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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9 ]

결혼만족도와 자녀학  간의 계에서 일상  스트 스의

매개효과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교연구 -

강민지(연세대 석사과정)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가정에서 자녀학 의 발생수 이 심각하고, 그 후유증 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1980년  반 이후 한국의 자녀학 는 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수의 아동이 1년 동안 한차

례 이상의 자녀학 를 경험하고 있다(김 일, 1986; 홍수진, 1995; 김재엽 1998).  

이에 더해 자녀학 는 아동에게 정서 , 신체  피해를  뿐 아니라, 학  경험의 지속기간 

한 길다(하정희, 1993; 곽 숙외, 1988; 황은수, 2006). 이는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져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기 가능성도 높다(이종복, 1993). 더 나아가 어린 시  학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이를 

학습하게 되고 자신의 자녀에게 학 를 가할 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lsky, 

1993; Wolfe & Wekerle, 1993). 

자녀학 가 가족 내에서 반복된다는 의 연구들을 근거로, 자녀학 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한 구체 인 원인탐색과 제언이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들은 단선 이고 표면 인 연구에서 탈피

하지 못하고 있다. 실(2003)은 가족특성과 아동학 의 피해 계에 해 밝히고 있으며, 이 기

(2006)는 어머니의 취업형태  음주의 아동학 에 한 향을 연구하고 있어, 가족 내에서의 아

동학 를 유발하는 심리  요인의 다각  규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부모의 심리 

정서가 자녀학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자녀학 의 일차  요인으로 부부갈

등  결혼만족의 향이 지 되고 있으며(Belsky, 1993; Brown et al, 1998; Wolfe&Wekerle, 

1993), 스트 스가 가정 내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Korbin, 1981, Milner, 1986, 변

화순, 1988, 김 일·고복자, 1989, 김재엽, 2001)을 고려하여 부부생활만족의 자녀학 에 미치는 

향에 한 스트 스의 경로분석을 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녀학 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연구를 바탕으로(Whipple, 1989; Be;sky, 1993; 김보애, 2001) 여성

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는 분석에서 탈피한다면, 자녀학 에 한 더욱 확실한 근거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한다. 이에 동일 아시아권 내의 인도네시아를 함께 비교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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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통 으로 자녀권리에 한 인식이 낮다는 을 고려하여(김재엽, 

1998; Kim & Lee, 1999) 사회문화  에서 자녀학 의 원인을 조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어머니의 자녀학  발생률을 비교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학 에 미치는 향을 악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어머

니의 스트 스의 결혼만족도가 자녀학 에 미치는 매개 향을 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녀학 의 개념

자녀학 에 한 정의(Gill, 1971; Korbin, 1998, 신 화, 1986)와 유형화(Kempe, 1978)를 논의하

는 과정에서 자녀학 는 부모의 의도성과 아동의 피해 향이 동시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신체  폭

력에 한정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학

를 “부모가 의도 으로 아동의 건강한 인격형성에 장애가 되는 신체  폭력 행 를 행사하는 것”

으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2. 부부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생활 측면에서, 가사분담에 한 만족, 자녀양육 방식에 한 만족, 부

부간의 취미  사회  활동에 한 만족, 수입에 한 만족, 성생활에 한 만족, 부부간 개인생

활에 한 인정, 부부 원가족에 한 배려 등 매우 구체 인 생활상의 만족정도로 ‘부부생활만족

도’를 개념화하 다. 

3. 스트 스의 개념

본 연구에서의 스트 스는 McGrath, Lazarus & Folkman의 정의를 따라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를 “생활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개인의 능력범 를 넘어선다고 본인에 의해 주 으로 단된 상태”로 개

념화 한다. 

4. 결혼만족도와 스트 스  자녀학

결혼생활 혹은 부부 간의 계는 그들의 정서 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학 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Whipple(1989)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학 를 행할 가능성

이 더 높다고 하 다. 나아가 근래에는 가족 체계  에서 부부갈등이 자녀학 와 자녀의 정서

 부 응 사이의 계를 분석한 이경님(2004)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자녀학 와 자녀의 정서

 부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계 혹은 부부 계와 같은 친 한 계에 있는 사람은 지지행동과  행동을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가까운 계에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심리, 정서에 미치는 향이 크다

(Lampers & Clark-Lampers, 1997). 한 정서  요인의 하나인 스트 스는 Korbin(1981)의 연구에

서 환경 이고 사회 인 스트 스가 자녀학 와 방임을 발생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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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 비교 스트 스

부부생활만족도 자녀학

통제변수: 연령, 학력, 직업, 경제수

반 로 Deutsch(1980)와 Calvert(1986)는 자녀학  부모가 학 하지 않는 부모보다 스트 스 수

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조사 상자 선정  자료수집 방법

한국 가정의 자녀학  황은 한국 가정의 폭력 실태를 국 으로 조사한 김재엽 외(1999)의 

연구결과를 활용하 다. 이들 연구자는 우리나라 역을 7개 권역으로 나 어 권역별 표본수를 

국의 세 수 비율에 맞게 책정하 고, 권역별로 ‘구’, ‘시’ 는 ‘도’를 집락의 단 로 추출하 다. 

