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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ation effect between technostress and utiliz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and meditation effect of information service acceptability between technostress and Internet information 
utiliz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03 woman farmers aged 20 to 65 across the country. The analysis
performed a three-stage mediated regression of Bron, & Kenny (1986), using the SPSS 21.0 statistical package.
The importance of accepting information services has been identified in the Sobel test. According to the analy-
sis of the medium effect on information service acceptability, information service acceptability has a partial
medium effect on the technological stress of woman farmers and the level of Internet information utilization.
In order to lower the technology of woman farme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new percep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crease acceptability of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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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를 가장 대표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지식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함에 따라 지식 창출과 

정보활용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국

가 전체적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모든 산업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와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정보과부하로 인한 빅데이터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속에서 

필요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데 심리적으로 혼란과 한

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농산업 

분야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기존 농업방식이 생명공학 및 정보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과 접목되면서 농산물 생산과 상품성이 날

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노동과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기술 발달, 농업경영 

혁신과 같은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개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농산업 분야에서 정보활용 역량

은 농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농업인 필수 역량이 될 것이

다(유준상, & 김정태, 2003).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로 촉발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국내 농산업 분야에서도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박지연, 서

대석, & 이정민, 2020). 또한,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경제사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

며,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불확실한 특성과 시장개방, 농업

조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정보집약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보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최영찬, 1999).

농업인의 디지털 정보활용 수준과 농가소득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농업인의 정보화 수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소득수준

과 직접적인 정적상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뿐

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석남, 

2006; 유찬주, 2003; 유찬주, & 이영만, 2008; 이향수, & 이성훈, 

2018). 특히, 농업인력이 부족하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경

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농촌환경에서 더욱 필요한 역량이라

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농촌은 농가 인구 및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강

혜정, & 마상진, 2007; 강혜정, 김윤형, & 박서윤, 2019). 실제로 

2019년 농림어업조사보고서에는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51.19%

(약1,185천명)으로 농업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비중만큼 농산물 가공⋅농촌관광⋅농산

물 판매 등에서 차별화된 방식으로 농업경영의 창의성과 감성적 

특성을 잘 발휘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는 여성경영주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남성에 비해 꼼꼼하고 섬세한 자질

이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에서 역량이 발휘되고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아져 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역량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과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앞당기고자 200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는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또한 컴퓨터 활용역량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성과

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심미옥, & 김화님, 2001). 여성농업

인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역량이 개선되는 효과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교육 가운데 정보화 

관련 교육은 6.0% 내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

촌경제연구원, 2018).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정보화 기기(인터넷 연결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보유율이 낮으

며, 70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사용법을 몰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62.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의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업

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15년 52.2%에서 2019년 70.1%

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접근⋅이용⋅활용의 모든 분야에서 도

시보다 수준이 낮고,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남성농업인

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현실은 남성 농가보

다 소득수준이 낮으며, 여성경영주 농가는 소극적 경영활동과 

열악한 노동여건 및 전문능력 부족으로 사회적 지위가 아직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강혜정, 김윤형, & 박서윤,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목적은 농업정보와 동향파악

이 56.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관한 관심과 정보활용에 대한 동기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화에 대한 가치와 수용 태도는 높지만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이 낮은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극 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측

면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찬주, & 이영만, 2008).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함양

하는 것이 향후 농업 분야발전과 유지에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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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성농업인의 정보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심미옥, & 김화님, 2001). 또한 여성농업인의 정보화와 관련 

주제들은 실태조사의 한 항목으로 조사되거나, 정보화 보유 여부

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호철, 최수영, & 박재홍

(2002)의 연구에서 그나마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입증하면서 교육방안 제시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교육의 효과성, 정보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방안이나 여성농업인

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들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여성농업인들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창출에 이바지하는 경제주체이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

운 농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미래 정보사회에 

적응하고, 농산업 분야에 스마트 농업의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

는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은 매우 중요한 기초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수준과 관련 

자료나 연구가 많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디지털 정보

화에 대한 테크노 스트레스와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 사이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에 대한 수용수준을 높이고 인터

