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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각  가 에  생하여 한  개  

 새 운 한 가  루어 생 하는 비 연  

계  시 하는 식  생 양상 다. 라  그동안 

 다  생 경과 가  에  생  하  개

 결  하  사랑   한 감과 안 감  

갖지만,  생 양상과 다  변  해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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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아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미 는 향  악하는  목  다. 

 하여 한 아동  7차 도 료 에  경 도에 거주하는 455   료  용해  -상  과 

 하 다.  해  SPSS 21.0 version과 AMOS 21.0 version  용하 다. 에 는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미 는 향에는 편과 아내에게   과  상  과가 재하 다. 

째,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미 는 편   과  아내  상  과에는 한 차 가 없었다. 째,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미 는 아내   과는 편  상  과보다 큰 것  타났다. 러한 결과  

 아    양  스트 스  고, 결 만 도   한 실천 안  시하 다.

주 어 : 아 , , 양  스트 스, 결 만 , -상  과 (APIM)

Abstract  The purpose is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stress of husbands and wives with early 

children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To achieve purpose, this study uses data of 455 couples who have 

early children from 7th wav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was analyzed by SPSS 21.0 and 

AMOS 21.0 for the APIM. The results are as follow.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are 

effected by parenting stress of actor and partner.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husbands’ parenting 

stress effect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similarly. And actor effect of wives’ parenting stress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an partner effect. Finally, some suggestions related to 

alleviate parenting stress and develop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with early children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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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도 한다. 라  는  경과 특

 해하고 하고 새 운 가  규 과  

하  결 생 에 할 것  는다. 그래야만 

 개  고 가 신체 ,   개

, 사  건강한 삶  살아갈 수 다. 

그런  근에는 결 에 해  다양한 변 가 어

고 다. 그   것  ,    

등  는 탈결 다. 들  는 식  

연 는 씩 다 지만 계에  탈피하 는 움

직 라는  공통  양상 다. 그리고 그 에는 

 월한 다양한 연  가 신  결 생

에 해 만 한다는 것 , 과거에는 숨 거  피하

고 했  만   한다는 특  다. 

실  우리 라   2016 에 10만 7천 3  

건  집계 어  수 는 에 비해  1.7% 감 한 

것  타났지만,  건수가 지  감 하고 

2016 에 결 한 약 28만   약 38.1%에 달하는 10

만  상  했다는 사실 등  고 하  실질  

 가하고 다고 해 할 수 다[1]. 

그 에 도 특  아   결    

 에 주목할 필 가 다. 2016  ․  통

계[1]에  40  에 한  체  

 26%, 같  건에  여 는 37.8%  차지하

,  지 간  9  하    체 

 42.1%  차지하 다. 또한 미    

  체  47.5%  차지하 는 ,   

20  30 가 체  약 40%  차지하 다. 

러한 결과는  아     

 하게 한다. 러한 상  가 어린  

었다고 하 라도   양  가 생  

 책 보다는 개  행복한 삶  하는 것  우

는 근 사  , 특    변 한 가

 변하는 것 다[2]. 라  새 운 가  하

 사결  양  등 다양한 상  해  

필연  생하는 견 립  갈등에 직 하여 

능  해결하  보다는  쉽게 생각하고 결

하는 경향  타 는 것 다. 

그런    개  결 에 해  어 는 

상 만 해하고 어가 에는  해  

생 는 가 다양하고 심각하다[3]. 차  

 가  원  경  어 움과 심리  안감  

느 다.  해  사  계가  내지는 훼

거  아직 독립하지 못하는 미  는 학 생 과 

같  사 생  에 어 움  겪 도 한다. 특   

양   계  맺  신뢰  애  하

고  탕  신  재감  해야 하는 

아  가 겪는 어 움  당  가시  타 지는 

않지만 그 어  보다도   과가 매우 

클 것 다[4]. 

라  가  사  단체들   낮  해  

결   비  상담  비 해  다양한 태  가  

집  강  프 그램  시행하거   에 처한 

에게 숙  시행하는 등  다양한  울

고 다. 그런  러한 과 책  아   

  낮 는  보다 실질  과  하  

해 는  원 에  실  악할 필 가 다.

