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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fluence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ed marital life and actual martial life and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have on their quality of life among couples who have less than 5 years of their 

married life. 27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138 couples who have less than 5 years of marital life living in D city. Technical 

statistic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 WIN 18.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Verbal communication showed to have influence on husband's quality of life whereas 

difference between expected marital life and actual martial life as well as verbal communication have influence on wife's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a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to promote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raising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y should not expect unrealistic marital life and think about the meaning of marriage 

deeply before getting married. 

                                                                                                       

▲주요어(Key Words) : 결혼 기 (marital expectation), 결혼 실제(marital realities),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difference between 

marital expectation and marital realities), 부부 의사소통(couple communica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Ⅰ. 서 론

삶의 질은 인간생활의 질  수 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단

순히 개인의 행복감뿐만 국가의 복지  수 을 가늠하는 하

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회 으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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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이다(Kim et al, 1998). 여러 연구에서 삶의 질에 한 

개념  규정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 인 심사는 삶

의 객 인 만족과 주  만족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 

하는 부분이다(Yoon & Lee, 2002). 따라서 삶의 질을 객 , 

주 인 개념으로 나 어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객 인 

의미로 삶의 질은 교육, 보건, 복지, 주택, 소득 등 다양한 

역의 사회지표를 세부 인 역으로 나 어(Park, 2012), 경제

 환경을 객 으로 측정하는 것이다(Kang, 2009).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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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 의미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복지이며 생활에 한 

개인의 안녕감, 생활상의 만족․불만족감, 행복과 불행을 뜻

한다(Dalkey & Roureke, 1973). 

삶의 질은 1970년 부터 인간의 욕구 체계와 가치 체계가 양

인 측면에서 질 인 측면으로 환되어 보다 인간다운 삶

을 추구하게 되면서 심이 증 되었다(Ko & Kim, 1999). 

1990년 에는 ‘인간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반에 한 주 인 만족감’(Lee et al, 1997)이라는 정

의를 내리며 삶의 질 련 연구가 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삶의 질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생활 반 인 부분에서 

느끼는 만족감 즉, 주 으로 느끼는 삶의 질 향상에 한 

요성이 인식되고 있다(Yoo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 삶의 질을 남편과 아내 각자가 가정생활 역과 일반 인 

역에서 느끼는 반 인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삶의 질에 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역에서 연

구되고 있다(Kim et al, 1998; Ko, 1998; Jho, 2000; Bae, 2007; 

Kim, 2007; Kim, 2009). 특히 인간에게 있어 가장 친 하고 

요한 계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삶의 질은 부부 각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인성발달과 미래 자녀의 인생에도 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의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사회 인구학  변인과 부부 상호작용 변인, 심

리학  변인 등이 있다. 그 에서 특히 결혼 기 부부에게 많

은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결혼 기 -실제 간 상이성 변인과 

부부 의사소통 변인이 심을 받아오고 있다(Kang, 2011; Kim, 

2008; Kim, 1998; Lee & Lee, 2000; Joo, 1998; Cho, 2005). 

부부 계는 가장 친 한 인간 계인 동시에 서로의 차이

을 인정하고 조 하는 과정이 필요한 계이다. 한 어떤 

인 계보다 지속 이고 극 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계라 할 수 있다(Lee, 2005). 가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단

를 이루는 가정에서 부부 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부부간

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그 가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부부의 삶의 질에 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결혼 기에는 앞으로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해 노력하며 배우자 각자가 서로 다르게 지각하

고 있는 결혼에 한 기 를 가지고 결혼생활에 임하게 된

다. 하지만 다수의 남녀는 가족의 의미나 실 인 결혼생

활에 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결혼에 한 지나친 환

상과 기 , 비합리 인 신념을 가진 채로 결혼생활을 시작하

게 되는 경우가 많다. Yon(2006)의 연구에서도 결혼을 앞둔 

부분의 부부들은 결혼에 한 환상만 가지고 결혼에 한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결혼식’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

낸다고 하 다. 만약 결혼 기 때 결혼생활에 한 이해와 

응이 수행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한 개선의 노력과 의

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부정 인 결과를 래하게 되고 결혼

생활은 실패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부부의 삶의 질에 큰 

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부가 경험하는 삶의 질은 결혼에 해 가지는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과 련성이 높음을 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뜻하는 결혼 기 란 앞으로의 결혼생활 반