이후, 비례에 따라 정해진 각 집락의 세 수에 따라 가구를 단순무작  추출하 다. 조사는 1999년 

8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원은 훈련받은 사회복지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되었

다. 조사원들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면 조사를 실시하 으며 891가구를 최종 조사

상으로 삼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김재엽 외(1999)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부 자바(java) 

지방의 족자카르타(okjakarata)에서 우리나라 ‘동’단  개념의 행정구역내 가구 수를 그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고, 각 동의 가구를 다시 단순무작  추출하 다.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훈

련된 지 조사원들이 조사 상 가정을 직  방문하고 어머니들을 상으로 1:1 면 을 통해 심층

조사를 실시하 다. 이들 조사원들은 사 에 조사방법  내용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과 안내

를 받았으며, 각자에게 할당된 지역으로 견되어 상자에 한 구조화된 면 조사를 수행하 다. 

지난 1년간 가정에서 발생한 아내구타를 알아보기 해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 

결혼, 별거 상태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216가구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3. 측정도구

1) 자녀학

본 연구에서 자녀학 는 Straus(1980)가 사용한 CTS(Conflict Tactic Scale)척도로 측정하 다. 

CTS척도의 폭력 행동에 해당하는 8문항 가운데 세 문항을 제외한 신체폭력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 다. 지난 1년 동안의 폭력 빈도에 따라 ‘없음(0 )’에서 ‘1-2회(1 )’, ‘3-5회(2 )’, ‘6-9회(3

)’, ‘10회 이상(4 )’, ‘20회 이상(5 )’까지 응답하도록 한 6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값은 한국자료 .545 인도네시아자료 .6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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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생활만족도

부부생활만족도는 Azrin, Naster, Jones(1987)가 사용한 MHS(Mriatal Happiness Scale)로 측정하

다. 이 척도는 부부생활의 반에 있어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 다’의 1 에서 ‘  그 지 않다’ 의 4 까지 4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

다. 수는 모든 문항을 역산하여 합계를 내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부부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한국자료 .814, 인도네시아자료 .847이다.

3) 스트 스정도

스트 스는 Abell(1991)이 개발한 ICS(Index of Clinical Stres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

는 특별한 스트 스 사건과 련없이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한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으로 수정하여 ‘그런 이  없었다’의 1

에서 ‘항상 그 다’의 5 까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 다. 수는 모든 문항의 합

계를 내었고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한국자료 .881, 인도네시아자료는 .811이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한국 조사 상자의 연령은 30 가 46.9%로 반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교육수

은 고졸 이상이 83.3%를 차지하여, 반 으로 교육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경우, 기타 

직업이 65.1%로 소득수 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3.5%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 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30 와 40 가 각각 34.1%, 32.7%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졸 

이상이 87.8%를 차지하여 고학력자들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4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수 은 50만미만 루피아에서 50만-100만미만 루피아, 100만

-150만미만 루피아까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27.5%, 24.6%, 28.3%). 

두 나라의 아동학생 발생률은 37.5%와 31.2%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나타나

듯이 차이가 유의하게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부부생활만족도, 스트 스, 자녀학  모두

에서 인도네시아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부부생활만족도, 스트 스, 자녀학 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비교

주 + p<.1   *** p<.001

평균 표 편차 t

부부생활만족도
한국 2.39 .4533

10.276***인도네시아 2.05 .4376

스트 스
한국 2.00 .6366

1.960+인도네시아 1.90 .5432

자녀학
한국 .17 .3154

1.761+
인도네시아 .13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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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만족도가 자녀학 에 미치는 향의 스트 스의 매개효과 검증

부부생활만족도가 자녀학 에 미치는 향과 스트 스의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5)가 제

시한 단계를 따랐으며, 다회귀검증을 실시하 다. 

<표 2> step 1: 결혼만족도가 자녀학 에 미치는 향

주 + p<.1   * p<.05   ** p<.01   *** p<.001

구분

step 1
한   국 인도네시아

B(S.E.) β VIF(tolerance) B(S.E.) β VIF(tolerance)

통제

변수

연령 -.031(.007) -.168*** 1.089(.918) -.003(.013) -.022 1.183(.846)
학력 .069(050). .051 1.157(.864) .038(.120) .037 1.347(.742)
직업 -.467(.213) -.077* 1.052(.950) -.535(.279) -.225+ 1.364(.733)

경제수 .000(.000) -.032 1.014(.986) 2.909E-07(.000) .136 1.363(.734)

독립변

수

부부생활

만족도
-.031(.013) -.081* 1.035(.966) -.055(.031) -.182+ 1.064(.940)

R² .045 .064
Adj. R² .039 .023
F(sig) 7.527*** 1.265*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회귀모델의 합성은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p<.5, p<.001), 

이 모델은 자녀학 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생활만족도의 향을 확인한 결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인구사회학  변수를 통제된 상

태에서 부부생활만족도의 β값이 -.081과 -.182로 자녀학 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p<.1). 즉, 부부생활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때리는 경우가 많다. 