넷 정보활용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테크노 스트레스의 인터넷 정보활용 영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능화된 스마트폰, 정보통

신과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디지털 기술과 연결

되어 살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너무 많은 정보과부하 현상으로 

선택과 대안이 많아진 반면에, 시간과 농업생산에 제약이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정보활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

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정보기술

의 급격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스마트 팜, 온라인 농산물 

판매와 유통, 농산물 재배와 생산까지 정보기술이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일상생활 혹은 업무 상황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

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험에서 느끼는 피로감, 불안, 부정적인 

감정들이 유발된다. 특히 급격한 정보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유발되며(Tarafdar et al., 2011),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경험하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테크노 스트

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Brod, 1984). 테크노 스트레스 용어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Brod(1984)에 의해서 기술(Technology)

과 스트레스(Stress)가 합쳐진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새로운 컴

퓨터 기술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중압

감으로 초조, 우울, 노이로제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진정원, & 권순동, 2021; Weil, & Rosen, 

1977). 용어적인 측면에서도 테크노 스트레스, 사이버 스트레스, 

컴퓨터 포비아, 컴퓨터 스트레스 등과 같은 용어로 해석되기도 

한다.

테크노 스트레스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 경험, 역량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인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김정은, & 여정성(2007)은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의 구매와 같

은 비용적 측면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나래, 

최현석, & 이중정(2011)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한계, 대안 부족, 

제품의 혁신성을 테크노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Hudiburg

(1989a, 1996b)는 너무 많은 이메일 양과 업데이트 기술, 프로그

램의 오작동,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습득에 대한 요구, 정보화 

기기에 대해 도움을 받을 사람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하였

다. 이 외에도 어려운 컴퓨터 교육 방식과 열악한 시설 부족, 

정보소통 과부하, 신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정보기술에 대한 저항

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 등 다양한 측면

에서 테크노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였다(Figueiredo, 1994; 

Perez, 1999; Tarafdar, 2011; 노희옥, 김용호, & 홍승준, 2015; 

진수향, 2012).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 연령층인 중⋅장년층의 경우 

테크노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영향 요인으로는 사용자의 나이, 

과거 정보기술을 다뤄본 경험, 새로운 일에 대한 지각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다(Brod, 1984; Burke, 2009).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업무 

스트레스를 인간의 내적인 스트레스로 가중하면서 사람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감소시킨다. 느린 컴퓨터 작동과 오류로 인한 테크

노 스트레스 요인은 정상적 업무 패턴을 방해하고, 업무 성과를 

감소시키며 정보기술 사용성 제한을 초래한다고 하였다(Brod, 

1984). 이처럼 정보활용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과 정보화 기기

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테크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희정, 신혜리, & 김영선(2020)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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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저해원인은 복잡한 기능 때문이며, 기능에 대한 활용능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arafdar et al.(2007)은 테크노 스트레

스의 원인으로 정보활용을 다루지 못하는 역량, 컴퓨터 능력과 

경험 부족을 원인으로 규명하였다. 이 외에 임명성, & 박민수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컴퓨터 활용역량에 따라 테크노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기술에 대한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못할수록 이러한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ueiredo(1994)는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테크노 스

트레스는 정보활용을 위한 정보화 기기에 대한 교육이 어렵게 

진행되거나, 사용자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나래, 최현

석, & 이중정(2011)의 연구에도 스마트폰 이용자가 컴퓨터 활용

능력, 기술적인 한계성, 비용적 측면이 테크노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상이 30대 미만보

다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정보화 기기에 대한 접근에서 컴퓨터 사용능력이 떨어지

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 & 여정성, 2007). 여성의 경우, 정보활용 

능력이 기술적 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활용 기술이 익숙하고 쉽게 접해 본 사람들은 정

보화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능숙하고 높은 

수용적 태도로 테크노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정은, & 여정성(2007)은 테크노 스트레스가 개

인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기에 디지털 기기의 사용 경험을 증대시

키고, 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Ragu-Nathan et al.(2007)이 연구한 테크노 스트레

스의 완화요인으로는 활용능력의 촉진, 기술지원, 참여 촉진 등

이 있는데, 활용 능력의 촉진은 학습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

나, 사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테크노 스트레스를 완화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정보활용 기술에 대해서 

반응하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어떻게 

새로운 기술에 적응시키고 활용방안에 대해 동기부여와 성취감, 

실제 적용을 통한 효과성 체험 등과 같은 방법적인 접근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2.2. 테크노 스트레스의 정보서비스 수용성 영향

스마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과중함과 빠른 업무처리

에 대한 압박감은 남성보다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이 낮은 여성농

업인의 경우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김상진, 2017). 

