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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 이주민 인구의 증가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

년 9월 말 기준 총인구 대비 3% 선인 141만여 명(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에 이르 으며, 2020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외국인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 국가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담론에 신속하게 대응하

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에 와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드문 단일민족국가로 오랜 세월 지내온 우리나라는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이 되면서 벌어지는 사회 내부의 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통합적 노력들이 절실하다. 다문화사회의 건

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민과 주류 내국인들 사이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소통의 기술을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이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정보사

회구성원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외국인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의 단순 활용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 뿐만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소셜 미디어의 

확산속도, 영향력, 활용도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이주민들이 다양한 기기를 통하여 소

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둬야할 시점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다양한 담론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어지고, 소셜 미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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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민들

의 사회소통 도구로서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주변인으로 소외되지 않고 주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사회통합에 참여하도록 이

끌기 위해서는 최근 가장 활발한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접근권 및 활

용능력 향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진정한 사회통

합 실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외국인 이주민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다차원적 연구 필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이용동기, 접근 및 

이용현황, 지원책 및 제도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외국인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미디

어 이용에 대한 요구를 실증적으로 살펴 마련된 실효성 있고 만족도 높은 지원방안으로 

그동안의 외국인 이주민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책들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 방안은 외

국인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문화시대의 사회

통합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소셜 미디

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내재적 차원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욕구, 태

도적 차원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 만족요인 및 불만요인, 행동적 차원에서는 소셜 미

디어 활용능력 및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인터뷰, 커뮤니티 

내용분석,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5단계로 연구를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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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문헌연구

 목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현황 분석틀 

구축

 대상: 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미디어교육학 등 관련문헌 및 

방송 통신 정책

 내용: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분석에 적용 가능한 

이론

 방법: 문헌연구

⇩

[2단계]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심층인터뷰)

 목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파악과 인식에 

대한 진단 및 척도개발 자료 수집

 대상: 소셜 미디어 이용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이주민

 내용: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욕구, 활용도, 장애요인, 
만족요인, 불만 요인, 법제도적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기대 등

 방법: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

[3단계]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 사례연구

(FGI 및 내용분석)

 목표: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운영 사례연구

 대상: 외국인 이주민 참여 소셜 커뮤니티

 내용: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 소셜 

미디어 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 소셜 커뮤니티 

콘텐츠의 특징, 소셜 커뮤니티 활용실태 등

 방법: 소셜 커뮤니티 구성원 대상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

[4단계]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현황

(설문조사)

 목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현황 조사

 대상: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 2세

 내용: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욕구, 활용도, 장애요인, 
만족요인, 불만 요인, 법제도적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기대 등

 방법: 면접원을 이용한 설문조사

⇩
[5단계]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방안 제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방안 

제안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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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운영 조사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는 실시간 소통과 

정보획득 및 교류(다문화 관련 정부 정책이나 행사, 생활정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 

등)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로는 마이크로 블로그인 페이

스북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이용 동기로서 소통 및 연결의 편리성을 들고 있다. 

한국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도 이용하고 있었으나, 

소통이나 연결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NS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모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었으며, 주이용 동기로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무료 이용과 더불어 국내외 상관없

이 가입자 간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응답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SNS로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았으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로는 이용의 편리

성(간편한 가입절차, 다국어 지원 등)과 소통의 편리성(전 세계 사람들 다수 이용)을 강

조하였다.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다음 카페 

등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국적 

비율에 대해서는 한국인과의 교류 비율은 거의 없었으며 자국인 혹은 다양한 국적의 지

인들과의 교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 2세들은 

한국인과의 교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SNS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SN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 제공

자 및 출처를 아는 경우에 한해서 신뢰하였으며, 둘째, SNS의 확산이유로는 공통적으로 

‘실시간 소통’, ‘정보의 파급력’, ‘스마트 폰의 증가’, ‘한국 IT 기술의 발전’ 등을 꼽고 

있었다. 셋째, SNS의 장점에 대해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무료로 국내외 지인들과 실시

간 연락 가능’, ‘정보 전달의 신속성’, ‘많은 사람들과 소통 가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SNS의 단점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 ‘왜곡된 정보의 무차별적 확산’, 

‘익명성을 악용한 폭력적 댓글에 의한 피해’, ‘광고 글의 범람’ 등을 지적하였다. 

SNS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장애요인으로 까다로운 가입절차가 가장 많았다. SNS 

소통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한 가입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



- v -

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입안내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 이외에 최소한 영

어 버전으로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

어지거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 단계별 교육 지원 프로

그램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 운영 조사에서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원활한 정착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연락 수단의 역할과 더불어 자국민 간의 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및 연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운영은 대

부분 공동 운영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한국형 사이트의 경우 자국 언어 폰트가 지원되

지 않아 글자가 깨지거나, 제한된 용량,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등 운영 및 이용에 불편

한 점들이 많아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인들의 경우 시공간 제약 없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민들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엄격한 

가입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대다수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저임금 직업군에 종사하다 보니 비싼 기기값

과 통신료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또 국내형 스마트폰의 경우 자국어 지원이 되

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외국인 이주민들

의 현실적인 상황(한국어 수준, 근무시간, PC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한 단계별 컴퓨터(기

본적인 프로그램 활용 방법, 인터넷 이용 방법, 소셜 미디어 활용 방법 등) 교육 프로그

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사이트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 및 커뮤니티 운영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주 2세의 경우 외국인 

이주민들과 달리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혹은 이주 2세들 간의 연대를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로 실시간 

소통, 인맥관리, 사회적 트렌드 파악, 재미추구 등을 꼽았으며, 블로그나 SNS에서 관계

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한국인 친구들이나 지인들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들

과 다름없는 형태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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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및 인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총 1,086명이 응답하였고, 이 가

운데 이주 노동자 369명, 결혼 이주자 366명(33.7%), 이주 2세 229명(21.1%), 유학생 122

명(11.2%)이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조사에서 블로그에 대해서는 약 

7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 52%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블로

그에 대해서는 약 48%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27% 정도가 이용경험이 있었다. SNS에 대

해서는 67%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고, 47% 정도가 이용경험이 있었다. 소셜 미디어 이

용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친구 및 

지인들과의 연락 도구로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보수집

을 소셜 미디어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를 친구 및 지인들과 소통하

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각종 정보와 뉴스 등을 수집하고 전달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개인정보의 입력, 복잡한 가입절차, 이용에 필요한 지식 부족이 소셜 미디어 

이용에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2%에 달

했다.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교

육 프로그램, 인터넷 서비스 가입 조건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한국 사이트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셜 미디어 비이용자들

은 소셜 미디어의 이용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소셜 미디어 이

용과 관련한 지원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이용이 편하고 가입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소셜 미디어를 원하고 있었다. 결국,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관련 지식의 습득, 가입 절차의 간소화, 저렴한 이용 

비용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를 위해 소셜 미디어 

접근 확대 및 소셜 미디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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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제도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외국인 이주민의 가입 방식 간소화 절차를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 시급하다. 외국

인 이주민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뿐 아니라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의 온라인 접근성 및 진입 장애 여

부의 실태를 파악하여, 외국인 이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지원 서

비스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외국인 이주민의 스마트폰 구입 시 적용되는 엄격한 구매 및 가입 조건에 대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개인 주소나 유선전

화를 비롯한 신용카드나 개인 은행계좌 등이 없어 가입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가입이 어렵거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구매 및 가입 조

건을 완화하는 것은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위해서는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 이주민의 스마트폰 구입시 내국인과의 차별화 폐지이다. 심층인터뷰 응답

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내국인과 차별적인 대우(내국인들에게 적용되

는 기기 할부, 할인 구입 지원제도가 외국인 이주민에게는 해당 안 됨)를 한다는 것이

었다. 그래서 내국인에 비해 너무 비싼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

소하고 있었다.

(4) 다국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통합적인 다국어 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국내형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국어 지원 기

능에 대한 서비스 확대 실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1) 통합 다문화 포털 사이트의 구축 및 전담 관리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먼저, 정

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문화 관련 지원 사이트를 통합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

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2) 통합 다문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운영자와 상

시적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한국사회를 알리는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과 정기적인 세미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운영에서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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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커뮤니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 

(3) 외국인 이주민 대상 컴퓨터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교육을 중앙부처와 지역별 담당 기관의 협력 하에 각 지역별 정보화 인프라

(학교, 문화센터, 구민회관, 다문화센터, PC방 등)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 대상 

컴퓨터 활용 교육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융통성있는 교육방안

이 필요하다. 

(4) 외국인 이주민 대상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외

국인 이주민들이 스마트폰의 활용방법을 모르거나, SNS에 대한 정보부족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5) 외국인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이주민 가운

데 많은 사람들이 대면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교육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방안으로부터 다문화시대의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 차원의 외국인 이주민 통합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하여 통합된 전담 기구 없이, 여러 정부 부처에서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막대

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통합 전담 기구(혹은 부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위의 외국인 이주민 전담 기구(혹은 부처)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이주민 통합 사

이트의 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인 이주민이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구

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민 전체 차원의 통합적 사이트를 통한 커뮤니

티의 형성은 한국사회에서의 소외감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생활 전반에 필요한 중요

한 정보의 습득과 공유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통

한 정부 정책의 공시나 홍보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외

국인 이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물론, 외국인 이주민들 간의 통합을 이루고 나

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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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욕구 및 인식, 

이용실태 등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외국인 이주민의 미디어 이

용관련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적극

적인 논의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조화, 합의 그리고 이해라는 측면에

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접근성, 이용 현황 등에 대한 대규모 실증 조사자료는 향

후 다문화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외국인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 정책 마련에 있어 수용

자 지향적 정책수립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적 제언은 외국인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담론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갈등해결 및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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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fast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our country has already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t is time that 

we should discuss various agenda related to a multicultural nation, and should quickly 

move to prepare necessary governmental policies for this new society. For a healthy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prerequisite should be a good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foreign settlers and native citizens. In oder for this to happen, foreign residents 

must also have the necessary communication skills required for them to settle in Korea as 

one member in our society.

In this regard it is the time to pay attention to foreign residents' use of social media, 

which already has taken a worldwide pivotal communication role.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and viable policy plans for our 

government. We will survey foreign residents for how they perceive social media, what 

are their motivations to use it, how they access to and utilize it, and what policies and 

systematic adjustments we need to make for them. In this way we can examine the actual 

needs from foreign residents and propose effective and satisfactory support plans for 

them to obtain higher level of integration with Korean society. This we believe is a one 

step further progress from past support actions for foreign residents' improvement of 

inform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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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divided foreign residents' use of social media into three categories - internal, 

attitudinal, and behavioral. In these three categories, we attempted to find out what our 

foreign residents' motivations and desires to use social media are, what areas they show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in using social media, and how capable they are in using 

social media tools and what difficulties are involved,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we designed five-stage process. At first stage, we analyzed foreign 

residents' motive to use social media and current status of usage by literature survey. At 

stage 2, we performed in-depth interview to find out the above motive and prepared a 

database. In the third stage, performed were case studies withinternet community of 

foreign residents. We interviewed system operators as a focus group about the contents 

of their community. We examined their functions and roles, characteristics of their 

communication in social media, specifics of contents, and foreign residents' usage status. 

At statge 4, we performed a survey to understand foreign residents' usage status of social 

media. Collected were their reason to use social media, specific desires, frequency of 

utilization, points of satisfaction/dissatisfaction, and their expectations on changes in laws 

and related systems, any needs for help and support. At last stage, we made a proposition 

on how we can promote foreign residents' communic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It turned out that our foreign residents are using social media to communicate on a real 

time base, to gather information, and to socialize. They are mainly using Facebook as a 

microblog for their choice of social media. They picked convenience of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as a main reason to use Facebook. Also every smartphone users are using 

Kakao Talk service. Main reason is that this service is free, real-time, and connectivity 

between domestic and oversee subscribers.

In the case that the respondents are operating social network service themselves,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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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is Facebook. As main advantages of Facebook, they pointed out convenience of 

use (for example, the ease of join-in and multilanguage support) and convenience of 

connectivity throughout the world.

In the investigation on the operation status of foreign residents' social community, it 

was found that their internet community is providing the required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so that they can make easier settlement and lead more comfortable everyday 

life in Korean society. Also these internet communities are taking not only the role of 

communication media but also a role of promoting friendship and bonding between their 

countrymen. They are mainly operating these communities jointly. Since Korean sites are 

difficult to use and have problems in font compatibility, limited cyber space, and complex 

subsription process, they are operating their own homepages.

These foreign residents though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connect to their 

favorite social media services via smartphones. Although smartphones are quickly 

penetrating domestic market, very strict rules are applied for foreigners to purchase 

smartphone services. Furthermore most of the alien residents are working in low-income 

jobs that they cannot afford to expensive smartphones and monthly bills. Also 

Korean-made phones do not usually support their monther languages. 

In order to encourage foreign residents to use internet community, their real situation 

(for example,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duration of stay/work, access to their own 

computer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y were requesting leveled education on how to 

use computers. From basics of computers, getting on the internet, and how to use social 

media.

Based on this research we can tell the following efforts are needed to encourage and 

activate foreign residents's use of social media. First, in order to improve foreign 

residents' access to the internet media, the following three support policie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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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1) Render foreign residents' join-in procedure simpler. 2) Alleviate the strict 

procedure for smartphone purchase and subscription for alien residents. 3) Multilanguage 

support for internet use.

Secondly, we need to prepare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operation of internet 

social community. For this, 1) we need to construct unified multicultural portal sites and 

assign human resources to maintain those. 2) Using this unified portal, governmental 

policies to foreign residents should be conveyed using multilanguage services. 3) 

Considering the majority of foreign residents are working class, easy access to computer 

education is needed. 4) Also, education on how to use smartphone should also be 

conducted. Most of the people either do not know how to use it or lack knowledge in 

social network service. They appeared to feel these are the most critical obstacles. 5) 

Lastly, language (Korean)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from activation of foreign residents' SNS 

communication to societ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ag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governmental measures. First, our government needs an unified organization 

that can solely pursue integration of foreign residents. Second, we propose internet portal 

site for foreign residents maintained by this organization. Third, we propose the 

organization must pursue active communication with foreign residents. Fourth, when 

making governmental policies regarding foreign residents, hearings and/or seminars should 

be preceded so that their opinions are taken into account. Finally, researches on this 

communication problem of foreign residents should continue in view of abrupt changes 

occurring communication environment.

Throughout this study, we could obtain a deeper understanding on foreign residents' 

perception, needs, desire, and present condition of social media utilization. The database 

we have collected will serve as a valuable basic information for future investigat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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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use of social media. At the same time, there could not be more adequate time than 

today to actively discus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and prepare ourselves for right 

actions toward social harmony, consensus, and understanding. And this research will help 

shed light on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foreign settlers' social media us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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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결혼이민과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2007년에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9월 말 

기준 총인구 대비 3% 선인 141만여 명(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이르

으며, 2020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외국인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접

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이 전체 국민의 5%이상인 경우를 다문화국가로 보

는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 구성비가 2.2%인 우리나라는 다문화국가라는 타이틀

을 달기엔 아직 이르다는 견해들도 있다. 그러나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13만6천 여 명을 넘어섰고, 이주 2세 1세대가 올해 치러지는 18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유권자가 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다문화국가에서 요구되는 여러 담론과 

정책마련을 위한 실천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일민족국가라는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 이

주민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이 되면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사

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과 함께하

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선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이주민의 사회

정착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 새로 

편입된 이주민이 언어소통, 경제적 빈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이주민의 소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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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가 

된다. 외국인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근간이 되는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정

보화 능력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되고 있으며,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데, 이러한 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할 때 소통에 어

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

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변종임 외, 2005).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역량과 사회경제적 수준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정보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 또 하나의 취약계층이 될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이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들이 정보사회구성원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

하고 있다(안미리, 권성호, 차윤경, 이우영, 2010).

그러나 탈매스미디어적 커뮤니케이션 성격을 보여 온 인터넷 생태계는 경쟁심화로 인

해 비즈니스모델과 이에 연관된 수익모델에 기반을 둔 상업성이 점차 창의성과 자율성

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혁신적, 창의적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은 기대

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자주 제기됐다.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에 또 

한 번의 혁신적 변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일차적으로는 개인미디어(personal media)

의 출발점인 블로그이며, 뒤를 이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변화의 폭과 깊이를 강

하게 한 촉매 역할을 했다. 개방, 공유, 자율이라는 웹2.0의 기본 속성을 충실히 구현한 

블로그 등의 개인미디어가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분산적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했고,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변화를 일상화함으로써 매스미디어에 준하는 

편재성을 획득하기에 이르 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확산 속도는 기존 커뮤니케이션 수

단의 것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어서 각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규정, 이동훈, 차재필, 

2009).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외국인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소셜 

미디어의 확산속도, 영향력,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

한 소통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3 -

제 절 연구목적

급변성이 대표적 특징으로 나타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사회로

의 진입은 우리사회에 여러 담론의 주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

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단합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국인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과 더불어 모든 사회 구성원간의 활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여 외국인 이

주민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써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외국인 이주민들의 사회소통 도구로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은 활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사회의 다양한 담론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

되어지고, 소셜 미디어가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외

국인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지 않고 주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진정한 사

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근 가장 활발한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접근권 및 활용능력 향상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시

대 한국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외국인 이주민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차원적 연구 필요가 필요하다. 특히 소

셜 미디어는 이용자의 심리적인 욕구에 기반을 두어 소비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용행태를 파악하거나 기존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의 욕구

를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용동

기, 지원책 및 제도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차원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이용동기, 접근 및 

이용현황, 지원책 및 제도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외국인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미디

어 이용에 대한 요구를 실증적으로 살펴 마련된 실효성 있고 만족도 높은 지원방안으로 

그동안의 외국인 이주민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책들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 방안은 외

국인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문화시대의 사회



- 4 -

통합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절 연구문제 및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소셜 미디

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내재적 차원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욕구, 태

도적 차원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 만족요인 및 불만요인, 행동적 차원에서는 소셜 미

디어 활용능력 및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인터뷰, 커뮤니티 

내용분석,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 1>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운영 동기 및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은 외국인 이주민이 소셜 미디어를 운영 동기, 이용 환경, 인식, 이용 불

편 및 장애요인,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견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이주

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 외국인 이주민의 커뮤니티 운영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는 외국인 이주민의 커뮤니티 이용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

로,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는 외국인 이주민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운영진, 구성원, 확장성, 오프라인과의 관계, 콘텐츠 구성, 기술성 등을 조사하

였다.

<연구문제 3>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은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이용동기, 비이용 이유, 소

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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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의 구성을 5단계로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 성과를 담은 문헌 검토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소

셜 미디어 관련 선행 연구와 방송통신 정책 자료를 통해 소셜 미디어의 정의, 특성, 유

형을 파악하고, 소셜 미디어 이용 분석에 적용 가능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소

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특성, 외국인 이주민의 SNS 이용 현황 및 관련 법규와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용동기 및 행태, 장애요인 등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

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의 척도 구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었다.

셋째, 실제 외국인 이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셜 커뮤니티의 사례 연구를 진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영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와 해

당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 

활용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전개하였다. 외국인 이주민의 유형을 크게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자, 이주 2

세, 유학생으로 구분하여, 면접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욕구, 활용도, 장애요인, 만족요인, 불만요인, 법제도적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문헌연구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안, 기술적 보완 요인 모색, 기타 관련 법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모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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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문헌연구

 목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현황 분석틀 

구축

 대상: 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미디어교육학 등 관련문헌 및 

방송 통신 정책

 내용: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분석에 적용 가능한 

이론

 방법: 문헌연구

⇩
[2단계]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심층인터뷰)

 목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파악과 인식에 

대한 진단 및 척도개발 자료 수집

 대상: 소셜 미디어 이용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이주민

 내용: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욕구, 활용도, 장애요인, 만족요인, 
불만 요인, 법제도적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기대 등

 방법: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

[3단계]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 

사례연구

(FGI 및 내용분석)

 목표: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운영 사례연구

 대상: 외국인 이주민 참여 소셜 커뮤니티

 내용: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 소셜 

미디어 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 소셜 커뮤니티 

콘텐츠의 특징, 소셜 커뮤니티 활용실태 등

 방법: 소셜 커뮤니티 구성원 대상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
[4단계]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현황

(설문조사)

 목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현황 조사

 대상: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 2세

 내용: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욕구, 활용도, 장애요인, 만족요인, 
불만 요인, 법제도적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기대 등

 방법: 면접원을 이용한 설문조사

⇩
[5단계]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방안 

제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방안 제

안

[그림 1-1]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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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소셜 미디어 개요

1. 소셜 미디어의 정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가이드와이어 그룹

(Guidewire Group)의 창업자이자 글로벌리서치 디렉터인 크리스 쉬플리(Chris Shipley)이

며, 쉬프트 커뮤니케이션(SHIFT Communication)의 토드 데프런(Todd Defren)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셜 미디어는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제2의 닷컴시

대를 창출하는 웹 2.0의 핵심도구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구성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와 용어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웹 2.0에 충실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식경영, 연구개발, 서

비스 제공, 고객관리 등의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분야이고 이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다. 다만, 여러 연구에서 온라인에서 구축된 사회

적 네트워크 서비스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

들이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 혹은 플

랫폼을 소셜 미디어라고 일컫는다(김남이, 이수범, 2011; 심성욱, 김운한, 2011; 최민재, 

2010).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포함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는 개인 미디어의 일부 특성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기술

적 현상으로 개인 미디어의 향후 모습을 예견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 현상을 예측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다. 뉴손, 호가튼과 패튼(Newson, Houghton, & Patten, 2009)은 

소셜 미디어를 블로그나 네트워킹 사이트, 위키, 팟캐스팅과 비디오캐스팅, 가상세계, 소

셜 북마킹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참여 및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

는 온라인 도구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프코와 브레이크(Safko & 

Brake, 2009)는 소셜 미디어를 문서나 그림, 동영상, 음원 등을 전송하거나 제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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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웹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대화형 미디어를 통해, 참여자들이 

정보와 지식,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디어로 개념화하고 있다. 김지연(2011)은 

보다 세분화하여 소셜 미디어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협

의의 개념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인맥관리 서비스만으로 정의하였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블랙쇼와 

나자로(Blackshaw & Nazzaro, 2004)의 경우에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제품과 브랜드와 서

비스, 개성, 그리고 이슈들에 관해 서로를 교육하려는 의도로 소비자들에 의해 생산되

고, 주도되며, 유통되고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정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소셜 미디어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

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 혹은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

의의 개념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와 마이크로 블로그

(micro blog)를 소셜 미디어로 정의할 수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온라인에서 구축된 사

회적 네트워크 모두를 포함하여 이들의 연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촉진, 지원, 유지하

는 서비스로서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가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러브 스쿨, 싸이월드 같은 소셜 네크

워킹을 기반으로 한 친구찾기 혹은 인맥관리의 차원의 서비스가 이미 20여 년 전에 등

장하였으며, 이것이 진화한 것이 페이스북(facebook), 마이스페이스(Myspace), 닝(Ning)과 

같은 유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로그를 포함하여, 아프리카TV와 같은 라이브

캐스팅과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커뮤니티,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팟캐스트까지를 포

함하여 포괄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다루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는 블로그(blog), 콘

텐츠 커뮤니티(Contents community), 위키(wiki), 마이크로 블로그(micro blog),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팟캐스트(podcas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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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 미디어의 특성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는 미디어 설계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게 디자인되었으며, 다대다(many to 

many) 형태로 콘텐츠 전송이 가능하며, 콘텐츠 생산을 위한 기술적 접근성이 높다. 이러

한 소셜 미디어는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지원하고, 사람들을 콘텐츠 이용자에서 콘텐

츠 생산자로 전환시킨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나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에 주목하게 한다. 소셜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전통 미디어의 경우 개인적 형태나 전국 단위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콘텐츠 생산 방식에 있어서 전통 미디어의 경우 전문적

인 훈련이 요구되지만, 소셜 미디어는 거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전통 미디어

의 경우 콘텐츠 생산주기가 있지만, 소셜 미디어의 경우 언제라도 콘텐츠에 대한 생산

과 응답이 가능하다. 넷째, 콘텐츠의 가변성에 있어서도 전통 미디어는 한번 제작되면 

수정이 어렵지만, 소셜 미디어의 경우 코멘트나 사진 등의 즉각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체의 도달률에 있어서는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는 차이가 없다.

소셜 미디어는 웹 환경 하에서 네티즌의 참여 및 공유 정신을 기반으로 한 웹 2.0의 

특성을 가지는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속성과 그 실현 행위를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포함되는 서비스들은 네티즌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구축된 서비스라면 

오픈소스 형태의 웹 2.0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셜 미디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FKII 조사연구팀(2006)은 소셜 미디어의 특성으로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먼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피드백을 

촉진하여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미디어와 수용자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한다. 이는 누

구나 소셜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며, 투표, 피드백, 코멘트, 정보공유

를 촉진함으로써 콘텐츠 접근과 사용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전

통 미디어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면 소셜 미디어에서는 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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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는 빠르게 커뮤니

티를 구성하고 커뮤니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를 통한 연결을 특징으로 한다. 소셜 미디어의 

특성은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해설

참여

(Participation)
소셜 미디어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피드백을 촉진하여 미

디어와 오디언스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함

공개

(Openness)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피드백과 참여가 공개되어 있으며, 투표, 피드

백, 코멘트, 정보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콘텐츠 접근과 사용에 대한 장벽

이 거의 없음

대화

(Conversation)
전통적인 미디어가 ‘Broadcast'이고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오디언스에게 

유통되는 반면, 소셜 미디어는 쌍방향성을 띔

커뮤니티

(Community)
소셜 미디어는 빠르게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하고, 커뮤니티로 하여금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함

연결

(Connectedness)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를 통한 연결 

상에서 번성

자료: FKII 조사연구팀 (2006). 소셜 미디어란 무엇인가?. 정보산업지, p. 53.

<표 2-1> 소셜 미디어의 특성

한편, 소셜 미디어는 그 이용자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 소셜 네트워

크 사이트 방문자 수는 2010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0% 가량 증가하였으며, 트

위터와 미투데이의 한국인 이용자 수는 각각 200만 명과 300만 명에 달한다(서울경제, 

2010. 11. 25일자). 페이스북의 경우 2010년 11월 25일 기준,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돌파

했으며, 국내 가입자 수는 211만 명을 넘어서 전 세계 가입자 46위를 기록하고 있다

(www.facebakers.com). 또한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은 1주일에 평균 4.6시간을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으며(The Science, 2010. 11. 8일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

터넷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으로 나타났다(한국마이크로소프트,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0. 11.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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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 미디어의 유형

소셜 미디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범주의 구분

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는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콘텐츠 

커뮤니티, 위키피디아, 팻캐스트 등 서비스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블로그는 공표

성 중심,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은 커뮤니케이션 중심, 그리고 위키피디아는 협업 중심의 

소셜 미디어로 구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의 소셜 미디어 유형은 <표 2-2>와 같

다.

구분 설명

블로그
Web(웹)+Log(일기)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웹에 기록하는 일기나 일지를 의미하

며, 매일 15,000개 이상이 생성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1,700만 개에 달함

소셜 

네트워크

자신만의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친구들과의 연결을 통해 

콘텐츠가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소셜 네트워크의 예

로는 1억 7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마이스페이스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트위터 등이 있음

콘텐츠 

커뮤니티

특정한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 커

뮤니티는 Flicker(사진), Del.icio.us(북마킹), YouTube(동영상) 등이 있음

위키

피디아

편집 가능한 웹페이지로 웹사이트 상에서 콘텐츠를 추가하고 정보를 편집하여 

공동의 문자나 데이터베이스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로 약 130
만 개 이상의 영문문서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스를 들 수 있음

팟캐스트
방송(broadcasting)과 아이팟(iPod)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이 새로운 

오디오파일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10).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p. 93을 토대로 일부 수정.

