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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북한이탈주민 자료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네트워킹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회

적자본을 확대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계 모바일 활용의 실천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e social relations and information 
sharing, networking,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Data from North Korean refugees obtained 
from the 2022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 information sharing,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full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and 
life satisfaction. Third, the full mediating effect was also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this study, basic data for practical intervention in the use of social relations mobile 
us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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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

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다. 정보의 생산과 확

보, 공유는 우리 사회의 핵심자원이 되었다. 특히, 모바일 기

기는  정보화 사회에서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 또한 

모바일 활용의 대중화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사람들과

의 교류를 증가시켜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함에 있어 기

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활용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 이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

층에게는 불평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모바일 

활용의 부족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대책

이 되면서 국민들의 모바일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의존성은 

높아졌다. 2023년 현재 코로나-19는 엔데믹이 되었으나  모

바일을 활용한 사람들과의 교류 및 활동은 우리 생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활용이 개인이 삶의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바일을 비롯한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부적응과 인간소외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반대로 

디지털 활용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들은 개인의 삶

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이 우

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도적인 규범을 비롯한 

지식의 습득과 활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형성, 남한 문화를 

내면화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2].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의 모바일 

활용은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 습득과 활용을 넘어선 사람들

과의 교류를 통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을 확보하는 등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얼마

나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들이 남한 사

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와 무관하지 않으며[3] 이는 결국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활

용을 인터넷을 통한 사회에 참여하고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생산 및 공유활동’이다. 둘째, 사회관계를 유지

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네트워

킹 활동’ 이다. 셋째,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

견을 표명하는 ‘사회참여’ 이다[4]. 이러한 활동 유형들은 다

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관계 강화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다[5],[6]. 사회적 

자본은 연구자마다 정의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본을 이르는 말

이다[7]. 인간은 누구나 사회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사회적자

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8]. 모바일 활용은 개인 

간 상호작용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배우며 이와 

같은 활동이 사회적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9]-[12]. 이민자 연구에서는 모바일의 소셜네트워크 이용

은 새로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모바일 활용과 사회적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는다고 하였는데[14] 그 이유로는 모바일 활용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목적보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긍

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을 의미한다[15].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자본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7],[18]. 유사한 맥락에서 모

바일 활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과 삶

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바일 상에서 사회적 네트워

크 확대에 따라 정보 취득과 참여 기회가 많아져 삶의 만족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위와 같은 모바일을 활용한 사회관계 관련 서비스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0]. 고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를 포함

하는 정보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활발한 

정보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능

이 다양화되어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편의성과 유용성을 제

공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활용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1],[22], 인터넷 활용이 남한 사회 

내 정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질적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이용은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남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교류 역할

을 하여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23]. 

정부에서는 일반국민 및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

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도 새로운 정보취약계층으로 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공

식적인 정보취약계층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실제

로 이들을 위한 디지털 지원 정책 지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24], 북한이탈주민의 92.3%가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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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일반국민 보유율보다 6% 낮은 수준으로 조사 되었

다. 일반국민에 비해 보유율은 낮으나 90%가 넘는 보급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기를 소지하고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모바일 기기가 실제 삶에 스며들어 활용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85.1%로 

일반국민에 비해 6.7%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정

보 서비스 이용량 변화 관련 질문에서도 사회관계가 늘었다

고 답한 북한이탈주민은 38.7%로 일반국민에 비해 5.8% 낮

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모바일을 통한 사회적 관계 서

비스 이용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

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

며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활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 증진과 

상호교류를 통한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하나원 및 지역적응지원센터에

서는 모바일 사용방법,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교육에서 확

장하여 상호교류를 통해 개인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삶이 만족도를 향상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활용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다양

한 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한 연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요

인, 문화적응 등의 변인에 집중한 연구들이 주로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모바일 활용을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 관련 모바일 활용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문제 1. 모바일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어떠한가?

문제 2. 모바일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수준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본  론 

2-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22)의 디지털정보격차 실

태조사 원자료(raw data) 중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2

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22년 8월 1일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해 등록된 전국의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이

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조

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성, 연령, 입국시기, 권역별 비례할당

표집으로 조사대상을 추출하였고 유효표본은 총 700명이나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을 제외한 607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1)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관련 척도는 SNS, 메신저, 개인 블

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측정하며 총 5

개 문항, 4점척도(전혀 이용 안한다,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한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로 나타났다. 