그 이유는 정보화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정보활용 수

준이 낮을수록 자신감 혹은 무능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정보기술 사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영, 오상조, 안중호, & 장정주, 2008). 따라

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형성하

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동기와 목적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정보활용 역량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Brod(1984)는 

컴퓨터나 정보화 기기를 지속적⋅습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

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창조적 가치를 생성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저에는 오랜 시간 정보

화 기기나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는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역

량이 축적되더라도 사용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시 테크노 스

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테크노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용자는 다시 정보화기기 및 정보기술에 대

한 사용 및 동기저하로 이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정보기술이나 정보화 기기를 접한 이후에 기

술적인 역량 수준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단계일 뿐이며 실제적

으로는 정보기술과 기기의 기능의 수용도나 선호도가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정보기술이나 기기에 대한 단순한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과 기기를 사용하면서 인식하게 되

는 믿음, 즉 주관적인 인식과 지각과 같은 사용자의 관점이 정보

화 역량을 향상하는데 밑바탕이 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Compeau, & Higgins(1995)는 컴퓨터 활용역량을 훈련하는 과

정에서 정보기술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수용적인 상황

에 반응하는 개인의 지각이 훈련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서비스 수용성이 컴퓨터 활용에 대한 자신감과 

수행성취감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컴퓨터 역량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부정적인 감정

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역량을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용이라는 측면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종구(2011)의 연구에서 IoT 스마트 축산의 테크노 스

트레스가 혁신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스마트 기기에 

대한 테크노 스트레스가 혁신 저항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을 

통해 스마트 기기에 대한 테크노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보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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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수용성

을 높이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민구

(2008)의 연구에서 선진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여와 의지는 높은 

데 비해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화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 가운데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화에 대한 개념과 

이해부족과 낮은 동기와 수용성이 정보화 교육참여를 저해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활용을 통한 소득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 농산물 생산성 향

상이나 농촌 생활에서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

과 성공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병민, 

김수욱, 박성열, 박혜진, & 이은진(2009)의 연구에서 지식 정보

화 사회의 빠른 변화와 개발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인식시킴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정보화에 대한 수용 태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신우찬(2019)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성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디지털 융합의 혁신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이 수용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최훈, 

& 최유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정보기술과 정보화 

기기 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이 테크노 스트레스를 절대적으

로 낮추기보다는 중간에 정보기술과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내적

인 동기와 수용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임을 나타냈

다. 즉, 정보기술과 정보화 기기를 접촉할 때 지속해서 학습하고 

사용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 태도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수용적인 측면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획일적인 교육과 정보기술 역량만을 높이려는 목적에

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정보화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

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 적용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화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보활용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2.3. 정보서비스 수용성과 인터넷 정보활용 영향

정보서비스 수용성은 혁신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다고 느낄 때 반응하는 심리적 결정이며 

의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Rogers, 2003). 이러한 수용성은 일반

적으로 정보기술에 대해 쉽고 유용하다고 인지할수록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하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이와 

관련하여 정보기술과 모바일 상거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 이점, 개인의 신뢰 성향, 효율성 등이 수용 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민, & 전종근, 2004). 

또한 정보화에 대한 수용태도에서 정보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더

라도 정보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유찬주, & 이

영만, 2008), 농업인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성을 뒷받침하

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능력의 향상이 필수 요건이라고 하였다. 