<표 2-2> 소셜 미디어의 유형

이보다 앞서 노기영(2006)은 소셜 미디어 각각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8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고 있다. 노기영(2006)의 소셜 미디어 구분은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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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분류 설명 서비스

프로필 기반
특정 사용자나 분야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 페

이스북

비즈니스 기반
업무나 사업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인 비즈니스 중심의 서비스

링크나우, 링크드인, 비즈스

페이스

블로그 기반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소셜 네

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네이트통, 윈도우 라이브 스

페이스, 티스토리

버티컬
포토, 동영상, 리뷰 등 특정 분야의 버티컬 

UCC 중심의 서비스
유튜브, 딜리셔스, 아프리카

협업 기반 공동 창작, 협업 기반의 서비스 위키피디아

커뮤니케이션 

중심

채팅, 메일, 비디오, 컨퍼런싱 등 사용자간 

연결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서비스

미보, 이버디, 세이클럽-타키, 
네이트온

관심주제 기반
분야별로 관심 주제에 따라 특화된 네트워

크 서비스

도그스터, 와인로그, 트렌드

마이크로 

블로깅

짧은 단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대형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서비스

트위터, 팀블러, 미투데이, 
파운스

자료: 노기영 (2008). 뉴미디어의 의사소통성과 쌍방향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 56-57 재
정리.

<표 2-3> 소셜 미디어의 기능별 유형

한편, 뉴손, 호가튼과 패튼(Newson, Houghton, & Patten, 2009)은 소셜 미디어의 카테고

리를 사이트의 기능을 중심으로 블로그,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 위키피디아, 팟캐스팅

과 비디오캐스팅, 가상공간 서비스 사이트, 소셜 북마킹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프코

와 브레이크(Safko & Brake, 2009)는 개별 사이트가 다루는 콘텐츠 형태나 내용 그리고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사회적 네트워킹 사이트, 정보 공표 사이트, 

사진 공유, 오디오, 비디오, 마이크로 블로그, 라이브 캐스팅, 가상공간, 게임, 정보 집적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위키피디아에서는 대분류와 소분류를 제공하고 있

는데, 대분류 영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협업, 멀티미디어, 리뷰 & 오피니언, 엔터테인먼

트,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분류를 종합한 것이 <표 2-4>이다. 커뮤니케

이션 모델은 주로 의사소통을 중심기능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를 말하고, 협업 모델은 

이용자의 정보공유 및 공동 생산에 초점을 둔 경우를 말한다. 콘텐츠 공유 모델은 콘텐



- 13 -

츠의 전파와 유통에 초점을 둔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모델은 오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구분 서비스 유형 해외 사이트 국내 사이트

커뮤니케이션 

모델

Blog
Blogger, LiveJournal, Open Diary, 
TypePad, WorldPress, Vox, 
ExpressionEngine

포털 블로그, 이글

루스, 티스토리

Micro Blog Twitter, Plurk, Jaiku 미투데이, 토씨

Social
networking

Facebook, Myspace, Bebo, Linkedin, 
Orkut, Skyrock, Ning, Elgg

싸이월드, 아이러브

스쿨

Event networking Upcoming, Eventful, Meetup.com

협업 모델

Wikis Wikipedia, PBwiki, wetpaint

Social 
bookmarking
(or tagging)

Delicious, StumbleUpon, Google 
Reader, CiteUlike

네이버 북마크, 마

가린

Social news Digg, Mixx,Reddit 다음 뷰

Review & 
Opinion sites

epinions, Yelp, City-data
디시인사이드, 아고

라

Community Q&A
Yahoo! Answers, WikiAnswers, 
Askville, Google Answers

네이버 지식iN, 네

이트 Q&A

콘텐츠 공유 

모델

Photo sharing
Flickr, Zooomr, Photobucket, 
Smugmug

Video sharing YouTube, Vimeo 판도라TV, 엠군

Livecasting
Ustream.tv, Justin.tv, Stickam, 
bizbuzztour.com

아프리카

Audio & Music 
sharing

벅스뮤직

엔터테인먼트 

모델

Virtual worlds
Second Life, The Sims Online, 
Forterra

누리엔

Game sharing 
& play

Miniclip, Kongregate

자료: 최민재 (2010).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구. 한국언

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p. 12 소셜 미디어 유형.을 토대로 일부 수정.

<표 2-4> 소셜 미디어의 서비스 특징별 유형



- 14 -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를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소셜 뉴스, 소셜 평가, 마이

크로 블로깅, 소셜 북마킹, 소셜 Q&A, 비디오 공유, 이미지 공유, 소셜 검색, 전문가 네

트워크, 틈새 커뮤니티, 소셜 전자우편, 코멘트 커뮤니티, 지역 소셜 미디어 사이트, 팟

캐스팅 커뮤니티, 블로그 네트워크, 프레젠테이션 공유 사이트, 콘텐츠 중심 커뮤니티, 

제품 중심 커뮤니티, 리뷰&추천 사이트, 기타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이규정, 이동훈, 

차재필, 2009).

이들 유형을 정리하면, 관계형, 소통형, 협업형, 공유형의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이

규정, 이동훈, 차재필, 2009). 관계형 소셜 미디어는 인적 연결 기능이 주요 기능이고, 

소통형은 공표성에 초점을 두며, 협업형은 정보의 공동생산, 공유형은 동영상이나 이미

지, 팟캐스트와 같은 음원의 공유와 관련된다([그림 2-1] 참고).

자료: 이규정, 이동훈, 차재필 (2010).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법제도적 시사점. 한국정보화

진흥원 연구보고서, p. 10.

[그림 2-1] 소셜 미디어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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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로그는 web과 log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웹에 기록하는 일기나 일지를 의미한다. 블로그는 개인 홈페이지에 비해 만들

기가 쉽고 관리가 용이하며 등록된 글이 시간 순으로 표시되고 개인의 일지 형식으로 

운영된다. 블로그의 경우, 현재 국내에만 약 2천 만 개 이상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포털사이트에서도 뉴스보다 블로그 검색이 우선시되고 있다. 또한 신제품 출시나 새로

운 콘텐츠에 대한 휴기 게재 등으로 블로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

는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블로그의 특성상 상호작용이 빠르게 일어

나기 때문이며, 현재 소셜 미디어 중에서는 블로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블로그는 개인 네트워크의 확장이나 강화를 위한 사적인 공간의 역할인 관계지향 차원

과 개인의 시각을 담고 있는 미디어로서 공적 정보획득이라는 정보지향 차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노기영, 이미영, 2005).

UCC는 원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아마추어가 만들어낸 모든 제작물을 

의미하지만, 국내에서는 판도라TV나 유튜브 등의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형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김남이, 이수범, 2011). 이러한 형태를 콘텐츠 커뮤니티라고 한다.

위키는 누구나 제약 없이 여러 사람이 쓴 하이퍼텍스트를 의미하며 글쓴이 모두가 저

작권자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위키백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어 위키

백과와 노스모크가 대표적인 위키 서비스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블로거가 한두 문장 정도의 단편적 정보를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

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의 새로운 통신 방식으로, 실시간

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블로그와 메신저의 결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는 용이성 때문에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

적인 마이크로 블로그로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이 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한 두 문장의 단문 텍스트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며, 링크를 통해 이미지나 

동영상 업로드 또한 가능하다. 이처럼 가벼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이용자들은 그들

의 활동이나 의견 등을 지인 및 대중과 공유하거나 전파하고 있다(Java, Finin, Song, & 

Tseng, 2007). 또한 최근 부상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신속성이 더해져 누구나 쉽고 빠르

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기존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1대 다수로 접속이 용이하

고 시공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마이크로 블로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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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SNS는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로 1인 미디어,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

념인데, 친구관계를 넓힐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다. 국내에서는 싸이월드

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이 널리 쓰이

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블로그와 SNS의 구분이 모호해져 마이크로 블로그 또한 

SNS의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팟캐스트는 방송(broadcasting)과 아이팟(ipod)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새로운 오디오 파일(주로 MP3)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거

나 듣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자동으로 MP3 플레이어나 사용자들의 PC로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게 된 2004년 말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들은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해 공중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한 사람이 한 소셜 미디어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을 연계해 

이용함으로써 콘텐츠의 확산 또한 빠르게 그리고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럿거스대 

연구진은 트위터 유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포머(meformer)’라는 신조어를 

소개했다. ‘나’를 의미하는 me와 ‘정보제공자’를 의미하는 informer의 합성어로, 비록 정

보의 활용가치가 떨어지지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특

성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했다. 블로그 등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 인포머와는 대조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용한 

정보 이외에도 개인의 일상이나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제공하는데 능동적이며, 특히 

유명인일수록 실명을 밝히고 자신의 일상이나 정보를 타인들과 공유하는데 적극적이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림으로써 기존의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활동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공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자신의 메시지

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이용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대중매체의 탄생은 급격한 시

대적 변화와 함께 사회 구성원간의 새로운 소통방식의 필요성에서 기술혁신이 추동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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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진보해왔고 또 새로운 

양식과 아이디어를 담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창출해왔다(설진아, 2009). 최근 가장 주

목받는 소셜 미디어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

다. 소셜 미디어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로 빠른 확산속도를 들 수 있다. 미

디어 확산속도의 기준이 되는 5,000만 명의 이용자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라

디오는 38년, 텔레비전은 14년, 인터넷은 4년 걸린 반면, 소셜 미디어의 한 종류인 페이

스북은 불과 1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전의 다른 미디어와 비교해 볼 때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소셜 미디어는 기술의 진보가 커

뮤니케이션 과정의 대변혁을 초래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영향력 있는 매스미디어로 자

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이용의 원인, 현상,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의 확산과 이용 관점에 대한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1) 개혁의 확산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 채택에 관한 연구들이 가장 주요하게 채택하고 있는 이론적 배

경으로 로저스(Rogers, 1995)의 ‘개혁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개혁’이란 개인 혹은 개혁

을 채택하는 주체에 의해 새로운 것, 즉 지각되는 사고, 실천, 혹은 대상으로, ‘기존방법

이나 사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이며, ‘확산’은 

개혁이 어떤 채널을 통해 사회시스템의 구성원들에게 시간을 두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Rogers(1995)는 개혁 채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대적 

이익(relative advantage)과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시험가능성(trialability), 

관찰가능성(observability)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상대적 이익은 어떤 개혁이 기존의 

것보다 우월해 보이는 정도이고, 적합성은 개혁이 기존의 가치와 과거의 경험 혹은 잠

재욕구와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복잡성은 개혁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렵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말하며, 시험가능성은 개혁이 실제로 사용되는 정도를 말

하고, 관찰가능성은 어떤 개혁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Rogers(1995)는 이들 요인 가운데 복잡성이 적으면 다른 개혁보다 더 빨리 채택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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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였다.

요인 설명

상대적 이익 개혁이 기존의 것보다 더 좋게 인식되는 정도

적합성
개혁이 과거의 경험이나 가치와 얼마나 유사하거나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

한 인식의 정도

복잡성 개혁에 대한 어려움의 인식 정도

시험가능성 개혁이 실제로 시험되고 있는 정도

관찰가능성 개혁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쉽게 보이는가에 대한 인식 정도

자료: 오미영, 정인숙 (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재정

리.

<표 2-5> 개혁 채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Rosers(1995)는 개혁의 채택률에 따라 개인 및 의사결정 기관을 개혁자(innovators), 초

기 채택자(early adopters), 초기 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지체자

(laggards)로 분류하였으며, 개혁 확산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였다.

[1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2단계] 개혁은 극소수의 개혁자 또는 초기 채택자에 의해 채택된다

[3단계] 의견지도자가 개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친구들이나 추종자를 부추긴다

[4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혁을 채택한 후 지체자들이 변화를 보인다

자료: 오미영, 정인숙 (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재정리

[그림 2-2] 개혁 확산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개혁 확산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특히 개혁자 또는 초기 채택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이들이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보다 먼저 수용을 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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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보다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후의 수용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집단 내

에서 개혁자 및 초기 채택자에 의한 영향이 소셜 미디어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보기술수용모형

미디어 이용 확산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으로는 ‘정보기술수용모

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정보

기술을 수용 혹은 거부하는가’ 하는 것은 정보기술 구현 성공에 관심 있는 학자들에 의

해 연구의 주요 초점이 되어왔는데(정경수, 박순창, 김병곤, 1999), Saga & Zmud(1994)는 

정보기술수용의 본질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에 대한 분석에서 정보기술수용

모형이 사용자 수용에 관한 기존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보고하였다.

정보기술수용모형은 Ajzen & Fishbein(1980)의 이성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수정하여 기술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변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미디어의 이용 및 확산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정보기술수용모형에는 다양

한 외부변인들과 더불어 인지된 이용 편리성, 인지된 유용성, 태도, 행동의도, 행동을 포

함되어 있다. Davis(1989)는 자기효능이론(Self-Efficacy)과 개혁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의 관점을 적용하여 기술사용 의도와 기술사용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소로 ‘인

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이용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 개념을 

도입하여 이성적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기술 이용자의 행위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인지

된 유용성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고, 인지된 이용편리성은 ‘어떤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

지 않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보기술수용모형에 따르면 기술은 이용하기 쉬울수

록, 유용하다고 인지하면 할수록 이용에 대한 태도와 의도는 더 긍정적으로 되고 기술

의 이용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행동의도는 실제 이용행위 유발의 전조로 간주되고, 

이것은 기술사용의 직접적인 결정요소가 된다(윤승욱, 2004). 따라서 정보기술수용모형

의 핵심의도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 혹은 거부를 결정하는 내적인 신념, 태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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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보기술수

용모형은 이용과 충족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용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과 개

혁확산을 위한 혁신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밝혀내는데 유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신명희, 김창숙, 2006).

외부변수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편리성

태도 행동 의도 행동

자료: Davis, F. D., Bagozzi, R. P. & Warshaw, P. R. (1989).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Models. Management Science, 35(8). p. 997.

[그림 2-3] 정보기술수용모형

정보기술수용모형은 주로 조직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

어 왔는데, 연구가 거듭되면서 사람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가 결

여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애착

(Malhotra & Galletta, 1999)이나 즐거움(Kwon & Chidambaram, 2000) 등의 변수를 추가하

거나 인지적 도구(cognitive instrument) 프로세스 및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프로세

스와 관련된 요인들이 외부변수로 추가되어 확장된 정보기술수용모형(Venkatesh & 

Davis, 2000)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직에서의 정보기술수용을 넘어서 정보가전이나 개인

미디어 등에 적용한 연구(유효식, 최훈, 김진우, 2002; 윤승욱, 2004)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들은 주요변인인 인지된 이용편리성, 인지된 유용성, 이용의도는 그대로 포함

하면서 주관적 규범, 행위 통제, 태도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수용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신명희, 김창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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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How 
popular

Facebook
 가입자: 350만명 (2011/5)
 100대 상장기업의 29% 이용 (2009/7)

Twitter

 가입자: 570만명 (2011/5)
 100대 상장기업의 37% 이용 (2009/7)
 B2C기업의 절반이상인 55%가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 공식트위터를 개설한 국내기업체는 1000여 곳 이상 

추정

YouTube  월 순방문자 수: 321만명 국내 1위 (2009/10)

Businesses 
Usage

Facebook / 
Twitter

 제품 마케팅 /프로모션 / 고객 서비스

 채용 / 기업 명성관리 / 내부 커뮤니케이션

YouTube
 제품 마케팅/프로모션

 초기에는 글과 사진 위주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Entertainment 

<표 2-6> 국내 소셜 미디어 가입자 규모 및 이용행태

제 절 국내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특성

1.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2011년 10월 소셜 미디어 리서치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로 대표되는 페이스북과 트위

터, 유튜브의 국내 가입자는 페이스북이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350만 명1), 트위터가 

570만 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의 경우에는 2009년 10월 기준 월 방문자가 

32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10년 현재 인터넷 이용자 대비 페이스북 

가입자가 46.85%에 이르고 있고, 국내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2010년 12월 211만 3,500

명으로 6개월 전인 2010년 6월보다 121만 5,940명이 늘어 57.5%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 5월에는 140만 정도가 더 늘었다(www.facebookbaker.com). 이렇게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가입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가

입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용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소셜 미디어 가입자 규모 및 이용행태는 <표 2-6>과 같다.

1) 2010년 인터넷 이용자가 약 49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페이스북 가입자는 인터

넷 이용자의 약 7.2%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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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UCC)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점차 동영상 위주의 정보제공 콘텐

츠(Information UCC)로 발전, 최근에는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UCC의 유통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UCC 생산과 소비지형이 모바일로 확장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

간성, 현장성이 강화되면서 그에 부합하는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음

User 
Activity

Facebook / 
Twitter

 SNS 사용 주 목적: 주변 인맥과의 커뮤니케이션(84.6%)> 새로운 

정보 취득> 잠깐의 사색 또는 일기 기록> 개인 자료 및 사진관

리 순

 SNS사용자 10명 중 8명은 SNS상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참여 

경험이 있음

 SNS에서 맺고 있는 관계 중 기업 SNS 비율은 ‘20%미만(66%)’, 
‘20%이상~40%미만(20.2%)’으로 나타남

 SNS상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참여 경험은 ‘아주 간단하게 참

여 가능한 이벤트만 참여(63.2%)’하는 편

 기업 SNS를 따르는 이유

1. 프로모션이나 특별한 혜택

2.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3. 엔터테인먼트

4. 기업문화나 환경, 책임감, 직원 등에 대한관심

YouTube

 UCC 이용자는 주평균 이용시간: 4.7시간

 이용하는 UCC형태: 동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플래쉬> 음악·
효과음 등의 순

 이용하는 UCC성격: 엽기·유머·패러디 등 재미있는 UCC> 취미·
여가 관심분야> 연예인, 유명인사 관련

 UCC이용자의 40% 이상이 UCC에 대한 의견 등의 댓글 작성, 
'UCC에 대한 평가 참여, 친구 등 지인에게 추천하거나 보내줌  
등의 UCC 유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2011 소셜 미디어 리서치, http://www.seri.org/kz/kzBndbV.html?ucgb= KZBNDB 
&no=113725& cateno=4

또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규모 및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 스마트폰 가

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일평균 스마트폰 트래픽은 

271MB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9년부

터 급속도고 보급되면서 전체적인 미디어 지형과 이용행태가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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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으로는 정보검색 및 웹서핑이 88%로 가장 많은 이용을 나타냈으며, 스마트폰 이

용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그림 2-4] 참고).

How popular User Activity

 스마트폰 가입자: 2011년 10월 기준 2천
만명 이상

 1인당 스마트폰 트래픽: 일평균 271MB, 
세계 최고 수준

 ‘정보검색 또는 일반적인 웹서핑(88.0%)’이 

1위, ‘알람, 시계(85.4%)’, ‘음악 듣기

(80.5%)’, ‘채팅ㆍ메신저(79.6%)’, ‘달력, 일
정관리(78.2%)’, ‘게임ㆍ오락(70.4%)’, ‘지도

서비스(70.4%)’ 등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음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 현황: 스마트폰 이

용자 대부분(91.2%)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

터넷을 이용,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75.7분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 현황: 스마트폰 

이용자의 87.1%가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 일평균 SNS 이용 시간은 1.9시간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행태: 스마

트폰 이용자의 76.9%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 이 중 

41.0%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이용량이 감소’한 것

으로 조사됨

 스마트폰 광고 이용 현황: 스마트폰 광고 

유형 중 ‘배너광고’를 접하거나 내용을 확

인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각각 53.5%, 27.8%). 다음으로 

‘검색광고(접한 경험 43.5%, 내용 확인 경

험 21.5%)’, ‘메시지광고(접한 경험 39.4%, 
내용 확인 경험 21.1%)’ 등의 순

자료: 2011 소셜 미디어 리서치, http://www.seri.org/kz/kzBndbV.html? ucgb= KZBNDB 
&no=113725& cateno=4

<표 2-7>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가입자 규모 및 이용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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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일부 편집.

[그림 2-4]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목적

이러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이론이 바로 이용과 충족 이론

(The theory of uses and gratifications)이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

은 과연 미디어를 어떻게, 왜 이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용과 충족 이

론은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1959년 카츠(Katz)

에 의해 제안된 이용과 충족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용자의 능동성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에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

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둔 이용자 기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성동규, 박상호, 2006). 

미디어 이용자가 미디어 내용을 어떻게 이용하며 미디어 내용으로부터 어떠한 충족을 

얻는지에 관한 것이 이용과 충족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과 충족의 기본 가정은 첫째, 이용자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미디어 이용의 대부분

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미디어 접촉 유형이 미디어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용자

가 욕구 충족과 관련된 미디어 선택의 결정권을 가진다. 셋째, 미디어는 욕구충족에 이

용되는 다른 정보원들과 경쟁한다. 이는 미디어가 이용자에게 유일한 욕구 충족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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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대안적 기능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미디어는 이

용자에 의해 제공된 자료로부터 파생된 것일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동기를 표현할 만큼 친국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추출된 자료는 이용자들의 흥미나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이정춘, 1986).

이용과 충족 접근에서는 수용자가 왜 미디어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

는데, 카츠 등(Katz, et al., 1973)은 미디어 이용동기를 인지적 욕구, 감정적 용구, 개인 

통합적 욕구, 사회 통합적 욕구, 현실도피 욕구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욕구는 

외부정보의 검색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감정적 욕구는 미의 추구와 오락적 

경험을 위한 것이며, 개인 통합적 욕구는 신뢰감, 자신감, 개인적 지위 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통합적 욕구는 가족과 혈연이나 지연 집단에 교섭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도피 욕구는 현실도피나 긴장완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를 의미한다. 블럼러(Blumler, 1979)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미디어 이용동기를 인지

적 동기, 오락적 동기, 개인적 정체성 동기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인지적 동기는 미디

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오락적 동기는 기분전환이나 현실로부터의 도

피 욕구를 의미하며, 개인적 정체성 동기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타인과의 교류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맥퀘일(McQuail, 1972)도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동

기를 정보추구적 동기, 자기 확인적 동기, 대인적 동기, 오락적 동기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이용과 충족 접근은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이용에 대해서 가장 활

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심성욱, 김운한, 2011). 루빈(Rubin, 1993)은 텔레비전 시청

동기 연구에서 정보, 학습, 오락, 경제성, 편리성, 동반자의 역할, 휴식, 시간 때우기, 흥

분, 대화거리, 습관적 이용, 행동지침, 도피, 광고시청,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뉴미디어 관련해서도 이용과 충족은 많이 적용되었는데, 파파차라시와 루빈(Papacharassi 

& Rubin, 2000)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인간 효용요인, 시

간보내기, 정보추구, 편리성, 오락성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인터넷의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예: 김병선, 2003; Jeffers & Atkin, 1996), DMB의 이용동기에 관한 연

구(남종훈, 2007; 전범수, 김정기, 2006), 블로그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이기

동 외, 2006), T-Commerce의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이승희, 이은옥, 박수경, 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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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소셜 미디어의 이용동기와 관련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김남이, 이수

범(2011)은 라이프스타일이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이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는데,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로 관계중심, 유희추구, 정보중심, 보상추구의 4가지 요인

이 발견되었으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정보생산형, 정보확산형, 정

보획득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심성욱, 김운한(2011)은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가 소셜 미디어 광고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대학생들은 사회적 연결, 

콘텐츠 이용, 네트워크 검색, 오락추구와 실용적인 목적에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

었으며, 소셜 미디어 광고 이용에서는 신뢰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쿠퍼와 탱(Cooper & Tang, 2009)은 미디어 선택과 이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이용과 충족접근을 통해 개인적 

결정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수용자를 능동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주체로 개념화하

고, 개인적 동기, 특징, 선호가 미디어 이용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

한 관점을 토대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미디어 노출이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두 번째는 시청 가능성, 미디어 접근

성, 편성 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구조적 결정 요인이 수용자 규

모 및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요인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종합하여 거시적 수준에서 미디어 이용 패턴을 설명해보이려는 특징을 갖는

다. 미디어 선택과 이용에 대한 연구결과와 관점을 종합해보면, 수용자 입장의 이용과 

충족은 개인의 결정요인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거시적인 관점이 구조적 요

인 분석 역시 개인이 아닌 외부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관점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와 관계대상 집단

미디어에 대한 태도 및 이용동기는 미디어 이용 형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이용동기 및 태도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 형태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욕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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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 관계를 확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따라서 필연적으

로 ‘모르는 사람’까지 자신의 관계 영역을 확장해야 함을 의미한다(윤덕환, 2010). 이에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의 원인이 되는 이용동기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서의 

관계대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사회 연결망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을 뜻하는데,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 관계망을 의미한

다. 또한 사회 연결망 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계적 개념(relational concept of man)을 바탕

으로 인간의 행위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형태의 연결망 안에 속해 

있는 행위자의 위치가 해당 연결망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 효용, 행위에 대한 보

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김상국, 2011).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소

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온라인’ 사회 연결망은 실생활 혹은 ‘오프라인’ 사회 연

결망과 유사하기도 하고 차별적이기도 하다. 즉, 사회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

케이션의 속성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다르다(송현주, 2011).

인터넷 상에서의 관계 형성에서 커뮤니티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커뮤니티서

비스는 현재까지도 소통을 위한 양적, 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는 입소문 마케팅을 일으키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비영리적으로는 개인들의 학문

적, 일상적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2010년 

2월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0명중 8명가량은 현재 인터

넷 카페 및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다. 이 비율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결과로 

가입률만을 놓고 보면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공통의 관심사’

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

티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가입분야, 선호분야, 운영분야가 대체

로 ‘친목’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러한 친목관련분야는 선호하는 카페 및 커뮤니티와 직

접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윤덕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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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trendmonitor.co.kr

[그림 2-5]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분야

2009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소통 조사결과를 보면, 커

뮤니티 뿐 아니라 메신저, 블로그, 네트워크 게임 등 사회적 소통을 위한 활동량에 있어

서도 한국이 다른 3개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0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

는 커뮤니티 분야 조사에서는 중국의 경우 ‘쇼핑’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가장 많은 사람

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게임’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경우 ‘익숙한’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바로 앞서 얘기한 ‘친목’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4개국 소비자들 중에 가장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4개국 소비자들의 선호커뮤니티 분야나 직접운영 커뮤니티 분야에서도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친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윤덕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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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윤덕환 (2010). 한국인이 생각하는 SNS의 의미, 활용 그리고 트위터의 미래. KT경제

경영연구소 『이슈 & 트랜드』, p. 5.

[그림 2-6]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사회적 소통 활동량

자료: 윤덕환 (2010). 한국인이 생각하는 SNS의 의미, 활용 그리고 트위터의 미래. KT경제

경영연구소 『이슈 & 트랜드』, p. 5.

[그림 2-7]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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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 미디어의 이용동기와 관계 대상

소셜 미디어의 이용과 관련된 특성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이용동기 및 이용행태

와 더불어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 대상을 들 수 있다. 국내 마이크로 블

로그 이용자들의 이용동기가 정보습득이 81.2%,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경

우 66.1%,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35.4%, 시사/현안 문제 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위한 경우 26.4%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이용 목적은 정보습득 및 교류 

58.2%, 커뮤니케이션 55.6%, 친교·교제 44.9%, 오락·여가 34.6% 순으로 나타났다(방송통

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이런 결과를 통해 국내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들

은 정보습득 및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 블로그 가입자의 87.9%가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주로 관계를 맺는 대상자로는 친구, 선·후배 64.7%, 취미·관심사가 같은 사람들 

51.6%, 가족 및 친지 4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1인 평균 78.8명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중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 새롭게 관계를 맺은 대상은 1인 평균 47.4명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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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실태 조사.

[그림 2-8] 국내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들의 이용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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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실태 조사.

[그림 2-9] 국내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들의 관계 대상

3.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사회이슈

소셜 미디어와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를 구분 짓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스 미

디어에 비해 소셜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덜 비싸며, 누구나 정보를 게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도구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스 미디어는 정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달리, 소셜 미디어는 간단한 도구나 기술로 

가능하다. 소셜 미디어와 매스 미디어의 중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Wikipedi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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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내용

접근성

(Accessibility)

매스 미디어는 전형적으로 개인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 혹은 무비용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

능하다.

