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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성공적 결혼의 모델로 회자되어 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가 약 175조 원

의 재산 분할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혼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Duffy, 2021). 이들은 27년

의 장기간 결혼생활을 통해 성인이 된 세 자녀를 두었을 뿐 아니라 부부가 공동 설립하고 운영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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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들의 이혼 사유가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오랜 결혼 기간을 지속하면서 소위 ‘쇼윈도 부부’처럼 사랑 없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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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ttitudes toward factors underpinning a successful marriage and their associations with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men and women in midlife. The sample comprised 201 married men and 

women aged between 40 and 59 living in Seoul, South Korea,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report 

survey in 2019. Attitudes toward factors underpinning a successful marriage were measured using 12 items 

from the European Values Study Master Questionnaire 2008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measured using 

three items from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deemed important for a successful marriage, as well as a t-test 

to explore gendered domains. Additionall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factors underpinning a successful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revealed two factors that were deemed important for a successful marriage: 'marital exchange based on 

conditions' and 'qualitative interaction based on sharing.' Women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both 

factors were important for a successful marriage than men.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qualitative 

interaction based on sharing'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while 'marital exchange 

based on conditions' had a negative associ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also that these associations did 

not differ by gender. The findings imply that a successful marriage can be achieved when married partners 

make efforts to maintain their relationships through positive interactions and share intimacy in mid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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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이나 서로가 기대하는 조건의 불일치 등으로 갈등을 겪고 결

국 이혼에 이르는 중년 부부들의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실

제로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나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중년

기 이혼율은 여타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Kim 

& Yang, 2014), 중년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이들 결혼생활의 다

양한 측면을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학문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년기 결혼생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부부권력(Jeon & Seo, 2012)이나 성역할태도(Park, Jun et al., 

2020), 스트레스(Cha et al., 2017), 행복감(Joo et al., 2015)이나 

결속도(Huber et al., 2010)와 더불어 신체 및 정신건강(Miller et 

al., 2013) 등을 주제로 논의해 왔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결혼만족도’의 

개념을 통해 중년기 결혼생활의 질을 측정 및 탐색하였으며(Cha et 

al., 2017; Jeon & Seo, 2012), 결혼만족도에는 개인 차원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부부체계 내에서의 다양한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Kim, 2011; Miller 

et al., 2013). 결혼만족도가 결혼생활의 종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Kim & Kim, 2005),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포괄

한다는 장점(Kim & Chae, 2006)이 있지만 주관적인 만족감 외에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조

건들에 관한 정보는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년 기혼

남녀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조건 중 어떤 조건들을 중요하게 인

식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이들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이기에, 이에 관

한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외의 경우 성인기 남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

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이들이 지닌 성공적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 분석한 연구(GESIS-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 2010)가 수행되기도 했으나, 국내에서

는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성공적 결혼

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Yoo et al., 2019)

가 실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활

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중년 기혼남녀가 생각하는 성공

적 결혼 조건이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지 밝히는 것은 그동안 

다양하게 열거되어 왔던 성공적 결혼 조건을 보다 간명한 요인으

로 축소함으로써(Williams et al., 2010), 개념의 활용성과 적용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 그 자체에 대

한 인식이나 태도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Kazim & Rafique, 2021; Kim & 

Ko, 2011)에서의 주장을 고려할 때, 중년 기혼남녀가 지닌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시

도는 중년기 결혼생활의 질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결혼생활과 결혼 문화가 남성

과 여성에게서 다르게 작동하는 상황에서(Lee, 2005; Lee, 2008), 

성공적 결혼 조건에 관한 성차를 탐색하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젠

더화된 규범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지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 결혼을 이끄는 조건은 무엇인

지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중년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의 구성 요인

을 탐색하고 이것이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음

의 연구문제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구

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

혼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는가?

연구 문제 3.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는 결

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성별은 이러한 관련성을 조절하

는가?

선행연구 고찰

1. 중년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는 갱년기와 맞닿

아 있는 시기로 신체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외에도 자

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은퇴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 및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Lee, 2006). 즉, 중년기의 경우 결혼생활 

그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부모나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다양한 부부관

계 내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며(Chung & Ok, 2008), 신뢰

나 사랑보다는 부담이나 책임에 따른 결혼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

(Jeong & Park, 2014; Kim, 2010).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 중년 

부부의 이혼율 증가 추세를 통해서도 중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거나 부부관계의 질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Park, Jun et al.,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평

가를 포괄하는 개념인 결혼만족도(Jeon & Seo, 2012)는 중년기 

삶의 질 및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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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enry & Miller, 2004; Miller et al., 2013). 이처럼 중년 기