즉,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은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는 농업정보 활용능력이 증진되는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정보화 기기에 대한 저항감이 막연한 

어려움과 복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거부감에 영향을 준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게도 디지털 정보활용에 대

한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할 때,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과 실제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편리성과 

유용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활용을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정보활용에 대해 체감할 방법

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정보활용에 대한 저항과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촌정보화사업과 디지털 농업의 농업정보 활용 단계에 대한 

비교하고 분석한 유병규(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보화를 농

업인에게 활용하는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정보

화 도입단계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환경을 구축하고 정보 문맹

을 해소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정보화 적응단계에서는 일생 

생활 정보화 활용수준을 높이는 단계로서 취약계층 및 농촌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과 일상생활영역에서 정보활용을 쉽게 활용하

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디지털 농업정보 활용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화 

고도활용 단계로서 지역 정보공동체 형성과 산업적 활용 체계 

구축과 동시에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를 말한다. 지금의 여성농업인

들의 인터넷 정보활용을 높이기 위한 단계를 적용해볼 때, 아마

도 2단계인 정보화 적응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이나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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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삶

의 질을 향상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적용방안으로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온라인 영농일지, 정보화 

콘텐츠 보급 및 개발, 농산물 출하 및 시세정보, 전자상거래의 

활용 가치와 교육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

시킴으로써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즉, 정보활용과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정보화에 대한 수용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으로 역량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필요

가 있다. 정보기술을 지속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화 교육과 기기, 사용에 대한 경험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여성농업인

들이 정보화 기기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경험들을 통해 

가진 믿음과 기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과 해당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결과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서울 및 광역시 제외)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20세에서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Web 설문지 개발시스템을 적용하여 

App(앱) 기반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하였다. 응답자들이 

정보화 기기 활용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모의 테스트를 

여러 번 걸쳐서 최종 온라인 설문 문항으로 완성하였다. 최종 

개발된 문항과 적용시스템을 확인한 후에 URL 접속을 통해 바

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문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성실한 설문 응답을 위해 문자

를 통한 독려와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응답자 가운데 나이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정보화 기기 활용이 

불가능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503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테크노 스트레스

여성농업인들이 디지털 정보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aug-Nathan(2007)과 Tu, Q et al.(2005), 김학래(2012)

가 사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구성개념은 정보나 정보시스템을 다룰 때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무능력함과 정보화의 빠른 변화와 발전으

로 인해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테크노 스트레스 원척도

는 5개의 하위개념을 구성되어있으며, 테크노 과부하(overload), 

테크노 침해(invasion), 테크노 복잡성(complexity), 테크노 불

안정성(insecurity), 테크노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구분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테크노 스트레스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

활용으로 인해 더 많은 양의 일을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능력 및 습관의 변화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농업인의 업무환경에 맞게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총 5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테크노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테크노 스트레스는 

문항 내용은 농업인의 업무특성으로 ‘농업 정보화로 인해 더욱 

빠른 업무처리 속도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농업 정보화로 인해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다’, ‘농업 정보화 기술적용으

로 일정이 바빠질 것이다’, ‘농업 정보화는 나의 업무수행 방식과 

습관에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농업 정보화 기술발전만큼 

적용해야 할 농업기술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로 수정⋅보완하였

다. 테크노 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a)는 .71로 나타났다.

3.2.2. 인터넷 정보활용

여성농업인들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

보검색을 활용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2018, 2019), 2009년도 국민정보화 교

육 수혜자 만족도 조사,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2011, 2014), 

2017년 정보화 통계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

조사(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18), 박진(2015), 유병민, 김수욱, 박성열, 박혜진, & 이은진

(2009) 등의 정보활용 수준과 관련한 보고서 및 논문을 기반으로 

문헌 조사를 통해 인터넷 정보활용에 관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수준 요인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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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은 ‘금융거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물품구매’, ‘인

터넷 증명서 발급’, ‘정보 및 뉴스 검색’, ‘생활 정보(날씨, 건강, 

교통, 문화 등)검색’, ‘미디어 콘텐츠 이용’, ‘농업 관련 정보검

색’, ‘인스턴트 메신져’, ‘이메일 사용’, ‘미디어 온라인 교육콘텐

츠’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소

셜네트워크 정보활용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은 ‘커뮤니티 활동’, 

‘개인블로그 운영’, ‘SNS 활동(트위터, 카카오 스토링 등)’에 관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요인과 전체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

활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Cronbach’a)에서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 요인은 .89로 나타났으며,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 요인은 .75, 인터넷 정보활용 전체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Cronbach’a)는 .91로 나타났다.

