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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arenting alliance’s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were 157 married parents of young children(77 men and 80
women). We used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Kim & Lee, 2005), Quality Marriage Index (Jang,
2001), and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Abidin, 1988) and analyzed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via SPSS PC program(17.0 vers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married males’ avoidant dimension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partially mediated by their wives’ parenting alliance.
The effects of married females’ anxious dimension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totally mediated, and the effects of
married females’ avoidant dimension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partially mediated, by their husbands’ parenting
alliance. In conclusion, the parenting alliance mediates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with young children.

주제어(Key Words) :성인애착(adult attachment), 양육협력(parenting alliance),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

목 차

Ⅰ. 서론 Ⅳ. 논의및결론
Ⅱ. 연구방법 참고문헌
Ⅲ. 연구결과

Corresponding Author : 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
749, Korea   Tel: +82-2123-3150   E-mail: younglee@yonsei.ac.kr

◀ ▶



2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7호, 2010

- 90 -

Ⅰ. 서론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빠른변화와경쟁속에서지친개인들에게에너지를불어넣

어주는유대관계는바로가족관계이다. 특히, 행복한가정의

필수조건은 부부가 만족하는 결혼생활이다. 결혼만족이란

결혼생활에대한부부의전반적인평가를말한다(Fincham,

1998). 부부간의결혼만족이낮을경우, 부부를비롯한가족

모두의신체적, 심리적안녕을해치게되며결혼해체라는극

단적인결과를나을수도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 가운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부부간의 애착관계라고 지적하

는 연구들이많다(예: 김광은, 2005; 김민희, 민경환, 2007;

Bartholomew & Horowitz, 1991; Mikulincer, Florian,

Cowan, & Cowan, 2002). 대부분의결혼관계에대한애착

연구들은안정애착과결혼만족간의강한정적상관을보여

주고있다(Davila, Bradbury, & Fincham, 1998; Feeney,

Noller, & Callan, 1994; Mikulincer, Florian, Cowan, &

Cowan, 2002). 즉, 개인이어떠한성인애착유형을지녔느냐

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형성에 향을 준다(Brennan &

Shaver, 1995). 애착은‘안전한피난처와안식처로서경험되

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로 정의된다(Bowlby,

1988). 아기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애착은

내적실행모델의 형태로 전생애 동안 계속되며, 이는 매일의

사고와 행동뿐 아니라 관계형성에도 향을 주게 된다

(Bowlby, 1982). 특히, Hazen과Shaver(1987)의연구이후성

인기애착에대해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다. 이들은성인기

의낭만적관계가 아와부모간에이루어지는정서적유대

와동일하다는가정하에 아기에나타나는세가지애착유

형인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과마찬가지로, 성인기애

착을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양가애착의 3범주 모델로

제안하 다. 그 후, 성인애착에 대한 초기연구를 종합하고

Bowlby(1973)의 내적실행모델을 체계화하여 자기에 대한

믿음과타인에대한믿음의두차원을근거로긍정형인지부

정형인지를 통해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공포형으로 구분

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의 4범주

모델이있다.

한편, 애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범주보다는 연속적 차

원으로고찰함이더욱성인애착을정확히설명할수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Fraley & Waller, 1998). Brennan,

Clark와Shaver(1998)는 3범주또는4범주에관계없이회피

와불안의높고낮음에따라성인애착의유형들이연속적인

차원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불안차원과 회피차원

은상호독립적인개념으로, 불안차원은자기가사랑받을가

치가있다고지각되는정도를나타내며자기표상차원과관련

된다. 일반적으로 불안차원이 높으면 친 한 대상과 가까워

지고, 수용되고, 지지받으며, 확신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회피차원은 개인이 타인을 반응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 한 관계를 맺는데 편안해 하는 정도

를 나타내며 타인표상차원과 관계가 있다. 회피차원이 높으

면친 함에대해불편해하고, 독립성과자기개방이높으며,

비난적인표현정도가높다고한다. 불안과회피차원모두에

서점수가낮은것은애착이안정되어있음을나타낸다.