혼자의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의 삶의 질 향

상과 더불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기에(Kim & Choi, 2004), 중년기에 보다 양질의 결혼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지속되

고 있다. 일례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년기 결혼만족도에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취업여부, 혼인기간, 자녀수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Lee, 2010; Schmitt et al., 2007)이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Jeon과 Seo (2012)의 연구는 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을 통해 이득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가

족 내에서 기대되는 역할 또한 다르기에 중년기 결혼만족도를 탐

색하는 데 성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중년기 결혼만족도에는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성역할태도, 결속도와 같은 부부관계 내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 따른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1; Miller et al., 2013). 부부

관계 내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는 결혼가치관이나 혼인규범 등 

개인이 지니는 결혼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할 수 있는데(Bohner & Dickel, 2011), 특히 성공적인 결

혼생활을 위한 조건의 중요성 인식 정도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

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기대치 충족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Lee, 2004). 이

에 중년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를 탐색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

이를 중심으로 이들이 지닌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결혼의 의미는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화해

왔다(Park, 2004). 즉, 전통적으로 결혼은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녔

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감소하고 점차 개인적 선택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Park, Joo et al., 2020). 이에 사회적 흐름

에 따른 결혼의 의미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은 오랜 시

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의 당위성이나 혼

전 동거, 성생활에 대한 인식 등을 토대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다양하게 탐색해 왔다(Kim, 2018; Kim & Lee, 2004). 선행연구

에 따르면 결혼의 의미나 이에 대한 태도가 개인이 지닌 결혼 가치

관이나 혼인규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Kim & Lee, 2004; Kim et al., 2022),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

니는 ‘성공적 결혼’에 대한 의미와 이를 위한 조건 또한 시대와 맥락

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Skutezky (2013)에 따르면 성공적 결혼(successful marriage)

이란 “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어려움

을 유연하게 극복할 만큼 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수용

하고 성장을 도모하며, 보람 있는,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보상적

인 결혼”을 의미한다. 성공적 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행

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조건이 무엇인지

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관을 중심으

로 한 Nam (2007)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공적 결혼생활 영위를 

위한 조건에는 경제적 능력이나 종교, 상호 간 신뢰, 유사한 가치

관, 가정환경, 자유시간, 자녀 등이 있다. 국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European Values Study에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

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소득이나 좋

은 주택, 친인척과의 분가, 개인적 시간 등이 포함되었다(GESIS-

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 2010). 또한 Acitelli 등

(2001)의 연구에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13가지 조건으로 경

제적 여유, 애정표현, 성적 만족, 종교 및 정치 성향 유사성, 상호 

신뢰, 함께하는 가사노동, 자녀 양육, 대화, 애착, 감정의 공유, 서

로 돌봄, 부부관계 지속에 대한 확신, 함께 지내기 등을 제시하였

다. 이를 종합해볼 때,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조건에는 일상생활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부부를 둘러싼 사

회구조적 여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사회구조 속에서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험

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Han, 2008) 결혼생활의 질에 대한 인

식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을 

고려할 때(Cho, 2019), 결혼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의미

를 부여하는 영역에서 또한 성차가 존재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

다. 즉, 결혼을 통해 부여받게 되는 역할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관계 내에서 기대되는 책임 또한 다르기에

(Lee, 2005; Lee, 2008), 성공적 결혼 조건 맥락에 있어서도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로부터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

행해 온 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출 것을 기

대받았으며, 이는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중요조건으로 고려

되어 왔다(Sin & Joo, 2016).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적 조건보다는 애정

이나 생활양식, 가사분담, 가치관의 유사성 등이 성공적 결혼생활

을 위해 더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다(Kim & Lee, 2004). 

또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남녀 모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부드러움과 소통 가능성이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Illouz, 

2011),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도 소통 역량이나 친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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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상호작용이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 볼 때, 다양한 성공적 결혼 조건에 있어 젠

더화된 영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혼

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들은 기술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성공적 결혼생활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나 배우자 선

택 조건 등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성공적 결혼 조건에 관

한 각각의 조건들을 개념적으로 유목화할 수 있는 하위 구성 요인

에 관한 경험적 논의를 성차를 고려하여 확장하지는 못했다. 특히 

가족생활주기상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가족 관련 이슈로 인해 결

혼생활의 질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중년기만을 대

상으로 성공적 결혼을 위한 각 조건의 중요도를 탐색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년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닌 

성공적 결혼을 위한 다양한 조건에 대한 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

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현재 중년기 결혼생활

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와 더불어 여전히 존재하는 젠더

화된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 결혼생활 

영위를 위한 각 조건의 중요성 인식 정도를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Yoo et al., 2019), 이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검증과 더불어 중년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성공적 결