유용성

(Usability)

매스 미디어의 생산은 전문화된 기술과 훈련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가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최신성

(Recency)

매스 미디어가 생산하는 커뮤니케이션 발생 시차는 며칠, 몇 주에서부터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비해 소셜 미디어는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영속성

(Permanance)

매스 미디어는 한번 제작되면 변경이 어렵다. 예를 들어 잡지가 발간되어 

배포된 이후에는 기사의 수정이 어렵지만, 소셜 미디어는 즉각적으로 편

집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표 2-8> 소셜 미디어와 매스 미디어의 중요 차이점

최근의 소셜 미디어 중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트위터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일종

으로, 기존의 블로그와 SMS, 메신저, 커뮤니티의 장점을 잘 흡수한 변형된 소셜 미디어

로서, 지구상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정보와 이야기 중에서 자신과 관계가 

있고 알고 싶은 이야기만을 볼 수 있는 수용자의 선택성을 강화시킨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는 기존의 SNS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송신자와 수신자의 개별적

인 필요나 요구에 맞추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포지셔닝

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트위터의 또 다른 특징은 주목도(awareness)에 있다. 트위터는 짧은 단문으로 이동성에 

강점을 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강화시킨 소형 블로그인 것이다. 따라서 트위터는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자신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

용자의 허가유무에 상관없이 추종하는 관계를 맺어 팔로어(follower)가 될 수 있다. 미국

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오프라 윈프리, 브리티니 스피어스 등의 연예인에서부

터 FCC와 같은 정부기구도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설가 이외수를 

비롯해 김연아 선수, 개그맨 김제동, 가수 이효리, 정치인 노회찬, 기업인 정용진 등이 

트위터를 이용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유명인들의 트위터를 팔로우한 사람들은 유

명인들이 자신의 활동내용을 트윗한 경우 바로 접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



- 34 -

다. 트위터는 대화 상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여러 명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의 리트윗을 통해 이야기가 전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SNS

와는 다른 확장방식을 가지고 있어 구속력이 거의 없고 관계 맺기가 더 자유롭다. 이런 

이유로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 시 현장감 있고 신속한 전파력으로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 혹은 정부의 PR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

로 블로그는 소비자의 반응에 민감한 국내외 제품 및 서비스 기업들의 소통 채널로 마

케팅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트위터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거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개인과 개인 사

이에 직접 전달되고 유통된다. 중국의 위구르 사태나 이란의 대선 직후 벌어진 시위상

황이 전세계에 알려진 것도 트위터 덕분이었으며, 일본의 원전 관련 뉴스도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바 있다. 따라서 재난상황에서 후방 채널로서 개인에 의해서 정보

를 공유, 전파하거나 시민 저널리즘의 확장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

다.

구분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블로그 카페

정보유형 텍스트 위주 텍스트/사진 텍스트/사진 텍스트/사진 텍스트/사진

정보특징 단순/개인적 단순/개인적 단순/개인적 복잡/전문적 복잡/일부 전문적

접촉수단 웹, 모바일 웹, 모바일
주로 웹, 

모바일 일부
주로 웹 주로 웹

관계맺기 일방적 쌍방 허락 쌍방 허락 일방/쌍방가능 카페 가입

정보확산 매우 빠른 편 빠른 편 빠른 편 보통 카페 내 확산

광고여부 BM 없음 광고 도토리/광고 광고 광고

자료: 황혜정 (2009). 트위터, 기업과 고객소통 채널될까,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hght, 7월 29일자, 일부 수정.

<표 2-9> 트위터와 SNS의 비교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와 정보격차(information gap)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보격차란 

뉴미디어의 도입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보의 불평등 현상을 가리킨다. 티치노, 도나휴, 

올리엔(Tichenor, Donahue, & Olien, 1970)은 뉴미디어는 정보 부자(the information-ric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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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빈자(the information-poor)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기보다는 더욱더 확대시킨다고 주장

했다. 한 사회체계 속에 정보 입력이 증가할 때 각 계층의 인구 중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보다 정보를 빨리 얻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 두 계층 간

의 지식의 격차현상은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보격차가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원인은 뉴미디어의 불평등한 보급과 이용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뉴미디어가 사회에 도입되더라도 그것이 모든 개인들에게 

바로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에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확장되었는데, 디지털 디바

이드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선진국인 미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용이한 고소득층과 이것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사이의 정보격차가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는 등 디지털 평등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핵심은 정보지식 기술의 초기 도입기에는 접근 가능자와 불가능

자의 격차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정보지식 기술이 보급, 진행됨에 따라 이용수

준, 이용의 질에 따른 격차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뉴미디어의 

보급과 접근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과 비장애인,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터넷 등 뉴미디어 이용에 대한 정보격차 연구

들(김봉섭, 김정미, 2009; 김지혜, 정익준, 2010; 남수정, 2011)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과 정보격차 연구(이준, 2009)도 보고되었다. 지식과 정보가 

사회적 평등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념은 사회철학에서 하나의 희망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의 완전한 실현이란 불가능한 것이며 이는 경험적 연구의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는 디지털 환경을 기

본으로 운영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은 사회의 발전을 앞당기고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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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셜 미디어의 진화와 전망

소셜 미디어는 전세계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적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수용자에게 미디어 선택에 대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의 주도권을 과거보다 미디어 사용자에게 더 많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매체 

이용환경에서 인터넷 이용 증가와 시민성 함양효과의 관계를 분석한 이준웅(2009)의 연

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은 시민 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인터넷의 교

류적 이용이 공공성 신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이용

행위 양상을 볼 때 인터넷 교류, 토론, 검색 등을 많이 할수록 시민적 능력과 덕성 함양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공론장으로서 블로그의 가능성을 타진

한 많은 연구들은 블로그가 공간 내 유사 의견의 집중화 현상과 일방향적이라는 단점에

도 불구하고 숙의적, 교류적 소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

인하고 있다(이동훈, 2009). 공간의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의견들의 교류속도와 

확산속도는 최신 이슈를 대상으로 한 공론장의 역할도 무리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

나 마이크로 블로그의 경우에도 민주화 채널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박노

일, 윤영철, 2008). 따라서 블로거들의 참여 정도가 소셜 미디어의 저널리즘적 가치와 

활동범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도 트위터를 독자나 시청자들과의 커

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취재원을 관리하고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새로운 소

통창구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로 블로그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면, 트위

터 상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개그맨 강호

동씨의 근황을 한 블로거가 유포하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짧은 텍스트 안에서 논

리적인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리트윗을 통하여 한번 올린 글이 지인이나 팔로어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의 경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또한 각종 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한 후보자 및 유권자들 간의 흑색선전 등의 올바

르지 않은 선거문화의 확산도 우려된다. 트위터 계정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 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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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관련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사회문화

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이버 범죄 수사에 대한 법적, 정책적, 사

회적 범위와 예방에 대한 합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마이크로 블로그에서도 

아직까지 소수의 사용자가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정보유통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마이크로 블로깅이 개인의 마케팅 도구나 특정 소수의 조직이나 기업의 

광고채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와 도전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 집단인 C세대(content generation)과 D세대

(digital native)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과 소비시장의 트렌드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디

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C세대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다른 소비자와 공

유함으로서 확산을 시킨다. 이들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다시 D세대라고 할 수 있는

데, 국가 차원을 벗어나 공통된 특성과 개성을 가진 젊은 층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

을 활용해 문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다른 글로벌한 소비자들에게 확산시키는 프로

슈머(prosumer)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문화소비 

시장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현 시대를 이른바 T(Twitter), 

G(Google), I(iPhone), F(Facebook) 시대라고 한다. 종이에 갇혀있던 신문/잡지/책의 출판산

업이 스마트폰과 패드로 진화 중이며, 자신의 기호를 자유롭게 드러내고 ‘친구맺기’와 

‘팔로워’같은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추

세다. KT경영경제연구소(2011)에 의하면, 18~29세 층에서는 최근 인터넷매체가 TV매체

를 추월하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가 가져올 성장

은 주목해야 하지만, 그 변화는 매스미디어의 잠식이 아닌 공존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소셜 미디어를 등장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에는 개인 홈페이지, 2000년에는 

블로그, 2004년에는 페이스북, 2006년에는 트위터가 등장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개인 

홈페이지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상당부분 블로그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트위터의 이용으

로 많은 이용자들은 이제 블로그에 소홀하게 되었다고 한다(KT경제경영연구소, 2011).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이용에 투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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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24시간이라는 유한한 시간이고, 보다 자극적인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로그의 경우 개인이 쓰고 싶은 글과 사진 등을 양에 제한받지 않고 

보관하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

인다.

페이스북은 인맥 DB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트위터

보다 더 개인적이면서 친 하게 관계맺기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반면, 트위터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멀티 브로드캐스팅과 퍼스널캐스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마이크로 

블로그와 SNS는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제 절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현황 및 특성

1. 외국인 이주민의 SNS 이용현황 및 특성

외국인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연구 및 보고서들은 이제까지 대부분 전통적

인 4대 매체인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한정되어 왔다. 2000년 이후에서 최근

에 이르기까지는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이용과 확산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SNS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SNS가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SNS와 관련된 연구들은 2010년 이후에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그나마도 내국인의 이용동기와 이용행태 등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연구로 서효봉, 서

창갑(2011)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SNS 활용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에서도 인

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SNS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SNS의 이용 

및 사회적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SNS 활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생의 SNS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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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활용수준은 중국 본국의 동일 연령층의 인지도 및 활용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중국에서 사용해왔던 SNS 사이트의 서

비스를 지속시키고 있었다. 유학 초기에는 한국인 친구가 없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중

국 친구와의 지속적 연락을 목적으로 하다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나고 한국인 친구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SNS에 가입하여 이를 이

용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도록 정책개발이 매우 절

실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실태와 문화적응과 관련한 임지혜, 최

정화(2009)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인터넷과 블로그를 포함한 미디어 이용이 

한국에서의 문화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미디어의 활용과 문화적응 간의 관계는 문화적 행태학습, 정서적 욕구 충

족, 사회정체감 형성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현지

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

식들,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적 담론형성에의 참여를 통해 타지

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가 

중립적인 매체가 아니라 유학생들의 관점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시사하며,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학습을 경험하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밖에 정보격차 차원에서 젊은층과 노년층, 비장애인과 장애인, 부유층과 빈곤층 등 

사회 계층의 차이에서 오는 뉴미디어의 이용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다문화가정의 2세들

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이준, 2009). 이들 연구들은 

외국인 이주민의 SNS 이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들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SNS의 이용이 사회적 계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의 격차를 심화하며 결국에

는 사회적 화합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SNS 연구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영역임을 시사한다.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SNS 관련 연구들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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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나마도 국내에 많이 입국해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시작

되고 있어, 향후 이주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주자, 이주 남편, 이주 2세 등 다양한 외

국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 이주민의 SNS 이용과 관련한 이슈

1) 정보격차와 SNS 이용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격차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

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는 우선 접근의 기회에서 

시작되며, 점차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고, 이렇게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구별되게 된다.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반복되는 악순환은 개인과 국가

차원의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안미리 외, 2010).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정

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격차는 또 다른 사회적·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교육격차를 초래

하기 때문에 부와 인적 자본의 격차로 반복될 수 있다(이상민, 2000).

이러한 이유로 볼 때 외국인 이주민의 정보격차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

본 전제가 된다 할 것인데, 외국인 이주민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국민과 비교해서 상당

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접근의 기회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신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지원 방안 연구(안미리 외, 2010)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의 컴퓨터 보유율은 61.9%, 컴퓨터 이용률은 41.3%, 인터넷 이용률 40.5%로 나

타나, 전체국민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셜 미

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접근의 기회에서 외국인 이주민과 전체국민 사이에 격차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결혼이주여성 보다 정보화수준이 열악한 외국

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

민의 정보격차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는 다문화사

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소셜 미디어 이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의 정보격

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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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전체국민 2010 결혼이주여성 대비 격차

컴퓨터 보유율 81.4% 61.9% -19.5%

컴퓨터 이용률 74.4% 41.3% -33.1%

인터넷 이용률 77.6% 40.5% -32.5%

자료: 안미리, 권성호, 차윤경, 이우영 (2010). 신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지원방안 연구. 한
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p. 85. 일부.

<표 2-10> 전체국민의 정보화 수준과 결혼이주여성의 정보화 수준

2) 외국인 이주민의 SNS 접근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정착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역량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

나 주요한 능력으로 한국어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이재분, 김혜원, 2009)에서 교육전문가집단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역량을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한국

어능력, 의사소통능력, 자녀양육지도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가장 순위가 낮은 항목

으로 정보수집·습득 및 활용 능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 이주

민들이 한국사회정착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언어사용 및 의사소통 능력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수집 및 습득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보다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의사

소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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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교육전문가집단 학부모집단

1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자녀양육지도

3 자녀양육지도 의사소통 능력

4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5 관계형성 능력 자기정체성

6 자기정체성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 능력

7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 능력 관계형성 능력

8 정보수집·습득 및 활용 능력 정보수집·습득 및 활용 능력

자료: 이재분, 김혜원 (200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 (Ⅰ):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요구분석 및 대응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표 2-1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 역량

이를 앞서 살펴본 정보격차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외국인 이주민은 정보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환경적 장애요인과 더불어 언어적 장애요인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 한

다. 이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자 교류의 장인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외국인 이

주민이 전체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 우리사회

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와의 비교에서 이러한 필요성

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한다. 일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입절차를 살펴보면, 해외

형 SNS의 경우 가입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가입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개인정보도 비

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NS의 가입절차는 해외형 SNS와 비교해 가입절

차가 다소 복잡하고, 요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많은 편이다. 이는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부분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SNS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공통으로 이

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적 이유가 존재함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이주민이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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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형 SNS 가입 절차>

<한국형 SNS 가입 절차>

[그림 2-10] 해외형 SNS와 한국형 SNS의 가입 절차 비교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슈로 다국어 지원을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현재 페이스북은 75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트위터는 22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한국

인을 주 이용대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으나,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고려한 회

원가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고객

센터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어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더 나아가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글로벌서비

스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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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facebook.com

[그림 2-11] 페이스북 지원 언어

자료: http://twitter.com

[그림 2-12] 트위터 지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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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역기능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인터넷 실명제 등이 또 다른 사회문제

인 개인정보유출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고, 이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보호법의 개

정과 2011년 12월 29일 인터넷실명제 폐지 검토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 이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3)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공개된 개인 신상정보는 위, 변

조, 오남용이 쉽고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수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

예훼손, 프라이버스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예들 들어, 2009년 6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연구팀은 페이스북에 공개된 개인 

생일을 종합하여 사회보장번호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미국의 CBS 뉴스

에서도 페이스북에 공개된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

며, 뉴욕 타임즈에서도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사생활이 야기할 사회적 부작용을 언급한 

바 있다(www.nytimes.com).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서 공개 가능한 개인 신상정보 수위를 살펴보면 <표 2-12>와 같

다. 국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에서는 대부분 가입과정의 기본설정을 통해 다양한 개인

정보의 노출이 가능해진다. 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맞춰 인터페이스를 맞춤 설계하는 과

정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개인정보의 공개법위를 기본설정 수준

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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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공개된 신상정보 및 접근 가능한 정보 수준

국내

미투데이 사진, 학교, 직장, 관심사, 지인 현황

블로그
다음 블로그: 사진, 자기소개

네이버 블로그: 이름, 성별, 생일, 별명, 지역, 취미

싸이월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혈액형, 집전화, 휴대폰, 
집주소

국외

페이스북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직장, 취미, 정치성향, 가
족이름

마이스페이스 이름, 성별, 거주지, 결혼여부, 별자리

트위터 이름, 거주지, 개인이 작성한 소개 정보

주) 개인정보 노출수위는 기본설정 기준, 지인은 인적 네트워크 현황을 의미함

자료: 이규정, 이동훈, 차재필 (2010).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법제도적 시사점. 한국정보화

진흥원 연구보고서, p. 54 재정리.

<표 2-12> 국내외 주요 SNS의 노출 가능 개인정보 현황

소셜 미디어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강점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의 

공개와 이를 활용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의도하지 않은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의 부

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SNS를 이용할 경우, 가입 단계에서부터 부족한 개인정보(개인 전화번호가 없거나 이메

일 주소가 없는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도 보

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47 -

제 절 연구개요 및 연구방법

본 조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용동기 및 행태, 장애 요인 등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특정 현상 혹은 

대상에 대해 수용자의 행동과 태도에 내포된 목적이나 동기의 다양성을 포착해 낼 수 

있으며,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 수용자의 체화된 의견을 이끌어 냄

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의 심층인터뷰는 크게 내재적 차원(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욕구), 

태도적 차원(소셜 미디어 이용 충족: 만족요인 및 불만요인), 행동적 차원(소셜 미디어 

활용도 및 장애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실시하였

다.

본 조사의 대상자 선정은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따라 연구주제와 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가2)를 먼저 섭외하여 도움을 받아 연구대상의 표본으로 가장 적합한 

대상자의 명단을 제공받았다. 조사대상자는 외국인 이주민의 국내 입국의 주요 목적에 

따라 크게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이주 2세, 유학생으로 구분하여 결혼 이주자 12명, 

이주 노동자 2명, 이주 2세 2명, 유학생 2명 등 총 18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인구통

계학적 속성은 <표 3-1>과 같다.

2)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이주민 방송 MWTV(Migrant World Television)에서 대표 및 이

주민영화제MWFF(Migrant Wolrd Film Festival)의 집행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얀마 국

적의 인물로서, 다국어 방송제작, 이주민미디어교육, 이주민 영화제 등을 비롯해 외

국인 이주민 관련 온-오프라인 단체 등에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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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번호

성(姓)
이니셜

국적 성별
출생년도

(만 연령)
유형

한국

체류기간

스마트폰

사용여부

1 F 태국 여 1974 (37)

결혼 

이주자

9년 사용

2 A 몽골 여 1973 (38) 10년 사용

3 K 중국(조선족) 여 1972 (39) 14년 사용

4 L 중국(조선족) 여 1975 (36) 9년 사용

5 H 중국(조선족) 여 1978 (33) 9년 비사용

6 N 필리핀 여 1980 (31) 6년 비사용

7 W 중국(조선족) 여 1977 (34) 7년 비사용

8 D 베트남 여 1986 (25) 5년 비사용

9 T 베트남 여 1988 (23) 3년 사용

10 N2 필리핀 여 1976 (35) 12년 비사용

11 R 베트남 여 1974 (37) 17년 사용

12 S 인도네시아 여 1976 (35) 9년 사용

13 P 중국(조선족) 여 1987 (24) 이주 

노동자

1년 사용

14 J 미국 남 1981 (30) 4년 사용

15 M 한국(母-베트남) 여 1985 (26)
이주 

2세

5년 사용

16 C
한국(母-인도네시

아)
여 2000 (11) 11년 비사용

17 S2 우즈베키스탄 남 1988 (23)
유학생

6년 사용

18 O 중국(한족) 여 1986 (25) 4년 비사용

<표 3-1> 심층인터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자료수집은 조사대상자가 외국인 이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및 SNS에 대한 정의 및 범위와 면접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한 후 구

성한 설문 항목의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심

층인터뷰는 1차 2011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10일간, 2차 2011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10일간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는 1인당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

었다. 인터뷰 장소는 분리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커피숍 혹은 심층인터

뷰 대상자의 집 등을 이용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

용동기 및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의 척도 구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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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결과

 

1. SNS 이용동기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시간 소통과 정보교류

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결혼 이주자들은 ‘커뮤니티나 자

체 홈페이지 혹은 개인별 SNS를 통해 다문화 관련 정부 정책이나 행사, 생활정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류를 한다’(결혼 이주자 F씨와 A, D, N2씨 등)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 등을 파악하기 위해(결혼 이주자 K와 L, H, W, 이주 노

동자 P, 유학생 O 등) 혹은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결혼 이

주자 F, 이주 2세 M, 유학생 S2)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로 이용하는 SNS의 종류 및 이용동기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페이스북을 주

로 이용하고 있었다. 주이용 동기로 ‘전 세계 사람들과 국적 관계없이 편리하게 연결 

가능’하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과의 소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결혼 이주자 F, R, S2, 이주 노동자 J, 이주 2세 M, 유학생 S, O 등). 이외에 한

국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이용 동기로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게시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결혼 이주자 F, A, 이주 2세 M, C, 유학생 O).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사용 응답자들은 모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이용 동기로서 ‘실시간 소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내외 상관없이 가입자 간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SNS 운영 현황

현재 응답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SNS로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았으며, 운영 기

간은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5년 이상으로 나타났다(결혼 이주자 F, N, W, D, T, 

N2, R, S, 이주 노동자 J, 이주 2세 M, 유학생 S, W 등).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이

유로는 ‘한국형 SNS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가입절차(외국인 등록번호,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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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요구하지 않음)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

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소통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등으로 답변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형 커뮤니티에서 회원등급에 따라 글쓰기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가입과 동

시에 등급 상관없이 자유롭게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용동기로서 밝혔다(결혼 이

주자 F).

한편 결혼 이주자 A는 생각나무 BB센터라는 자체 홈페이지의 공동 운영자로서, ‘결

혼이주여성들의 오프라인 모임의 원활한 활동 지원’, ‘한국 사회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 돕기’, ‘이주 2세에 대한 엄마나라 언어 교육’, ‘한국 뉴스 자국어 번

역 제공’, ‘다문화 관련 행사, 정부 정책, 자국 소식 등 각종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홈페

이지를 제작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3. SNS 방문목적 및 인적교류 현황

현재 이용하고 있는 SNS의 주요 방문 목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우선 친구 및 주

변 지인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주로 방문한다고 했으며, 다문화 관

련 정보, 한국의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 관련 정보,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등 필요한 정

보 획득을 위해서는 주로 다음 카페 등 커뮤니티를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신이 이용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국적 비

율에 대해서는 한국인과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접촉하는 곳은 

온라인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카페가 거의 유일한데, 그나마도 정보습득 및 행사공지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결국, 국내의 외국인 이주민들은 온라

인상에서 거의 대부분 모국인과만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간혹 국내 입국의 주요목적이 

비슷한 외국인 지인들과 일부 교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 2세 C양(초등학생)의 경우 한국인과의 교류 비율

이 70%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30%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결혼 이주 여성인 엄마가 활동

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외국 국적 사람들이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베트남에서 줄곧 성장한 이주 2세 M씨의 경우 한국인과의 교류 비율

이 10~20%정도인데 반해, 베트남인과는 30%, 미국·캐나다인과는 50~60%의 교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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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번호

성(姓)
이니셜

국적 이용기간 및 평균시간 접속 디바이스

1 F 태국

 페이스북: 2년 / 매일

 카카오톡: 10개월 / 매일

 다음카페: 7년 / 1일 1~2회(10~20
분씩, 필요한 정보 있을 경 우 

시간 늘어남)

 데스크톱

 카카오톡만 스마트폰

2 A 몽골

 BB센터: 2년/매일(평소 20분, 작
업 할 경우 1~2시간)

 아고라: 2년 / 2일에 1번(평소 

10~15분, 관심 있는 글 있으면 1
시간)

 카카오톡: 6개월/매일

 다음카페: 1년 반 / 1주일에 1번
(10~15분)

 데스크톱(이동 중에만 스

마트 폰 이용)
 카카오톡만 스마트폰

3 K
중국

(조선족)

 다음과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카카오톡 

 하루 10시간 이상(1회 이용시 평

균 1시간 이상)

 주로 스마트폰

 데스크탑

4 L
중국

(조선족)

 블로그, 싸이월드, 카카오톡, 마

이피플

 하루 1~2시간

 데스크탑

 스마트폰

5 H
중국

(조선족)
 포털 사이트만 이용

 하루 1시간 이상

 데스크탑

6 N 필리핀

 다음카페, 블로그, 싸이월드, 페

이스북

 하루 평균 4시간

 데스크탑

7 W 중국  다음과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데스크탑

<표 3-2> 심층인터뷰 응답자의 SNS 이용행태

차지하고 있어, 앞서 이주 2세 C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4. SNS 이용 현황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SNS에 관한 이용행태를 크게 이용기간 및 1일 평균시간과 접

속 디바이스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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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블로그 순

 하루 1시간 미만

 노트북

8 D 베트남

 커뮤니티 사이트, 페이스북, 다음 

블로그 순

 하루 3시간 정도

 데스크탑

9 T 베트남

 페이스북, 다음 블로그 카카오톡 

순, 카페는 거의 이용하지 않음

 하루 10분 내외

 데스크탑

 카카오톡만 스마트폰 이

용

10 N2 필리핀

 전화,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순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음, 
주로 텔레비전으로 뉴스 접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전화 이용

 데스크탑(소셜 미디어보다 

전화 많이 이용)

11 R 베트남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카
카오톡, 페이스북 순

 하루 3~4 시간 정도

 데스크탑

 스마트폰

12 S
인도네

시아

 네이버와 다음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톡, 마이피플

 하루 6시간 정도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13 P
중국

(조선족)

 미니홈피: 1주일 4번(30분정도)
 트위터: 매일(10분)
 페이스북: 매일(20분)
 카카오톡: 수시로

 데스크톱(이동 중에만 스

마트 폰 이용)
 카카오톡만 스마트폰 이

용

14 J 미국

 페이스북: 매일 / 3~4시간 정도

 카카오톡: 수시로

 데스크톱(스마트폰의 경우 

화면이 작고 자유롭게 이

용하기 다소 불편하기 때

문)
 카카오톡만 스마트폰 이

용

15 M
한국

(母-베트

남)

 페이스북: 2년 / 매일 2~3시간

 네이버카페: 5개월 / 한달 3~4번
 데스크톱(이동 중에만 스

마트 폰 이용)

16 C
한국

(母-인도

네시아)

 싸이월드: 2년 / 1주일에 3~4번
(30~40분)

 네이버카페: 6개월 / 1주일 3~4
번(30분)

 데스크톱

17 S2
우즈베

키스탄

 페이스북: 4년 / 매일 30분
 카카오톡: 2개월 / 매일(수시)

 데스크톱(이동 중에만 스

마트 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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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만 스마트폰 이

용

18 O
중국

(한족)

 페이스북: 1년 / 1주일에 3번(20
분 정도 접속)

 트위터: 6개월 / 1주일에 1번 정

도

 네이버카페: 2년 / 1개월에 1번 

정 도(필요시 사용 시간 증가)

 노트북

응답자의 SNS 이용기간은 2년 내외로, 이는 2009년부터 국내에서 마이크로 블로그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당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주 노동

자 J씨의 경우 3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각각 업무용, 친지용, 친구용으로 나누어 한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자국에서 사용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페이스북의 경우 매일 접속해서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용하고 있었으며, 커뮤니티의 경우 매일 접속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접속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정보습득용, 인적교류용을 구분하여 SNS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정보습득을 위해

서는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고, 지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마이피플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유명인들과 SNS를 통해 접촉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하는 사람들도 모국인 혹은 한국 내 일부 지인들에 한정됨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응답자 대다수는 SNS의 접속 디바이스로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을 제외하고는 데스크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동 중에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고 하였다.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가 비교적 작고, 글쓰기 등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톱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

분은 스마트폰 비사용자이거나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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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S에 대한 인식

SNS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해서 크게 SN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도, 

SNS의 확산이유, SNS의 장단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첫째, 정보

의 신뢰도는 ‘정보 제공자를 본인이 아는 경우 혹은 정보 출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는 신뢰하지만, 이외 모르는 사람들이 올린 정보 혹은 상업적 목적의 광고성 글 등은 

대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둘째,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유로는 공통적으로 

‘개방적인 구조’와 ‘정보의 파급력’을 가장 많이 꼽았고(결혼 이주자 F, A, K, L, H, 이

주 노동자 P, J 등), 그 다음 ‘유명 인사들의 사용’과 ‘실시간 소통’, ‘쉬운 이용법’이 뒤

를 이었다. 일부는 ‘스마트 폰의 증가’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용하지 않으면 

뒤쳐질까봐’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다. 셋째, SNS의 장점에 대해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무료로 국내외 지인들과 실시간 연락 가능’, ‘정보 전달의 신속성’, ‘많은 사람들과 소통 

가능’ 등의 이유를 들었으며, 특히 한국형 SNS에 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해

외형 SNS는 ‘외국 사용자와의 접근 용이성’, ‘다양한 언어 사용 가능’ 등을 가장 큰 장

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SNS의 단점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라는 응답(결혼 이주자 L, H, R, 

S, 이주 노동자 J, 유학생 O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부정적 뉴스나 기사 혹은 확

인되지 않은 정보 등의 무차별적 확산’, ‘익명성을 악용한 폭력적 댓글에 의한 피해’, 

‘광고 스팸성 글의 범람’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형 SNS의 경우 ‘국외에

서의 접속이 불편함’, ‘제한된 언어 지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복잡한 가입절차’ 

등을 단점으로 꼽았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해외형 SNS의 경우 개방적 구조에 

따른 개인 신분 노출 등을 지적하였다.