2) 네트워킹 

네트워킹 관련 척도는 인적관계 유지와 확장 활동 여부를 

측정하며 총 2문항, 4점 척도(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

다, 자주 있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네트워킹 활

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사회참여

사회참여와 관련된 척도는 표현적(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및 행동적(기부 및 봉사활동, 정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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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활동을 하는 것) 사

회참여 활동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4문항, 4점 척도(전

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로 구성되었다.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4) 사회적자본

사회적자본 척도는 Williams[25]가 개발한 인터넷 사회적 

자본 척도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이 수정 및 보완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망과 관련하여 본인이 동

의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속형 5문항, 

교량형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측정은 Diener 등[26]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이 수정 및 보완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4

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84으로 나타났다. 

6) 통제변수 

성별, 연령, 소득, 탈북시기, 입국시기, 가구구성형태를 통

제변수로 포함하였고 통제변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연령은 실제 분석에서

는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빈도분석을 위해 1=

청소년(10세~18세), 2=청년(19세~34세), 3=중년(35세~49

세), 4=장년(50세~64세), 5=노년(65세 이상)으로 등간척도

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수입은 1=200만원 이하, 2=2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3=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4=600만원 이상인 척도로 변환하였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

다. 탈북년도와 입국년도는 실제분석에서 연속형 변수 그대로 

활용하였고 빈도분석을 위해  1=5년 미만, 2=5년 이상~10

년 미만, 3=10년 이상 으로 변환하였다. 가구구성형태로는 1

인가구=1, 2인가구 이상=0으로 더미 처리 하여 활용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

워킹, 사회참여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

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Hayes, 2013) V.4.2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SPSS PROCESS Macro 

Model 4 를 활용하여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

참여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

효과를 부트스트래핑 검증하여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모형에서의 측정오차를 반

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7]. 그러나 Preacher

와 Hayes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는 직접효과, 간

접효과, 총효과를 제시하여 보다 세밀화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27],[28] 최근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에 활발하게 활

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의 사례수는 5,000번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에서 신뢰구간 95% 내에서 

LLCI와 ULCI 사이의 값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 특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1). 여성이 

451명(74.3%), 남성이 156명(25.7%)로 나타났다. 연령은 

중년층인 35세~49세가 265명(43.7%)로 가장 많았으며 장

년층인 50세~64세가 169명(27.7%), 청년층인 19세~34세

가 145명(23.9%), 노년층인 65세 이상이 22명(3.6%), 청소

년층인 19세 미만이 7명(1.2%)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으

로는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06명(5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0만원 이하가 219명(36.1%), 400

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69명(11.4%), 600만원 이상이 

13명(2.1%)로 나타났다. 탈북기간으로는 10년 이상이 523

명(86.2%)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77명

(12.7%), 5년 미만이 7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국기

간 역시 10년 이상이 472명(77.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

상~10년 미만이 113명(18.6%), 3년 이상~5년 미만이 22명

(3.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구성 형태로는 2인가구 이

상이 390명(64.3%), 1인가구가 217명(35.7%)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사회참여 및 정보공유 평균은 2.54(SD=.79), 네트워킹의 평

균은 2.63(SD=.90), 사회참여의 평균은 1.87(SD=.90). 사회

적자본 평균은 2.79(SD=.51), 삶의만족도 평균은 

2.52(SD=.56)로 나타났다. 왜도 및 첨도의 경우 정규성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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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든 변수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종

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독립변수인 사회참여 및 정보공유

(r=.31, p<.001), 네트워킹(r=.28, p<.001), 사회참여(r=.23, 

p<.001), 매개변수인 사회적자본(r=.45, p<.001)과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56 25.7