혼 조건에 대한 태도가 실제 결혼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성차

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3.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간 관련성

교환론적 관점(Waller, 1937)에 따르면 결혼생활이 안정적으

로 유지되고 질 높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안

에서 서로 주고받는 교환의 양이 비슷하거나 개인이 보상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신이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 관계를 고려하

게 되거나 관계에 불만족하게 된다. 이에 자신이나 배우자가 성공

적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뿐 아

니라 배우자의 만족감을 충족시켜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유사성에 기반한 동질혼 커플들

의 관계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Mahoney, 2010), 부부

관계 내에서 부부간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가치관의 유사성에 대

한 평가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태도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실행 가능성

을 내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Kim et al., 2015), 각 개인이 성공

적 결혼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에 대한 태도는 실제

로 결혼생활 내에서의 일상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부부

간 애정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결혼생활에서 배우자

에게 애정표현을 스스로가 많이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혼생

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성관계가 결혼생활에서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개인은 실제로 배우자와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혼만족도를 낮추

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성공적 결혼에 대한 개인의 신

념이나 감정,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은 성공적 결혼생활을 위한 

조건 관련 중요성 인식 정도인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이는 부부간 신뢰나 정서표현, 의사소통 방식 등을 통

해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Kim, 

2021). 더욱이 부부관계 내에서의 태도는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

으로 작용하여 관계의 지침이 된다는 점(Petty, 2006)에서 경제

적 자원이나 가치관의 일치, 배우자와의 신뢰, 의사소통, 가사분

담, 자녀 양육 등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간

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의 관련성

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학문적 노력은 국내외 모두에서 아

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결혼생활 내 배우자와의 관

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Sung & Kim, 2019)를 고려할 때, 성차를 중심으로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탐색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결혼생활에 관한 여러 요인 중 중

요 가치를 부여하는 영역에 따라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가 형성되고,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까지 이어져 궁

극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에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 기혼남녀를 대상으

로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탐색과 더불어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

심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성공적 결혼 조건

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 중년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를 보

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아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성

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다. 더 나아가,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성차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는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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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혼생활의 질 증진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자료는 2019년 10월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59세 

중년의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사회, 종교기관 및 

직장 등을 중심으로 편의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내용, 비밀보장 

원칙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0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부실한 응답이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204명의 유효 자료 중 재혼한 응답자 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

종적으로 중년 기혼남녀 201명(남성 110명, 여성 91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르면 본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49.44세이며, 85.1%

에 해당하는 171명이 취업 중이었다. 또한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가 62.7%에 해당하는 12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관적 생활수준 평균은 2.96점으로 중간치인 3점에 가까웠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20.84년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변수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 

Schumm et al., 1986)을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다

음의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귀하는 현재의 결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로서 남편/부인

에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하는 귀하와 남편/부인과의 관

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해 참여자들은 ‘전혀 그

렇지 않다’를 의미하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는 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세 문항

의 평균점수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결혼에 만

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3문항의 신뢰도는 .97로 높게 

나타났다. 

2)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는 European Values Study 

Master Questionnaire 2008 (GESIS-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 2010)을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도구는 1) 

‘배우자에 대한 신의 및 신뢰’, 2) ‘충분한 소득’, 3) ‘부부간 서로 

같은 사회적 배경’, 4) ‘부부간 종교적 신념 공유’, 5) ‘좋은 주택’, 

6) ‘부부간 정치적 견해 일치’, 7) ‘친인척(시가/처가 식구)과 분

거’, 8) ‘만족스러운 성관계’, 9) ‘가사분담’, 10) ‘자녀’, 11) ‘부부간

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려는 의지’, 12) ‘부부 각자가 자신의 친구

나 개인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 갖기’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성공적 결혼생

활을 영위하는 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전혀 중

요하지 않다’를 의미하는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를 의미하는 3점

까지의 3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문항을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2문항의 신뢰도는 .82로 양

호하게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 (%))

변수명 구분 전체 (N=201) 남성 (n=110) 여성 (n=91)

연령(40-59세) M (SD) 49.44 (5.07) 50.98 (4.91) 47.57 (4.64)

취업여부 취업 171 (85.1) 109 (99.1) 62 (68.1)

미취업 30 (14.9) 1 (0.9) 29 (31.9)

자녀 수(명) 0명 7 (3.5) 4 (3.6) 3 (3.3)

1명 32 (15.9) 16 (14.5) 16 (17.6)

2명 126 (62.7) 66 (60.0) 60 (65.9)

3명 이상 36 (17.9) 24 (21.8) 12 (13.2)

