 태도(n＝349)

구분
계속 살면서

농기반을
확장할 것이다

떠나고 싶으나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산다
떠날 계획이다 계

통계 n(%) n(%) n(%) n(%)

출
신
국

국 27(7.74) 40(11.46) 17(4.87) 84(24.07)

일본 22(6.30) 30(8.60) 13(3.72) 65(18.62)

필리핀 26(7.45) 28(8.02) 16(4.58) 70(20.06)

베트남 47(13.47) 22(6.30) 10(2.87) 79(22.64)

캄보
디아

24(6.88) 19(5.44) 8(2.29) 51(14.61)

계 146(41.83) 139(39.83) 64(18.34) 349(100)

X2 16.96*

농 을 떠나려는 이유(n＝71, 복수응답)

내용

농
생활을 
생각해 
보지 
않음

농사일 
힘들어서

돈벌기 
힘들어서

문화생
활 즐길 
수 없음

아이들 
교육 
문제

친하게
지낼 
사람

없어서

주변의
 지나친 

심과 
간섭 
때문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

계

통계량 n(%) n(%) n(%) n(%) n(%) n(%) n(%) n(%) n(%)

출
신
국

국 3(2.11) 3(2.11) 12(8.46) 4(2.82) 13(9.16) 2(1.41) 2(1.41) 4(2.82) 43(30.30)

일본 0(0.00) 4(2.82) 6(4.23) 2(1.41) 10(7.05) 1(0.70) 0(0.00) 1(0.70) 24(16.91)

필리핀1(0.70) 4(2.82) 11(7.76) 3(2.11) 8(5.63) 1(0.70) 4(2.82) 3(2.11) 35(24.65)

베트남2(1.41) 5(3.52) 6(4.23) 1(0.70) 5(3.52) 2(1.41) 1(0.70) 3(2.11) 25(17.60)

캄보
디아

1(0.70) 3(2.11) 3(2.11) 2(1.41) 1(0.70) 1(0.70) 1(0.70) 3(2.11) 15(10.54)

계 7(4.92) 19(13.38) 38(26.79) 12(8.45) 37(26.06) 7(4.92) 8(5.63)) 14(9.85) 142(1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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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결혼이주여성의 농 생활만족도  사회참여활동 후 생활만족 변화

(n＝382)

내 용

출신국가

농 생활만족 사회참여활동 후 생활만족 변화

M(S.D.)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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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3.19(0.99) 3.11(0.80) 3.55(0.80) 3.56(0.81)

일본 3.06(0.83) 3.06(0.72) 3.54(0.75) 3.56(0.79)

필리핀 3.53(0.93) 3.31(1.03) 3.81(0.88) 3.91(0.80)

베트남 3.29(0.79) 3.38(1.02) 3.63(0.94) 3.52(0.87)

캄보디아 3.51(0.85) 3.46(0.75) 3.50(0.68) 3.45(0.82)

계 3.31(0.90) 3.26(0.98) 3.61(0.82) 3.65(0.82)

F값 3.66** 2.58* 1.4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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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결론

이민자들의 응을 진하는 여러 요인들 에 사회참여활동은 핵심

이고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사회참여활동 실태나 이것과 심리

 안녕감과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해 이들의 농업ㆍ지역사회ㆍ취업활동에 있어서 참여 

실태와, 요구, 애로사항, 이들 활동을 통한 반 인 생활만족의 변화 등

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결과를 토 로 이들의 사회참여활동

을 활력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한 함의  정책  제언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농업활동의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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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응답율을 보인 항목은 집안일ㆍ아이돌보기 등의 활동을 병행해야 되

기 때문이었다. 한 취학기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이 농 을 떠나

려는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인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가사ㆍ자녀

양육ㆍ농업활동의 병행으로 역할이 과 (overload)된 이주여성들의 역

할부담을 덜어주기 한 양육돌보미 등의 서비스들이 확 지원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농 지역의 공교육의 질  서비스 향상, 학입학 

특례 용을 한 방안 등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한 다양

한 정책 방안들이 극 검토ㆍ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두 

번째로 요하게 지 한 항목은 농사일 방법을 잘 몰라서이다. 한 농

업활동을 한 요구사항으로 가장 요하게 지 한 항목은 농업 련 인

터넷ㆍ농업기술  농기계 등의 농업교육지원이었다. 따라서 농업농 이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실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장기 인 지원의 차원

에서 체계 이고 단계 인 농교육기술이나 농지임  등을 통해 농업기

반을 확충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친정국가에서 취득

한 자격증에 비해 반 으로 문성이 낮은 분야의 것이었다. 한 한

국에서 농업활동과 지역사회활동 경험은 친정국가에서의 경험율보다 높

았으나 취업활동에 있어서는 친정국가에서의 경험율이 한국에서의 경험

율보다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닌 잠재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  기여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보유한 교사, 간호사 등의 

문자격을 한국에서 검토, 일정기간 재훈련을 통해 인증하는 방안이 도

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참여에 따른 생활만

족변화는 농업ㆍ지역사회ㆍ취업활동 모두에서 보통 수 (3.0)을 넘는 방

향에서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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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과소화ㆍ고령화된 농업농 여건을 고려

해 볼 때 농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은 농업  지역사회활동을 지원하

는 농업기반을 구축하거나 지역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 하는 차원에

서 우선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농 생활만족도에는 향후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태도가 정 으

로 유의한 상 이 있었으나 취업활동 참여태도는 상 이 유의하지 않았다

는 양순미(2009)의 연구를 통해서도 조명해 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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