6. SNS 이용불편 및 장애요인

SNS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장애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형 SNS 

이용에 앞서 해당 사이트의 까다로운 가입절차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

혔다. 실명 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성명과 주민번호 형식이 외국인의 

개인정보 형식과 달라 가입할 수 없거나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팩스로 신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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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이트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성 결혼 이주자 S의 경우에는 이

름이 너무 길어서 카페 등의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 지

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아예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불필요하며, 이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해외형 SNS는 

‘성명, 비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여 가입할 수 있는 간편한 절

차’와 더불어 ‘영어 뿐 만 아니라 다국어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형 SNS에 비해 상

당히 편리하다’고 밝혔다.

7.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SNS 소통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 무엇보다도 앞서 지

적한 가입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가입단계에서 내국

인 기준의 정보 입력 방식 개선’과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가입 절차의 간

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요구

하는 일부 사이트의 경우에는 가입자체가 불가능하며, 외국인 이주민이 주민등록증을 

받는데도 6~7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가입안내 및 방법에 대한 내용과 제공 언어가 최소한 한국어 이외에 영어 버전으

로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이

주민들을 위해 단계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 이주 2세 C양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 교육 내용이 이

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SNS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저

작권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8. 향후 이용해 보고 싶은 SNS

향후 이용해 보고 싶은 SNS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답변은 크게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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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나뉘었는데, 우선 현재 이용 중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만족하는 응답

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새로운 SNS의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결혼 이주자 H, W, D, 이주 2세 C, 유

학생 O씨 등은 향후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된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SNS(페

이스북과 트위터 등)를 이용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 이주자 A씨는 현재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트위터로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인 역시 트위터 이용을 통해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

다. 한편 이주 노동자 P씨와 유학생 W씨는 한국형 SNS의 가입절차 방식이 편리하게 

개선된다면, 향후 이용해 볼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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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개요 및 연구방법

본 조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 활용실태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위해 1

단계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2단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1단계에 적용된 FGI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심층적인 

의견 및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외국인 이주민 인터넷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결혼 이

주자, 이주 노동자, 유학생)의 운영자 9명과 소셜 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이주 

2세 2명3)을 선정하였다(<표 4-1> 참고). 조사대상자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속성은 크

게 국적별(네팔, 미얀마)과 이주형태별(결혼이주여성, 유학생)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이주 2세는 이주 2세들만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주 2

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SNS를 포함시켰다(<표 4-2> 참고).

FGI 진행은 연구 대상자가 외국인 이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규정하

고 있는 소셜 미디어 및 SNS에 대한 정의 및 범위와 인터뷰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해당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 특징, 운영 현황, 운영상의 어려움, 활성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제공하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개진을 중심으로 하는 

반개방형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FGI 실시는 두 차례에 걸쳐 10월 첫째 주와 10월 

3)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본격적으로 급증한 시기는 2000년대 이후로 2011년 현재 이주 

2세의 연령대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이주 2

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주 

2세 커뮤니티 운영자가 아닌 개인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본 연구 주제

와 관련해 심층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이주 2세 G, H씨를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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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에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장소

는 거주 지역이 상이한 연구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소재의 인터뷰 전

용 세미나실을 이용하였다.

면접

번호

성(姓)
이니셜

국적 성별
출생년도

(연령)
유형 직업

거주

지역

1 A 네팔 남
1972
(39) 이주

노동자

건물 관리직 경기도

2 B 미얀마 남
1969
(42)

공장 근무 서울

3 C
중국

(조선족)
여

1965
(46)

결혼

이주자

결혼이주여성단체 대표 서울

4 D
중국

(조선족)
여

1975
(36)

회사원 서울

5 I 몽골 여
1973
(38)

경기도청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근무 
서울

6 J 스리랑카 여
1975
(36)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 간사
경기도

7 K 베트남 여
1969
(42)

생산직 근무 인천

8 E 미얀마 남
1979
(32)

유학생

연구원 경기도

9 F
중국

(한족)
여

1986
(25)

대학원생 서울

10 G 한국 여
1990
(21) 이주

2세

대학생 서울

11 H 한국 남
1998
(13)

중학생 서울

<표 4-1> FGI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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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
이니셜

국적 구분 운영 중인 커뮤니티 담당역할
운영

경력

A 네팔

이주

노동자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

www.nepalikorea.com
공동운영자 5년

www.mwtv.kr 내 네팔 커뮤니티 기획위원 1년

B 미얀마

미얀마 불교 공동체 커뮤니티

www.burmainfokorea.blogspot.com
공동운영자 5년

미얀마 공동체 커뮤니티

koreps.blogspot.com
운영자 5년

C
중국

(조선족)

결혼

이주자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www.BBcenter.co.kr
대표 및 

운영자
2년

D
중국

(조선족)
출입국관리사무소 커뮤니티 공동운영자 6년

I 몽골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몽골)

www.BBcenter.co.kr
공동운영자

(몽골담당)
2년

J 스리랑카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 커뮤니티

http://cafe.daum.net/TALKTOME
운영자 1년

K 베트남
베트남 공동체 커뮤니티

http://www.viet4rum.com
운영자 4년

E 미얀마

유학생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커뮤니티 운영자 3년

F
중국

(한족)
(소규모)유학생 커뮤니티 운영자 3년

G 한국
이주

2세

페이스북* 개인운영 1년

H 한국 싸이월드 미니홈피/네이버카페* 운영
2년
/3년

주) *는 개인 운영 커뮤니티 및 SNS

<표 4-2> FGI 참여자가 운영하는 소셜 커뮤니티 현황

2단계는 FGI에 참여한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제공받은 커뮤니티

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 활용실

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 커뮤니티는 앞서 

FGI에 참여한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제공받은 커뮤니티 4개(미얀마 

불교 공동체 커뮤니티,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 베트남 커뮤니티,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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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태국 및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2개를 포함해 총 6개의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를 선정하였다(<표 4-3> 참고).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내용분석과 관련하여 대상 커뮤니티의 사용언어가 결혼

이주여성 커뮤니티(생각나무BB센터)를 제외하고는 5개 커뮤니티 모두 자국어만을 사용

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 및 회원들4)을 섭외하여, 본 연

구의 내용분석 실시 목적을 상세히 설명한 후 커뮤니티의 기본정보(접속주소, 주요목적, 

개설일, 운영기간), 활성화 정도(회원수, 평균/누적 방문자수, 총 게시글 수), 운영자 정보

(운영자/개설자, 운영진 구성), 구성원 특징(회원구성에 대한 특징, 가입조건, 승인조건, 

한국인회원 가입가능여부), 확장성(사용언어, 사이트 내 관련 또는 타 커뮤니티 링크 여

부, 주요포털 노출여부), 오프라인 활동과의 관계(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정도), 콘텐츠 

구성(주요메뉴구성, 콘텐츠 주요특성, 인기글), 기술적 수준(커뮤니티의 시각적 아이덴티

티 요소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조사항목에 따라 연구자의 주도하에 번역자와 함께 내

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을 실시한 외국인 소셜 커뮤니티는 <표 4-3>과 같다.

커뮤니티 명 커뮤니티 주소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생각나무 BB센터) 
http://www.BBcenter.co.kr

미얀마 불교 공동체 커뮤니티 http://burmainfokorea.blogspot.com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 www.nepalikorea.com 

베트남 커뮤니티 http://vikool.org/section/tieng-han-12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http://bbs.icnkr.com

태국 유학생 커뮤니티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245286802158801

<표 4-3> 내용분석 대상 커뮤니티 현황

총 11명의 FGI 참여자와 6개의 커뮤니티를 선정한 기준은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외

4) 미얀마 불교 공동체 커뮤니티와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번역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커뮤니티와 중국. 태국 유학생 커뮤니티의 경우 해당 

커뮤니티 회원 중 한국 체류 기간 및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려해 3명의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학부, 대학원생을 섭외하여 번역 작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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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이주민 대상 심층인터뷰와 외국인 이주민 대표 단체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외

국인 이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 활성화 정도를 파악한 후 연구대상의 표본으로 가장 적합한 대상자 및 

커뮤니티를 선정하였다.

제 절 연구결과

1.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은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원활한 일

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며, 연락 수단의 역할과 더불어 

자국민 간의 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및 연대 기능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 모임(오프라인)을 시작한 이후, 이주여성들 거주지가 지역적으

로 다양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자주 만나지 못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관련 한국 

정부의 정책, 정착에 필요한 일상적인 정보 등 보다 일상생활에 착된 정보가 

많은 편입니다. 자체 행사 등이 있을 때 공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

한 행사 자리를 통해 얼굴도 보고 합니다. 각국 대표자 연락처를 홈피 메인화

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급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C

커뮤니티를 통해 행사나 모임 등을 공지하고 의견 수렴도 하며, 참여 독려도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데에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네팔인들이 300만 명 정도 분포하고 있는데, 각 

국에 있는 네팔인들과 연대하는 데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팔



- 62 -

인 중 근로 현장이나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시신 본국인도 절차 

등 사후 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정보교환 

뿐 아니라 한국 정책 등을 알려주고, 교육도 실시하고, 네팔 기자들이 와서 자

국의 민주화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A

 

유학생 커뮤니티는 운영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2003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당시에는 미얀마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하기도 힘들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서로 도움을 주거나 하지 못하고 그랬습

니다. …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언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합니

다. 언어교육은 오프라인에서 강의가 있고요, 해당 언어 강사는 모두 자원 봉사

로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프라인 행사, 외국인 대상 장

학금, 한국어 능력 시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교 커뮤

니티는 법회 등 불교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공지나, 불교 법리 

등을 소개하고 하는 내용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 운영자 E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이나 뉴스기사를 자국민들이 이해하기 쉽

게 번역해서 올리는 작업과 더불어 자국에 관한 소식을 제공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

해서 한국인들에게도 자국의 소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주민방송(MWTV)에서 네팔 관련 소식을 비롯해 이주민 관련 정보나 뉴스 등

을 네팔어와 한국어로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일어난 네팔 관련 소식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모두) 또는 네팔 현지의 민주화 운동 관련 뉴스 등 한

국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뉴스를 위주로 제공합니다.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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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팔과 관련 있는 정보 이외에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 

뉴스 등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A

한국정부의 외국인 이주민 정책 관련 소식 등은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올리고 

있으며, 한국어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운영자 B

2.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특징

1) 커뮤니티의 사용 언어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사용언어는 네팔, 미얀마 국적의 사람들만 모이는 커

뮤니티의 경우 자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 방송 내 

네팔 커뮤니티가 한국사회에 자국 소식을 알리기 위해 한국어로 자국 뉴스나 소식 등을 

번역해 제공하였는데, B씨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공동체 커뮤니티는 한국어로 번역한 

자국 소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네팔어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민방송(MWTV)에서 네팔 관련 소

식을 비롯해 이주민 관련 정보나 뉴스 등을 한국어로 올리고 있습니다.

― 운영자 A

미얀마어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정책 관련 소식 등은 미얀마어로 번역

해서 모두 올리고 있으며, 한국어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운영자 B

한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의 경우는 한국어

를 포함해서 중국어나 몽골어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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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와 한국어, 몽골와 한국어 이렇게 2가지 유형 총 3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 국가의 회원들은 한국어로 보고 있으며, 만약 번역이 필요한 경

우에는 해당 국가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운영자 C

2) 커뮤니티의 회원 수 및 회원 자격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소규모 유학생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적게

는 200명에서 많게는 700명 정도의 규모였다(<표 4-4> 참고). 커뮤니티별로 회원들의 성

별, 연령대, 직업 등도 다양했으며, 회원 자격은 커뮤니티 성격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이거나 결혼이주여성, 유학생이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미얀마 불교 공동체의 경우 다른 커뮤니티

에 비해 회원 수가 많은 편인데, 이는 운영자 B씨가 직접 인터넷 활용이 서툰 자국민들

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원들 이외에 비회원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데, 가령 인터넷 교육(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방법을 비롯해 커뮤니티 이용 방

법 등)을 1:1 혹은 모여서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발적으

로 자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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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회원수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 최대 500명

이주민방송(MWTV) 내 네팔 커뮤니티 집계데이터 없음

미얀마 불교 공동체 커뮤니티 600~700명

미얀마 공동체(4개국 내 공동 운영) 커뮤니티 200~300명(한국내 회원수)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커뮤니티 300~400명

소규모 유학생 커뮤니티 30명 정도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400명 정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카페 450명 정도

<표 4-4>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회원 수

3) 커뮤니티의 회원들의 성별/연령/직업 분포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회원들의 성별비율, 연령대,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커뮤

니티 특징에 따라 네팔과 미얀마 공동체 커뮤니티의 경우 30~40대의 남성 노동자가 많

았으며,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는 20~40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유학생 커뮤니티는 

20~30대의 여성 유학생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커뮤니티 회원들 중 한국인들은 거

의 없었으며,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에 한해 한국인 남편이 결혼 이주자와 함께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다. 반면 소규모 유학생 커뮤니티는 여러 국가 출신의 학

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표 4-5> 참고).

우리 커뮤니티는 대부분 여성이며, 남성의 경우는 이주여성의 남편이거나, 다문

화가정에 관심이 있는 한국 남성들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이주 남성도 소수 있

긴 합니다.

― 운영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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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성별 연령대 직업

네팔 공동체 남자8:여자2 30~40대 대부분 노동자

미얀마 불교 공동체 대부분 남자 30~40대 대부분 노동자

미얀마 공동체 대부분 남자 30~40대 대부분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여자9:남자1 20~40대 결혼 이민자(주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카페 대부분 여자 30~40대 중국 국적 결혼 이민자(주부)

미얀마유학생연합회 여자7:남자3 20~30대 유학생

소규모 유학생 여자6:남자4 20대 유학생

<표 4-5> 커뮤니티 회원들의 성별/연령/직업 분포현황

3.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운영 현황

1) 커뮤니티의 운영 형태

우선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운영은 대부분 공동 운영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

으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4명(네팔에서 기자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불법체류문제 때문에 

현재는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A

친구 1명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B

우리는 각 국가별로 관리자가 정해져 있으며, 이들이 분담해서 게시글을 비롯

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C 

현재 운영자는 총 6명 있고요, 제가 졸업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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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불교 단체의 경우 미얀마 스님이 회장으로 계시구요, 저희는 후원금

이나 스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면서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 운영자 E

2)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

한국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체 홈페이

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형 사이트에서는 자국 언어 폰트가 지원되지 

않아 글자가 깨지거나, 제한된 용량,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등 운영 및 이용 상의 제약 

요인들 때문에 별도의 도메인 및 서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버의 용량 문제(비용 문제 포함)와 홈페이지 화면의 공간 문제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많은 정보를 모두 링크하고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운영자 A

동영상의 경우 유튜브를 이용해서 올릴 수 있으나, 한국에서 유튜브에 동영상

을 업로드 할 때 외국인의 경우 가입절차상(실명확인제)의 어려움으로 이용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B

우리 커뮤니티의 경우도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자 하는데 서버 용량 문제로 실

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C

자체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폰트 

지원 등의 문제로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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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미얀마어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 운영자 E

3) 커뮤니티의 운영비 조달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운영비는 회비를 통해 조달하거나, 운영자가 사비로 

조달하고 있어 실제 운영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운영자들이 많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관련 기사 등을 제공해주는 기자 혹은 

도움 주시는 분들께 차비나 활동비 정도는 드리고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네팔인들 중 가령 커뮤니티에 식당이나 가게 광고해 주면서 많지 

않은 광고비를 받아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A

커뮤니티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비(월 5,000원)를 걷고 있

으나, 이는 오프라인 모임 시 다과 비용 정도로 소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홈페이지 관리 등의 운영비 조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

티 운영자(주요 멤버)들이 사비로 조달하거나 인건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C

위의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미얀마 유학생 커뮤니티나 불교 커뮤니티의 경우 주변 한

국인들의 후원금 등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유학생 커뮤니티의 경우 한국인 분들과 미얀마 분들도 계시고, 행사가 있을 때 



- 69 -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비에 후원금을 내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교 

교수님, 미얀마에 관심 있는 한국분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후원금을 

보내 주셔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 커뮤니티는 한 달에 5000원 회비를 

걷고 있고요, 이 회비는 미얀마 현지의 학생들의 후원금으로 사용하거나,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 관리는 전담 회계담당자 분들이 계

셔서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영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사용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는 등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E 

4) 커뮤니티의 운영상의 어려움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공통적으로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

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부족으로 인해 실제 커뮤니티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처음 이 커뮤니티를 시작한 것은 이주 2세들에게 엄마 나라의 문화와 언어 등

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교육시킬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운영비나 서

버 관리비 등의 비용적인 문제와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등의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여 처음 의도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이야기를 

해도 전문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어 소통의 문제와 더불어 기술적인 

측면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운영자 C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 네팔어 등 한국

어, 영어 등을 제외한 외국어는 폰트를 바꿔서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일반

인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령, 워드 작업을 한 문서가 아닌 손으로 쓴 내용이 

담긴 종이를 직접 보내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워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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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운영자 A

이러한 의견에 대해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다수의 관련 부처나 공

공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 시스템은 실제 우리

가 필요로 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과 맞지 않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은 실제 우리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자

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 운영자 C

초반에 열정을 가진 직원이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그분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많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모임

인 거 같아요. 초반에는 열정으로 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으니 어려

워요. 개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 차원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거

든요. 직원들 업무를 위해서 운영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들도 운영에 참여하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출입국에 관련된 질문이 올

라와도 질문에도 답변을 잘 안 해줘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분이 가끔 답변을 

해주는 정도예요. 그러다보니 지금은 우리끼리의 친목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지

역별로 알아서 활동하라는 느낌이에요.. 운영을 하는 사람에 대한 더 많은 관심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전문적인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입국 관

리사무소에서는 네트워크만 만들어 놓고, 즉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만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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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주고 알아서 활동하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과 모이는 카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출입국관리사무소 카페는 유지차원이에요. 오프

라인에서도 많이 만나고 해야 더 친해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오프라인 모임에 직원도 이제는 거의 참석을 안 하니까 지금은 우리들

만의 모임, 오프라인 모임으로 된 것 같아요. 직원들도 다른 일들로 바쁘니까 

…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았으니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만든 커뮤니티니까 관심과 기대를 갖고 참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잘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 운영자 D

또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인들의 경우 시공간 제약 없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민들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가입 제

도의 제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응답했

다. 특히 대다수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저임금 직업군에 종사하다 보니 비싼 기기값과 

통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국내형 스마트폰의 경우 자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인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국인인 내

국인에게 적용되는 할부, 할인 등과 같은 지원제도가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100만원이 넘는 비싼 기기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하기 어

렵습니다. 구입한다 해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

렇습니다. …한국산 기기보다는 아이폰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국가의 

언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산 기기는 언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습

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변 외국인들을 보면 아는 한국

인(친구, 회사 동료나 상사)의 명의를 빌려서 가입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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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B

한편 미얀마 유학생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앞서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들과는 달리 운

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유학생 커뮤니티

의 운영자를 비롯해 회원인 유학생들은 학력이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한

국 내에서의 인간관계 역시 대학이나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한국

인들 혹은 한국사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사실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도와주시니까요. 매년 

연말 모임이 있는데, 이때 도움 주신 한국인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교회, 

불교 등 종교단체나 일반 봉사단체 등에서 50%정도 후원해 주시고요, 유학생 

모임이 있을 때도 함께 참석하시기도 하면서, 한국어, 영어 강사 분들도 직접 

소개해 주시고요,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잘 도와주시고 계

십니다. 또한 저희들도 다문화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유학생들이 가서 직접 통

번역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매년 개

최되는 ‘브라보 아시안(아리랑 TV 주관)’ 행사에서 미얀마 문화를 소개하고 있

습니다. 한편 독거 노인분들이나 보육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

했었는데, 실제 참여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

습니다.

― 운영자 E

5)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커뮤니티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활성

화를 위해서 운영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우선, 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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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아닌 외국인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상황(한국어 수준, 근무시간, PC 소유 여부 등)

을 고려한 단계별 컴퓨터(기본적인 프로그램 활용 방법, 인터넷 이용 방법, 소셜 미디어 

활용 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 및 커뮤니티 운영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령 초기에 1~2

명만 온다고 해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개설된다면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PC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PC를 이용하

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용하는 즐거움을 먼저 알게 해 주는 것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PC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늦은 퇴

근 후 PC방을 이용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

는 분들은 퇴근 후 PC방까지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운영자 A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의 경우 언어수준과 컴퓨터 활용 수

준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한국어가 서툰 사람들일 경우 아

무리 초보적인 단계의 컴퓨터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영자 C

정부에서 외국어 폰트 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실질적으

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죠.

― 운영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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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쉬는 날 PC방에 모여서 이용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PC방에서 교육할 때 단체 예약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겁니다. 처

음에는 컴퓨터가 고장날까봐 겁나서 접근하는 것조차 무서워하지만, 교육 이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B

아니면 대형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식 컴퓨터 교실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

니다.

― 운영자 C

커뮤니티 운영자를 위한 실무 교육도 필요합니다.

― 운영자 A, B, C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더불어 문제 발생 시 온라인상에서 관

련 부처의 신속한 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

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마련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 및 성과는 이미 앞서 미얀

마 유학생 커뮤니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이주민들과 한국인 또는 한국사회와

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다른 커뮤니티 운영 사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에서

도 확인되었다.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 싶지만 바로바로 댓글이 올라오지

는 않는다. 정작 필요한 정보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다. 처음에는 어떤 정보를 

얻고자 참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법률적인 지원, 변

호사협회, 법률공단, 노무사 등에서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분들

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 …한국가정과 다문화가



- 75 -

정과의 연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가정을 보면서 부모도 아이들도 한국사회

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끼리만 연결된 것 같다.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온라인 모임도 활성화 될 것이다. 지역별 네트

워크에 대한 지원을 맡을 수 있는 직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운영자 D

이외에도 한국형 포털 사이트의 경우 복잡한 가입절차 방식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도 밝혔다. 이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앞서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1차적 요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문화지원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방식은 동영상이나 대용량 자료를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필요한 형식(동영상 강의를 비롯한 각종 영상 

자료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6) 이주 2세의 커뮤니티 이용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들은 소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호

간에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소셜 커뮤니티는 자국민 간의 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및 연

대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조적으로 이주 2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

장한 이들로 자신들은 한국인이며, 한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연대의 목적으로 이주 2세 

커뮤니티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주 2세 커뮤니티나 모임은 따로 없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

문에 이주 2세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 이주 2세 F

이처럼 이주 2세는 외국인 이주민들과 달리 자신들의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사회

에 정착하기 위해서 혹은 이주 2세들 간의 연대를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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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로 실시간 소통, 인맥관리, 사회적 트렌

드 파악, 재미추구 등을 꼽았으며, 블로그나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한국인 친구들이나 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인 부분에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서로 소통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이 좋

고요, 공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세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요. …카페에 올라오는 유머 글이나 생활정보 

등 재미위주의 게시글 들을 보고 있어요. …모두 한국인이에요. 20대 제 친구들

이고,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 이주 2세 F

네이버카페는 5학년 때 반 친구들끼리 학년 올라간 뒤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

자는 의미에서 같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주 못 보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

어서 좋고요, 제가 신문이나 사회적인 분야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다른 친구들

이 올려놓은 글들 보면서 요즘 어떤 일들이 이슈구나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라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요. 다음카페는 재미있는 글들 보는 것을 좋아해

서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 저도 한국인이고요, 제 친구들이고 여자 친구들이 

좀 더 많아요.

― 이주 2세 H

한편 이주 2세 커뮤니티가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다문화 가

정에 대한 주변의 선입견 등에 대한 점을 토로하면서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있을 수 있는 

고민 등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흰 엄마가 일본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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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감정이 고조될 때나 이럴 때 좀 기분이 그렇고요, 엄마가 일본인이지만 저

흰 일본어 전혀 모르는데 의례 저희가 일본어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점이 좀 

불편해요.

― 이주 2세 F

4.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내용분석

외국인 이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6개의 외국인 이주민 커뮤니

티 사이트는 대부분 생활정보 교류, 친목/인맥관리, 여가/오락/문화, 뉴스/사건 전달이 주

를 이루고 있었으며, 실시간소통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

이트는 특정한 자격 없이 모국인 혹은 한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했

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사용언어는 모국어만을 사용하는 곳

이 대부분이었으나, 생각나무BB센터의 경우 한국어 지원이 되고 있었으며, 포맷과 메뉴

가 거의 동일한 몽골과 중국 두 개의 사이트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커뮤니

티 사이트 내 타 사이트와 링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포털 사이트에도 검색이 되

는 등 정보확장성은 우수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각나무BB센터의 경우에는 

신문 등 언론사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운영자가 인터뷰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미

디어에 많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오프라인 모임 공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으며, 오

프라인 모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후기가 활발하게 게시되고 있었다. 이들 

사이트는 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소통공간으로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오

프라인 모임에 의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콘텐츠 내용은 주로 각종 정보의 전달

과 공유에 있었고, 모국 혹은 한국 내 주요 뉴스와 외국인 이주민 관련 뉴스 등이 제공

되고 있었다. 특히 모국의 주요 뉴스를 따로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국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의 경우는 콘텐츠가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고 적극적이며 뉴

미디어 이용이 활발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회원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뉴 구성이나 기술적인 수준은 태국대사관에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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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일반

주소 http://burmainfokorea.blogspot.com/

주요목적

(성격)
②생활정보교류 ⑤여가/오락/문화 ⑥뉴스/사건 전달

개설일 2007.07.07

<표 4-6> 미얀마 공동체 커뮤니티 분석

있는 태국 커뮤니티와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수

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모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성격

에 따라 콘텐츠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생활정보의 교류, 친목/

인맥관리, 여가/오락/문화, 뉴스/사건 전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공동운영

으로 인터넷 검색 포탈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한국문

화 소개, 한국어 교육, 모국 및 한국 뉴스를 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 미얀마 공동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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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운영기간 53개월

활성화

회원수 회원가입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평균 

방문자 수
일 평균 방문자 수: 466명

누적 

방문자 수

483,425명(2009.05~2012.01)
※ 누적 방문자수 카운팅 기능(가젯)을 2009. 05 처음 도입한 관계

로 위의 누적 방문자 수는 2009. 05~2012. 01에 해당한 숫자임.