3.2.3. 정보서비스 수용성

여성농업인들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

보검색을 활용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및 김대건(2020), 신우찬

(2009)의 연구에서 디지털 정보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인식과 

수용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있다. 문항내용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기술의 융합, 미래 농촌 생활 및 농업경영에 발전적

인 가능성, 농업 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정보활용에 대한 적극성 

및 전문가 컨설팅의 필요성,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술적용의 관

심도, 새로운 농업방식에 대한 선호도 등과 관련한 문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총 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 분석(Cronbach’a)결과는 .86으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테크노 스트레스,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 정보서비스 수용성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여성농업인 테크노 스트레스, 인터넷 정

보활용 수준, 정보서비스 수용성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a)를 구하였다. 셋째, 여성농

업인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에 정보서비스 수용성에 대한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매개변수는 크게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와 완전매개(full mediation)로 구분된다. 부분매개는 매개변수

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여전히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경우이다. 완전매개는 매개변수의 개입에 의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변화하는 경우로 매개변

수의 개입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한 경

우로 해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테크노 스트레

스가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과의 관계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에 

대한 매개 효과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매개회귀분석(Baron, 

& Kenny, 1986)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 분석적 접근을 

선택한 이유는 경로 분석과 다르게 이론적 모형을 탐색적으로 

검증하거나 충분한 선행연구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회귀분

석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선호, & 서동기, 2016).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여성농업

인의 연령별 비율은 40대가 3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

며, 50대가 29.8%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82.1%가 

기혼으로 미혼이나 비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6.6%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교(4년제)졸업 이하가 36.2%, 전문대 졸업 이하가 20.3%, 대학

원 이상이 7.0%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형태는 개인(개별농가)가 

9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영농과 회사법인에 

속한 비율은 9.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소득수준인 

순 수익금은 1,000만원 미만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3,000만원 미만이 22.9%, 3,000~5,000만원 미만이 

15.1%, 7,000만원 미만이 8.9%, 1억 이상이 6.6%, 7,000~1억원 

미만이 4.6% 순으로 나타났다.

4.2. 여성농업인의 테크노 스트레스, 인터넷 정보활

용, 정보서비스 수용성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여성농업인들의 테크노 스트레스, 인터넷 정보활

용, 정보서비스 수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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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분석결

과, 변인 간에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에서 10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여성농업인

의 정보화에 대한 테크노 스트레스는 평균은 16.53점(SD=3.39)

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정보활용에 대한 전체 항목 평균은 47.44

점(SD=11.45)로 나타났다. 인터넷 정보활용 요인 가운데 전반

적 생활 정보 활용의 평균은 33.51(SD=8.01)로 나타났으며, 소

셜네트워크 정보활용에 대한 평균은 13.93(SD=4.33)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정보서비스 수용성에 대한 평균은 18.56(SD=3.91)

으로 나타났다.

4.3. 주요 변인 간 매개 효과

4.3.1. 여성농업인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인터넷 정보활용 

간 정보서비스 수용성에 대한 매개 효과

<표 3>과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가 1단계에서 테크노 스트레스가 정보서비스 수용성에 유의

미하게 예측하였고(F=65.974, p<.001), 2단계에서도 테크노 스

트레스가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F=37.781, p<.001). 3단계에서 테크노 스트레스와 정보서비스 

수용성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

에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78.551, p<.001), 3단계 테크노 

스트레스 표준화 계수(β) 값이 2단계의 .265에서 .115로 감소하

였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2.619, p<.001)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테크

노 스트레스와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의 관계에서 정보서비스 수

용성에 대한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구분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테크노 스트레스 16.53 3.39 .50 .22