인 부분에서 일어날 일에 한 가능성을 상하거나 혹은 생

각해보는 것으로, 배우자의 행동이나 부부 계 측면에 해 

어느 정도 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결혼 실제란 결

혼 후 남편과 아내 각자가 결혼생활 반 인 모든 부분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인지하고 있는 결혼생활의 사실 인 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이란 결혼 

기 와 실제( 실) 간에 차이 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미혼 여

성들 에는 실 상황이 괴로워 인생의 돌 구를 찾거나 인

생의 환 을 만들기 해 결혼에 한 기 를 한다(Choi, 

1996). 반면에 남성들은 결혼을 통하여 여성의 내조, 남편에 

한 정서 이며 실질 인 배려가 담긴 결혼을 기 하여 결혼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가족을 하나의 휴식처로 기 한다(Hong, 

1994). 이 듯 결혼 에 가졌던 기 가 결혼 후 실제 생활에

서 그 로 충족되어 만족스럽게 가정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기 했던 결혼생활과 달리 생각지도 못했던 실 

상황에 직면한 부부들은 실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삶의 질에 

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에게 부과된 높은 가정역할 기

는 자신에게 부담으로 느껴져 삶의 질을 감소시키며(Cooke 

& Rousseau, 1984), 반면에 부부 계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고(Kim & Kim 2001) 보고되고 있다. 

결혼 기 부부는 결혼생활에 해 지녀온 자기 나름 로의 

소망과 앞으로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의 계획을 잘 

실 하기를 원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 와 실의 

차이에서 오는 상이 을 잘 극복해야 한다(Joo, 1998). 부

분의 남녀는 결혼 과 결혼 후 결혼생활에 한 막연한 기

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상 방에 한 환상이 크고 

결혼에 한 기 가 비 실 일수록 결혼 후 실 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에 응하기 어렵게 된다(Ha & Chung, 

2000). 한 부부는 배우자의 행동이 자신들이 결혼하기 에 

가졌던 꿈이나 환상, 기 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애정의 감

소를 느낀다(Kayser, 1993)고 했는데 이는 부부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에 한 비

실 인 기 나 환상을 가진 채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면 자신이 가졌던 결혼에 한 기 와 실제 생활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이 발생하게 된다. 

상이성을 느끼면 실제 실에서 자신이 기 했던 만큼 결혼 

생활에 해서 충족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다면 배우자와 의사소통 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결혼 

기 부부는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

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결혼생활의 여러 가지 실 인 문제

들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서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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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차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부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나아가 부부의 반 인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특히 결혼 기 

부부는 정 이고 효율 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앞

으로의 결혼생활에서 각자의 역할과 목표, 계획을 잘 세운 

다음 서로의 가치 과 의견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은 결혼 기 부부간의 이해와 응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서로에 한 애정과 친 감을 높이며 나아가 부부의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부 의사소통이란 서로 자기 자신을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이를 통해 자신과 상 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며 사랑과 존경을 표 하게 된다(Yoo, 

1993). 모든 인간 계에서 의사소통이 요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요한 계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의사소통은 그 무엇보

다 요하다(Jeon, 2011). 따라서 부부는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해 경험과 심을 나 며 더욱 친 하고 정서 으로 만족

스러운 계를 형성할 수 있다(Jo, 2004). Hicks and Platt

(1970)는 행복한 부부일수록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며 

특히 언어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하 으며, Jo(2004)의 

연구에서도 부부 의사소통 효율성은 삶의 질과 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부부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부부 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이 될 뿐 아니라(Kim, 2009) 나아가 배

우자 각각의 삶의 질에도 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부 계는 방 인 상호 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호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보편 인 요소는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Kim, 2006). 부부간 의사소통 수 이 높을수록 부부

갈등이 낮고 갈등 발생 시 이를 잘 조정할 수 있으며(Jho, 2000), 

부부간의 의사소통 갈등이 심리  디스트 스에 향을 미치

는 것(Lee, 1999)으로 보아 의사소통과 삶의 질은 련성이 높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부부 의사소통이란 부부간에 각자

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의 교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

로에게 향을 미치는 상호작용과정을 의미하며, 부부 의사

소통 하  요인으로는 언어  의사소통과 비언어  의사소통

으로 구분한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소통이 부부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측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결혼 기 -실제 간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소통과의 계를 

규명하여 두 요인이 부부의 삶의 질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부간 의사소통, 삶의 질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부간 의사

소통, 삶의 질은 어떤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

소통이 부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상  

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D시에 거주하는 결혼 기간 5년 이하의 부부 

138 (남편 138명, 아내 138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5년 

이하의 부부를 선정한 이유는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결혼에 

한 기 가 크기 때문에 결혼 기에 해당되는 5년 이하의 

부부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결혼에 한 기 와 실제를 알아보기 해서 Kim(1996), 