이러한애착체계가성인기동안활성화될수있는주요관

계맥락은 배우자와의 관계이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유

형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형성 방식이 달라지므로 애착유형

과배우자와의관계만족의관계에대한연구들이그동안많

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Brennan과 Shaver(1995)는안정형애착을지닌사람은신

뢰롭고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높은 만족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반면, 회피형이나 불안/양

가형애착을지닌사람은배우자에대한낮은신뢰로인하여

낮은만족을경험한다고하 다. Kobak과Hazan(1991)의연

구에서는 자신과 배우자를 신뢰하고 배우자에 대한 활용가

능성을 지각하는 안정 애착의 사람들이 결혼관계에 있어서

보다높은만족을경험하고있었다.

이처럼, 부부의 성인기 애착유형과 결혼만족간의 접한

관련성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져있으나, 애착이어떠한

기제를통해결혼만족에 향을미치는가에대한연구는부

족하다(Osland, 2002). 이에, 부부관계안에서일어나는역

동을이해하고애착이불안정한개인들의결혼만족을높이

기위해서는애착과결혼만족간의관련변인을확인하는연

구가필요하다.

특히, 유아기자녀를둔부부의경우유아기자녀의행동

반경이점차넓어짐에따라이에따른배우자의도움과협조

가 요구 된다. 이는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면서부터 부부간

협력과도움이보다활성화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한다. 부

부간양육협력이란남편과아내가부모로서서로대화하고

지원해주며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

법에서배우자와일치되는것을말한다(신숙재, 1997). 부부

의양육협력에관련된연구는대체로부모행동,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Abidin & Brunner, 1995; Brunelli, Wasserman, Rauh,

Alvarado, & Caraballo, 1995).

그러나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

를얻지못하고, 자녀양육에대해배우자와가치관이다르거

나의견의일치를보기힘들때, 부부간에갈등과불만이생

길것이기에, 자녀를둔부부에게있어서양육협력은결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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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도상당한 향력을지닐것으로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양육협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애착과 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안정형 애착을 지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관계만족을 경험한다는 성차의 가능성을 제시한

Simpson(1990)의 연구결과와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결혼생

활에서 보다 더 만족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이정은,

1999; Feeny, 1994; Vangelisti & Daly, 1997)을토대로, 성

에따른결혼만족의차이에대해서도알아보고자한다. 부부

의 양육협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실질적인 양

육참여는어머니에비해크게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이성희, 한은주, 1998), 양육협력에있어서부부의성차도살

펴볼필요가있겠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아기자녀를둔부부를대상으로

성에 따라 양육협력과 결혼만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성

인애착이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양육협력이

매개효과를가질것인지를검증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다루어질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1. 부부의성에따른양육협력과결혼만족은어떠한가?

2. 부부간의양육협력이성인애착과결혼만족의관계에서

매개역할을하는가?

1) 아내의 양육협력은 남편의 성인애착차원(불안차원, 회

피차원)과결혼만족을매개하는가?

2) 남편의 양육협력은 아내의 성인애착차원(불안차원, 회

피차원)과결혼만족을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는만4~6세의유아기자녀를둔부부157명(남성

77명, 여성 80명)을대상으로하 다. 연구대상선정을위해

서울시에위치한유아교육기관2곳을임의선정한후, 각유

치원의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의 가정에 연구협조문을 보낸

다음 연구참여에 동의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대상의인구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부부의연령을살

펴보면, 남편의경우평균38세, 아내의경우평균35세 다.

아내의 학력은 대졸 46%, 고졸 41%이었고, 남편의 학력은

대졸이50%, 다음으로고졸이29% 다. 아내의직업은전업

주부가54%, 전문직이13%, 사무직13%순으로나타났고, 남

편의직업은사무직31%, 자 업29%, 전문직15%순으로나

타났다.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28%, 500만원 이상이

28%, 300~400만원이26% 다. 결혼기간은5~10년이73%

로대부분을차지했다. 자녀수는74%가2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개발한성인애착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s: ECRS)를김광은과이위갑(2005)이번

역한척도를사용하 다. 이척도는성인기애착의기본적인

두차원인회피와불안을측정하는문항으로각 18문항씩총

36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각각의문항에대

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척도에서평정하게하 다. 총점수가낮

을수록안정애착이며, 점수가높을수록회피와불안각차원

의애착이높음을의미한다. Brennan 외(1998)의 연구에서

는회피요인의문항내적합치도는 .94, 불안요인의문항내

적합치도는 .91로 나타났으며김광은외(2005)의 연구에서

회피와불안요인의문항내적합치도는두요인모두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내적 합치도는 회피요인은

.83, 불안요인은.84이었다.