인터넷 
정보활용

전반적 생활 정보활용 33.51 8.01 -.71 .05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 13.93 4.33 -.41 -.64

전체 47.44 11.45 -.66 .06

정보서비스 수용성 18.56 3.91 -.35 -.01

<표 2> 여성농업인 테크노 스트레스, 인터넷 정보활용, 정보서비스 수용성 기술통계분석 (N=503)

구분 N %

연령대

20~29세 50 9.9%

30~39세 100 19.9%

40~49세 153 30.4%

50~59세 150 29.8%

60~64세 50 9.9%

결혼 여부
기혼 413 82.1%

미혼 또는 비혼 90 17.9%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4 36.6%

전문대 졸업 이하 102 20.3%

대학교(4년제) 졸업 이하 182 36.2%

대학원 이상 35 7.0%

경영형태

개인(개별농가) 453 90.1%

영농조합법인 27 5.4%

농업회사법인 19 3.8%

기타 4 0.8%

순 수익금

1,000만원 미만 211 41.9%

1,000-3,000만원 미만 115 22.9%

3,000-5,000만원 미만 76 15.1%

5,000-7,000만원 미만 42 8.9%

7,000만원-1억원 미만 23 4.6%

1억이상 33 6.6%

전체 503 100%

<표 1>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N=503)

단계 B S.E β R² F

Step1 테크노 스트레스 정보서비스 수용성 .393 .048 .341*** .116 65.974***

Step2 테크노 스트레스 인터넷 정보활용 .893 .145 .265*** .670 37.781***

Step3
테크노 스트레스

인터넷 정보활용
.387 .140 .115***

.241 78.551***

정보서비스 수용성 1.288 .121 .440***

*p<0.05, **p<0.01, ***p<0.001

<표 3> 테크노 스트레스가 인터넷 정보활용 사이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의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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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여성농업인 테크노 스트레스와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 간 정보서비스 수용성의 매개 효과

<표 4>와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가 1단계에서 테크노 스트레스가 정보서비스 수용성과 유의

미하게 예측하였고(F=65.974, p<.001), 2단계에서도 테크노 스

트레스가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F=31.391, p<.001). 3단계에서 테크노 스트레스와 정보서비스 

수용성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

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78.880, p<.001), 3단계 테크노 

스트레스 표준화 계수(β) 값이 .246에서 .093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2.1558, p<.05)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여성농

업인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과의 관계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여성농업인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소셜네트워크 정

보활용 간 정보서비스 수용성의 매개 효과

<표 5>과 <그림 3>의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를 살펴보면, 1단

계에서 테크노 스트레스가 정보서비스 수용성에 유의미하게 예

측하였고(F=65.974, p<.001), 2단계에서도 테크노 스트레스가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31.853, 

p<.001). 3단계에서 테크노 스트레스와 정보서비스 수용성을 동

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46.508, p<.001), 3단계 테크노 스

트레스의 표준화 계수(β) 값이 .244에서 .13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2.8168, p<.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여성농

업인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과의 관계에

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테크노 스트레스가 인터넷 정보활용 사이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의 매개 효과

단계 B S.E β R² F

Step1 테크노 스트레스 정보서비스 수용성 .393 .048 .341*** .116 65.974***

Step2 테크노 스트레스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 .582 .102 .246*** .061 31.391***

Step3
테크노 스트레스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
.219 .098 .093*

.240 78.880***

정보서비스 수용성 .922 .085 .450***

*p<0.05, **p<0.01, ***p<0.001

<표 4> 테크노 스트레스가 전반적 생활정보활용 사이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의 매개 효과

<그림 2> 테크노 스트레스가 전반적 생활정보활용 사이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의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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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테크노 스트레스가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20세부터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5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에 대한 업무의 과중함과 업무처리 속도에 대한 

테크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과 정적상관

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정보활용 수준이 높을수

록 테크노 스트레스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테크노 스트레스에서 정보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기기의 접근과 활용량의 증가로 인해 테크노 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신우찬, 2019).