에 해  행연 들  가  산하  

결 만 도가 낮아진다는 결과  시하고 다. , 

  스 닉 등   미   60  결

만 도  악한 연 [5]에   산 에는 

사 상  78%  편과 63%   결 생 에 

만 하 ,  산하여 양 하는 시 에 어들

 결 생 에 만 하는 비  낮아  73%  편과 

50%   결 생 에 만 하는 것  타났다. 

 사하게 우리 라에 도 결  2  미만   집단

 그 상  집단보다 만 도가   산하

고 양 하는 시 에 어들  만 도가 낮아진다거 , 결

간  짧 수  결 만 도가 다는 사한 결과가 

시   다[6,7]. 러한 사실  보   산  

한 생  변 가 결 만 에  향  미

쳐  결  지 어진다고 상할 수 다. 

 산하  결 만 도가 낮아지는 가  큰 

는  한 도 경험하지 못한  양  차

고 어 다고 느  다.  산하고 양 하는 

과  에게 쁨과 행복  지만,  동시에 

는 양 과 해  상하지 못한 새 운 상  경

험하고 많  들에 능숙하게 처하 에는 신  갖

고 는 경험과 지식  하다고 느 다[8].  

 양  스트 스라고 하는 , 가  양

하  느 는 함, 신경질, 함, 당 , 감 등

 상  감    양  해 겪는 신체  

피 감과 경  담  주는 어 움[9,10] 라고 

할 수 다.  가  양 하  신체 , 심

리   경  등 다양한 에  어 움  겪  수 

에 없다. 하지만 러한 어 움  라  당연  감

내해야 한다고 는 아들 지만 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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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못하다는   큰 갈등  겪는다. 또한 결  

에는  간 낭만과 애  사 통  차  

시가  처가  갈등  겨 지만 양  스트 스가 

그동안 복해  들  시키는  용

하  결과 는 결 만 도  해하는 것 다. 

러한 에  그동안 아   가 겪는 

양  스트 스가 결 만 에  향  미 다는 

 고 에 한 해결책  시하는 연 들

[11-15]  다수 루어 다. 그런  러한 연 들  가

에  통  주 양  역할  담당하는 아내  

상  한 것  많았고, 근 들어  편  상  

한 연 들[16,17]   등 하고 다. 는  양

과 그  해  겪는 스트 스는 편  아내 만

 가 아니라 양  에게 한 ,  

해  향  게 는 결 만 도는 욱 그러하다

는 것  미한다.  편  아내 개  느 는 양  

스트 스는 상  양  스트 스에는 고 본

과 우  결  만 도에도 복합 고 상   

향  미  것 다. 

라  편과 아내가 지하는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미 는 향  보다 다각  하  해

는 편과 아내  한 연 에  개별  다룬 행

연 에  진 보하여 편과 아내 신에게 미 는 향

과 함께 편과 아내 상  간에 차하는 향  해

야 한다.  해  본 연 는 -상  과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18]  

용하여  과  상  과  악하고  한다. 

 과는 편  아내가 느 는 양  스트 스가 

편  아내 신  느 는 결 만 도에 미 는 향

 하는 것 , 상  과는 편  아내가 느

는 양  스트 스가 아내  편  느 는 결 만

도에 미 는 향  하는 것 다.  통해 편

과 아내 간에 재하는 양  스트 스  결 만 도  

상 용 과  견하고,   아  

  양  스트 스 경감과 결 만 도 고  

한 실질  안  시할 것 다. 

2. 연

2.1 연 상

본 연 는 한 아동  7차 도(2014  사) 료 

 경 도에 거주하  미취학 아  양 하는 

편과 아내 455  료  용하 다. 경 도는 

  평균과 사한 수  지하고  에 

에 한 보편 고 립  특  할 수 

 것 다. 본 연 에  7차 도 료  사용한 는 

아 지  가  것 에  연 에게 공개  가

 근  료여  -상  과  용하는 

것  가능하  다. 

2.2 도

본 연  변수  결 만 도는 편과 아내  결

생  만 도  하  해 Chung[19]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우리 라 실 에 맞게 재

척도 한 RKMSS  4개 항  용하 다. ‘귀하는 

우  아내(또는 편)에 하여 얼마  만 하십

니 ?’ 등  었 , 각 항에 ‘  만 하지 

않는다’  ‘매우 만 한다’ 지  4  척도에 답하

도  해 , 수가 수  결 만 도가 다는 것  

미한다. 척도  신뢰도는 편 α=.929, 아내 α=.935

 타났다.