2) 결혼만족도

Norton(1983)이기존의결혼만족질문지들의항목을종합

하여 6개의 평가적 문항으로 개발한 결혼생활 질 척도

(Quality Marriage Index: QMI)를장춘미(2001)가번안한것

을사용하 다. 이척도는결혼생활에대한전반적인지각을

측정하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행복한

결혼생활을하고있다’, ‘나와배우자의관계는매우안정되

어있다’등의문항으로이루어져있다. 본연구에서는각각

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

는다)~5점(매우동의한다)까지의 5점척도에서평정하게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관계에서높은 만족을 경험하고

있음을나타낸다. Cronbach α는.94이었다.

3) 부부양육협력

배우자의부모역할지지를측정하기위해Abidin(1988)의

양육협력도구(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총 20문

항을본연구자가번안, 수정한도구를사용하 다. 이 도구

는 남편(또는 아내)이 부모로서 아내(또는 남편)와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평가 및 자녀문제해결에 대해 아내

(또는남편)와얼마나잘합의되는지를측정하는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도구는 5점척도로되어있으며가능한총점

의범위는 20점에서 100점이다. 총점이높을수록남편(또는

아내)이부모로서잘도와준다고아내(또는남편)가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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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Cronbach α는.86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2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아동들의부모들을대상으로하 다. 성인애착, 결혼만족도,

양육협력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버지용 질문지 총

262부를아동들에게배포하 다. 질문지봉투에는질문지와

더불어, 질문지에대한설명, 비 보장, 협조를부탁하는공

문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 다. 원장님과 담임교사들

에게는질문지수거에대한협조를부탁하 다. 질문지를배

포하고1주일후유치원을방문하여회수된질문지를수거하

으며, 매 주 단위로 한 달간 질문지를 수거하러 유치원을

방문하 다. 총 262부의 질문지 중 157부의 질문지가 최종

회수되었으며수거율은60% 다.

4.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분석을하 다. 각 도구

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구하 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하 고,

성에따른양육협력과결혼만족도차이를보기위해 t검증을,

부부양육협력이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을 매개하는지 검증하

고자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 다. Baron과Kenny(1986)

의절차에의하면매개효과가있다는것을증명하려면세단

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에미치는 향이유의하여야한다(절차1). 다음,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절차2).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며, 이 때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했던 독립변인의 향력(절차3)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

거나 감소하여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의 향력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완전매개변인이라 하고 독립변인의 향력이

유의하지만이전단계보다감소한경우는부분매개변인이라

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Baron과Kenny(1986)가제시한

일련의절차에따라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연구문제결과해석에앞서본연구의측정변인들의일반

적 경향과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성인애착차원의경우, 남편들은불안차원의평균

점수가 2.35점, 회피차원의 평균점수는 2.23점으로 나타났

다. 아내들은 불안차원의 평균점수가 2.22점, 회피차원의

평균점수가 2.15점이었다. 양육협력에 있어서 남편들의 양

육협력의 평균점수는 3.43점, 아내들의 양육협력의 평균점

수는 3.69점이었다.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는 남편들의 경우

평균점수가 3.67점, 아내들의 결혼만족도 평균점수는 3.26

점이었다.

다음으로성인애착차원, 양육협력, 결혼만족도간의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제시된바와같이, 성인애착차원과양육협력및결

혼만족도의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남편의경우, 성인

애착과양육협력간관계에있어서는회피차원과아내의양육

협력간에부적상관이있었다(r = -.292, p < .05). 성인애착

차원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불안차원과 결혼만족도(r = -

.247, p< .05), 회피차원과결혼만족도(r= -.403, p< .01)간에

부적상관을보 다. 한편, 아내의양육협력과이에대한남편

의결혼만족도는정적상관을나타냈다(r= .586, p < .01).