둘째, 여성농업인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인터넷 정보활용 사이

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농업인의 정보서비스 수용성이 높을수록 정보화에 대한 

테크노 스트레스와 인터넷 정보활용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으

로 강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경우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정보서비스 수용성도 높으며, 정보화에 대한 인식

과 가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보활용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정보활용을 전반적 생활 정보 활용과 소셜네트

워크 정보활용으로 나누어 테크노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살펴

보았을 때, 정보서비스 수용성은 모두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보활용 수준이 

높은 것은 정보화 기기의 접근성과 농촌 생활 및 농업업무에서의 

활용도 또한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농업인이 테크노 스트레스로 인해 정보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정보활용 습관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서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과 추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보화 교육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만족도와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윤준상, 2007).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정보서비스 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정보화 수

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인식개선과 정보활용에 대한 가치를 새롭

게 재인식할 방안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에게 정보활용 경험, 

컴퓨터를 다뤄본 경험, 편리성과 관련 경험을 통해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바, 정보화기기 및 정보활용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활용을 통해 농가소득 및 농

업경영에 긍정적인 효과성과 편리성을 경험할 수 있는 사례중심

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 활

단계 B S.E β R² F

Step1 테크노 스트레스 정보서비스 수용성 .393 .048 .341*** .116 65.974***

Step2 테크노 스트레스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 .312 .055 .244*** .060 31.853***

Step3
테크노 스트레스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
.168 .056 .131**

.157 46.508***

정보서비스 수용성 .367 .048 .331***

*p<0.05, **p<0.01, ***p<0.001

<표 5> 테크노 스트레스가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 사이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의 매개 효과

<그림 3> 테크노 스트레스가 소셜네트워크 정보활용 사이에서 정보서비스 수용성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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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기작용 오류가 발생하거나 즉각

적인 대처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정보화에 대한 신뢰와 기술습득이 이뤄지

기도 전에 부정적인 감정과 불만, 동기 저하 등으로 중단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박흔동, 박주원, 문정

훈, & 최영찬, 2009).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 정보화 교육을 강

화함으로써 정보활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

는 각종 교육 시설과 장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동향, 최신 농업기술 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다양

한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프로

그램 및 교육방법 설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김수경, 신혜리, 

& 김영선(2020)의 연구에서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경제 수준 

등이 디지털정보접근 수준과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나이가 

낮을수록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여성농업인의 학력, 나이, 교육수준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 교육 훈련 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중요

성을 언급하였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실습과 경험을 할 수 있고 

첨단 장비 구축과 관련한 내용에 관심이 높은 반면, 여성은 교육

훈련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정보화 교육참여를 결정하

는데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정보화 교

육에 참여하는 결정요인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보화 교육 운영방

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교육만족과 교육성과 간의 영

향관계를 분석한 김사균(2018)의 연구에서는 농업인에게 교육

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수준에 효과성을 강

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홍은파(2010)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이 농가소득과 유의한 정적인 영향

과 관계가 있으며, 농업인력에 대한 생산성과 농업가치를 향상하

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농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향상 요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가소득과 농업인의 주 영농분야와 작목에 따라서 소득

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정보화 서비스가 무엇인지 요구도를 파악

해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만, 정보 활용

역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나 진단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이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는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만큼 정보활용 역량

이 받쳐주지 못하는 격차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동기저하로 이어

지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의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나이에 따라 농사일에 대한 차

이를 보였으며, 중장년층과 청년의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다른 세대에 비해 작물 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관련 교육, 컴퓨터 교육, 블로그 운영 관련 

교육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과 중장년에 따라 가치관 및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활용 교육 및 인식개선과 관련한 교육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요구사항

과 목적에 맞는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보활용 농업시스템 도입의 수용성

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거점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농업인에게 적극적 홍보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득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다(김덕현, 황인택, & 이승현, 2015).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진행

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수준과 기타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연

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우리나라의 농산

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영의 가능성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보

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콘텐츠 개발, 

정보화 수준과 농촌 생활의 삶의 질 향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20대부터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을 대

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인구학적인 다양한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기술적, 심리적, 행동적 접근과 관련한 다양한 인구학적인 

특성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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