게시글 수

 게시글 수: 1,691개
 평균 게시글 수: 기간별 게시글 수는 상이한 관계로 평균값 도출 

어려움

운영진

운영자/
개설자

운영자/개설자: 꼬와인*, 우윈뻐마웅

* 한국 거주 12년차로 체류 기간만큼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

식,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미얀마 근로자들이 의지하는 인물

운영진 

구성
②공동

구성원

회원 구성
회원 가입제로 운영되지 않음

회원 가입 없이 콘텐츠 열람, 코멘트, 게시글 업로드 가능

가입조건 해당사항 없음

승인조건 해당사항 없음

한국인 

회원
해당사항 없음

확장성

사용언어 ①자국어 1개 언어

정보확장성 

포털

③사이트 내 타 커뮤니티 사이트와 관련 사이트 링크되어 있음

①주요 포털에 노출됨

 구글, 다음, 야후 등의 포털에서 burmainfokorea로 검색하면 됨

 이외 네이버, 네이트에서는 검색 안 됨

오프라인

과의 

관계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오프라인 모임 공지 및 후기 공유 활성화 되어 있음

 한국에서의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과 연결은 되어 있으나 오프 라

인 모임에 의존적이지는 않음

콘텐츠
주요 메뉴 

구성

<메인 페이지의 가로축 메뉴>
 Home, 한국소개, 미얀마글꼴다운로드, 소식

<메인 페이지의 세로축 메뉴>
 EPS(외국인근로자허가시스템제도)시험에 관해서, 광고, 이번 주 

핫뉴스, 곧 있을~(소식), 주제별 읽을거리, 시기별 읽을거리, 유 

용한 사이트 링크, 국내미얀마 모임 및 단체 안내 링크, 인기글, 
시사뉴스 링크, 새로운 게시글, 미얀마의 (공적)기념일, 세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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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콘텐츠 

주요특성

 생활 정보에 관한 소식이 주됨

 EPS(외국인근로자허가시스템제도) 소식, 행사 초대글(도시별·단 

별 행사)이 많으며, 시사적인 글, 사설도 종종 있음

 미얀마 자국 및 한국 내 소식, 다양한 NGO단체의 성금후원 요청

글 등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혹은 각종 정보에 관

한 글(스마트폰 할부 개통법, 의료시설혜택, 한국 내 행사 소식 

등등)

인기글

인기글 순위

1. (미얀마 소식)수치 여사의 출마 소식에 관한 글

2. (행사 소식)한국 설날에 미얀마에서 락밴드를 초대하여 콘서트

를 개최한다는 소식

3. (한국 내 생활정보)미얀마연합회의 추천으로 갤럭시2 할부 개통

할 수 있다는 글

기술성
기술적 

수준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 모두 업로드 가능하며 단순한 구성에 편

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재 한국 내 미얀마 블로그 중에 ‘정보수

준’(상+)이며 ‘기술적인 수준’으로는 (상-)정도로 자체 평가하고 

있었음

[그림 4-2]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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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일반

주소 www.nepalikorea.com 

주요목적

(성격)
①실시간 소통 ②생활정보교류 ③친목/인맥 관리 ⑤여가/오락/문
화 ⑥뉴스/사건 전달 ⑦기타 

개설일 2006.03

운영기간 58개월

활성화

회원수 300여명

평균 방문자 

수

일 평균 방문자 수: 100~150명(주중 저녁시간, 주말 방문자수 많

음)

누적 방문자 

수
집계 불가

게시글 수

 총 게시글 수: 17,625개
 일 평균 게시글 수: 4~6개(뉴스 기준), 이외 콘텐츠는 일정하지 

않음

운영진

운영자/
개설자

개설자: 덤바드 외 3인, 운영자: 덤바드 외 1인 

개설자 및 현재 운영자 모두 네팔 전직 기자 출신

운영진 구성 ②공동

구성원

회원 구성
대다수가 한국에 있는 네팔인이며, 이외에 세계 각국에 있는 네

팔인도 포함

가입조건 ②특정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승인조건 ①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이 필요 

한국인 회원 ①한국인 가입 가능

확장성

사용언어 ①자국어 1개 언어

정보확장성 

포털

③사이트 내 타 커뮤니티 사이트와 관련 사이트 링크되어 있음

①주요 포털에 노출됨(구글, 야후, 네이버, 네이트 ‘nepalikorea’ 
검색 가능)

오프라인

과의 

관계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오프라인 모임 공지 활성화

 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주요 메뉴 

구성

<메인페이지 가로축 메뉴>
 뉴스, 칼럼, 시, 사진, 비디오, 인터뷰

<메인페이지 세로축 메뉴>
 19개국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 링크, 네팔 현지 주요 사이트 링

크

<표 4-7>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 분석



- 82 -

분석유목 내용

콘텐츠 

주요특성

네팔 현지 소식, 뉴스 및 한국 주요 소식(번역) 등
 네팔 현지 정치인, 유명인사 등의 인터뷰 기사 또는 영상

 네팔 현지 민주화 운동 등 시민활동 관련 사진

※ 각국에 있는 네팔 공동체 커뮤니티(사이트 내 19개국 커뮤니

티 주소 링크)의 연대를 통해 네팔 현지 기자가 보내 준 각종 

소식, 뉴스,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고 있음. 

인기글
네팔 현지 정치 관련 소식 및 자국 뉴스 등(특히,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소식에 관심 많음)

기술성 기술적 수준

 행사, 모임 등 공지, 네팔 음식점 홍보 등을 위해 배너 이용하

고 있음

 메인페이지 우측 화면에 라디오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한국 

내 네팔인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 소식 등을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나, 기술적 문제로 아직 운영되고 있지 못

하고 있음

[그림 4-3] 태국 공동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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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일반

주소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245286802158801

주요목적

(성격)
①실시간 소통 ②생활정보교류 ③친목/인맥 관리 ⑤여가/오락/문
화 ⑥뉴스/사건 전달 ⑦기타 

개설일 2011.08.04

운영기간 4개월

활성화

회원수 약 500명

평균 방문자 

수
일 평균 방문자 수 및 월 평균 방문자 수: 집계 불가

누적 방문자 

수
집계 불가

게시글 수

총 게시글 수: 400여개 

평균 게시글 수: 일정하지 않음

(오프라인 행사 또는 모임, 각종 프로그램 공지 등과 관련된 글

이 게시되었을 때 집중되는 경향)

운영진

운영자/개설

자
주한 태국 대사관

운영진 구성 ③기관/단체 (대사관 직원이 관리하고 있음)

구성원

회원 구성 재한 태국 유학생 위주

가입조건

①특정 조건(결혼 유무, 국적, 지역 등)을 만족하는 사람들만 가

입 가능 

(단, 재한 태국 유학생을 위한 커뮤니티이지만 이들 이외에 태국 

현지인들, 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등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사

람이면 누구나 접속 가능)

승인조건 ②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 불필요

한국인 회원 ①한국인 가입 가능

확장성

사용언어 ①자국어 1개 언어(태국어)

정보확장성

포털

④타 사이트 링크 되어있지 않음

(단,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회원

들 간 개인 페이스북에 접속 가능)

②주요 포털에 노출되지 않음

오프라인

과의 

관계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주한 태국 대사관 주관 유학생 모임 또는 행사 등에 대한 공지 

및 이에 대한 후기 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음

오프라인모임에 의존적이지는 않으며,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임

콘텐츠 주요 메뉴 주요 메뉴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 기능 중 크게 4

<표 4-8> 태국 공동체 커뮤니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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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가지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담벼락, 정보, 친구활동, 사진으

로 구성되어 있음

콘텐츠 

주요특성

1. 담벼락: 주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는 메뉴로서, 모든 정보는 

담벼락을 통해 공지하고 있음

2. 정보: 주한 태국 유학생회의 조직도에 따라 회장, 부회장, 회
계, 학습, 홍보 등 담당별 부서장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제공

3. 친구활동: 회원들이 올리는 안부인사, 일상적 수다 정도의 가

벼운 대화 내용

4. 사진: 오프라인에서의 행사 및 모임 관련 사진 제공(댓글기능

을 통해 후기 공유), 중고물품매매 사진(댓글기능을 통해 매매정

보 제공 및 공유)

인기글

 최근 태국홍수피해로 인한 성금모금활동과 관련하여 온라인 

계좌이체 방법에 대한 설명글, 오프라인 모금활동 자원봉사자 

모집글

 장학금 신청 공지글(댓글을 통해 신청자 모집)
 이외 재한 태국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각종 오프

라인 프로그램(한국문화설명회, 심리상담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임

기술성 기술적 수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프로필 사진은 컨테스트를 통해 선발

된 포스터로서 한국 전통 부채와 태국어가 표기되어 있는 이

미지 사진 2장이 있음. 이 중 한국 전통 부채가 본 커뮤니티의 

공식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되어 있음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에 QR코드가 있어 손쉽게 모바일 접속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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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소 http://vikool.org/section/tieng-han-12/

주요목적(성격)
①실시간 소통 ②생활정보교류 ③친목/인맥 관리 ④업무 ⑤여

가/오락/문화 ⑥뉴스/사건 전달 ⑦기타 

개설일
 2002년 처음 개설(월일 확인 안됨)
 2009년 초 (커뮤니티 사이트 개편됨)

운영기간 105개월

활성화

회원수 13,671명

평균 방문자 수 일 평균 방문자 수: 600명

<표 4-9> 베트남 공동체 커뮤니티 분석

[그림 4-4] 베트남 공동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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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방문자 수 집계 불가

게시글 수
총 게시글 수: 120,794개
평균 게시글 수: 집계 불가

운영진
운영자/개설자 21명의 공동 운영진이 있으며, 한국에 있거나 베트남에 있음

운영진 구성 ②공동

구성원

회원 구성
한국 내 유학생, 연구자, 근로자 및 한국인과 국제결혼 한 베

트남인

가입조건 ②특정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승인조건 ①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이 필요

한국인 회원 ①한국인 가입 가능

확장성

사용언어 ①자국어 1개 언어

정보확장성

포털

①사이트 내 타 커뮤니티 사이트 링크되어 있음

①주요 포털에 노출(구글, 네이버에서 검색어 vikool로 가능) 

오프라인

과의 

관계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오프라인 모임 공지 및 후기 공유 활성화

콘텐츠

주요 메뉴 구성

<메인 페이지의 가로축 메뉴>
 Home, 포럼, VK마켓, 개인페이지(커뮤니티 내 활동 정도, 

VK마켓머니 등 각종 개인정보 관리), 자유게시판, 새소식

<Home 클릭 후 세로축 메뉴>
 한국과 베트남 소식, 쇼핑, 유학, 메모 등

콘텐츠 주요특성

 포럼 내 다양한 하부 콘텐츠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많은 

게시글 및 회원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

 포럼 내 하부 콘텐츠의 종류로는 한국-베트남가족이야기(육
아 및 교육 정보, 음식/패션/건강 관련 정보 등, 국제결혼 관

련 정보) 한국어-영어 학습, 노동과 생활(한국 노동정책 관

련 정보, 노동 관련 자문 및 Q&A, 구직 정보, 긴급도움 등)
전자기기 정보(휴대폰, 노트북 관련 정보 위주), 문학과 예

술(시, 음악, 역사/문화, 여행, 게임, 채팅, 유머 등)

인기글

 가장 인기 있는 글들로는 한국 드라마 관련 글(풀하우스), 
사람 찾는 글, 구인 정보 등

 컴퓨터 활용 방법에 대한 글(컴퓨터 전용 노래방 반주 소프

트웨어, 인터넷 상 기사 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시와 관

련된 글도 인기 있음

기술성 기술적 수준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방문자, 게시글, 회원수 등을 카운팅하

는 기능(가젯)을 별도의 세션을 마련하여 회원 누구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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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되어 있음

 커뮤니티 내에 VK마켓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중고제

품을 교환/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포인트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회원 개인별 포인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VK마켓뱅크)

분석유목 내용

일반

주소 http://bbs.icnkr.com/

주요목적

(성격)
②생활정보교류 ③친목/인맥 관리 ④업무 ⑤여가/오락/문화 ⑥

뉴스/사건 전달 ⑦기타

개설일
 2006.8.1. [재한중국인유학생] 사이트 개설

 2007.1.1. [奋斗在韩国(struggling in korea)]로 명칭 변경

운영기간 65개월

<표 4-10>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분석

[그림 4-5]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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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회원수 30만명

평균 방문자 수 일 평균 방문자 수 3만명

누적 방문자 수 집계 불가

게시글 수
총 게시글 수: 7백만 건(대략)
평균 게시글 수: 일평균 1만 건

운영진

운영자/
개설자

 개설자: 王俊霖왕준림 张津凯장진카이(2005년 한국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의 유학생활 시작. 
당시 유학생활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어려웠음. 유학생들에

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사이트 개설의 필

요성을 느낌. 이에 초창기 현재 奋斗在韩国 전신인 [재한중

국인유학생] 사이트 개설함. 이후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조

직적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대학 졸업 후 종합커뮤니티 

사이트로서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 창업하여 현재 운

영 중임)
 운영자: 종합커뮤니티사이트 관리 회사 내 전담 운영팀

운영진 구성 ④기타(종합커뮤니티사이트 관리 회사 형태)

구성원

회원 구성

재한 중국 유학생이 대다수이며, 중국에서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한국에 관심 있는 중국 현지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가입조건 ②특정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승인조건 ②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 불필요

한국인 회원 ①한국인 가입 가능

확장성

사용언어 ①자국어 1개 언어(중국어)

정보확장성

포털

③사이트내 타커뮤니티 사이트와 관련 사이트 링크되어 있음 

①주요 포털에 노출됨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에서 ‘奋斗在韩国’ 또는 ‘icnkr’로 검

색 및 바로가기 서비스 가능)

오프라

인과의 

관계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대다수 회원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

 이외 본 커뮤니티 사이트는 주한 중국대사관, 재한중국인유

학생총연합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행사, 지역별 모

임을 주최하고,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공지활동을 펼침

 회원들은 각종 행사나 모임에 대한 후기글, 사진 등을 업로

드 하여 활동 내용 공유하고 있음

콘텐츠
주요 메뉴 구성

주요 메뉴는 크게 6가지(포럼, 뉴스, 홍보, 한국어, 안내, Blog, 
사이트 내 관심사별 카페)로 구성되어 있음

콘텐츠 1. 포럼- 생활, 주택, 구직, 항공권 및 기타 유학생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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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성

다양한 정보 제공

2. 뉴스- 한국 뉴스 정보채널로서 24시간 안에 한국 뉴스를 중

국어로 번역해 제공

3. 홍보-공동구매, 쿠폰, 상품정보 등을 제공

4. 한국어-한국어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한국어능력시

험(TOPIK) 관련 정보 제공

5. 안내페이지-중국유학생들이 자주 찾는 한국사이트 웹주소 

제공 서비스

6. Blog- 회원 개인별 Blog 서비스 제공(중국형 싸이월드)
7. 사이트 내 커뮤니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취미(애니메이

션, 한국 드라마, 댄스, 피아노, 대중가요, 가수팬카페 등), 지
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이 모일 수 있도

록 사이트 내 커뮤니티 제공

인기글

주로 중고물품 매매, 집구하기, 아르바이트 혹은 취직 관련 정

보, 한국 대학 입학 관련 정보, 한국어 능력시험 관련 정보 등

한국 핸드폰, 한국 내 유용한 사이트(각종 인터넷 쇼핑몰과 항

공권, 가구점, 대형마트, 번역, 컴퓨터, 환전 관련 사이트 증)에 

대한 정보 등

기술성 기술적 수준

 현재 奋斗在韩国(struggling in korea)는 종합커뮤니티 사이트

로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 형태로 전환한 뒤 현재 총 

95명의 사이트 관리자가 있음. 번역, 그래픽, 엔지니어 등 전

문 담당 인력이 관리 중

 2010. 5월 기존의 중국 소재 사이트 서버를 한국 소재 서버

로 이전하고,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회사에서 커뮤니티 사이

트 관리하고 있음

 2009. 7월 모바일을 이용한 사이트 방문 기능을 추가하여 회

원가입 및 커뮤니티 콘텐츠 미리보기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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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생각나무 BB센터 메인 홈페이지

[그림 4-7] 생각나무 BB센터 중국/한국 커뮤니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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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소 생각나무 BB센터 http://www.bbcenter.co.kr/

주요목적(성격)
②생활정보교류 ③친목/인맥 관리 ⑤여가/오락/문화 ⑥뉴스/사
건 전달 ⑦기타 

개설일 2010. 5 개설

운영기간 19개월

활성화

회원수 약 400명

평균 방문자 수 일 평균 방문자 수 30-40명

누적 방문자 수 집계 불가

게시글 수
총 게시글 수: 집계 불가

평균 게시글 수: 집계 불가

운영진
운영자/개설자 운영자는 공동운영의 형태로 안순화, 아리옹

운영진 구성 ②공동

구성원 회원 구성
재한 몽골/중국 여성 결혼 이주민이 대부분이며 유학생이 일

부 포함되어 있음

<표 4-11> 결혼 이주자 커뮤니티 분석

[그림 4-8] 생각나무 BB센터 몽골/한국 커뮤니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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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가입조건 ②특정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승인조건 ②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 불필요

한국인 회원 ①한국인 가입 가능

확장성

사용언어 ②자국어 1개 언어(중국어/몽골어)와 한국어

정보확장성

포털

④타 사이트 링크 되어있지 않음 

①주요 포털에 노출됨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에서 검색 및 바로가기 서비스 가능)

오프라인

과의 

관계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대다수 회원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함

 오프라인 행사, 지역별 모임을 주최하고,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공지활동을 펼치고 있음- 회원들은 각종 행사나 모임

에 대한 후기글, 사진 등을 업로드 하여 활동 내용 공유하

고 있음

콘텐츠

주요 메뉴 구성

몽골과 중국 커뮤니티로 구분되어 운영됨

주요 메뉴는 크게 6가지(센터소개, 강의, 배움터, 새소식, 공동

체, 게시판)로 구성되어 있음

콘텐츠 주요특성

1. 센터소개-센터의 설립목적이 외국인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육아, 교육 등이 위주이고 뉴스전달, 오프

라인 모임 안내, 봉사활동, 후원안내 등 

2. 강의-강의 소개와 일정, 강사소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활성

화되지 않음

3. 배움터-중국어/몽골어와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소개

4. 한국어-한국어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및 한국어능력

시험(TOPIK) 관련 정보 제공

5. 새소식-국내외 관련 뉴스 소개, 모임 안내 및 후기, 사진 

과 동영상

6. 공동체-각종 생활정보, 통번역, 법률상담, 자녀교육 정보

7. 게시판-각종 공지사항, 취업, 창업, 건강, 미용 등의 정보

인기글

주로 각종 모집 및 시험 관련 정보 등

은행이용, 국가자격시험, 장학금 등 민간차원보다는 정부 및 

관급 정보의 조회수가 많음

기술성 기술적 수준

 결혼 이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사이트의 구

성이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정부부처나 관공서 등의 정보는 잘 게시가 되고 있으나 회

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리 활발하지 않음

 모임에 대한 안내와 후기(사진이나 동영상)가 잘 되어 있어, 
사이트의 주요 기능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이주 2세
들의 엄마 모국어 교육, 각종 시험 정보 공유에 조첨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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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춰지고 그밖에 오프라인 모임 안내가 있음

 회원들간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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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개요 및 연구방법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인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조

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는 조사 및 설문

지 설계로, 조사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실사진행방법 및 설문지 설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는 특성으로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진행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업체와 구체적인 조사진행 방식과 

유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한국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협의과정에서 

실사대상자는 수도권 거주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표본선정을 수도권 지

역으로 한정한 것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것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63.9%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도 이를 감안

하여 조사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인 이주민 현황 자료

를 바탕으로 직업 및 국적분포를 고려하여, 다수 직업분포군 및 국적의 외국인 이주민

을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비율이 6:4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당표집하였다. 이

는 김승권 외(2010)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인터넷 활용유형 조사 결과, 동호회 및 커

뮤니티 활동이 7.0%로 나타나,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률은 낮을 것으로 예

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이 실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률 파

악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맞추어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용자 할당비율을 높게 설정하였다.

2단계는 설문지 번역 단계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이주민을 고려하여 6개

국 언어의 설문지를 추가, 한국어 포함 총 7개국 언어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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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한국어 설문지를 바탕으로 영어 설문지를 작성한 후 연구팀이 검토하는 과정으

로 진행되었다. 한국어와 영어 설문지가 작성된 후 이 두 설문지를 바탕으로 중국어, 캄

보디아어, 필리핀 따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번역작업

은 번역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3단계는 면접원 교육단계로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실사를 담당하게 될 면접원에 대

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면접원을 이용한 일대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는

데, 이는 한국어에 서툴거나 자국에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거나 적극적

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 본 조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한 최선의 조사방법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면접원들에게 실

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응답자의 경우 면접원이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기 전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개별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면접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4단계는 예비조사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점이나 다국어 설문지에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맞지 않는 번역이 있는지를 살펴

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한국어가 익숙한 결혼이주여성과 유학생 20여 명

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국어 설문지를 일부 수정, 보완하

였다.

5단계는 본조사 과정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 실사 초기에는 

먼저 완성된 한국어 설문지를 시작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를 거

쳐 수정된 다국어 설문지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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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사 및 설문지 설계

(9/28~10/11)

 조사진행방법 및 설문지 설계에 관해 조사대행업체와 협의

 연구진 및 조사대행업체와 협의 후 한국어 설문지 설계 확정

⇩
[2단계]

설문지번역

(10/11~10/19)

 영어 설문지 1차 번역

 영어 설문지 번역 연구진 검토 후 수정

 한국어 및 영어 설문지를 바탕으로 다국어(중국어, 캄보디아

어, 필리핀 따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설문지 번역

⇩
[3단계]

면접원 교육

(10/13~10/20)
 2회에 걸쳐 한국어 및 다국어 설문지 면접원 교육 진행

⇩
[4단계]
예비조사

(10/24~11/3)

 유학생,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예비조사 실시

 Pre-test 결과를 반영하여 다국어 설문지 일부 수정

⇩
[5단계]
본조사

(10/15~11/18)
 면접원을 이용한 면대면 조사 실행

[그림 5-1] 설문조사 진행 절차 및 일정

제 절 연구결과

1. 응답자 속성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는 총 1,086명이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이주 노동자 369명(34.0%), 결혼 이주자 366명(33.7%), 이주 2세 229명(21.1%), 

유학생 122명(11.2%)이었다. 응답자들의 거주지 분포는 서울 237명(21.8%), 경기/인천 

358명(33.3%), 기타 수도권 지역 491명(45.2%)이었다. 응답자 집단과 거주지 분포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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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민의 집단별 분포를 고려한 조사 설계에 따른 적절한 분포라 할 수 있다

([그림 5-2] 참고).

이주 노동자
369명

(33.98%)

결혼 이주자
366명

(33.70%)

이주 2세
229명

(21.09%)

유학생
122명

(11.23%) 기타
491명

(40.05%)

서울
369명

(30.10%)

인천
366명

(29.85%)

[그림 5-2] 집단별 구성 및 거주지역 분포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447명(41.2%), 여자 639명(58.8%)이였는데, 이를 다시 집

단별로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는 남자가 72.9%로 많았으며, 결혼 이주자는 여자가 대부

분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이주 2세와 유학생 집단에서는 성별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표 5-1>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남자 269 72.9 16 4.4 117 51.1 45 36.9 447 41.2

여자 100 27.1 350 95.6 112 48.9 77 63.1 639 58.8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1> 집단별 성별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389명(35.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53명(23.3%), 10대 

246명(22.7%), 40대 167명(15.4%), 50대 이상 31명(2.9%) 순이었다. 집단별 연령대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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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는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결혼 이주자는 20대, 30대, 40

대가 비슷한 분포 수준을 나타냈다. 이주 2세는 응답자 모두 10대 이하로 구성되었으며, 

유학생은 20대가 주를 이루었다(<표 5-2>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10대 4 1.1 4 1.1 229 100.0 9 7.4 246 22.7

20대 164 44.4 115 31.4 0 .0 110 90.2 389 35.8

30대 121 32.8 129 35.2 0 .0 3 2.5 253 23.3

40대 67 18.2 100 27.3 0 .0 0 .0 167 15.4

50대 이상 13 3.5 18 4.9 0 .0 0 .0 31 2.9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2> 집단별 연령대

응답자들의 학력 분포는 중학교 졸업 이하 359명(33.1%), 고등학교 졸업 360명(33.1%), 

대학교 졸업 이상 367명(33.8%)이었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이주 2세는 대부분 중학교 졸업 또는 재

학이었으며, 유학생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다(<표 5-3>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중학교 이하 71 19.2 81 22.1 207 90.4 0 .0 359 33.1

고등학교 161 43.6 158 43.2 22 9.6 19 15.6 360 33.1

대학교 이상 137 37.1 127 34.7 0 .0 103 84.4 367 33.8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3> 집단별 학력

응답자들의 직업은 이주 2세와 유학생이 포함된 학생이 354명(32.6%)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이주 노동자가 포함된 노동 및 일용직 224명(20.6%), 결혼 이주여성이 포함된 주

부 216명(19.9%) 순이었다([그림 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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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축산업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노동/일용직

주부

학생

기타 82

354

216

224

51

21

24

71

32

11

[그림 5-3] 응답자 직업

응답자들과 관련된 출생국가 특징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출생국가는 태국이 254명

(23.4%)로 가장 많았고, 중국 202명(18.6%), 베트남 197명(18.1%), 중국동포 135명(12.4%), 

필리핀 102명(9.4%) 순이었으며, 기타 국가에서 출생한 응답자는 196명(18.0%)이었다([그

림 5-4] 참고).

중국 동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기타

135

202 197

102

254

196

[그림 5-4] 응답자 출생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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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한국생활 정착과 관련하여 입국시기와 귀화 여부 및 한국에 자녀가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한국입국연도를 바탕으로 조사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간

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내에서는 점차 감소하다가 10년을 기점

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15년 이후에서는 점차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거주기간

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는 1년 이내가 가장 많았고, 7년 이내의 분포가 비교

적 많았다. 결혼 이주자는 3년, 6년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이주 2세는 11년부터 15년 사이의 분포가 높았으며, 유학생은 6

년 이내의 거주기간에서 4년 거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5], [그림 5-6] 

참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0

96

108

91

77

61
52

26
32

23

65
74

53
47

28 29
21

8
14

21

[그림 5-5] 한국 거주기간

(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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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집단별 한국 거주기간

(단위: 년)

응답자들의 한국생활 정착과 관련하여 이주 2세를 제외한 응답자들의 귀화여부 및 한

국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7%가 귀화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64.4%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

펴보면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은 귀화하지 않았으며,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없는 

비율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결혼 이주자의 경우 68.0%가 귀화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비율은 76.0%였다.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귀화하

지 않았으며, 대부분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비율은 1.6%에 불과했다(<표 5-4>, [그림 5-7] 참고).



- 102 -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귀화

여부

귀화함 19 5.1 117 32.0 4 3.3 140 16.3

귀화안함 350 94.9 249 68.0 118 96.7 717 83.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5 6.8 278 76.0 2 1.6 305 35.6

자녀 없음 344 93.2 88 24.0 120 98.4 552 64.4

계 369 100 366 100 122 100 857 100

<표 5-4> 귀화여부 및 자녀유무

귀화함
140명

(16.34%)

귀화안함
717명

(83.66%)

자녀 없음
552명

(64.41%)

자녀 있음
305명

(35.59%)

[그림 5-7] 귀화여부 및 자녀유무

한국사회에서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대면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커뮤니케이션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였다. 대면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과의 직접 만남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40.68%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37.02%로 나타났고, ‘모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3.01%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인 및 모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의사소

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19.28%로 나타나, 외국인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

들이 대면커뮤니케이션에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대면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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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과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 

이주자는 한국인과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비슷

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주 2세는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5-5>, [그림 5-8], <표 5-6> 참고).