독립변수  양  스트 스는 과 강 경[20]  

역할 수행에 한 담감  스트 스  하  

해 개 한 11개 항  용하여 하 다. ‘  

가  수 지 신  지 않는다’ 등  었

, 각 항에 ‘  그 지 않다’  ‘매우 그 다’ 

지  5  척도에 답하도  해 , 수가 수  양  

스트 스가 크다는 것  미한다. 척도  신뢰도는 편 

α=.873, 아내 α=.875 었다.

2.3 료

연 상   특 과 주 변수  특  악

하  해  빈도 , 술통계, paired t-test  상

계  실시하 다. 연 목  편과 아내가 식

하는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향  미 는  

과  상  과  악하  해  χ2 검 과 TLI, 

CFI  RMSEA 값  하 , 독립변수  양  스

트 스  하여 등가 약  한 후 본

과  차  통해  경 계수  차  하 다. 

러한 통계 에는 SPSS 21.0 version과 AMOS 21.0 

version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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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연 상   특

본 연 에 참여한 편과 아내  가   특

 악하 다. 평균 연  편  약 39 고, 아내는 

약 36 다. 학  편과 아내  학  업  한 

경우가 각 40%  는 가   비  차지하 다. 가

 특   월 평균 득  약 473만원 었 , 가 원 

수는 4  약간 어 고, 결  지한 간  평균 

약 121개월  10  도  타났다. 는 아  경

우가 여아  경우보다 약간 많았 ,  월  평

균 약 74개월  6  약간 상 하 다. 

husband wife

min./max./mean/s.d or n(%)

age(year) 30/53/39.45/3.93 28/49/36.97/3.61

over high school 109(24.3) 127(28.2)

over college 71(15.9) 107(23.7)

over university 206(46.1) 195(43.2)

over graduate school 61(13.6) 21(4.7)

house

monthly income(won) 100/3,000/473.803/221.11

family member(no) 2/9/4.26/.879

length of 
marriage(month)

2/402/121.40/39.845

offspring

male 232(51.0)

female 223(49.0)

age(month) 72/79/74.82/1.32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3.2 주 변수  특 과 상 계

본 연  주 변수  양  스트 스  결 만 도  

특  악하 다. 양  스트 스는 편  5  만 에

 평균 2.67  보통  약간 상 하는 수 에  느

는 것  타났고, 아내는 평균 2.58  수 에  역

시 보통  약간 상 하는 수 에  느 는 것  타

났다. 는 통계  한 차 (t=6.025, p〈.001)여

, 편  아내보다 통계  하게  수 에  

양  스트 스  느 다고 볼 수 다. 결 만 도는 

편  5  만 에 평균 3.44  수  타냈고, 아내

는 평균 3.21  타났다. 는 통계  한 

차 (t=7.461, p〈.001)여 , 편  아내보다 통계

 하게  수 에  결 에 한 만 도  갖는

다는 것  알 수 다. 주  변수들  규  검  

해 도  첨도  살펴본 결과 규 포  어  변수

는 없었다. 또한 변수들 간  다 공  악하  

해 상 계  실시하 다. 그 결과 변수들 간  상

계가 값 0.6 하 , 산 창계수(VIF)가 

10 하,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상  다 공

 재하지 않는 것  타났다.

husband wife t-test

parenting 

stress 

mean(s.d) 2.67(.60) 2.58(.60)

6.025***

min. 1.00 1.00

max. 4.00 4.73

skewness .134 .203

kurtosis -.084 .532

marital 

satisfaction

mean(s.d) 3.44(.56) 3.21(.65)

7.461***

min. 1.00 1.00

max. 4.00 4.00

skewness -.748 -.789

kurtosis .180 .91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1 2 3 4

1 1

2 -.418** 1

3 .325** -.310** 1

4 -.304** .523** -.413** 1

1 parenting stress of husband, 2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 3 
parenting stress of wife, 4 marital satisfaction of wife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3.3 연  