Paik(1989), Song(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Joo(1998)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결

혼 기 는 결혼을 앞둔 남녀와 기혼남녀가 앞으로의 결혼생

활 반 인 부분에서 일어날 일에 한 가능성을 상하거

나 생각해보는 것으로, 배우자의 행동이나 부부 계 측면에 

한 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실제는 결혼 후 남편과 

아내 각자가 결혼생활 반 인 부분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인지하고 있는 결혼생활의 사실 인 실을 의미한다.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은 결혼 기  수에서 결혼 실제 

수의 차를 산출하여 값으로 계산하 다. 수가 높을수

록 상이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결혼 기 가 결혼 실제에 부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은 건강

하고 행복한 자녀 지도(4문항), 정서  안정  동료애(3문

항), 경제  생활(6문항), 공통된 취미  오락활동(2문항), 

사랑과 애정  성 계(5문항), 가사 역할(3문항), 친인척 

계(3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

으로 결혼 기 는 ‘  기 하지 않음(1)’에서 ‘정말 기 함(4)’, 

결혼 실제는 ‘  그 지 않음(1)’에서 ‘정말 그러함(4)’의 4

 척도로 측정되었다. 결혼 기 의 체 신뢰도 Cronbach's 

α 남편 .92, 아내 .92로 나타났으며, 결혼 실제의 체 신뢰도 

Cronbach's α 남편 .89, 아내 .92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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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husband(n=138)

n(%)

wife(n=138)

n(%)
Variables Category n(%)

Age

20's 17(12.3) 36(26.1)

Marriage

Duration

One year 25(18.1)

Two year 22(16.0)

30's 102(73.9) 92(66.7) Three year 16(11.6)

Four year 29(21.0)

40's 19((13.8) 10( 7.2)
Five year 46(33.3)

Companionship

Duration

Less than Five year 113(81.9)
Final

Academic

Career

Less than College Graduate 31(22.5) 38(27.5)

More than Fve year 25(18.1)Graduated from University 88(63.7) 78(56.6)

Age

Differences

Less than Five year 111(80.4)Graduated School 19(13.8) 22(15.9)

More than Five year 27(19.6)
Religion

In religion 69(50.0) 73(52.9)

No religion 69(50.0) 65(47.1)
Form of

Marriage

A Love Marriage 108(78.3)

Job

Professionals, Managers 39(28.3) 31(22.5)

A Marriage Arranged 30(21.7)

Monthly

Income

(Won)

Below 3,000,000 36(26.1)

3,000,000~5,000,000 74(53.6)

Office job, Service 76(55.0) 49(36.5)
Above 5,000,000 28(22.3)

Family Type
Nuclear Family 123(89.1)

Extended Family and etc 15(11.9)

Unemployed, etc 23(16.7) 58(42.0) Number of

Children

Less than 1 person 97(70.3)

More than 2 person 41(29.7)

Table 1. Demographics and Couple Characteristics (N = 276)

개발되어 Joo(1998)과 Cho(2005)의 연구에서 검증된 척도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 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의 검

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단하 다. 

2) 부부 의사소통

부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Navran(1967)의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PCI)를 Mo(2002)가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 다. 총 25문항으로 언어  의사소통 18문항과 

비언어  의사소통 7문항으로 ‘당신과 배우자는 요한 결

정을 내리기 에 서로 상의를 합니까?’, ‘당신은 배우자의 

얼굴표정의 의미를 이해합니까?’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의 응답방식은 ‘그런 일이 없다(1)’에서 ‘매우 자주(5)’의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언어  의사소통

과 비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편의 경우, 언어  의사소통은 .87, 비언어

 의사소통은 .75 고 부인의 경우, 언어  의사소통은 .89, 비

언어  의사소통은 .72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Navran(1967)

이 개발하여 이미 검증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

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의 검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단

하 다. 