이는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상대방과의 친 함에 대해 불

편해하고비난적표현이강한만큼, 아내의협력에대한지각

이보다낮은것으로볼수있다. 결혼만족도에있어서는상

대방에대한신뢰가낮은회피차원이높을수록, 또한상대방

에대한친 함의욕구가강한불안차원이높을수록결혼만

족도는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아내의양육협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편들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성인애착차원과 양육협력간 관계를 보면,

불안차원과남편의양육협력(r= -.392, p < .01), 회피차원과

남편의양육협력(r = -.559, p < .01)이부적상관을보 다.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불안차원과 결혼만

족(r = -.333, p < .01), 회피차원과결혼만족(r = -.694, p <

.01)이부적상관을나타내었다. 한편, 남편의양육협력에따

른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정적 상관을 보 다(r = .733, p <

.01). 이는아내의경우상대방에대한높은친 감을원하는

불안차원이높을수록남편의양육협력이충분하지못하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친 함에 대해 불편해하는 회피차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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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 여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애착의불안차원 2.35( .53) 2.22( .54) 1.69
애착의회피차원 2.23( .48) 2.15( .48) 1.16

양육협력 3.43( .60) 3.69( .75) 2.55*
결혼만족 3.67(1.04) 3.26(1.04) 3.29**

*p〈 .05.  **p〈 .01.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 검증
(N = 157)



시, 회피차원이높을수록남편의양육협력정도를낮게지각

하고 있었다. 아내의 성인애착차원과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도,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낮게 나

타났다. 반면, 남편의양육협력정도가높다고지각할수록아

내의결혼만족도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 부부의 성에 따른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연구문제 1에 따라 성에 따른 양육협력과 결혼만족에 차

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남성들이여성들보

다배우자의양육협력에대해보다높게지각하고있었으며,

또한높은결혼만족을보이고있었다. <표 1>에제시된바와

같이, 남편과아내간양육협력(t= 2.55, p < .05), 결혼만족도

(t= 3.29, p < .01)에서유의한차이가나타났다. 즉양육협력

에있어서아내의양육협력에대한남편의지각이보다높았

으며, 결혼만족도에있어서도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에 대해

더만족하고있었다.

3.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양육협

력에 의해 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기본가정을충족하는지살펴보았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

하는지알아보기위해공차한계값과VIF지수를살펴본결과

공차한계는모두 0.1보다크고 VIF는 5보다작았으므로, 독

립변인간의다중공선성에는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나

타났다.

1) 부부의성인애착이양육협력에미치는 향

Baron과Kenny(1986)의절차1에따라, 독립변인인부부

의 성인애착이 매개변인인 양육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지살펴보았다. <표 3>에제시된바와같이부부의성인애

착이배우자의양육협력에대한지각에미치는 향은다음

과같다. 남편의회피차원은아내의양육협력에대한남편의

지각을유의하게설명하고있었다(β = -.292, p < .05). 즉남

편은회피차원이높을수록아내의협력에대해낮게지각하

다. 남편의회피차원은아내의양육협력을8.6% 설명하

다. 아내의 경우, 아내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각각 남편

의양육협력에대한아내의지각을유의하게설명하 다(β =

-.392, p < .001/β = -.559, p < .001). 즉아내의경우불안차

원과회피차원이높을수록남편의양육협력에대해낮게지

각하고 있었으며, 아내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남편의 양

육협력을각각15.4%, 31.2% 설명하 다.

2) 부부의양육협력이결혼만족도에미치는 향

절차 2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인인 양육협력이 종속변

인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같다. <표 4>에제시된바와같이부부의양육협력

이결혼만족도에미치는 향은다음과같다. 아내의양육협

력은남편의결혼만족도를유의하게설명하 고(β = .586, p

< .001), 결혼만족도에대한설명력은34.3% 다. 남편의양

육협력 역시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

으며(β = .733, p < .001), 그설명력은53.7% 다. 즉아내와

남편모두서로의양육협력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지각할

수록결혼생활에만족하고있었다.

3)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대

한양육협력의매개효과

부부의 양육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3에

따라, 부부의 성인애착과 양육협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 결

혼만족도에 대해 유의하 던 부부의 성인애착의 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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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검증 5

변인 1 2 3 4

1. 불안차원 - .253* .010 -.247*
2. 회피차원 .393** - -.292* -.403**
3. 양육협력 -.392** -.559** - .586**
4. 결혼만족 -.333** -.694** .733** -

주주. 남성(대각선위쪽), 여성(대각선아래쪽)
*p〈 .05.  **p〈 .01.

<표 2> 각 변인간의 관계
(N = 157)

측정변인
남편의양육협력 아내의양육협력

β β

애착의회피차원 -.559*** -.292*

R2 .312 .086
F 34.538*** 6.172*

애착의불안차원 -.392*** .010

R2 .154 .000
F 13.790*** .007

*p〈 .05.  **p〈 .01.  ***p〈 .001.

