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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아울러 양성평등시대가 되면서 여

성의 학력 상승이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

한 사회현상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생활과 중년여성까

지 경쟁력의 구도로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에 의하면 201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가구수는 

총 1,956만 가구이며,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50.8세와 여

성가구주 비율은 29.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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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기간은 2018

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U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중 300명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고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250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최종 250부를 SPSS 18.0 프로그램

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54.4%(135명)가 50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학력은 2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51.6%(129명), 종교는 62.8%(157명)로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중년

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에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지

지와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모형(F=27.00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년기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subjective happiness in 

middle-aged women. The study was conducted on 300 middle-aged women living in U city area from 

February 1 to February 28, 2018. The questionnaire was used to analyze 250 availabl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of middle-aged wome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subjective happiness of middle-aged women came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final model (F

= 27.007, p <.001). The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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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년기를 만 40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시기로 본

다. 이 시기는 감각 능력과 기억력이 감소하여 지각 능력

이 떨어져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중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 중에서 인생의 

중간지점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생애 주기별 가족구성원이

나 스스로 바라는 요구와 기대, 주어진 역할이 다르며 환

경에 따라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년기 

여성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스스로 감정, 태도, 행동양식, 생각 등을 탐색하고 이

해[2]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의 하위변인에서 자존감지지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

이 높은 집단에서 중년기 위기감이 낮게 나타난 것과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중년여성에 대한 연구는  건강과 우울, 

자아존중감 등, 심리와 사회적 지지 등[5-13], 평생교육과 

프로그램[14-15]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중년여성

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 [16]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건강 웰니스 지수와 주관

적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중년

기 여성에게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나

아가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

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2.1. 연구대상자의 주요변수에 대한 수준은 어떠한가?

2.2. 중년기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2.3.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주관

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U 지

역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중 300명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여 사용가능한 

250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Measurement

표1. 신뢰도

Table1.  Reliability

(N=250)

α

3.2.1 종속변수: 주관적 행복감

옥스퍼드 행복질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17]이 수정하고, [18]가 번안하여 사

용한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문항 중 역채점 문항(1, 5, 6, 10, 13, 14, 

19, 23, 24, 27, 28, 29)이며 점수범위는 리커트 4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7]연구의 Cronbach's α= .78이었고,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85로 측정되었다.

3.2.1 독립변수

3.2.1.1. 사회적 지지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였다. MSPSS는 총 12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그렇다’ 5점의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19]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 .92로 측정되었다.

3.2.1.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는 [20]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10문항으

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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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부정적

인 문항(3, 4, 6, 8, 10번)에 대한 응답은 역점수로 처리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척도는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로 나

타났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75 로 측정되었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술통계로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54.0%(135명)가 50세 이하의 연령층

이었다. 연구대상자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46.0%(115명)의 구성비를 보였다. 학력은 2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51.6%(129명), 2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가 48.4%(121명)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종교는 전

반적으로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 62.8%(157명), 종교가 없

는 사람이 37.2%(93명)로 분포하고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50)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행복감,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

감을 기술통계에서 연구대상자의 행복감의 평균이 

116.03이며 표준편차가 16.77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편으로 보여진다. 사회적 지지 전체 

평균은 48.41이고 표준편차는 7.69로 나타났다. 이를 하

위변수별로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평균이 16.53이고 표준

편차가 2.92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는 평균이 15.67이

고 표준편차가 3.10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지지는 평균이 

16.21이고 표준편차가 2.99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

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자아존중감은 전

체 평균이 30.73이고 표준편차는 4.05로 나타났다. 하위

변수별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16.08이고 표준편

차는 1.97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14.66이고 표준편차가 2.98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

은 보통수준으로 보여진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N=250)

4.3.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의 관계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

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에

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하위요인별

로 고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하위요인별로는 가족의 지

지와 부정적 자아존중감(.274), 긍정적 자아존중감(.318)

이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구의 지지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232), 긍정적 자아존중감(.318)이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인의 지지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자아존중감(.263), 긍정

적 자아존중감(.410)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가족의 지지(.225), 친

구의 지지(.289), 타인의 지지(.337)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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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부정적 자아존중감(.358), 긍정적 자아존중감

(.525)모두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

계 분석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happiness

(N=250)

4.4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과의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계수를 산출하였는

데, VIF계수는 1.0∼1.13으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고, 

공차한계는 .88∼1.0으로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5. Social support, Self-esteem, Effects on subjective 

happiness.

(N=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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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인 타인지지가 행복

감에 유의한(F=12.041, β=.249,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F=27.007, p<.001)는 자아존중

감의 하위변수인 부정적 자아존중감 β=.220, 긍정적 자아

존중감은 β=.379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종모형 설명력은 28.8%로 Durbin-Watson 1.92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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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의 정

도를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의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행복감 평균이 116.03이며 표준편차

가 16.77로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16]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에게 사회적 지지가 되는 환

경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주관적 행복감 향

상에 기여하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전체 평균이 30.73이고 표준편차는 4.05

로 나타나 보통수준이었으며 [21]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아

존중감 요인에서는 여학생들(3.18)이 남학생들(3.32)보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

감과의 상관관계는 하위요인별로 고른 상관관계가 나타났

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가

족의 지지(.225), 친구의 지지(.289), 타인의 지지(.337)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2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은 행복감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이 중년기 여성에게 사회적 지

지를 통하여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 본다.   

6.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54.4% (135

명)가 50세 이하의 연령층이었다. 학력은 2년제 대학교 졸

업이상 51.6%(129명), 종교는 62.8%(157명)로 대부분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지

지, 자아존중감을 기술통계로 분석한 결과가 주관적 행복

감(M=116.03), 사회적 지지(M= 48.41), 자아존중감(M= 

30.73)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

과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주관

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종모형 (F=27.

00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의 하위변수인 부정적 자아존중감(β=.220), 긍정적 

자아존중감(β=.379)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력은 28.8%로 Durbin-Watson 1.920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 후 중년기 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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