3)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 Bradburn(1969)의 The Struc-

ture of Psychological Well Being과 Olson과 Barnes(1982)

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척도를 Kim(199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총 12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가정생활 만족 6문항, 일반 인 만족 6문항으

로 ‘나의 가정생활은 행복하다’, ‘나는 나의 치와 역할에 

해 만족 한다’ 등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의 5  척도로 측

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남편의 경우, 가정생활 만족 

.88, 일반 인 만족이 .88이 으며 부인의 경우, 가정생활 만

족은 .84, 일반 인 만족은 .82로 나타났다. 본 척도 역시 Brad-

burn(1969)와 Olson과 Barnes(1982)에 의해 개발되어 이미 

검증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 상을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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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husband

(n=138)

wife

(n=138) t

M(SD) M(SD)

Differences

Healthy and Happy Child Instruction 0.37(0.40) 0.61(0.56)  -3.92 ***

Love and Affection and Sexual Relationship 0.43(0.43) 0.51(0.51) -1.73

Emotional Stabilty and Companionship 0.46(0.52) 0.58(0.56) -2.46 *

Financial Life 0.36(0.37) 0.37(0.41) -0.13

Roles in Housework 0.39(0.46) 0.55(0.55)  -3.16 **

Relative Relationship 0.30(0.43) 0.37(0.45) -1.68

Common Hobbies Amusement 0.53(0.60) 0.75(0.71)  -3.33 **

Total 0.41(0.30) 0.53(0.38)  -3.98 ***

Couple

Communication

Verbal Communication 3.39(0.52) 3.42(0.57) -1.24

Nonverbal Communication 3.43(0.62) 3.44(0.62) -0.24

Total 3.40(0.53) 3.43(0.56) -0.73

Quality of Life 

General Satisfaction 3.46(0.71) 3.41(0.65) 0.72

Homelife Satisfaction 3.79(0.58) 3.75(0.53) 0.82

Total 3.62(0.60) 3.58(0.53)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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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N = 276)

신뢰도의 검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단하 다.

3. 연구 차  연구방법

비조사는 2011년 5월 8일부터 5월 25일까지 D시의 어

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 10 을 상으로 사  설문조

사를 시행하 다. 본 조사는 2011년 6월 25일부터 7월 29일

까지 D시에 있는 6곳의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다

니는 유아의 부모를 상으로 총 410부(205 )의 설문지를 배

부하여 회수된 302부(151 )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와 

부부  한사람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76부(138 )의 

설문지가 연구를 한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 로그램

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구하 으며,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

성, 부부간 의사소통,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평균, 

표 편차, t-test를 실시하 다. 

셋째,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부간 의사소통, 삶의 

질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부간 의사소통이 부

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부

간 의사소통, 삶의 질의 차이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부

간 의사소통,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t-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의 하 역인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지도(t= -3.92, p 

< .001), 정서  안정  동료애(t= -2.46, p < .05), 가사역할(t= 

-3.16, p < .01), 공통된 취미․오락(t= -3.33, p < .01) 역에서 

남편과 아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총 상이성(t= -3.98, p < .001)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상이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의사소통의 하 역인 

언어  의사소통과 비언어  의사소통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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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1.00

② -.18* 1.00

③ -.06 .72** 1.00

④ -.16 .39** .32** 1.00

⑤ -.25** .53** .38** .72** 1.00

⑥ .48** .30** -.17 -.20* -.31** 1.00

⑦ -.16 .83** .62** .31** .43** -.42** 1.00

⑧ -.10 .71** .66** .22* .32** -.30** .80** 1.00

⑨ -.14 .43** .35** .44** .36** -.42** .55** .44** 1.00

⑩ -.26** .55** .38** .41** .52** -.41** .65** .55** .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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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husband total differences ② husband verbal communication ③ husband nonverbal communication 

④ husband general satisfaction ⑤husband homelife satisfaction ⑥ wife total differences ⑦ wife verbal communication 

⑧ wife nonverbal communication ⑨ wife general satisfaction ⑩ wife homelife satisfaction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남편 N = 138, 아내 N = 138)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삶의 질의 

하 역인 일반 인 만족과 가정생활 만족에서도 남편과 아

내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남편과 아내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부 간 

의사소통, 삶의 질 간의 계

남편의 총 상이성은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r= -.18, p < 

.05), 남편의 가정생활 만족(r=-.25, p < .01)과 유의미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은 남

편의 비언어  의사소통(r= .72, p < .01), 남편의 일반 인 

만족(r= .39, p < .01), 남편의 가정생활 만족(r= .53, p < .01)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비언어  

의사소통은 남편의 일반 인 만족(r=.32, p < .01), 남편의 가

정생활 만족(r= .38, p < .01)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남편의 일반 인 만족은 남편의 가정생활 만족(r= .72, p < .01)

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아내의 총 상이성은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r= -.42, p < 

.01), 아내의 비언어  의사소통(r= -.30, p < .01), 아내의 일반

인 만족(r= -.42, p < .01),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r= -.41, p < 