<표 3> 부부의 양육협력에 대한 애착의 회피차원 및 불안차원의

회귀분석
(N = 157)

측정변인
남편의결혼만족 아내의결혼만족

β β

양육협력 .586*** .733***

R2 .343 .537
F 34.430*** 88.134***

*p〈 .05.  **p〈 .01.  ***p 〈 .001.

<표 4> 부부의 결혼만족에 대한 양육협력의 회귀분석
(N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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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거나없어지는지살펴보았다. 결과는<표5>에제시되

어있다. <표 5>에 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 남편의결혼만

족도에대한 향력을살펴본결과, 남편의성인애착과아내

의양육협력을함께고려했을때, 남편의결혼만족도에유의

한 향을미쳤던회피차원의 향이(β = -.403, p < .01 → β

= -.254, p < .05) 감소하 다. 남편의결혼만족도에대한회

피차원의설명력은 16.3%에서아내의양육협력이추가투입

되면서 40.2%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변인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에유의한 향을미쳐야하며이때종속변인에유의했

던 독립변인의 향이 유의하지만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인

부분매개에 해당한다. 즉, 남편의 경우, 애착의 회피차원과

결혼만족도간의관계를아내의양육협력이부분매개하고있

었다. 아내의 경우, 아내의 성인애착과 남편의 양육협력을

함께고려했을때, 아내의결혼만족도에유의한 향을미쳤

던 불안차원의 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β = -

.333, p < .01 → β = -.054, n.s.), 회피차원 (β = -.694, p <

.001 → β = -.413, p < .001)의 향력은감소하 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불안차원의 설명력은 11.1%에서 남편의

양육협력변인이추가투입되면서 53.9%로, 회피차원의설명

력은 48.1%에서 남편의 양육협력변인이 추가투입되면서

65.4%로향상된것을볼수있다. 즉 아내의불안차원이결

혼만족도에 미치던 향은 남편의 양육협력을 통제할 경우

더이상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Baron과Kenny(1986)

가 제시한 완전매개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

다. 다음으로 아내의 회피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던

향은남편의양육협력을통제할경우그 향이감소하 기

에 부분매개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충족하 다. 다시 말

해서 아내의 경우, 애착의 불안차원이 결혼만족도에미치는

향을 남편의 양육협력이 완전매개하고 있었으며, 애착의

회피차원이결혼만족도에미치는 향은남편의양육협력이

부분매개하고있었다.

Ⅳ. 논의및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부부의 양육협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성에 따른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살펴본결과, 먼저성에따른양육협력의경우, 아내

의양육협력에대한남편의지각이, 남편의양육협력에대한

아내의지각보다더높았다. 이는남편들이가정보다직장에

있는시간이보편적으로더많은관계로인하여아내가보다

양육에관여하고있다고지각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실

제이연구의연구대상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남편들은모

두직업을가지고있었고, 아내들의경우전업주부가54%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과반수가넘는여성이가사에

전념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는 직

접적 참여나 책임수행보다는 자녀와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접근 가능한 참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 다는

Kwon과Roy(2007)의연구결과로미루어보아, 이러한남편

들의 소극적 양육참여로 인해 아내들은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해보다낮게지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결

혼만족도의 성차에 있어서는 선행연구결과(예: 이정은,

1999; Feeny, 1994; Vangelisti & Daly, 1997)와마찬가지로

본연구에서도남편들이아내보다더결혼에만족하고있었

다. 이는 아내의 경우,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과 책임 뿐

남편결혼만족도 아내결혼만족도

변수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β β β

애착의불안차원 -.247* -.253* -.333** -.054
양육협력 .588*** .712***

R2 .061 .407 .111 .539
F 4.298* 22.301*** 9.481** 43.924***

애착의회피차원 -.403** -.254* -.694*** -.413***
양육협력 .511*** .502***

R2 .163 .402 .481 .654
F 12.825** 21.825*** 70.563*** 71.035***

*p〈 .05. **p〈 .01. ***p〈 .001.

<표 5>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애착의 불안 및 회피차원과 양육협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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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직장에 다닐 경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의 역할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책임이

강하기에회사일과같은외부의일에보다전념하다보니상

대적으로아내에비해역할갈등을느끼지않는데서오는편

안함의표현일수도있겠다.