항목 N %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55 37.02

모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7 3.01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00 40.68

한국인/모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37 19.28

계 1,229 100

<표 5-5>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대면커뮤니케이션)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81 77

35
44

129

170
181

20
14

8
14

1

205

165

24

61

한국인 모국인 외국인 어려움 없음

[그림 5-8] 집단별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대면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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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N % N % N % N %

한국인 205 47.79 165 39.29 24 9.45 61 48.41

모국인 14 3.26 8 1.90 14 5.51 1 0.79

외국인 129 30.07 170 40.48 181 71.26 20 15.87

어려움 없음 81 18.88 77 18.33 35 13.78 44 34.92

계 429 100 420 100 254 100 126 100

<표 5-6> 집단별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대면커뮤니케이션)

온라인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과

의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는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

과,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45.93%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30.78%로 나타났고, ‘모

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3.55%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인 및 모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19.74%로 나타나, 대면커뮤니

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커뮤니케이션에서 모

국인을 제외하고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집단별로 온라인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면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과 의사

소통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 이주자는 한국인과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주 2세는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5-7>, <표 5-8>, [그림 

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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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29 30.78

모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8 3.55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91 45.93

한국인/모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11 19.74

계 1,069 100.0

<표 5-7>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온라인커뮤니케이션)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N % N % N % N %

한국인 163 44.05 106 31.27 11 4.62 49 40.16

모국인 12 3.24 12 3.54 14 5.88 0 0.00

외국인 129 34.86 161 47.49 180 75.63 21 17.21

어려움 없음 66 17.84 60 17.70 33 13.87 52 42.62

계 370 100 339 100 238 100 122 100

<표 5-8> 집단별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온라인커뮤니케이션)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66 60

33

52

129

161

180

21
12 12 14

0

163

106

11

49

한국인 모국인 외국인 어려움 없음

[그림 5-9] 집단별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온라인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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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인식

응답자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 인식 및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먼저, 한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한국 입국 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를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

로 처리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난 미디어는 텔레비전이었

으며, 비슷한 수준에서 컴퓨터가 두 번째로 이용 경험이 많은 미디어로 나타났고, 휴대

폰이 세 번째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신문, 잡지, 라

디오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용 경험이 높은 3개 미디어와 이용 경험이 낮은 4개 미디어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 특정 미디어에 대한 이용 경

험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집단별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5-10], <표 5-9> 참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10] 한국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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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텔레비전 301 26.24 336 25.09 227 29.87 85 16.13 949 25.15

라디오 33 2.88 81 6.05 36 4.74 31 5.88 181 4.80

신문 67 5.84 98 7.32 38 5.00 61 11.57 264 7.00

잡지 34 2.96 74 5.53 38 5.00 61 11.57 207 5.49

컴퓨터 288 25.11 309 23.08 218 28.68 120 22.77 935 24.78

휴대폰 287 25.02 325 24.27 152 20.00 85 16.13 849 22.50

스마트폰 137 11.94 116 8.66 51 6.71 84 15.94 388 10.28

계 1,147 100 1,339 100 760 100 527 100 3,773 100

<표 5-9> 한국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

구체적인 미디어 이용 특성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한 미디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컴퓨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텔레비전, 휴대폰, 스마트폰, 신문, 잡지,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이 있는 미디어와 비슷하게 상위 4개 순위의 미디어

에 비해 하위 3개 순위의 미디어에 대한 응답은 극히 낮은 응답 빈도를 나타내, 외국인 

이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특정 미디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집단별 분석에서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 

노동자의 경우 컴퓨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대폰과 텔레비전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

냈으며,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4%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자의 경우,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2세의 경우, 결혼 이주자와 비슷하게 

텔레비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휴대폰과 스

마트폰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유학생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로 컴퓨터

라고 응답한 빈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스마트폰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미디어

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주 노동자가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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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결혼 이주자와 이주 2세는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라고 응답하였

으나, 결혼 이주자에 비해 이주 2세의 경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주 2세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휴대폰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유

학생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10>, [그림 5-11]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텔레비전 83 22.5 138 37.7 101 44.1 3 2.5 325 29.9

라디오 0 .0 1 .3 0 .0 0 .0 1 .1

신문 1 .3 3 .8 0 .0 1 .8 5 .5

잡지 0 .0 0 .0 0 .0 2 1.6 2 .2

컴퓨터 137 37.1 107 29.2 95 41.5 94 77.0 433 39.9

휴대폰 95 25.7 90 24.6 17 7.4 4 3.3 206 19.0

스마트폰 53 14.4 27 7.4 16 7.0 18 14.8 114 10.5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10> 한국 입국 후 가장 많이 이용한 미디어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53

27
16 18

95 90

17

4

137

107
95 94

0 0 0 21 3 0 10 1 0 0

83

138

101

3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그림 5-11] 한국 입국 후 가장 많이 이용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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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용한 미디어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41.7%가 컴퓨터라고 응답했고, 34.4%가 텔레비전, 11.6%가 

휴대폰, 9.5%가 스마트 폰이라고 응답했다. 컴퓨터와 텔레비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가운데, 휴대폰 및 스마트폰에 대한 미디어로서의 신뢰도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 전통

적인 미디어에 비해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 분석에는 이주 노동자는 컴퓨터를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결혼 이주자는 텔레비전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2세와 유학생

도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로 컴퓨터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이주자를 제

외한 세 집단에서 모두 컴퓨터를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라고 응답해, 텔레비전을 많이 

이용하는 결혼 이주자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얻게 되는 정

보에 대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그림 5-12], <표 5-11> 참고).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47

28

12
16

57 58

9
2

148

116

105

84

1 0 0 1
6 6 4 7

2 2 0 1

108

156

99

11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그림 5-12] 한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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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텔레비전 108 29.3 156 42.6 99 43.2 11 9.0 374 34.4

라디오 2 .5 2 .5 0 .0 1 .8 5 .5

신문 6 1.6 6 1.6 4 1.7 7 5.7 23 2.1

잡지 1 .3 0 .0 0 .0 1 .8 2 .2

컴퓨터 148 40.1 116 31.7 105 45.9 84 68.9 453 41.7

휴대폰 57 15.4 58 15.8 9 3.9 2 1.6 126 11.6

스마트폰 47 12.7 28 7.7 12 5.2 16 13.1 103 9.5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11> 한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

한국에서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보습득과 의사소통

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미디어 이용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정보습득 및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한 미디어를 모두 선

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해 조사하였다. 한국에서 정보습득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에 대한 조사결과, 컴퓨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텔레비전, 휴대폰, 스마트

폰, 신문, 잡지,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에 대한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상위 4개 순위의 미디어에 대한 응답 빈도와 비교해 하위 3개 순

위의 미디어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보습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

이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12>, [그림 5-13] 참고).



- 111 -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텔레비전 241 27.02 296 27.87 194 32.12 61 16.94 792 27.14

라디오 23 2.58 52 4.90 18 2.98 14 3.89 107 3.67

신문 47 5.27 74 6.97 31 5.13 41 11.39 193 6.61

잡지 23 2.58 59 5.56 25 4.14 31 8.61 138 4.73

컴퓨터 270 30.27 282 26.55 204 33.77 115 31.94 871 29.85

휴대폰 196 21.97 205 19.30 89 14.74 31 8.61 521 17.85

스마트폰 92 10.31 94 8.85 43 7.12 67 18.61 296 10.14

계 892 100 1,062 100 604 100 360 100 2,918 100

<표 5-12> 한국에서 정보습득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13] 한국에서 정보습득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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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에 대한 조사결과, 휴대폰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비슷한 수준에서 컴퓨터가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에서 텔레비전이 네 번째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순위를 나타낸 미디어와 달리 하위 순위를 

나타낸 신문, 잡지,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응답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

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에 대한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상위 4개 순위의 미디어에 대한 

응답 빈도와 비교해 하위 3개 순위의 미디어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

나 의사소통을 위한 미디어 이용도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 분석을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휴

대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2세와 유학생은 컴퓨터를 가장 많

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자에 비해 이주 노동자가 의사소통을 위해 스

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2세와 비교해서 유학생의 스마트

폰 이용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 [그림 5-14]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텔레비전 90 12.47 107 13.23 106 21.41 19 6.29 322 13.83

라디오 9 1.25 17 2.10 6 1.21 3 0.99 35 1.50

신문 20 2.77 33 4.08 9 1.82 10 3.31 72 3.09

잡지 6 0.83 18 2.22 7 1.41 5 1.66 36 1.55

컴퓨터 209 28.95 219 27.07 177 35.76 109 36.09 714 30.67

휴대폰 261 36.15 303 37.45 143 28.89 75 24.83 782 33.59

스마트폰 127 17.59 112 13.84 47 9.49 81 26.82 367 15.76

계 722 100 809 100 495 100 302 100 2,328 100

<표 5-13>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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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14]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

3. 인터넷 이용 현황

한국에서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 입국한 후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

한 조사는 집, 학교, 공공장소, 교통수단, PC방 등에서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

한 인터넷 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한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에 입

국한 후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서 이주 노동자

와 결혼 이주자의 한국에서의 인터넷 이용 경험 유무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

주 2세 응답자는 모두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학생의 경우에도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9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5-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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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경험 있음 339 91.9 333 91.0 229 100.0 121 99.2 1022 94.1

경험 없음 30 8.1 33 9.0 0 .0 1 .8 64 5.9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14> 한국에서의 인터넷 이용 경험 유무

외국인 이주민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83.83분(표준

편차 105.52)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유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 이주 2세, 결혼 이주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별 표준

편차가 평균 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집단간 차이보다 집단내에서의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시간 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2.4%, 2시간 이상 ~ 3시간 미

만 11.9%,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3.1%,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3% 순이었다. 응

답자의 대부분인 83.3%가 하루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집단별 분포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하게 각 집단에서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3시간 미만이 대부분이었다([그림 5-15], <표 5-15>, <표 5-16> 참고).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90.46
64.45 68.26

171.73

81.41

48.02
70.14

224.33

평균 표준편차

[그림 5-15]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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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평균 81.41 48.02 70.14 224.33 83.83

표준편차 90.46 64.45 68.26 171.73 105.52

<표 5-15>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1시간 미만 163 44.2 232 63.4 119 52.0 18 14.8 532 49.0

1~2시간 80 21.7 65 17.8 76 33.2 22 18.0 243 22.4

2~3시간 58 15.7 23 6.3 25 10.9 23 18.9 129 11.9

3~4시간 11 3.0 1 .3 4 1.7 5 4.1 21 1.9

4~5시간 14 3.8 6 1.6 1 .4 13 10.7 34 3.1

5~6시간 7 1.9 3 .8 1 .4 14 11.5 25 2.3

6~7시간 2 .5 1 .3 0 .0 7 5.7 10 .9

7~8시간 1 .3 2 .5 1 .4 7 5.7 11 1.0

8시간 이상 3 .8 0 .0 2 .9 12 9.8 17 1.6

이용안함 30 8.1 33 9.0 0 .0 1 .8 64 5.9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0

<표 5-16>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구간)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22명의 인터넷 이용 장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1.0%가 집 또는 숙소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사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5.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민이 인

터넷을 집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회사 및 사무

실에서의 인터넷 이용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서도 4개 집단 모

두 집 및 숙소에서의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주 노동자와 이주 2세는 집 

및 숙소, 회사에서의 이용 다음으로 PC방에서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이주자는 대부분 집 및 숙소와 회사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은 대부분 

집 및 숙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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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집/숙소 259 76.4 291 87.4 215 93.9 115 95.0 880 86.1

지인의 집 18 5.3 8 2.4 3 1.3 2 1.7 31 3.0

회사 34 10.0 22 6.6 0 .0 0 .0 56 5.5

커뮤니티 3 .9 2 .6 1 .4 0 .0 6 .6

공공기관 1 .3 3 .9 0 .0 0 .0 4 .4

공공장소 0 .0 0 .0 1 .4 0 .0 1 .1

PC방 19 5.6 2 .6 7 3.1 1 .8 29 2.8

기타 5 1.5 5 1.5 2 .9 3 2.5 15 1.5

계 339 100 333 100 229 100 121 100 1,022 100

<표 5-17> 인터넷 이용 장소

4.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인식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소셜 미디어 이용 확

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개인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살펴보았

다. 개인 모바일 기기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 및 스마트폰으로 한정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있는지에 대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7%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1%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고,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10.1%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소유자

가 휴대폰 이용자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스

마트폰의 소유자가 휴대폰의 2배 정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국인 이주민

의 경우에도 혁신적 특징이 더 강한 대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

이 높고, 가계지출을 위한 경제적 비용 부담이 적어 스마트폰 이용 확산이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표 5-18>, [그림 5-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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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스마트폰 124 33.6 103 28.1 43 18.8 79 64.8 349 32.1

휴대폰 229 62.1 240 65.6 121 52.8 37 30.3 627 57.7

없음 16 4.3 23 6.3 65 28.4 6 4.9 110 10.1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18> 휴대폰 및 스마트폰 소유 여부

휴대폰
229명

(62.06%)

스마트폰
124명

(33.60%)

없음
16명

(4.34%)

휴대폰
240명

(65.57%)

스마트폰
103명

(28.14%)

없음
23명

(6.28%)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휴대폰
121명

(52.84%)없음
65명

(28.38%)

스마트폰
43명

(18.78%)

스마트폰
79명

(64.75%)

휴대폰
37명

(30.33%)

없음
6명

(4.92%)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16] 휴대폰 및 스마트폰 소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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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및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 976명의 통화 및 기타 기능을 포함한 휴

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1분(표준편차 122)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유학생의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이주 2세의 이용시간이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휴대폰을 구분하여 이용 시간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스마트폰 이

용자의 이용 시간이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스마트폰 이용자가 모바일 기

기를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이용 시간과 유사하게 유학

생 집단을 제외한 3개 집단에서 표준편차가 평균 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 간 차이 보다 

집단 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평균 휴대폰 및 스마

트폰 이용 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1시간 이상이 23.98%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이상 ~ 

40분 미만이 22.7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표 5-19>, <표 5-20>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10분 미만 6 1.70 12 3.50 4 2.44 0 0.00 22 2.25

10~20분 23 6.52 41 11.95 20 12.20 3 2.59 87 8.91

20~30분 48 13.60 52 15.16 26 15.85 4 3.45 130 13.32

30~40분 90 25.50 96 27.99 29 17.68 7 6.03 222 22.75

40~50분 10 2.83 15 4.37 3 1.83 0 0.00 28 2.87

50~60분 1 0.28 3 0.87 1 0.61 0 0.00 5 0.51

1시간 이상 106 30.03 61 17.78 49 29.88 18 15.52 234 23.98

2시간 이상 36 10.20 32 9.33 15 9.15 24 20.69 107 10.96

3시간 이상 33 9.35 31 9.04 17 10.37 60 51.72 141 14.45

계 353 100 343 100 164 100 116 100 976 100

<표 5-19> 하루 평균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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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스마트폰 94 108 107 138 142 176 273 185 144 162

휴대폰 59 69 57 103 55 72 99 77 60 85

계 69 86 67 115 56 104 206 180 81 122

<표 5-20> 하루 평균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요금에 대해 조사에서는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3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포를 살펴

보면, 이주 노동자는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과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의 분포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결혼 이주자는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가운데, 3만

원 미만과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주 2세는 대부분 5

만원 미만의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소유자가 많은 

유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구간대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5-21>, 

[그림 5-17]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3만원 미만 61 17.28 86 25.07 87 53.05 25 21.55 259 26.54

3~5만원 142 40.23 157 45.77 61 37.20 30 25.86 390 39.96

5~10만원 133 37.68 92 26.82 16 9.76 52 44.83 293 30.02

10만원 이상 17 4.82 8 2.33 0 0.00 9 7.76 34 3.48

계 353 100 343 100 164 100 116 100 976 100

<표 5-21> 한달 평균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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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7

133

142

61

이주 노동자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8

92

157

86

결혼 이주자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0

16

61

87

이주 2세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9

52

30

25

유학생

[그림 5-17] 한달 평균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요금

휴대폰 및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문자, 사진 및 동영상 촬

영 및 관람, 게임 및 오락, 모바일 메신저, 정보검색, 소셜 미디어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는 통화, 문자가 전체 응

답의 60.28%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된 이용 특징을 나타냈으며, 결혼 

이주자는 통화, 문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관람 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주 2세와 유학생은 통화와 문자를 많이 이용하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음성통화 못지않게 의사소통 방법으로 문자를 많이 이용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주 2세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게임 및 오락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은 통화 및 문자 이외의 서비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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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18], <표 5-22> 참고).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23

73

93

58

64

58

207

353

이주 노동자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13

66

141

64

38

67

253

343

결혼 이주자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1

105

64

31

20

32

156

164

이주 2세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12

33

56

42

57

68

96

116

유학생

[그림 5-18]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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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통화 353 38.00 343 34.82 164 28.62 116 24.17 976 32.90

문자 207 22.28 253 25.69 156 27.23 96 20.00 712 24.00

메신저 58 6.24 67 6.80 32 5.58 68 14.17 225 7.58

소셜미디어 64 6.89 38 3.86 20 3.49 57 11.88 179 6.03

정보검색 58 6.24 64 6.50 31 5.41 42 8.75 195 6.57

사진·영상 93 10.01 141 14.31 64 11.17 56 11.67 354 11.93

게임·오락 73 7.86 66 6.70 105 18.32 33 6.88 277 9.34

기타 23 2.48 13 1.32 1 0.17 12 2.50 49 1.65

계 929 100 985 100 573 100 480 100 2,967 100

<표 5-22>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

휴대폰 및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수를 이용하여 휴대폰 및 스마트

폰 이용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2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3

개, 1개, 4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평균 이용 개수는 3.04였으며, 집단별 평균

은 유학생이 가장 높고, 이주 2세,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는 2개 이하 이용이 62.6%로 나타나 통화 및 문자에 집중

되어 이용 다양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이주자는 외국인 근로자 보다

는 이용 다양성이 높았으나 4개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27.5%에 그쳐 이용 다양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2세와 유학생은 4개 이상 이용 비율이 각각 42.1%, 58.7%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은 두 집단에서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다양성이 높음을 알 수 있

었다([그림 5-19], <표 5-23> 참고).

이를 스마트폰 소유 여부와 연결시켜 분석해 보면,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이

주 2세 보다 스마트폰 소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다양성이 낮은 것은 이 두 집

단에서 스마트폰의 이용이 특정 기능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보격차의 초기 현상으로 미디어의 소유여부에 따른 격차인 ‘모

바일 디바이드’는 약화되어 있지만, 스마트폰 활용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스마트 

디바이드’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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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미디어의 소유 및 접근 여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스마트 미디어 활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개~2개

3개~4개

5개~6개

7개 이상 19

31

82

221

이주 노동자

1개~2개

3개~4개

5개~6개

7개 이상 17

37

113

176

결혼 이주자

1개~2개

3개~4개

5개~6개

7개 이상 11

19

87

47

이주 2세

1개~2개

3개~4개

5개~6개

7개 이상 20

22

42

32

유학생

[그림 5-19]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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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1개 104 29.5 69 20.1 2 1.2 4 3.4 179 18.3

2개 117 33.1 107 31.2 45 27.4 28 24.1 297 30.4

3개 45 12.7 73 21.3 48 29.3 16 13.8 182 18.6

4개 37 10.5 40 11.7 39 23.8 26 22.4 142 14.5

5개 16 4.5 23 6.7 11 6.7 8 6.9 58 5.9

6개 15 4.2 14 4.1 8 4.9 14 12.1 51 5.2

7개 14 4.0 12 3.5 10 6.1 14 12.1 50 5.1

8개 이상 5 1.4 5 1.5 1 .6 6 5.2 17 1.7

계 353 100 343 100 166 100 116 100 976 100

평균 2.63 2.87 3.49 4.16 3.04

표준편차 1.744 1.669 1.472 1.972 1.774

<표 5-23>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다양성

휴대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976명에게 향후 이용의향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통화기능이 응답의 23.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자 19.05%, 메신저 11.84%, 사진 및 영상 11.84%, 정보검색 

11.39%, 소셜 미디어 10.80%, 게임 및 오락 9.64%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의향 서비

스는 집단별로 통화와 문자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이용 서비스와 달리 통

화와 문자 이외의 다른 서비스를 비슷한 수준으로 고르게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20], <표 5-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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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26

107

127

134

124

113

223

301

이주 노동자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26

79

155

128

104

135

254

304

결혼 이주자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15

115

87

80

84

96

133

131

이주 2세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19

40

50

61

70

75

64

78

유학생

[그림 5-20] 휴대폰 및 스마트폰 향후 이용의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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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통화 301 26.06 304 25.65 131 17.68 78 17.07 814 23.01

문자 223 19.31 254 21.43 133 17.95 64 14.00 674 19.05

메신저 113 9.78 135 11.39 96 12.96 75 16.41 419 11.84

소셜미디어 124 10.74 104 8.78 84 11.34 70 15.32 382 10.80

정보검색 134 11.60 128 10.80 80 10.80 61 13.35 403 11.39

사진·영상 127 11.00 155 13.08 87 11.74 50 10.94 419 11.84

게임·오락 107 9.26 79 6.67 115 15.52 40 8.75 341 9.64

기타 26 2.25 26 2.19 15 2.02 19 4.16 86 2.43

계 1,155 100 1,185 100 741 100 457 100 3,538 100

<표 5-24> 휴대폰 및 스마트폰 향후 이용의향 서비스

현재 이용과 향후 이용의향을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통화와 문자는 현재 보다 이용

의향이 줄었으며, 다른 항목들은 모두 이용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이용보다 향

후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난 기능은 정보검색, 소셜 미디어, 메신저, 사진 및 영상, 게임 

및 오락 순이었다.

집단별 분석을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는 통화를 제외한 모든 기능에서 이용의향이 높

게 나타난 가운데, 정보검색, 소셜 미디어, 메신저, 사진 및 동영상/게임 및 오락, 기타 

순으로 이용의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 이주자는 통화를 제외한 모든 기능에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메신저, 소셜 미디어, 정보검색, 사진 및 동영상, 게임 및 

오락/기타 순으로 이용의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주 2세는 통화와 문자를 제외한 모든 

기능에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메신저/소셜 미디어, 정보검색, 사진 및 동영

상, 기타, 게임 및 오락 순으로 이용의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유학생은 통화, 문자, 사진 

및 동영상을 제외한 모든 기능에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정보검색, 소셜 미

디어, 메신저, 게임 및 오락/기타 순으로 이용의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

반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이 향후 휴대폰 및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5-21], <표 5-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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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3

34

34

76

60

55

16

-52

이주 노동자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13

13

14

64

66

68

1

-39

결혼 이주자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14

10

23

49

64

64

-23

-33

이주 2세

통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게임/오락

기타 7

7

-6

19

13

7

-32

-38

유학생

[그림 5-21] 휴대폰 및 스마트폰 현재 이용과 향후 이용의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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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통화 -52 -39 -33 -38 -162

문자 16 1 -23 -32 -38

메신저 55 68 64 7 194

소셜미디어 60 66 64 13 203

정보검색 76 64 49 19 208

사진·영상 34 14 23 -6 65

게임·오락 34 13 10 7 64

기타 3 13 14 7 37

주) 이용의향 차이 = 현재 이용의향 빈도 – 향후 이용의향 빈도

<표 5-25> 휴대폰 및 스마트폰 현재 이용과 향후 이용의향 차이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자가 현재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6.7%가 높은 이용 요금이라고 응답했고, 

48.1%가 높은 구입 가격, 26.2%가 가입/변경/해지 절차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이해

부족, 19.5%가 자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외국

인 이주민의 휴대폰 및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적 어려움의 순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0.16%로 전반적으

로 외국인 이주민이 휴대폰 및 스마트폰의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높은 이용요금, 높은 구입

가격, 이용절차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자국어 미지원, 설명서에 대한 이해 

부족, 사용방법의 어려움, 기타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2세는 높

은 이용요금, 높은 구입가격, 이용절차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사용방법의 어

려움/설명서에 대한 이해 부족, 기타, 자국어 미지원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와 비교해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높은 이주 2세는 

언어적인 어려움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학생의 경우 높은 이용요금, 이용

절차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높은 구입가격, 자국어 미지원, 설명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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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부족, 사용방법의 어려움, 기타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

과 달리 학력수준 및 경제적 부담이 적은 유학생은 구입가격에 대한 부담이나 자국어 

지원에 대한 어려움은 적으나, 다른 집단에서와 유사하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26>, <표 5-27>, <표 

5-28>, <표 5-29>, <표 5-30> 참고).

구분
전체

N %
높은 구입 가격 469 24.93

높은 이용 요금 652 34.66

가입/변경/해지 절차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이해부족 255 13.56

휴대폰 사용방법의 어려움 104 5.53

휴대폰/스마트폰 설명서(매뉴얼)에 대한 이해 부족 157 8.35

자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 190 10.10

기타 51 2.71

없다 3 0.16

계 1,881 100

<표 5-26>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시 불편사항(전체)

구분
이주 노동자

N %

높은 구입 가격 164 25.04

높은 이용 요금 214 32.67

가입/변경/해지 절차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이해부족 89 13.59

휴대폰 사용방법의 어려움 28 4.27

휴대폰/스마트폰 설명서(매뉴얼)에 대한 이해 부족 57 8.70

자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 87 13.28

기타 16 2.44

없다 0 0.00

계 655 100

<표 5-27>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시 불편사항(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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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혼 이주자

N %
높은 구입 가격 178 24.32
높은 이용 요금 251 34.29
가입/변경/해지 절차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이해부족 84 11.48
휴대폰 사용방법의 어려움 57 7.79
휴대폰/스마트폰 설명서(매뉴얼)에 대한 이해 부족 71 9.70
자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 76 10.38
기타 15 2.05
없다 0 0.00

계 732 100

<표 5-28>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시 불편사항(결혼 이주자)

구분
이주 2세

N %
높은 구입 가격 92 30.26

높은 이용 요금 125 41.12

가입/변경/해지 절차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이해부족 28 9.21
휴대폰 사용방법의 어려움 18 5.92

휴대폰/스마트폰 설명서(매뉴얼)에 대한 이해 부족 18 5.92

자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 10 3.29

기타 12 3.95

없다 1 0.33

계 304 100

<표 5-29>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시 불편사항(이주 2세)

구분
유학생

N %
높은 구입 가격 35 18.42
높은 이용 요금 62 32.63
가입/변경/해지 절차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이해부족 54 28.42
휴대폰 사용방법의 어려움 1 0.53
휴대폰/스마트폰 설명서(매뉴얼)에 대한 이해 부족 11 5.79
자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 17 8.95
기타 8 4.21
없다 2 1.05

계 190 100

<표 5-30>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시 불편사항(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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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항목 개수를 바탕으로 불편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1.93개의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불편도를 

비교해 보면, 결혼 이주자가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와 이주 2세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유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

단에서 2개 이하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응답자가 77.8%였는데, 이를 불편사항 항목 분석 

결과와 관련시켜 해석해 보면, 외국인 이주민의 대부분이 휴대폰 및 스마트폰의 구입가

격 및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5-22], 

<표 5-31> 참고).

1개~2개

3개~4개

5개~6개

7개 2

11

61

279

이주 노동자

1개~2개

3개~4개

5개~6개

7개 1

28

63

251

결혼 이주자

1개~2개

3개~4개

5개~6개

7개 0

7

25

131

이주 2세

1개~2개

3개~4개

5개~6개

7개 0

1

17

96

유학생

[그림 5-22]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불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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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1개 176 49.9 134 39.1 76 46.6 60 52.6 446 45.8

2개 103 29.2 117 34.1 55 33.7 36 31.6 311 32.0

3개 47 13.3 52 15.2 20 12.3 17 14.9 136 14.0

4개 14 4.0 11 3.2 5 3.1 0 .0 30 3.1

5개 4 1.1 11 3.2 5 3.1 1 .9 21 2.2

6개 7 2.0 17 5.0 2 1.2 0 .0 26 2.7

7개 2 .6 1 .3 0 .0 0 .0 3 .3

계 353 100 343 100 165 100 114 100 973 100

평균 1.86 2.13 1.86 1.65 1.93

표준편차 1.155 1.346 1.082 .798 1.190

<표 5-31>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불편도

5.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본 조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류

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5)

1) 블로그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본 조사에서는 ‘블로그’를 개인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로, 포털사이트 상에 개인공간

을 개설하여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고 타인이 방문하여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온라인상의 페이지로 정의하고, 응답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블

로그 서비스명을 예로 제시한 후 블로그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블로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3.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26.3%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지도

5) 외국인 이주민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본 조사에서의 결과와 달리 

외국인 이주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를 해석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조

사를 위해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

여 할당표집하였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33 -

가 가장 높은 집단은 유학생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주 2세,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 순

으로 나타났다(<표 5-32>, [그림 5-23]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안다 231 62.6 261 71.3 191 83.4 117 95.9 800 73.7

모른다 138 37.4 105 28.7 38 16.6 5 4.1 286 26.3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32> 블로그 인지 여부

안다
231명

(62.60%)

모른다
138명

(37.40%)
안다
261명

(71.31%)

모른다
105명

(28.69%)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안다
191명

(83.41%)

모른다
38명

(16.59%)

안다
117명

(95.90%)

모른다
5명

(4.10%)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23] 블로그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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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이후 최근 1년간 블로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7%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48.3%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

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블로그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집단은 유학생이었으며, 다음으

로 이주 2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순으로 나타났다(<표 5-33>, [그림 5-24]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있다 159 43.1 179 48.9 144 62.9 79 64.8 561 51.7

없다 210 56.9 187 51.1 85 37.1 43 35.2 525 48.3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33> 최근 1년간 블로그 이용 경험

있다
159명

(43.09%)
없다
210명

(56.91%)

있다
179명

(48.91%)

없다
187명

(51.09%)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있다
144명

(62.88%)

없다
85명

(37.12%)
있다
79명

(64.75%)

없다
43명

(35.25%)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24] 최근 1년간 블로그 이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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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본 조사에서는 ‘마이크로 블로그’를 한두 줄의 짧은 문장을 다수의 사람들과 주고받

는 것으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응답자

들에게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명을 예로 제시한 

후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52.3%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47.7%가 알

고 있다고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유학생이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 2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순이었다([그림 5-25], 

<표 5-34> 참고).