.01)과 유의미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언

어  의사소통은 아내의 비언어  의사소통(r= .80, p < .01), 

아내의 일반 인 만족(r= .55, p < .01),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

(r= .65, p < .01)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내의 비언어  의사소통은 아내의 일반 인 만족(r= 

.44, p < .01),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r= .55, p < .01)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아내의 일반 인 만족은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r= .64, 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총 상이성은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r= -.26, p < .01)

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고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은 

아내의 일반 인 만족(r= .43, p < .01),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

(r= .65, p < .01)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편의 비언어  의사소통은 아내의 일반 인 만족(r= 

.35, p < .01),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r= .38, p < .01)과 유의미

한 정 상 을 보 다. 부부의 상 계는 <Table 3>와 같다. 

3.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소통이 

부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

1)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소통이 남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소통이 남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은 <Table 4>와 같다. 삶의 질의 하

역  가정생활 만족에는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β= .52, 

p < .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남편이 가

정생활에 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인 만족의 경우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β= .36, p < .05)이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일반 인 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총 삶의 질에도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β= .47, p < .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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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omelife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Total Quality of Life

B β B β B β

Husband

Differences -.19 -.10 -.15 -.06 -.17 -.09

Verbal Communication .59 .52** .50 .36* .54 .47 **

Nonverbal Communication .06 .06 .17 .15 .11 .12

Wife

Differences -.22 -.14 -.14 -.08 -.18 -.11

Verbal Communication -.01 -.01 .02 .02 -.00 -.00

Nonverbal Communication -.13 -.14 -.21 -.18 -.17 -.17

An Invariable Number 2.27 *** 2.00*** 2.12***

adj.R²(R²) .29(.32) .14(.18) .23(.26)

F 10.34 *** 4.78***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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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Factors to have an Effect on the Husband's Quality of Life

Variable
Homelife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Total Quality of Life

B β B β B β

Wife

Differences -.17 -.12 -.44 -.26** -.31 -.22**

Verbal Communication .44 .47** .53 .47** .48 .51**

Nonverbal Communication .11 .13 .02 .02 .07 .08

Husband

Differences -.18 -.10 .10 .05 -.03 -.02

Verbal Communication .07 .07 -.13 -.10 -.03 -.03

Nonverbal Communication -.06 -.07 .09 .09 .01 .01

An Invariable Number 2.00*** 1.86*** 1.96***

adj.R²(R²) .44(.46) .32(.35) .44(.46)

F 18.94*** 11.62***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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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Factors to have an Effect on the Wife's Quality of Life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남편의 삶의 질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언어  의사소통은 가정생

활 만족에 32%, 일반 인 만족에 18%, 총 삶의 질에 2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소통이 아내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

부부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소통이 

아내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은 <Table 5>와 같다. 삶의 질

의 하 역  가정생활 만족에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β

= .47, p < .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정생활에 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인 만족의 경

우 아내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β= -.26, p < .01)과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β= .47, p < .01)이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일반 인 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총 삶의 질에도 아내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β= -.22, 

p < .01)과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β= .51, p < .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

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남편과 유사하게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이 가정

생활 만족에 46%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인 만족과 총 삶의 질에는 남편과는 달리 아내의 결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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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간의 상이성과 아내의 언어  의사소통 두 요인이 

함께 향을 미쳤는데 각각 35%와 46%의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 기간 5년 이하의 부부를 상으로 남

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

부간 의사소통,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결혼 기 -

실제 간의 상이성과 부부간 의사소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

 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부부간 의사소통,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

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 하 역  건강하고 행복한 자

녀지도, 정서  안정  동료애, 가사 역할, 공통된 취미․오

락 역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모두 아내가 남편보다 상이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Joo(1998)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며, 한국사회에서 통 으로 어머니는 양육을 담당하

며 자녀에게 애정과 유 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Lee, 2007). 한 부인은 남편에 비

해 가사분담이 부인에게 더욱 불공평하다고 지각한 연구

(Lee, 1995)와 맥을 같이한다. 배우자의 가족역할수행에 

한 만족도 연구에서 부인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역할 수행에 

한 만족도 역  가사  가정경제 리 역할수행이 만족

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Yoo, Kim, & Hong(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여

성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증가되면서 맞벌이 가정이 부분

이지만, 우리 사회에 여 히 남아있는 가부장  사고와 통

인 성역할 태도에 한 고정 념으로 인해 남성들은 아내

의 가사일과 육아에 많은 조를 하지 않아 아내의 상이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자녀양육을 해 동하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해 함께 의논하고 조정해야 한다(최규련, 2007). 한 결혼 