둘째, 부부의성인애착이결혼만족도에미치는 향에부

부의 양육협력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 애

착의 회피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아내의 양육

협력이부분매개하고있었다. 아내의경우, 애착의불안차원

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남편의 양육협력이 완전매

개하고 있었으며, 애착의 회피차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는 남편의 양육협력이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즉 남

편의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아내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은

낮았으며 이러한 측면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적 향을

주었다. 아내의경우, 불안차원과회피차원이높을수록남편

의양육협력에대한지각이낮았으며이역시아내의결혼만

족도에부적 향을주고있었다. 특히, 아내애착의불안차

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남편의 양육협력이 완전

매개했다는 결과는, 상대방에게 몰입하는 애착의 불안차원

이높은아내의경우, 이러한성인애착이직접적으로결혼만

족에 향을 미치기보다는, 남편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과

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혼 만족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애착의불안과회피차원이낮을때안정애

착임을감안할때(Brennan, Clark, & Shaver, 1998), 남편이

나아내의애착이안정적일수록서로에대한양육협력을긍

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결혼만족에 긍정적 향

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결과는성인애착, 양육

협력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

구(예: 김광은, 2005; 김민희, 민경환, 2007; 김혜선, 1981;

Meyers & Landsberger, 2002; Mikulincer, Florian,

Cowan, & Cowan, 2002)의결과들을지지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성인애착과결혼만족도간의관계를보면, 애

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에 부적 향을

미쳤다. 이는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으면 결혼만족이

낮다는선행연구결과(한혜 , 현명호, 2006)를지지하 다.

다시 말해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결혼만족이 높아짐을 의미

하는데 이는 Brennan과 Shaver(1995)의 안정애착의 경우

높은 결혼만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다음으

로, 성인애착과배우자양육협력에있어서는, 성인애착과함

께배우자협력과지지변인을포함하고있는사회적지지에

대해살펴본Meyers와Landsberger(2002)의연구를들수

있다. 연구결과,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심리적 어

려움을 겪고 있었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착하거

나거리를두고있었으며상대방이제공하는보살핌이나사

회적 지지에 대해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부의 불안

차원과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

각이낮았다는본연구결과와일치하 다. 또한본연구에서

는유아기자녀가있는부부들에게있어서배우자의양육협

력이 결혼만족에 향을 미쳤다. 유아기 자녀들의 경우, 부

모들의 교육적 책임과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

면서도아직도부모의보호와손길을많이필요로하는시기

에 있으므로 유아기 자녀들의 부모는 서로간의 양육협력이

더욱필요하다. Hughes와Galinsky(1988)도유아기자녀를

둔가족의경우부부의양육참여역할이더요구된다고보았

다. 이때부부가배우자의도움과협조를얻지못하거나, 물

리적 도움을 비롯하여 정서적으로도 지원받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느낄때, 또는자녀양육에있어서배우자와가치관

이 다르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울 때, 부부간에 갈등

이 생기고 불만이 쌓일 것이다. 김혜선(1981)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는 남편의 지지여부가 결혼만족과의

관계를중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부부간의지

지와적절한보살핌은결혼만족에있어중요한요소라는사

회적지지연구(장춘미, 2001)의결과에서도보여지듯이, 남

편(또는아내)의지원과협력은배우자의결혼만족에 향을

주고있었다.

결론적으로 부부의 양육협력과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성

차가나타났으며, 유아기자녀를둔부부들의성인애착이결

혼만족에미치는 향을양육협력이매개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

를위한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자기보고에의한성인애

착측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찰이나 면접 등의 측정방법을

통한검증이필요시된다.

둘째, 연구대상표집에있어서특정지역의중류층부부만

을대상으로했기에, 이러한표집의한계로인해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대상으로포괄적인표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

할것이다.

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가지니는의의는다

음과같다. 먼저, 주로신혼부부나대학생등젊은남녀대상

으로 이루어져 왔던 낭만적 성인애착을,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한지 10년전후의부부를대상으로하여살펴본점에서

연구대상 차별화로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이들 부부의 성

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대한 지각이 매개변인임을 처음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는 활동범위

가넓어지고다양해지기시작한유아기자녀를둔부부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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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배우자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서로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지와도움을받기를원한다는것을확인해주는결과이며,

양육에 대한 역할부담이 커져갈수록 부부간의 양육협력이

결혼만족에커다란역할을한다는것을나타내주었다. 이는

앞으로유아기자녀를둔부부의특성을고려한중재프로그

램을활성화하는데유익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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