본 연 는  결 만 도에 향  미 는 양  

스트 스   과  상  과에 한 본 

에   과들  비 하  해  등가 약  

하 다. 그리고  양  스트 스   과  

상  과  본 과 비 하 다. 그림 1  편  

결 만 도에 향  미 는  양  스트 스  

 과(a)  상  과(b1) 고, 그림 2는 아내  결

만 도에 향  미 는  양  스트 스   

과(b)  상  과(a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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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tor effect(a) and partner effect(b1) of husband 

Fig. 2. Actor effect(b)and partner effect(a1) of wife

 결 만 도에 한 양  스트 스   과

 상  과  악하  해  APIM  실시하

고, 그 결과  그림 3과  4에 시하 다. 편  결

만 도에 한 양  스트 스  과에  편 신  

양  스트 스  과(α=.-.361***)  아내  양  스

트 스  한 상  과(α=-.231***)가  재하

다.  편  결 만 도는 신  식하는 양  스트

스  아내가 식하는 양  스트 스  해  

 향  는다는 것 다. 그런  양  스트 스  

 과  상  과 간에는 χ2(1)=1.246  통계

 미한 향  차 는 없었다.  편  결

만 도에 어  편 신  양  스트 스  과

 아내  한 상  과가 통계  동 한 수

 향  미 다는 것 다. 

아내  결 만 도에 한 양  스트 스  과에

도 아내 신  양  스트 스  한  과(α

=-.388***)  편  양  스트 스  한 상  과

(α=-.160**)가  재하 다.  아내  결 만 도는 

신  식하는 양  스트 스  편  식하는 양  

스트 스  해   향  는다는 것 다. 

그런  양  스트 스   과  상  과 간에

는 χ2(1)=8.043, p＜.01  통계  미한 차

 보 다.  아내  결 만 도에 어  아내 신  

양  스트 스  과가 상  과보다  큰 향

 갖는다는 것 다. 는 아내  결 만 도에 한 

양  스트 스  과에  아내 신  양  스트 스가 

미 는 향  상  편  양  스트 스보다  

많  향  미 다는 것  미한다. 러한 결과  

합하  양  스트 스  결 만 도 간  계에 해  

편  경우는  과  상  과  가지 , 

신과 아내  양  스트 스가 동 한 수 에  결 만

도에  향  미 고 었다. 아내에게도  

과  상  과가  재하지만  과  

한 양  스트 스가 상  과  한 편  양  스

트 스보다 결 만 도에  많   향  미 고 

었다. 

Fig. 3.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husband and 

wife

model χ2 df TLI CFI RMSEA △χ2

basic 1229.232 399 .876 .894 .068

equivalence 
constraint1

(a=b1)
1230.478 400 .877 .894 .068

χ2(1)
=1.246

equivalence 
constraint2

(b=a1)
1237.275 400 .876 .893 .068

χ2(1)
=8.043p

＜.01

Table 4. Difference of between models

4. 결   언

본 연 는 아   편과 아내가 느 는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미 는 향에 해   

과  상  과  악하는  목  다.  

해  경 도에 거주하  미취학 아  양 하는 

편과 아내  한 아동  7차 도 사에 참여한 

455  료  하 다.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편과 아내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향  미 는  과  상

 과가 재하는 것  타났다.  편  결

만 도에는 편 신  양  스트 스  아내  양  

스트 스가 동시에  향  미 고 었다. 마찬가

지  아내  결 만 도에도 아내 신  느 는 양  

스트 스  편  느 는 양  스트 스가 동시에 

 향  미 는 것  타났다. 러한 사실  

아   가 겪는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

에  향  미 다는 행연 들[13,1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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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다. 또한 러한 향에   과  

상  과가  재하는 것  는 상  향  

미 는 재라는  시켜주는 결과   비

한  간   가  에 개 해야 하는 경

우에는 편과 아내  드시 동시에 개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  미한다. 