<표 3> step 2: 부부생활만족도가 스트 스에 미치는 향

주 + p<.1   ** p<.01   *** p<.001

구분

step 2
한   국 인도네시아

B(S.E.) β VIF(tolerance) B(S.E.) β VIF(tolerance)

통제

변수

연령 .002(.024) .002 1.097(.912) -.059(.051) -.112 1.103(.906)
학력 -.046(.191) -.008 1.167(.857) .476(.488) .107 1.467(.682)
직업 .096(.786) .004 1.055(.948) -.162(1.137) -.015 1.331(.751)

경제수 -.002(.001) -.113*** 1.014(.986) -9.073E-07(.000) -.177+ 1.120(.893)

독립

변수

부부생활

만족도
-.522(.050) -.335*** 1.035(.966) -.489(.133) -.342*** 1.051(.951)

R² .134 .153
Adj. R² .129 .112
F(sig) 26.726*** 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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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회귀모델의 합성은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p<.01, p<.001), 

모델이 스트 스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두 나라 모두 인구사회학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부부생활만족도는 β값이 각각 

-.335와 -.342로 스트 스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1). 즉, 부부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 스가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표 4> step 3: 부부생활만족도가 자녀학 에 미치는 향에서의 스트 스의 매개효과 검증

주 + p<.1   * p<.05   ** p<.01   ***p<.001 

구분

step 3
한   국 인도네시아

B(S.E.) β VIF(tolerance) B(S.E.) β VIF(tolerance)

통제

변수

연령 -.031(.007) -.169*** 1.090(.918) .001(.012) .008 1.189(.841)
학력 .069(.050) .051 1.157(.864) -.010(.113) -.010 1.363(.733)
직업 -.465(.213) -.077* 1.052(950) -.601(.261) -.252* 1.370(.730)

경제수 -9.797E-05(.000) -.022 1.030(.971) 4.693E-07(.000) .219+ 1.416(.706)
독립

변수

부부생활

만족도
-.020(.014) -.053 1.172(.853) -.015(.031) -.049 1.200(.833)

매개

변수
스트 스 .020(.009) .082* 1.163(.860) .085(.022) .400*** 1.220(.820)

R² .051 .195
Adj. R² .043 .142
F(sig) 7.123*** 3.712**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p<.001, p<.01) 이는 독립변수만 포함되었던 단계인 step1에서의 설명력

보다 각각 .4%와 11.9%씩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표 5>의 step 1과 비교했을 때, step 3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부생활

만족도의 β값이 어들어 부부생활만족도의 자녀학  측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계 으로도 유의하지 설명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반면 매개변수인 스트 스는 모델에 포함

되면서 β값이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는 걸로 확인되었다(p<.05, p<.001). 즉, 부부생활만족도의 자

녀학 에 한 직 인 향이 사라지고 스트 스를 통한 간 인 향만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부부생활만족도가 자녀학 에 미치는 향에서 스트 스가 완 매개 하고 

있는 걸로 검증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어머니의 부부생활만족도가 자녀학 에 미치는 향

력을 검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끼치고 있으나, 스트 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완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부부생활만족도의 직 효과가 사라지고 간 효과만이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 이는 곧, 자녀학 에 어머니의 스트 스가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

트 스를 유발하는 환경으로 부부 계나 생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 상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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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용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이는 자

녀학 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제언이 가능하겠다. 

첫째, 어머니들의 스트 스를 조 하고 이에 처하는 방법에 한 개입이 필요하다. 스트 스가 

자녀폭력에 가장 직 인 향력을 갖고 있는 바, 스트 스에 을 맞추고 여성들의 스트 스 

리에 한 상담  교육이 필요함을 주지한다. 

둘째, 부부에 한 개입이 필요하다. 비록 부부생활만족의 자녀학 에 한 직 효과는 없었으나 

간 으로나마 자녀학 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부부생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부의 부정  역동이 자녀에게 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검증된 을 근거로 부모의 역할

에 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자녀와 부모 간의 경계에 한 합

리 인 구분이 부모교육을 통해 습득되어야 한다.   

의 사회복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는다. 우선 부부생활만

족과 스트 스, 자녀학 의 계에 한 횡단  연구로 인해 인과 계의 시간 인 순서가 고려되

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간 차이로 인한 시간  통제가 부재했다는 것, 마

지막으로 가정의 문제라는 이유로 사실보다 축소 응답했을 거라는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