Female 451 74.3

Age 

≧18 year 7 1.2

19~34 year 145 23.9

35~49 year 265 43.7

50~64 year 168 27.7

65year ≦ 22 3.6

Income

>200 219 36.1

200  ~ 400 306 50.4

401 ~ 600 69 11.4

600< 13 2.1

Defection 
Period

> 5 year 7 1.2

6 ~ 10 year 77 12.7

10 year < 523 86.2

Entry 
Period

> 5 year 22 3.6

6  ~ 10 year 113 18.6

10 year < 472 77.8

Type of 
Family

Single-person houeshold 217 35.7

2 or more household 390 64.3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07)

Variables M SD Sk Ku

1 2.54 .79 -.028 -.620

2 2.63 .90 -.195 -.762

3 1.87 .90 .815 -.332

4 2.79 .51 -.272 .606

5 2.52 .56 -.193 .341

1. Social Relations, Information Sharing  2. Networking 
3. Social Participation 4. Social Capital 5. Life Satisfaction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Table 2. Main variables characteristics

Variables 1 2 3 4 5

1 1

2 .60*** 1

3 .62*** .59*** 1

4 .27*** .30*** .08* 1

5 .31*** .28*** .23***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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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주요변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3-3 매개효과 검증

사회참여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수준이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사회참여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

여와 매개변수인 사회적자본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들이 매

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F=11.32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4.6%(13.3%)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들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

참여 및 정보공유(β=.247 t=4.646, p<.001), 네트워킹(β

=.314. t=6.158, p<.001)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참여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141. t=-.249 

p<.001). 즉 사회참여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이 높을수록 사

회적자본의 수준이 높아지며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자

본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

여와 매개변수인 사회적자본,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를 투입하였다.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

귀모형(F=23.55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

력은 28.3%(27.1%)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참여 및 정보공유(β=.112 t=2.265, 

p<.05)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인 사회적자본이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07 

t=10.842, p<.001).

이후 매개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을 활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6). 사회참여 및 정보공

유, 네트워킹 그리고 사회참여 모두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

하지 않아 사회적자본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므로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사회적자본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효과는 통계적 유의하였으며(B=.150, CI[.076~.224]) 간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79,Cl[.011~.148]). 또

한 직접효과도 유의하여(B=.071, CL[.039~.105]) 부분매

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킹과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개변수인 사회적자본은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 즉, 네트워킹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며(B=.078, CI[.015~.140])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 (B=.052, CI[.052~.109])하다. 그

러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B=-.002, 

CI[-060~.057]) 완전매개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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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β t F R2

Social Relations,
Information  Sharing

→

Social Capital 

.160 .034 .247 4.646***

11.324*** .146
(.133)

Networking → .178 .029 .314 6.158***

Social Participation → -.141 .030 -.249 -4.754***

Control variables 

Gender -.032 .044 .009 .225

Age .001 .002 .019 .456

Defection Period .099 .075 .076 1.317

Entry Period .009 .057 .009 .164

Income -.019 .031 -.027 -.617

Type of Family .010 .044 .00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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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매개효과 검증 I
Table 4.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I

Path B SE β t F R2

Social Relations, 
Information Sharing

→

Life Satisfaction 

.079 .035 .112 2.265*

23.553*** .283
(.271)

Networking → -.002 .030 -.003 -.058

Social Participation → .056 .030 .091 1.856

Social Capital → .445 .041 .407 10.842***

Control variables

Gender -.034 .045 -.027 -.758

Age .001 .002 .016 .426

Defection Period .051 .076 .035 .674

Entry Period -.106 .057 -.098 -1.862

Income .144 .031 .186 4.678***

Type of Family .116 .045 .100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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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매개효과 검증 II
Table 5.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II

Path Effects B SE LLCl ULCI

Social Relations, 
Information 
Sharing →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Total 
Effect

.150 .038 .076 .224

Direct 
Effect

.079 .035 .011 .148

Indirect 
Effect

.071 .017 .039 .105

Networking →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Total 
Effect

.077 .032 .015 .140

Direct 
Effect

-.002 .030 -.060 .057

Indirect 
Effect

.079 .015 .052 .109

Social 
Participation →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Total 
Effect

-.007 .033 -.070 .057

Direct 
Effect

.056 .030 -003 .116

Indirect 
Effect

-.063 .015 -.092 -.035

표 6.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Table 6. Indirect effects in the model

셋째,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에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러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방향성이 반대이므로 비일관성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접효과가 유

의하지 않음에 따라 완전 매개모형으로 결과해석이 가능하다

[29]. 