안다
155명

(42.01%)
모른다
214명

(57.99%)

안다
148명

(40.44%)모른다
218명

(59.56%)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안다
115명

(50.22%)

모른다
114명

(49.78%)
안다
100명

(81.97%)

모른다
22명

(18.03%)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25] 마이크로 블로그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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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안다 155 42.0 148 40.4 115 50.2 100 82.0 518 47.7

모른다 214 58.0 218 59.6 114 49.8 22 18.0 568 52.3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34> 마이크로 블로그 인지 여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최근 1년간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

사에서는 응답자의 73.0%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27.0%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학생이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 이주 2세, 결혼 이주자 순이었다([그림 5-26], <표 

5-35> 참고).

있다
93명

(25.20%)

없다
276명

(74.80%)

있다
78명

(21.31%)

없다
288명

(78.69%)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있다
51명

(22.27%)

없다
178명

(77.73%)

있다
71명

(58.20%)

없다
51명

(41.80%)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26] 최근 1년간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경험



- 137 -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있다 93 25.2 78 21.3 51 22.3 71 58.2 293 27.0

없다 276 74.8 288 78.7 178 77.7 51 41.8 793 73.0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35> 최근 1년간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경험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본 조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로, 친구관계를 넓힐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서비스로 정의하고, 응답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의에 대

한 설명과 더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명을 예로 제시한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

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32.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학생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 2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순이었다(<표 5-36>, [그림 

5-27]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안다 230 62.3 224 61.2 163 71.2 112 91.8 729 67.1

모른다 139 37.7 142 38.8 66 28.8 10 8.2 357 32.9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3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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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
230명

(62.33%)

모른다
139명

(37.67%) 안다
224명

(61.20%)

모른다
142명

(38.80%)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안다
163명

(71.18%)

모른다
66명

(28.82%)

안다
112명

(91.80%)

모른다
10명

(8.20%)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2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지 여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최근 1년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5%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53.5%가 이용한 적이 없다

고 응답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유학생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 2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순이었다(<표 

5-37>, [그림 5-28]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있다 168 45.5 134 36.6 103 45.0 100 82.0 505 46.5

없다 201 54.5 232 63.4 126 55.0 22 18.0 581 53.5

계 369 100 366 100 229 100 122 100 1,086 100

<표 5-37> 최근 1년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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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68명

(45.53%)

없다
201명

(54.47%)

있다
134명

(36.61%)
없다
232명

(63.39%)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있다
103명

(44.98%)
없다
126명

(55.02%) 있다
100명

(81.97%)

없다
22명

(18.03%)

이주 2세 유학생

[그림 5-28] 최근 1년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경험

6.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 현황 및 인식

본 조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

운데 하나라도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 724명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과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

외국인 이주민의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51.94분

(표준편차 80.42)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유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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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별 

표준편차가 평균 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집단간 차이보다 집단내에서의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분 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분 이상 ~ 20분 미만 

19.6%, 1시간 이상 13.8%, 2시간 이상 12.8%, 20분 이상 ~ 30분 미만 9.8% 순이었다. 응

답자의 51.1%가 소셜 미디어를 하루 평균 20분 미만 이용하고 있어, 인터넷, 휴대폰 및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비해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포에서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이용 시간이 적은 구간대에서는 비

슷한 비율을 나타냈지만,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주 노동자는 구간 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이주자에 비해 중사용자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주 2세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70.7%가 하루 평균 20분 미만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나,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소셜 미디어의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유학생은 다른 세 집단과 달리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구간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 중사용자가 가장 많은 집단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29], <표 5-38>, <표 5-39> 참고).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69.94

54.17

41.08

130.15

53.93

32.52
25.5

127.34

평균 표준편차

[그림 5-29]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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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평균 53.93 32.52 25.50 127.34 51.94

표준편차 69.94 54.17 41.08 130.15 80.42

<표 5-38>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10분 미만 73 31.7 97 42.4 56 35.7 2 1.9 228 31.5

10~20분 36 15.7 44 19.2 55 35.0 7 6.5 142 19.6

20~30분 19 8.3 29 12.7 13 8.3 10 9.3 71 9.8

30~40분 10 4.3 12 5.2 6 3.8 6 5.6 34 4.7

40~50분 14 6.1 9 3.9 9 5.7 10 9.3 42 5.8

50~60분 2 .9 3 1.3 4 2.5 5 4.6 14 1.9

1시간 이상 40 17.4 22 9.6 10 6.4 28 25.9 100 13.8

2시간 이상 36 15.7 13 5.7 4 2.5 40 37.0 93 12.8

계 230 100 229 100 159 100 108 100 724 100

<표 5-39> 하루 평균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구간)

2) 소셜 미디어에서의 지원 언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떤 유형의 블로그를 이용하는지를 지원언어를 기준으로 살

펴보았다. 먼저, 블로그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61명에게 한국에 입국한 이후 최근 

1년간 이용한 블로그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

다. 조사결과, 한국어만 지원되는 블로그 이용이 49.19%로 가장 높았고, 모국어만 지원

되는 블로그 이용 25.48%, 여러 언어가 지원되는 글로벌형 블로그 21.94%, 기타 3.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는 각 지원언어별 블로그를 비슷한 수준에서 고르게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이주자는 한국어와 모국어 중심으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2세는 대부분 한국어만 지원되는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유학생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각 지원언어별 블로그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5-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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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한국어 59 31.55 109 48.23 138 91.39 28 24.35 334 49.19

다국어 64 34.22 42 18.58 5 3.31 38 33.04 149 21.94

모국어 53 28.34 72 31.86 7 4.64 41 35.65 173 25.48

기타 11 5.88 3 1.33 1 0.66 8 6.96 23 3.39

계 187 100 226 100 151 100 115 100 679 100

<표 5-40> 최근 1년간 이용한 블로그 지원 언어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3명에게 최근 1년간 이용한 마이

크로 블로그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여러 

언어가 지원되는 글로벌형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이 40.76%로 가장 많았으며, 모국어만 

지원되는 마이크로 블로그 29.62%, 한국어만 지원되는 마이크로 블로그 26.90%, 기타 

2.72%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다국어가 지원되는 마이크로 블

로그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2세는 대부분 한국어만 지원되는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었고, 유학생은 다국어 지원 마이크로 블로그와 모국어만 지원되

는 마이크로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41>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한국어 27 25.23 20 19.61 43 79.63 9 8.57 99 26.90

다국어 47 43.93 45 44.12 10 18.52 48 45.71 150 40.76

모국어 28 26.17 34 33.33 1 1.85 46 43.81 109 29.62

기타 5 4.67 3 2.94 0 0.00 2 1.90 10 2.72

계 107 100 102 100 54 100 105 100 368 100

<표 5-41> 최근 1년간 이용한 마이크로 블로그 지원 언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505명에게 한국에 입국한 이후 

최근 1년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여러 언어가 지원되는 글로벌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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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만 지원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34.56%, 모국어만 

지원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0.03%, 기타 3.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다국어가 지원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 2세는 대부분 한국어만 지원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었으며, 유학생은 다국어가 지원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42>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N % N % N % N % N %

한국어 44 21.26 56 33.73 93 81.58 33 19.76 226 34.56

다국어 101 48.79 67 40.36 16 14.04 91 54.49 275 42.05

모국어 48 23.19 37 22.29 3 2.63 43 25.75 131 20.03

기타 14 6.76 6 3.61 2 1.75 0 0.00 22 3.36

계 207 100 166 100 114 100 167 100 654 100

<표 5-42> 최근 1년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언어

앞선 결과를 정리해 보면, 지원언어를 기준으로 한 소셜 미디어 이용에서 외국인 이

주민은 한국어만 지원되는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고, 마이크로 블로그는 다국어가 지원

되는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국어 지원 서비스와 한국어만 

지원되는 서비스를 비슷한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별로는 이

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는 한국어만 지원되는 서비스와 또는 모국어만 지원되는 서비스

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2세는 대부분 한국어만 지원 되는 소셜 미

디어를 이용하고 있고, 유학생은 다국어 지원 서비스와 모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블로그나 마이크로 블로그와 달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 있어서 이주 2세는 한국어만 지원되는 서비스를, 다른 3개 집단은 다국어가 지원되

는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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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소셜 미디어의 이용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동기에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법은 배리맥스(Varimax)를 적용하였다. 요인선별기준은 요인적재치 .5이상으로 하

였으며, .5를 충족하더라도 다른 요인에서 .5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요인항목에서 제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 15개 

항목이 추출되었고 전체 설명분산은 652.570%였다. 요인1은 자기표현 및 이로 인해 발

생되는 효과로서의 방문자의 방문 증가 및 반응의 항목들로 ‘자기표현’ 동기라고 명명

하였으며, 요인2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항목들

로 ‘정보수집 및 제공’ 동기라고 명명하였고, 요인3은 시간과 관련된 항목, 습관, 유행에 

관련된 항목들이 추출되었는데, 요인적재치가 높은 두 항목을 고려하여 ‘여가활동’ 동기

라고 명명하였다. 추출된 요인 항목들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7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표 5-43> 참고).

요인 항목 적재치 고유치(분산) α

자기

표현

나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 .794

6.189

(34.385)
.849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756

방문자가 증가하는 것이 기뻐서 .754

나 자신을 표현하려고 .679

방문자의 반응(댓글)을 보는 즐거움 때문에 .568

정보

수집

및

제공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68

1.880

(10.443)
.761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뉴스를 전하기 위해 .760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기 위해 .637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해 .592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546

친구 및 지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527

여가

활동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796

1.394

(7.742)
.754

시간을 보내기 위해 .661

습관적으로 .645

주위 사람들이 하니까 .614

<표 5-43>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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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정보수집 및 제공 요인 평균이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여가활동, 자기표현 순으로 이용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로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기표현 요인은 이주 노동자가 유학생 보다 높았으며, 이주 2세가 결혼 이주자와 

유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보수집 및 제공 요인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이주 2세와 

유학생 보다 높았으며, 결혼 이주자가 이주 2세 보다 높았다. 여가활동 요인에서는 결혼 

이주자가 이주 2세와 유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44>, <표 5-45>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자기표현 3.16 .965 3.09 .801 3.37 .809 2.85 .882 3.14 .882

정보수집 3.75 .706 3.62 .633 3.40 .648 3.47 .637 3.59 .673

여가활동 3.40 .901 3.22 .829 3.58 .787 3.50 .746 3.40 .842

<표 5-44> 집단별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기술통계

요인 제곱합 평균제곱 F p 사후검정

자기표현 18.173 6.058 8.002 .000

이주 노동자 > 유학생

결혼 이주자 < 이주 2세
이주 2세 > 유학생

정보수집

및 제공
13.370 4.457 10.210 .000

이주 노동자 > 이주 2세
이주 노동자 > 유학생

결혼 이주자 > 이주 2세

여가

활동
14.139 4.713 6.801 .000

결혼 이주자 < 이주 2세
결혼 이주자 < 유학생

<표 5-45> 집단별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분산분석

4)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첫 번째

는 의사소통 및 정보수집의 기능적 차원,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적 차원, 

세 번째는 소셜 미디어 이용의 기술적 어려움, 네 번째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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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각 차원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태도적 차원의 신뢰도가 다소 낮았으나, 

차원 내의 어떠한 항목을 제거해도 신뢰도 계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3개 항

목을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다(<표 5-46> 참고).

구분 항목 α

기능

소셜 미디어는 친구 및 지인들과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

.730
소셜 미디어는 모르는 사람들과 사귈 수 있게 해준다

소셜 미디어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준다

소셜 미디어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

태도

소셜 미디어는 필요하다

.654소셜 미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용 

어려움

한국의 소셜 미디어 가입은 어렵다

.782한국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 

요구

한국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
.795

한국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표 5-46> 이용자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신뢰도 계수

소셜 미디어의 기능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 

자기표현,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인식 평균은 3.89(표준편차 .7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집단별로는 이국인 노동자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 2

세, 결혼 이주자, 유학생 순이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는 평균 3.88(표준편차 .72)

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이주 노동자의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 2세, 결혼 이주자/유학생 순이었다.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평균은 3.23(표준편차 .98)으로 대

체적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이주 노동자가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결혼 이

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순이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이 보통 이상의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소셜 미디어 이용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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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평균 3.61(표준

편차 1.05)로, 대체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이주 노동자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순이었다. 소셜 미디어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요구를 관련시켜 분석해 보면, 이용에 있어서의 어려

움이 크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요구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5-47> 참고).

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기능 3.95 .73 3.85 .71 3.92 .55 3.79 .79 3.89 .70

태도 3.94 .76 3.85 .69 3.86 .68 3.85 .76 3.88 .72

이용 어려움 3.40 .94 3.37 .90 3.04 1.01 2.85 1.03 3.23 .98

지원 요구 3.92 .92 3.88 .93 3.28 1.01 2.85 1.09 3.61 1.05

<표 5-47> 이용자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 소셜 미디어 이용시 불편사항

소셜 미디어 이용자에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해

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

이 부족하다,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순으로 나타났다(<표 5-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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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156 21.5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73 37.7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251 34.7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222 30.7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107 14.8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이 망설여진다 73 10.1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149 20.6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38 5.2 

스마트폰이 비싸서 구입이 쉽지 않다 136 18.8 

기타 85 11.7 

없다 10 1.4 

계 724 100.0

<표 5-48> 소셜 미디어 이용시 불편사항

6) 소셜 미디어 이용 활성화 지원방안

소셜 미디어 이용자에게 외국인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

게 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교육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 조건 및 절차를 쉽고 편하게 하는 것, 한국 사이트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순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표 5-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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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인터넷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314 43.4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272 37.6 

한국 사이트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55 35.2 

인터넷 서비스 가입 조건 및 절차를 쉽고 편하게 하는 것 264 36.5 

주민번호나 외국인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44 33.7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 146 20.2 

스마트폰 사용량에 따른 혜택 지원 208 28.7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167 23.1 

기타 53 7.3 

없다 6 .8 

계 724 100.0

<표 5-49> 소셜 미디어 이용 활성화 지원방안

7. 소셜 미디어 비이용자의 인식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에게 소셜 미디어 유형별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

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소셜 미디어 비이용 이유

블로그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525명에게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46.9%가 이

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27.2%가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25.3%가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19.8%가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순으로 응답

했다(<표 5-50>, <표 5-51>, <표 5-52>, <표 5-53>, <표 5-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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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104 19.8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133 25.3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143 27.2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246 46.9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58 11.0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39 7.4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86 16.4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32 6.1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52 9.9 

기타 89 17.0 

계 982 100

<표 5-50>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전체)

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61 14.63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57 13.67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51 12.23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92 22.06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32 7.67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23 5.52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41 9.83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19 4.56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22 5.28

기타 19 4.56

계 417 100

<표 5-51>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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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40 11.17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50 13.97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55 15.36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102 28.49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21 5.87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1 3.07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32 8.94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12 3.35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12 3.35

기타 23 6.42

계 358 100

<표 5-52>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결혼 이주자)

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1 0.68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15 10.27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28 19.18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43 29.45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5 3.42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2 1.37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7 4.79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1 0.68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17 11.64

기타 27 18.49

계 146 100

<표 5-53>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주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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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2 3.28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11 18.03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9 14.75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9 14.75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0 0.00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3 4.92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6 9.84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0 0.00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1 1.64

기타 20 32.79

계 61 100

<표 5-54>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유학생)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793명에게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응

답자 가운데 28.5%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14.8%가 가입절

차가 복잡하다, 10.4%가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9.7%가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순으로 응답했다(<표 5-55>, <표 5-56>, <표 5-57>, <표 5-58>, <표 5-59>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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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139 9.65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150 10.42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213 14.79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411 28.54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106 7.36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44 3.06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110 7.64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51 3.54

마이크로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96 6.67

기타 120 8.33

계 1,440 100

<표 5-55>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전체)

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75 13.71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66 12.07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73 13.35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141 25.78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42 7.68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22 4.02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57 10.42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25 4.57

마이크로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23 4.20

기타 23 4.20

계 547 100

<표 5-56>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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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58 10.55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52 9.45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75 13.64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172 31.27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48 8.73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20 3.64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41 7.45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24 4.36

마이크로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28 5.09

기타 32 5.82

계 550 100

<표 5-57>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결혼 이주자)

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1 0.36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4 8.54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57 20.28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91 32.38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16 5.69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 0.36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10 3.56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2 0.71

마이크로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42 14.95

기타 37 13.17

계 281 100

<표 5-58>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주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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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5 8.06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8 12.90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8 12.90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7 11.29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0 0.00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 1.61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2 3.23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0 0.00

마이크로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3 4.84

기타 28 45.16

계 62 100

<표 5-59>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유학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581명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

다. 응답자 가운데 27.1%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15.4%가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10.3%가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9.0%가 인터넷 이용

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순으로 응답했다(<표 5-60>, <표 5-61>, <표 5-62>, <표 5-63>, 

<표 5-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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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87 7.56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118 10.25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177 15.38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312 27.11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104 9.04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50 4.34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92 7.99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51 4.4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74 6.43

기타 86 7.47

계 1,151 100

<표 5-6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전체)

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42 10.40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40 9.90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55 13.61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98 24.26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46 11.39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23 5.69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40 9.90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22 5.4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21 5.20

기타 17 4.21

계 404 100

<표 5-6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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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42 8.42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54 10.82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79 15.83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133 26.65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42 8.42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25 5.01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43 8.62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26 5.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25 5.01

기타 30 6.01

계 499 100

<표 5-6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결혼 이주자)

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0 0.00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0 8.93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41 18.30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72 32.14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16 7.14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 0.45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9 4.02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3 1.3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27 12.05

기타 35 15.63

계 224 100

<표 5-6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주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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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 3 12.50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4 16.67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2 8.33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 9 37.50

인터넷 이용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0 0.00

외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블로그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 4.17

모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이용해야 한다 0 0.00

주변에 PC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0 0.0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비싸서 

구입하지 못한다
1 4.17

기타 4 16.67

계 24 100

<표 5-6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유학생)

2)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소셜 미디어 비이용자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째는 소셜 미디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둘째는 한국사회에서 소셜 미디

어의 기능에 대한 인식, 셋째는 소셜 미디어 이용의 어려움, 넷째는 소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지원 요구, 다섯째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의도로 구분하여 5점 척도

로 조사하였다(<표 5-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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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α

유용성
소셜 미디어에는 유용한 정보가 많을 것이다

.765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능
한국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소셜 미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686
한국에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는 것 같다

이용 

어려움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가 낯설다

.806

소셜 미디어 가입은 어렵다

소셜 미디어 이용방법은 어려울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든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 

요구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
.786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태도/
이용의도

소셜 미디어 이용은 재미있을 것 같다
.836

기회가 되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

<표 5-65> 비이용자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신뢰도 계수

비이용자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의 유용성에 대

한 인식 평균은 3.69(표준편차 .87)로 보통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집단별로는 결혼 이주

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주 2세, 이주 노동자, 유

학생 순이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셜 미디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의 인

식 수준을 나타냈다. 집단별로는 결혼 이주자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주 2

세, 이주 노동자, 유학생 순이었다.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54(표준편차 .81)로 보통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결혼 이주자

가 이용 어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 이주 2

세, 유학생 순이었다. 지원 요구에 대한 인식은 평균 3.59(표준편차 .92)로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결혼 이주자의 지원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이주 노동자, 이주 2세, 유학생 순이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의도

는 평균 3.55(표준편차 .89)로 보통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결혼 이주자

의 태도 및 이용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순으로 나타났다(<표 5-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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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이주 2세 유학생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유용성 3.56 .88 3.80 .88 3.77 .77 3.32 .91 3.69 .87

기능 2.95 1.13 3.19 .92 3.04 .78 2.64 .74 3.05 .98

이용 어려움 3.49 .84 3.74 .81 3.36 .71 2.94 .29 3.54 .81

지원 요구 3.56 .92 3.73 .92 3.51 .85 2.86 1.06 3.59 .92

태도/이용의도 3.43 .88 3.68 .90 3.57 .93 3.39 .68 3.55 .89

<표 5-66> 비이용자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3) 향후 소셜 미디어 이용 시 고려사항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62명에게 향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겠는지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해 복수응답으

로 처리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18.9%가 이용이 편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17.2%가 가입이 쉬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3.0%가 비용이 많

이 들지 않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0.0%가 휴대폰/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순으로 응답했다(<표 5-67>, <표 5-68>, <표 5-69>, <표 

5-70>, <표 5-71> 참고).

항목 N %

가입이 쉬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74 17.23

이용이 편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 191 18.91

휴대폰/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01 10.00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58 5.74

재미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83 8.22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99 9.80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97 9.60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46 4.55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31 12.97

기타 30 2.97

계 1,010 100

<표 5-67> 향후 소셜 미디어 이용 시 고려사항(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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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가입이 쉬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70 19.61

이용이 편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 70 19.61

휴대폰/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8 10.64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6 4.48

재미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8 7.84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9 8.12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3 9.24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7 4.76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48 13.45

기타 8 2.24

계 357 100

<표 5-68> 향후 소셜 미디어 이용 시 고려사항(이주 노동자)

항목 N %

가입이 쉬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64 17.49

이용이 편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 72 19.67

휴대폰/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6 9.84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8 4.92

재미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3 6.28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5 9.56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7 10.11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4 3.83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56 15.30

기타 11 3.01

계 366 100

<표 5-69> 향후 소셜 미디어 이용 시 고려사항(결혼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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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가입이 쉬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5 14.11

이용이 편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 42 16.94

휴대폰/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3 9.27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0 8.06

재미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7 10.89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2 12.90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4 9.68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13 5.24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5 10.08

기타 7 2.82

계 248 100

<표 5-70> 향후 소셜 미디어 이용 시 고려사항(이주 2세)

항목 N %

가입이 쉬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5 12.82

이용이 편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다 7 17.95

휴대폰/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4 10.26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4 10.26

재미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5 12.82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 7.69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3 7.69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 5.13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겠다 2 5.13

기타 4 10.26

계 39 100

<표 5-71> 향후 소셜 미디어 이용 시 고려사항(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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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요약

1.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운영 조사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시간 소통과 정보획득 

및 교류(다문화 관련 정부 정책이나 행사, 생활정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 등)를 위

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의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밝혔다.

주로 이용하는 SNS의 종류와 이용동기에 대해 응답자들은 마이크로 블로그인 페이스

북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이용 동기로는 ‘소통 및 연결의 편리성’을 들었

다. 한국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도 이용하고 있었

으나, 소통이나 연결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모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이용 동기는 ‘실시간 소통’이었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무료 이용과 더불어 국내외 상관없이 가입자 간에 이용이 가능하

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비사용자도 18명 중 7명으로 39%나 되었으며, 일부

는 스마트폰을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와 카카오톡 이외에는 이용방법을 모르

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응답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SNS로는 페이스북이 가장 많았으며, 페이스

북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로는 이용의 편리성(간편한 가입절차, 다국어 지원 등)과 소통

의 편리성(전 세계 사람들 다수 이용)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SNS의 주요 방문 목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실시간 소통을 위

해서는 페이스북을,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다음 카페 등 커뮤니티를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신이 이용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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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적 비율에 대해서는 한국인과의 교류 비율은 거의 없었으며, 한국인 친구가 한 명

도 없다는 응답자도 다수였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모국인들과 교류하고 있었으며, 일부

는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 2세들은 한국인과의 교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SNS 이용기간은 2년 내외로, 페이스북은 매일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용하고 있었으며, 커뮤니티의 경우 매일 접속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SNS의 접속 디바이스로써 데스크톱을 주

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동 중에만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의 화

면 크기가 비교적 작고, 글쓰기 등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스크 탑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비사용 혹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

용 지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대부분 가입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스마트폰은 물론 SNS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SNS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SN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 제공

자 및 출처를 아는 경우에 한해서 신뢰하였으며, 둘째, SNS의 확산이유로는 공통적으로 

‘실시간 소통’, ‘정보의 파급력’, ‘스마트 폰의 증가’, ‘한국 IT 기술의 발전’ 등을 꼽고 

있었다. 셋째, SNS의 장점에 대해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무료로 국내외 지인들과 실시

간 연락 가능’, ‘정보 전달의 신속성’, ‘많은 사람들과 소통 가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형 SNS에 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해외형 SNS는 ‘간편한 가입 절차’,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 가능’, ‘다국어 사용 가능’ 등을 큰 장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SNS의 단점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 ‘왜곡된 정보의 무차별적 확산’, 

‘익명성을 악용한 폭력적 댓글에 의한 피해’, ‘광고 글의 범람’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형 SNS의 경우 ‘국외에서의 접속이 불편함’, ‘제한된 언어 지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복잡한 가입절차’ 등을 단점으로 꼽았으며, 해외형 SNS의 경우 개방적 구조에 

따른 개인 신분 노출 등을 지적하였다.