째, 편에게 는 결 만 도에 미 는 양  스트

스   과  상  과가 동 한 수 에  

 향  미 는 것  타났다.  편  

아내에 비해  양  포함한 결 생  에  경험하

는 스트 스에  취약한 것  알  는 [21], 

편  러한 향  연 결과  어진 것  볼 수 

다. 또한 실  에  편  과거에 비해  양

에  많  참여하  그만큼 양  스트 스도  많  

느  것 다.  가 고 통  가  가 지

하  과거에는 편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미 는  과는 아내  한 상  과에 비해  

향  었  것 다. 하지만 시  사  습  변

 해  편 신  양  스트 스 수 도 아지

고  해  결 만 도에 향  미 는  

 과도 향상했다고 볼 수 다. 그러므  연   

과  상  과  차 가 어든 것  상할 수 

다. 러한 결과는 양 에  느 는 어 움에 취약한 

편  과거에 비해  양 에 많  참여하게 므  

편  한 심리   도  지원 등  필 하다

는 것  미한다. 

한편 아내에게 는 아내 신  느 는 양  스트 스

  과가 편  양  스트 스  한 상  

과보다 결 만 도에 미 는  향   큰 것

 타났다. 아내는  양 에 어  스스  주

책  식하 , 실  아내는 어 니  편과 다

 특    많  수  양 에 한 역할과 책

 여  갖고 다. 그  에 편  아 리 과

거보다 양 에 참여  많  한다고 하 라도 아내가 느

는 양  스트 스는 상당한 수  것 다. 그러므  

본 연 결과처럼 아내 신  양  스트 스가 결 만

도에 미 는 향  계수가 가   것  보  아내가 

느 는 양  스트 스  해 하는 것  하다는 것  

알 수 다.  해  가  우  필 한  

 간에  통해  아내가 느 는 양  스트 스

   해 하는 것 다. 편과 아내가 양 에 

한 역할  공 하고 그 과 에  생하는 어 움  

하고  해결하  해 꾸  하   

찾는  필 하다. 러한 과  비단 아내  한 것에 

한하지 않고 편  담  는 도 도움   것 다. 

그런   양  처럼 한 가 과  

도 하지만 -가  양립과 보 가 한 사

 가   시 에 는 편과 아내  한 

가  지원도 내실 게 루어 야 할 것 다. 아 

 양 하는 아내가 직 에 아 직  신청하는 것  

 보편 어야 하 , 직 후 복귀했   차별 지 않

는 도   해야 할 것 다. 근에는 편  

아 직  하  한 책  실시하고 는 ,  

역시 미 는 시도 지만 아직 지 편  아 직  

직  에  수용 지 못하는 것  사실 다. 편과 

아내가 필 에 라  아 직  할 수 는 사  허

용  어야 할 것 다. 

그런  아 리 아 직 가 보편 어 아에 

할 수 는 시간  여건  마 었다고 하 라도 양  

스트 스  야 할 상   것  아니다. 결  

가 양 에 할 수 는 한 시간   함께 양

 한 술, 지식  신감  양하는  용할 수 

는 ,  프라  공해야 할 것 다. 는 직

  에게는 고 업주  한 도 

하다. 재는 양  한 원   보  웃 주

민  원가  님 도  한  것  사실 다. 

러한 비공식  원  당  양 에는 도움   수 

겠  가 향후 직 에 복귀한 후  업 양

가 새 운 사 동  시 해야 할 에는 용 에 

약  크다. 그 다  아에 통한 충 한 원  갖  

아 보 과 가  용할 필 가 는 ,  

해  가  지 체는 근 그 필  는 

공립 어린 집 에도 아  돌보미 도  아 합지

원  등과 같  프 그램과 도  극 도 해야 할 

것 다. 가 러한 아 지원 프 그램  가

 양 에 한 실질  도움   양  지식

과 술  향상시켜 간다  양  스트 스가 감 할 수 

 것  연  결 만 도도 향상  수  것 다. 

본 연 는  가지 한계가 다. 우  연  상  경

도 거주  한 했다는  연  결과  하는

 약   수 다. 차후 연 는   지역 

 낮  지역도 사하  상  간 비  통해  새

운 함  도 할 수  것 다. 그리고 본 연 는 

아    상  하 는 , 근  

  고 에 도 많  생하므  각 

연 에 맞는 다  특 과 결 만 도 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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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필 가  것 다. 마지막  본 연 는 단

 수집한 료  했  에 시간  에 

 상  변  보는 것  가능하 다. 차후에는 다

간  료  하여 하  양  스트 스  결

만 도  상  변하는 경향  악할 수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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