Ⅳ.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모바일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실태

조사(2022) 자료를 활용하였고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

래핑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

적자본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모바일을 통한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관계와 정보공

유 활동은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자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이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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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메신저, 다양한 SNS,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사람들로부터의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SNS와 같은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선행연구[19]-[21],[30]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사회관계가 사회적자본을 증가시킨다

는 결과도 선행연구[31]결과를 지지한다. 소통의 단절은 사

회적 고립을 야기하므로 일상화된 비대면 생활 속에서 새로

운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 남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며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모바일을 통한 사회관계는 남

한주민 혹은 북한이탈주민과 소통함에 있어 본인 노출을 최

소화 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작용에 있어 심리적 부

담감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

에서 느끼는 고독감, 고립감을 감소시킬 것이며 주변의 사회

적 자본의 확대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남한 사회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킹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완

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네트워킹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네트워킹은 매개변

수인 사회적자본을 통해서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킹과 삶의 만족도의 직접 관계가 유

의하지 않았다. 네트워킹 관련 문항은 새로운 사람들 혹은 기

존에 알고 지낸 사람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 모바일 활용 여부

를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활용은 대인관계를 유지함

에 있어 영향을 주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장기간 노출 되어 상호 간의 

신뢰 하는 관계를 맺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다면[32], 단순

히 개인의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

기 보다 여러 활동을 통해 실제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

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적자본의 매개

효과만을 확인하였다. 이는 완전매개효과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부 및 봉사활동 혹은 

민원을 제기하는 활동 등을 의미하는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

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자본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결과는 선행연구[33]-[35]와 상이한 결과이다. 

선행연구[36]에 의하면 온라인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자신감, 자부심을 얻을 수 있어 이는 삶

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공적지원제도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37]에 의하면 이

들의 사회적 자본 하위유형 중 집단의 전체 목표를 위한 행동

을 일컫는 호혜성이 가장 높고 시민참여와 정치참여를 일컫

는 참여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해당 연구에서의 참여와 

본 연구에서의 사회참여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혹은 복잡하다고 느껴서 참여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와 사회적자본의 관계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38]와 다른 결과이다. 다시 

말해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자본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39]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인 네

트워크와 미디어에서 얻는 정보는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정

치참여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측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단순히 참여여부를 떠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 이질감으로 인해 사회적 자

본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있어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지원과 개발이 필요

하다. 연구결과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SNS, 메신저, 커뮤니티를 등을 통한 상호 간 교류 및 정보공

유 활동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지역적응센터

나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 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통합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맺고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모바일을 활용한 사회관계 및 정보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모바일

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원이나 지역적응센터에서 모바

일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과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 모바일 활용을 통해 사회적자본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일상의 비대면으로 많이 변화하였으므로 모바일 활용은 더욱 

크게 요구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주민과 같은 정보소외계층

에게 모바일 활용은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고

립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원, 지역

적응센터 그리고 정부에서는 효과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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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교육 중 모바일 

관련 교육은 모바일 기기 활용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와 남한에서의 적응을 독려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맞춤형 

교육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활용 유형에 보다 집중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후 이벤트나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

으로 교육 내용이 이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위의 논의 파트에서 논하지 않았으나 매개변수 검증

에서 독립변수인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그리고 매개변수인 사회적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사회적자본 이었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신뢰와 결속력은 생활

하던 북한이라는 터전을 떠나 남한이라는 새로운 곳에 정착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관계 활동을 통해 외부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 중 네트워킹과 

사회참여는 완전매개로서 사회적자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에서 경험하는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자본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의 

경험으로 관계를 맺음에 있어 신뢰감을 쌓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자본 확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네트워

킹,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모

바일 활용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서비스 및 정책 

지원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횡단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삶의 만족도 

추정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는 통제변수를 사용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수준, 연

령, 탈북 및 입국 시기 등에 대한 사회적 관계 활용과 삶의 만

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변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

해 후속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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