SNS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장애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형 SNS 

이용에 앞서 해당 사이트의 까다로운 가입절차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으며, 심지

어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이트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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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불필요하며, 이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이용해 보고 싶은 SNS와 그 이유에 대해서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

은 응답자들에 한해 향후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된다면, 실시간 소통을 목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SNS 이용과 더불어 무료 이용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를 희망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SNS 소통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 무엇보다도 앞서 지

적한 가입절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입안내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 이외에 최소한 영어 버전으로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이주민들

을 위해 단계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커뮤니티 운영 조사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기능 및 역할로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원활한 정착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 수단의 역

할과 더불어 자국민 간의 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및 연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이주민 관련 정책, 뉴스기사 등을 자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었

다.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주 사용언어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어만을 사용되고 있었다.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700명 정도이고, 

커뮤니티 별로 회원들의 성별, 연령대, 직업 등도 다양했다. 커뮤니티 특징에 따라 네팔

과 미얀마 공동체 커뮤니티의 경우 30~40대의 남성 노동자가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는 20~40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유학생 커뮤니티는 20~30대의 여성 유학생들

이 많았다. 회원 자격은 까다로운 기준 없었다.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운영은 대부분 공동 운영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한

국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형 사이트의 경우 자국 언어 폰트가 지원되지 않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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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깨지거나, 제한된 용량,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등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한 점들이 

많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공통적으로 운영비 조달의 어

려움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부족으로 인해 실제 커뮤니티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얀마 유학생 커뮤니티는 대학과 종교단체 등을 통해 알

게 된 한국인들과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후원금 등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

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인들의 경우 시공간 제약 없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민들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엄격한 

가입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대다수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저임금 직업군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

들과는 달리 통신기기 구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보니 비싼 기기값과 통신요금

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형 스마트폰의 경우 자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커뮤니티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우선, 전

시행정이 아닌 외국인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상황(한국어 수준, 근무시간, PC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한 단계별 컴퓨터(기본적인 프로그램 활용 방법, 인터넷 이용 방법, 소셜 미

디어 활용 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 및 커뮤니티 운영지원 정책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더불어 문제 발생 시 온라인상에

서 관련 부처의 신속한 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

는 지원 정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한국형 포털 사이트의 경우 복잡한 가입절

차 방식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소셜 미디

어 활용에 앞서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1차적 요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문화 지원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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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등 대용량 자료를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실제 필요한 형식(동영상 강의를 

비롯한 각종 영상 자료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만큼의 용량 제공 문제 등 개선점이 적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이주 2세의 경우 외국인 이주민들과 달리 자신들의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혹은 이주 2세들 간의 연대를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

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로 실시간 소통, 인맥관리, 사회적 

트렌드 파악, 재미추구 등을 꼽았으며, 블로그나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한국인 친구들이나 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생활에서는 다문화 가정

에 대한 주변의 선입견 등에 대해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이주 2세들에게 SNS의 활용이 

한국사회와 소통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주 2세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음은 외국인 이주민 커뮤니티 내용분석 결과로,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주

류 한국인들도 함께 가입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한국어 서비스가 되지 않았고, 둘째, 콘텐츠 역시 

너무 단순한 정보 위주라 특별한 흥미를 끌지 못했다.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면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인 가족 및 친지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외국인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한국어 서비스 기능과 함께 공통 관심사를 담

을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커뮤니티에서 자국어로 번역한 한국문화와 한국어가 소개되고 한국의 뉴스

가 게시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올바른 한국문화 및 한국어, 한국 뉴스를 이들 커뮤니

티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상에서 떠돌게 되는 왜곡

된 뉴스나 정보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외

국인 이주민 사이트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 뉴스, 각종 정보 등을 제

공하고, 이런 검증된 정보가 개별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이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사이트 운영

과 관련한 교육과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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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조사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인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조

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는 조사 및 설문

지 설계로, 조사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실사진행방법 및 설문지 설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단계는 설문지 번역 단계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이주민을 고

려하여 6개국 언어의 설문지를 추가, 한국어 포함 총 7개국 언어로 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설문지의 번역은 한국어 설문지를 바탕으로 영어 설문지를 작성한 후 연구팀이 검

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3단계에서는 면접원 교육단계로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실사를 담당하게 될 면접원

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4단계는 예비조사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해 실제 조사 과정

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다국어 설문지에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맞지 않

는 번역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본 조사 과정으

로,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 실사 초기에는 먼저 완성된 한국어 설문

지를 시작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된 다국어 설문지

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는 총 1,086명이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이주 노동자 369명, 결혼 이주자 366명(33.7%), 이주 2세 229명(21.1%), 유학

생 122명(11.2%)이었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속성을 살펴보면, 거주지가 서울 237명

(21.8%), 경기/인천 358명(33.3%), 기타 수도권 지역 491명(45.2%)이었다. 응답자들의 성

별 분포는 남자 447명(41.2%), 여자 639명(58.8%)이었다. 연령대는 20대가 389명(35.8%)

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53명(23.3%), 10대 231명(21.3%), 40대 167명(15.4%), 50대 이상 

31명(2.9%), 10세 미만 15명(1.4%) 순이었다. 또한 출생국가는 태국이 254명(23.4%)로 가

장 많았고, 중국 202명(18.6%), 베트남 197명(18.1%), 중국동포 135명(12.4%), 필리핀 102

명(9.4%) 순이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한국사회에서 소통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면커뮤니케이션에서 한국인은 물론 모국인을 제외한 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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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사소통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한국인들과 섞여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은 한국인과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

로 모국인을 제외하고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이용한 미디어는 텔레비전이었으며, 

비슷한 수준에서 컴퓨터가 두 번째로 이용 경험이 많은 미디어로 나타났고, 휴대폰이 

세 번째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신문, 잡지, 라디오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용 경험이 

높은 3개 미디어와 이용 경험이 낮은 4개 미디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국내 거주 외

국인 이주민의 경우 특정 미디어에 대한 이용이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컴퓨터와 텔레비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가운데, 휴대폰 및 스마트폰에 대한 

미디어 신뢰도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보습득을 위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디어

는 컴퓨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휴대폰이 가장 많이 이용했고, 

비슷한 수준에서 컴퓨터가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스마트폰이었다. 

응답자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하루 1시간 이내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83%가 3

시간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사용하는 장소는 주로 집/숙소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58%는 휴대폰을, 32%는 스마트폰을 소유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모바일 

통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도 10%나 되었다. 이용자의 거의 대부분은 통화와 문

자메시지 등의 기본기능만 이용하고 있었으며, 20-30%의 일부 응답자들만이 동영상 관

람이나 촬영, 게임 등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폰이 일반 전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기회가 된다면 소셜 미디어 활동이나 정

보의 검색과 전달 등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해 이들이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는 데는 

기술적인 정보 부족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높은 이용요금 및 구

입 가격 등 역시 휴대폰/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결과로, 블로그에 대해서는 약 73%가 인지하고 있었

으며, 약 52%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단연 이용지식 부족을 꼽았고, 이용자의 경우도 약 60%가 한국어 지원 블로그를 이용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해서는 약 48%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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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이용경험이 있었다. 마이크로 블로그의 경우에도 이용관련 지식 부족이 이용하

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었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여러 언어가 지원되는 것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대해서는 67%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고, 47% 정도

가 이용경험이 있었다.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역시 이용관련 지식부족이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가입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과다한 개인정보를 입력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자중 한국어만 지원되는 SNS를 이용

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 45%였고, 나머지 55%는 여러 언어가 지원되는 SNS를 이

용하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

다. 특히, 친구 및 지인들과의 연락 도구로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중시했다. 또 정보

수집을 소셜 미디어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친구 및 지

인들과 소통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각종 정보와 뉴스 등을 수집하고 전달

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다한 개인정보

의 입력, 복잡한 가입절차, 이용에 필요한 지식 부족이 소셜 미디어 이용에 걸림돌인 것

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라 가입이 불가능한 소셜 미디어가 있었다는 응답도 22%에 달

했다.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교

육 프로그램, 인터넷 서비스 가입 조건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한국 사이트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셜 미디어 비이용자들도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 소셜 미디어의 이용욕구

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지원 및 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욕구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용이 편하고 가입절차가 간편하

며 비용이 들지 않는 소셜 미디어를 원하고 있었다. 결국,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관련 지식의 습득, 가입 절차의 간소화, 저렴한 이용비용 등

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민 가운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자기

표현 동기가 강하였으며,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한 매체로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이주 노동자와 이주 2세에서 강하게 나타나, 다른 집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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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소셜 미디어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활성화 지원책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질 집단이라고 판단된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소셜 미디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으며, 태도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셜 미

디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어려움

은 각 집단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개인의 소셜 미디어 활용 능력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소셜 미디어에 이용에 있어서의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소셜 미디어 이용 어려움과 유사하게 집단내 응답자들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외국인 이주민 가운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용하는데 필

요한 지식이 부족하고, 가입절차의 복잡함과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를 들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은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 비이용자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를 소셜 미디어 이용 외국인 이주민이 소셜 미디

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연관시켜 해석해 보면, 외국인 이주민은 정보활

용능력의 부족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 진입장벽을 겪고 있으며, 설사 이용을 하

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시 필요한 여러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제한적 이용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있어 이용자의 응답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이용자의 경우 인식 및 태도가 다소 낮기는 하나, 이

용자로 전환시 긍정적 평가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비이용자들은 소

셜 미디어 이용에 있어 가입과 이용이 편리하고 휴대폰 및 스마트폰으로의 소셜 미디어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교육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즉, 소셜 미디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더불어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기 구입 및 이용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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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

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단합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

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모든 사회 구성원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낼 새로운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정부는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시혜적 정책을 펴왔지만 이런 정책은 사회적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부

분적인 해소책에 머물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다 본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미 한국 내 주류사회 내부에서 주요한 커뮤

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사

업 등을 통하여 외국인 이주민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온 것도 이러한 정책

의 일환이었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

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민들의 사회소통 도구로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의 활용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회소통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

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SNS를 통한 지인들과의 소통 역시 모국인들로 한정되어 있고 소통의 내용도 간단한 안

부와 소식 전달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사회의 다양한 담론들이 소셜 미

디어를 통해 형성되고, 소셜 미디어가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1백 3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이주민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사회통

합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 가장 활발한 소통의 도구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 및 

활용능력 향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외

국인 이주민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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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의 심리적인 욕구에 기반을 두어 소비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단

순히 이용행태를 파악하거나 기존 콘텐츠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

용 동기, 지원책 및 제도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차원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

로,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이용 동기, 접근 및 이용현황, 지원책 

및 제도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활성화를 위

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인터뷰, 커뮤니티 내용분석, 설문조사 방법 등 다면적 접근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크게 접근권 향상과 활성화 두 가지 범주의 카테고리에서 세

부적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외국인 이주민들은 대다수 한국형 SNS에 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해외형 

SNS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간편한 가입 절차’,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 가

능’, ‘다국어 사용 가능’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4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제

도적 정책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가입방식 간소화 절차를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 필요 

외국인 이주민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공되

고 있는 소셜 미디어 뿐 아니라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의 온라인 접근성 및 진입 

장애 여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되는 경우 ▲이름이 3글자로 한정되는 경우 ▲주소와 휴

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실명인증 혹은 휴

대폰 인증이 되어야 가입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특히 고객센터와의 전화 및 팩스를 통한 서비스 접수방식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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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요 소셜 미디어의 경우 이용안내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소

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이주민의 핸드폰(스마트폰) 구입 시 적용되는 엄격한 구매 및 가입조건 완화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개인 주소나 유선전화를 비롯해 신용카드

나 개인 은행계좌 등이 없어 가입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

우 가입이 어렵거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구매 및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외

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위해서는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

민들은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을 위해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들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3) 외국인 이주민의 핸드폰(스마트폰) 구입 시 내국인과의 차별 폐지

외국인 이주민들은 특히 고가인 스마트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층인터뷰 응답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내

국인과 차별적인 대우(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기기 할부, 할인 구입 지원제도가 외국인 

이주민에게는 해당 안 됨)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소수인으로서 외국인 이주민이 소셜 미디어를 최소한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요

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소셜 디바이드 

해소방안 중의 하나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인에 대한 요금체계를 고민할 시점에 이르

다고 본다.

(4) 소셜 미디어의 다국어 지원 정책이 필요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통합적인 다국어 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형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국어 지원 기능에 대한 서비스 확대 실시가 필

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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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외국인 이주민의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는 실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소셜 미디어

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선결돼야할 문제점을 중심

으로 짚어보았다

통합 다문화 포털 사이트의 구축 및 전담 관리 인력 배치 필요

현재 정부 8개 부처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따로 진행하

다보니 중복사업이 행해지고 있어 혜택을 받는 그룹과 소외된 그룹이 나뉘고 있는 상황

이다([그림 6-1] 참고). 이에 따라 통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그룹의 외국인 이주민과 소

통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가 나와야 하며, 이를 통한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

다.

자료: 감사원 감사연구원(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p.24.

[그림 6-1] 다문화 지원 사업 부처별 소관업무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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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문화 관련 지원 사이트를 통합하고, 전담 인력

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실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 중 

하나인 호주 정부는 2011년에 호주다문화자문위원회(Australian Multicultural Advisory)를 

신설하고 통합 사이트인 ‘다문화 호주 만들기’([그림 6-2] 참고)를 운영하는 등 정부 차

원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군소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다문화 포털 사이트를 거점으로 하여 사이트 내 국가별 커

뮤니티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료: http//multiculturalaustralia.edu.au

[그림 6-2] 호주정부의 ‘다문화 호주만들기’ 정책 홈페이지

(2) 통합 다문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민 소셜 커뮤니티 운영자들과 상

시적으로 소통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각국의 소셜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자비, 혹은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적은 액수의 

운영자금을 통해 열악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동영상 하나 제대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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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런 규모로는 한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적 접근은 불가능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운영자들이 정부 차원의 통합 다문화 포털사이트를 거점으로 활동하

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각국 출신의 외국인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다 

빨리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한국사회와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 각국 운영자들이 실제 커뮤니티 운영에서의 애로점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항시 전달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 등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며, 이 자리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 반영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이주민 대상 단계별 컴퓨터(인터넷) 활용 교육 필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결과,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대개 한글타자 혹은 인터넷 검색 등의 아주 

초보적인 내용을 1회성으로 교육받은 것이 전부여서 이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보여진다. 이들이 이런 정보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중에서는 너

무 엄격한 시간이나 장소적 제약이 거론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일단 오프라인적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역별 담당 기관의 협력 하에 각 지역별외국인 

이주민들이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의 정보화 인프라(학교, 문화센터, 구민회관, 다문화

지원센터, PC방 등)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 대상 컴퓨터 활용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민 집단 

거주지에 버스 등을 이용한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의 활용도 고려해봄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이주민중 상당수가 노동인구이기 때문에 주중에 실시하는 한시적 

교육프로그램에는 참가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조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의 언어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은 천차만별이어서 수준에 맞는 단계

별 교육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일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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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주민들보다 보다 향상된 기술 수준에 대한 욕구가 컸다. 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차

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4) 외국인 이주민 대상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실시

외국인 이주민중 스마트폰 소유자의 20~30%만이 동영상 관람이나 촬영, 게임 등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이 일반 전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NS 서비스를 비롯한 활용에는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국인 이주민의 컴퓨터 활용교육과 더불어 스마트폰 활용교육도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대한 이해 및 활용지식 부족을 

이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다문화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5) 외국인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 체계화

본 연구의 설문조가 결과, 외국인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면커뮤니케이션에

서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차원의 한국

어 교육지원에서 소외된 이주 노동자와 보다 전문적인 차원의 한국어를 구사해야 하는 

유학생은 한국인과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대면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커뮤니케

이션에서도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적인 한국

어 교육 대상인 결혼 이주여성 중에서도 편차가 많았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조선족 

아내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 이주민들은 온라인을 통한 한국인과의 접촉 자체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컴퓨터교육과 더불어 소통의 기본이 되는 한국어 교육 역

시 외국인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이 병행

돼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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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특히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한 요구

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고 현실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안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의 SNS 소통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 아래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외국인 이주민 관련 정책 입안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을 제안

한다.

외국인 이주민 관련 정책안 또는 법안 준비 과정에서 간담회 혹은 공청회 등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들의 다양한 생각,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 입안과 예산 

편성을 비롯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번 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외국

인 이주민 관련 정책 입안에 있어 외국인 이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비롯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청회 혹은 간담회와 같은 개방된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민들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수행한 이번 SNS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결

과도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활용성이 높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

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소통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안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사회 내부의 소통문제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속적 연구를 제안

한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만 연구되었던 외국인 이주민 관련 연구는 현재 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이주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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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올해 첫 유권자로 성장할 만큼 우리사회는 이미 타 선진국과 다름없는 다문화사회

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민 관련된 연구는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관점에

서 이뤄져야 할 주요 현안이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민 관련 학계 및 연구에 대한 지원, 

외국인 이주민 관련 연구에 대한 자료 축적, 외국인 이주민 관련 정책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특정지역 출신의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주변화와 배제, 사회적 통념과 편견 등으로 인해 이들은 언어적 문제에 앞서 한국인과

의 소통과 사회 참여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나 스스로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이

는 온라인에서의 소통과 참여에 있어서도 주요한 제약요인으로서 작용했다. 가령, 외국

인 이주민과 관련된 각종 뉴스나 게시글 등에 외국인 이주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

고 소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악성 댓글로 인해 자신의 발언에 있어 자기검

열을 하거나, 참여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도경의 연구(2010)에서 

드러나듯 내국인의 다문화 의식과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야 다문화사회에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강화 정책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이주민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민 전담 정부 

부서의 구성 및 그 역할과 관련된 연구, 외국인 이주민의 통합 커뮤니티 사이트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연구, 외국인 이주민들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 연구

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 차별, 미디어에서의 묘사 

및 재현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격차(information gap)와 관련하여 모바

일 디바이드(mobile devide),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소셜 디바이드(social devide) 

문제의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및 교육 연구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 통합 문제와 관련

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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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통의 통합적인 창구를 이끌어갈 외국인 이주민 전담 기구(혹은 부처) 구성

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의 8개 부처에서 외국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부처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로 축소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기구(혹은 부처)를 만드는 것

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에는 다문화 정책 관련 조정기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

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이주민 전담 기구(혹은 부처)에서는 현재 8개 부처별로 수행하고 있는 

각 부처의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큰 틀에서의 외국인 이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과 입안, 

외국인 이주민 교육, 외국인 이주민 관련 산학 연계 포럼, 외국인 이주민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한 외국인 이주민 단체 대표에 의하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지나치게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2010년 현재 125만 이주민 중 

약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법무부, 2010)는 그 수가 다른 구성원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 차

원에서의 정책 마련과 더불어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과의 마찰이

나 분쟁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중재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담 기구(혹은 부처)의 구성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해 중복되는 정책

과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외국인 이주민 관련 교

육 및 정보의 제공과 공유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

기적인 관점에서의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외국인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견하고 

각 부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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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위의 외국인 이주민 전담 기구(혹은 부처)에서 외국인 이주민 통합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외국인 이주민은 통합적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없이 각 출신국가에 따라 혹은 종

교나 결혼 이주자, 유학생들과 같은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호 정보교류 및 의

사소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접하는 정보의 수준은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차

원에 그치고 있고 오프라인 모임 안내나 모임 후기와 같은 개인적 성격의 틀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는 별개로 외국인 이주민이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

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민 전체 차원의 통합적 사이트를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면, 

이는 외국인 이주민들로 하여금 한국사회에서의 소외감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생활 

전반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 습득과 공유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사이

트를 통해 다양한 언어지원 서비스를 행할 경우, 보다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사이트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통한 정부 정책의 공시나 홍보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물론, 

외국인 이주민들 간의 통합을 실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위의 외국인 이주민 전담 기구(혹은 부처)를 중심으로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외국인 이주민 간의 쌍방향 소통 채널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

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한국사회 안착을 위한 각종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종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교육 활성화 대책

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적 소수자 혹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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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컴퓨터 교육이 보다 피교육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

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 활용에 제약이 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노력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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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동기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운영과 방문을 포함한 전반적 이용동기)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커

뮤니티, 스마트폰앱)로 여러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운영

 직접 운영하는 SNS가 있으십니까?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커뮤니

티, 스마트폰앱)로 여러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접속 주소(URL) 확보 가능

하면 말씀해 주세요.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커뮤니티, 

스마트폰앱)로 여러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운영하고 있는 SNS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크

로블로그, 커뮤니티, 스마트폰앱) 차이가 있다면 각 서비스별로 말씀해 주세요.

 SNS는 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방문

 주로 방문하는 혹은 선호하는 SNS는 무엇입니까?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크

로블로그, 커뮤니티, 스마트폰앱) 차이가 있다면 각 서비스별로 말씀해 주세요.

 주로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커뮤

니티, 스마트폰앱) 차이가 있다면 각 서비스별로 말씀해 주세요.

 방문하는 SNS를 통해 주로 얻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

크로블로그, 커뮤니티) 차이가 있다면 각 서비스별로 말씀해 주세요.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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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행태

 SNS 이용 기간 및 평균 이용 시간(1일 혹은 일주일 평균시간)은 어떠합니까? 1

회 접속시 이용시간은 어떠합니까?

 SNS 접속 디바이스는 무엇입니까?

 

 인식

 SNS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합니까?

 SNS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NS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SNS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적 문제 및 기타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고민해야 하

고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SNS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4대매체와 비교)

 만약 이주민으로서 겪는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싶은 경우 SNS와 기존 매체 중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매체 접근성, 영향력, 신뢰도, 확산

속도 등)

 

 이용불편 및 장애요인

 SNS를 활발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SNS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SNS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했던 점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SNS 이용 관련 지원 경험

 SNS를 활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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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를 활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

은 것입니까?

 

 활성화 지원 의견

 SNS를 통해 제공되기 바라는 정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SNS 이용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진다면 향후 SNS를 활발히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

까?

 

 이용의도

 향후 사용을 희망하는 SNS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크

로블로그, 커뮤니티, 스마트폰앱) 차이가 있다면 각 서비스별로 말씀해 주세요.

 향후 사용을 희망하는 SNS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희망하는 SNS 종류별(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커뮤니티, 스마트폰앱)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속성: 마지막으로 다음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성별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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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심층인터뷰 대상자

면접

번호

성(姓)
이니셜

국적 성별
출생년도

(만 연령)
유형

한국

체류기간

1 F 태국 여 1974 (37)

결혼 

이주자

9년

2 A 몽골 여 1973 (38) 10년

3 K 중국(조선족) 여 1972 (39) 14년

4 L 중국(조선족) 여 1975 (36) 9년

5 H 중국(조선족) 여 1978 (33) 9년

6 N 필리핀 여 1980 (31) 6년

7 W 중국(조선족) 여 1977 (34) 7년

8 D 베트남 여 1986 (25) 5년

9 T 베트남 여 1988 (23) 3년

10 N2 필리핀 여 1976 (35) 12년

11 R 베트남 여 1974 (37) 17년

12 S 인도네시아 여 1976 (35) 9년

13 P 중국(조선족) 여 1987 (24) 이주 

노동자

1년

14 J 미국 남 1981 (30) 4년

15 M 한국(母-베트남) 여 1985 (26)

이주 2세

5년

16 C
한국(母-인도네시

아)
여 2000 (11) 11년

17 S2 우즈베키스탄 남 1988 (23)
유학생

6년

18 O 중국(한족) 여 1986 (25)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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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국적: (귀화여부 및 우리동포 확인요망)

 연령: 출생연도 __________년

 직업: 

 거주지역: (숙식을 하는 집을 중심으로 응답)

 운영 커뮤니티: (운영 커뮤니티 개수 확인 요망) 주요 커뮤니티의 유형 및 이름 

확인

 담당(역할): 

 운영경력: ____________년

구체적으로 첫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활동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복 개설했을 경우 처음 개설한 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응답

 소셜 미디어 이용여부 파악

블로그, 콘텐츠 커뮤니티, 위키, 마이크로블로그, SNS, 팟캐스트

 소셜 미디어 이용 빈도 및 시간 순위

가장 자주 그리고 오래 이용하는 (한마디로 많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를 구

체적인 이름으로 응답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과 방문을 포함한 전반적 이용동기, 중복 순위 체크할 것)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류별(블로그, 콘텐츠 커뮤니티, 

위키, 마이크로블로그, SNS, 팟캐스트)로 여러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직접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가 있으십니까? 종류별(블로그, 콘텐츠 커

뮤니티, 위키, 마이크로블로그, SNS, 팟캐스트)로 여러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

세요. 접속 주소(URL)나 이름 가능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위에 응답한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한 소셜 

[부록 3]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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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응답하세요.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를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종류별(블로그, 콘텐

츠 커뮤니티, 위키, 마이크로블로그, SNS, 팟캐스트)로 여러 가지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류별(블로그, 콘텐

츠 커뮤니티, 위키, 마이크로블로그, SNS, 팟캐스트)로 차이가 있다면 각 유형

별로 말씀해 주세요.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는 무엇입니까?

 커뮤니티를 개설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커뮤니티의 사용 언어는 무엇입니까? (복수언어 확인 요망)

 커뮤니티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회원 수, 방문 혹은 접속자 수 확인 요망)

 커뮤니티 회원의 자격은 어떠합니까?

 커뮤니티는 몇 명이 운영합니까?

 커뮤니티 운영비용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커뮤니티는 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커뮤니티의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커뮤니티는 한국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로는 어떠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음 접속, 가입하게 되는지 여부)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 이용자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 이용자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 이용자의 직업은 어떠합니까?

 방문자들이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커뮤니티를 통해 주로 얻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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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연령별/직업별로 방문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별/연령별/직업별로 주로 얻는 정보가 어떻게 다릅니까?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싶습니까?

 이제부터는 귀하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한국사회와의 오프라인에서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사회와 온라인에서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 온라인 매체 이용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모국어 혹은 한국어로 소통할 때의 차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한국인이 가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한국사회 혹은 정부의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십

니까? 

 하루 평균 텔레비전(위성 및 케이블 포함)을 얼마나 보십니까?

약  시간  분

(집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장소, 교통수단, 휴대폰에서 이용한 텔레비전 모두 

포함)

 하루 평균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약  시간  분

(집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장소, 교통수단, PC방, 휴대폰에서 이용한 인터넷 모

두 포함)

 하루 평균 휴대폰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약  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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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걸고 받는 것, 문자 주고받는 것, 사진 찍기, 동영상 보기, 게임, 인터넷 

등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일주일 평균 신문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약  시간  분

(집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이용한 오프라인 종이 신문 모두 포함)

 일주일 평균 잡지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약  시간  분

(집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이용한 오프라인 종이 잡지 모두 포함)

 일주일 평균 라디오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약  시간  분

(집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장소, 교통수단 등에서 듣거나 이용한 라디오 모두 

포함)

 하루 평균 미디어를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약  시간  분

(모든 미디어 이용 시간을 환산하여 응답할 것)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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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자

면접

번호

성(姓)
이니셜

국적 성별
출생년도

(만 연령)
유형 직업

1 A 네팔 남
1972
(39) 이주

노동자

건물 관리직

2 B 미얀마 남
1969
(42)

공장 근무

3 C
중국

(조선족)
여

1965
(46)

결혼

이주자

결혼이주여성단체 대표

4 D
중국

(조선족)
여

1975
(36)

회사원

5 I 몽골 여
1973
(38)

경기도청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근무 

6 J 스리랑카 여
1975
(36)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 간사

7 K 베트남 여
1969
(42)

생산직 근무

8 E 미얀마 남
1979
(32)

유학생

연구원

9 F
중국

(한족)
여

1986
(25)

대학원생

10 G 한국 여
1990
(21) 이주

2세

대학생

11 H 한국 남
1998
(13)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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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일반

주소 커뮤니티 접속 주소 

주요목적(성격)
①실시간 소통 ②생활정보교류 ③친목/인맥 관리 ④업

무 ⑤여가/오락/문화 ⑥뉴스/사건 전달 ⑦기타 ⑧⑨⑩

개설일 커뮤니티 개설일 (연 4자리, 일 2자리로 표기)

운영기간 개설일로부터 분석시점까지의 개월 수를 3자리로 표기

활성화

회원수 사이트에 공지된 대로 표기

평균 방문자 수 일 평균 방문자 수 및 월 평균 방문자 수

누적 방문자 수 개설 후 현재까지의 방문자 수

게시글 수 총 게시글 수 및 평균 게시글 수

운영진
운영자/개설자 현재 카페 운영자에 대한 특징

운영진 구성 ①단독 ②공동 ③기관/단체 ④기타

구성원

회원 구성 회원 구성에 대한 특징

가입조건

①특정 조건(결혼 유무, 국적, 지역 등)을 만족하는 사람

들만 가입 가능 

②특정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승인조건
①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이 필요

②가입 후 운영자의 승인 불필요

한국인 회원
①한국인 가입 가능

②한국인 가입 불가능

확장성

사용언어
①자국어 1개 언어 ②자국어 1개와 한국어 ③자국어 1
개와 영어 ④자국어 1개와 한국어, 영어 ⑤기타

정보확장성

포털

①사이트 내 타 커뮤니티 사이트 링크되어 있음

②사이트 내 관련 사이트 링크되어 있음

③사이트 내 타 커뮤니티 사이트와 관련 사이트 링크되

어 있음

④타 사이트 링크 되어있지 않음

①주요 포털에 노출됨 

②주요 포털에 노출되지 않음

오프라인과의 

관계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오프라인 모임 공지 활성화, 오프라인 후기 공유 활성

화, 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인지, 오프라인

에 의존적인지를 확인 

콘텐츠 주요 메뉴 구성 주요 메뉴 리스트

[부록 5] 커뮤니티 내용분석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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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유목 내용

콘텐츠 주요특성 게시된 내용들의 주요 특성 파악

인기글
카페 내 조회수 및 댓글 수가 많은 글을 1-2개 선택해

서 특징 분석

기술성 기술적 수준

꾸미기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커뮤니티가 시각적 아이

덴티티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 이는 카페 운

영진의 컴퓨터,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다루는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로도 연결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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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한국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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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영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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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중국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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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베트남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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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캄보디아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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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필리핀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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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태국어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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