후 남성은 치열한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 스와 결혼 과는 

다르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새롭게 부여된 역할의 부담으로 아내와 함

께 취미활동을 즐기거나 정서 으로 친 감을 나 는 시간

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가정

을 남편의 휴식장소로서의 의미만으로 여기는 결과(Yang, 

1986)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이러한 

상이성을 이기 해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부 의사소통의 하 역인 언어  의사소통과 비언어  

의사소통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비슷하게 지각하 고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일반 으로 사회  민감성이나 치가 더 많아서 표정이나 

제스처, 음성의 고  등과 같은 비언어  의사소통을 더 잘

한다(홍 식, 2007)는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한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에 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Morton & 

Douglas, 1981)고 밝혔는데,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은 정서  역인 사랑, 행복, 슬픔, 기쁨등과 같은 표

을 게 하는 편(Balswick, 1975)이라고 밝힌 연구결과와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는 체로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상의 부부

들은 비교  결혼 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까지는 비교  

원만하고 정 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불만감이 많지 않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부부가 좀 더 

효과 인 의사소통을 하기 해서는 서로의 차이 을 조정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표 능력과 계되는 요인들을 잘 

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Bienvenu, 1970). 

둘째, 남편과 아내 모두 삶의 질에 자신의 언어  의사소통

이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스트 스를 유발하고 부부갈등을 일으킨다(Kim & Kim, 1998)

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리고 부부간 효율 인 의사

소통은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쳤다(Kim et al, 1997)

는 연구결과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해서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요하다고 밝힌 연구결과(Kim, 2009)와 일치한

다. 한 부부간 의사소통은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강한 

향을 미쳐 기혼여성의 삶의 질 수 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

(Kim et al, 1997)임을 밝힌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부부 의사

소통은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

인임을 밝힌 연구(Sim & Lee, 2001)와도 같은 맥락이다. 부부

는 서로 유기 인 계이므로 결혼 기 때 효율 이고 원활한 

언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부부간에 애정과 친 감이 

더해져 삶의 질도 윤택해 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부부

는 결혼 기 때부터 가정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함께 계획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응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내의 삶의 질에는 아내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

이성이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내의 

상이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부부가 결혼 생활에 한 비

합리 이고 비 실 인 기 나 신념을 갖는 경향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Ellis, 1977). 한 결혼 기 -실제 간의 상

이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면, 시련과 고통 속에 결혼생활은 

붕괴의 결말(Park, 2004)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삶의 질에 

악 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은 결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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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제와는 다른 환상 이고 잘못된 사고를 지니고 있어 

이로 인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Na, 1989)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인데,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결혼 생

활에 한 응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즉, 여성들

은 자신이 가진 결혼에 한 비 실 인 기 나 환상, 비합

리 인 신념에 해 검해 보고 부부 계를 합리 인 방향

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상이성이 남편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따라서 부부는 자신이 기 했던 결혼 생활과 다른 

방향으로 직면하게 되었을 때를 비하여 비부부교육을 통

한 결혼에 한 반 인 의미와 상 방에 한 이해가 필요

하다. 한 결혼 후 실제 결혼생활이 자신이 기 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인식 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편과 아내 모두 삶의 질에 자신의 언어  의사소통

이 많은 향을 미쳤으므로, 따라서 효과 인 언어  의사소

통방법을 사용하기 해서 배우자에게 심을 갖고 귀를 기울

이며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고 하게 표 하고 달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이를 해 남편과 아내 모두 정 인 

자아상을 가지고 함께 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

해야 한다. 한 부부 의사소통 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부간에 

효율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으로 장려해야 한다. 

셋째, 남편과는 다르게 아내의 삶의 질에는 자신의 결혼 

기 -실제 간의 상이성이 큰 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성들

은 결혼  결혼에 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하므

로 결혼이 자신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해 결혼에 한 진지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D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 한정하 기 때문에 국의 부부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표집을 통하여 비교 연구하는 보다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 에 가지고 있는 

결혼에 한 기 를 측정하지 못했는데 부부의 결혼에 한 

기 를 좀 더 명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결혼을 앞둔 비

부부에게 조사하여 그들이 결혼 후에 실제 실에서 느끼는 

것과 비교 조사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

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배우자 각자가 인지한 

것을 토 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상호

계 인 측면에서 심층 인 면 을 통한 질  연구 방법을 병

행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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