M (SD) 1.97 (0.72) 2.02 (0.75) 1.90 (0.68)

주관적 생활수준(1-5점) M (SD) 2.96 (0.70) 2.96 (0.69) 2.95 (0.71)

결혼기간(년) M (SD) 20.84 (6.98) 21.71 (6.91) 19.78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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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성별, 연령, 취업여부, 주관적 생활수준, 결혼기간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취업여부, 주관적 생활수

준, 결혼기간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나 소득수

준과도 상관성을 가지며(Tan et al., 2020), 종속변수인 결혼만

족도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육기간보

다 결혼기간에 관한 논의가 더 주요하기에(Proulx et al., 2007) 

이를 반영하여 교육수준은 제외하고, 결혼기간과 주관적 생활수

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1)

과 여성(=2)으로 측정되었다.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하며, 취업은 

취업(=1), 미취업(=0)으로 코딩되었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개인

이 지각하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하(=1), 중하(=2), 중(=3), 중상

(=4), 상(=5)의 총 1-5점 범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혼기간은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이 되었는지를 응답하

도록 하여 이를 년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

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요인들

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

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분석 시, 모형적

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Hu와 Bentler (1999)의 연구에 기초

하여 chi-square 값과 더불어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 Lewis Index (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0.90 이상일 때 양호, 0.95 이상일 때 아주 좋은 적합도임

을 의미한다. SRMR은 0.08점 이하일 때, RMSEA는 CI 상한값

이 0.08점 이하일 때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순

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산출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몇 개의 요인이 성공

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합하게 도

출되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의 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유

값(eigen value)을 고려하였는데, 크기 순서에 따라 고유값 그래

프를 그려 시각적으로 L자형 모형에서 기울기가 거의 변하지 않

고 완만해지는 스크리를 판단하고, 스크리에 포함되지 않는 고유

값의 개수를 요인의 수로 설정하였다(Jang, 2015). 이와 더불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부하량을 참고하여 각 요인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각 요인에 속

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요인 간 관련성을 상세화하였다. 

이후 확정된 각 요인별로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의미하는 신뢰

도 값을 분석하였다. 셋째,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및 결혼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를 탐색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결혼 조

건에 대한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 모형에서

는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통제변수에 성

공적 결혼 조건과 관련한 변수를 투입하였다. 요인분석은 Mplus 

7.3을 활용하였으며, 그 외 분석에는 SPSS 25.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1.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 요인부터 3개 요인까지의 요인 

구성 중 몇 개의 요인으로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구성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

된 1개 요인부터 3개 요인으로 구성된 각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IGEN 

VALUES

CFI 

TLI

SRMR

RMSEA
χχ2 (df) 이전모형과 비교

1개요인 4.081
0.88

0.86

0.057

0.075, CI (0.056, 0.094)
114.55(54)*** -

2개요인 1.265 
0.95

0.93

0.039

0.053, CI (0.026, 0.076)
67.23(43)* χ2=47.32(11)***

3개요인 1.014
0.97

0.94

0.033

0.049, CI (0.014, 0.077)
49.24(33)* χ2=17.99(10)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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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2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은 1개 요

인으로 구성된 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χ2(11)=17.99, p＜.001), 2개 요인과 3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

형의 적합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2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의 구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부하량인 GEOMIN 

ROTATED LOADINGS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에 요인부하량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경우를 우선순위로 각 문항을 배치하였

다. 만약 두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요인부하량을 가진 요인이거나 개념적으

로 두 요인이 상호배타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유사한 내용의 문

항이 배치된 요인에 해당 문항을 배치하였다. 이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모형적합도는 χ2(df)=87.21(54), p＜.01; CFI=0.94; 

TLI=0.92; SRMR=0.049; RMSEA=0.055, CI(0.033, 0.076)으

로 모형이 성공적 결혼 요건에 관한 태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두 요인은 0.78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요인 1과 요인 2의 신뢰도는 각각 0.756, 0.704로 나타

났다. 문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성공적 결혼 조건에 관한 태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에 관하여 요인 1은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 그리고 요인2는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 요인으로 명

명하였다.

2.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의 전반적 경향과 성차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에 관한 기술통계 및 성차는 Table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중년 기

혼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중년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8, p＜.001).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요

인들에 관해 중년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이 2점 이상으로 전

반적으로 모든 요인들이 성공적 결혼생활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간 정치적 견해 일치는 유일

하게 전체 평균 점수가 2점 이하로 나타났다.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조건 중 몇몇에 대해서는 중년 기혼 

남성과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 평균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간 종교적 신념을 공

유하는 것(t=-2.78, p＜.01)과 부부간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것(t=-3.34, p＜.01)에 있어서 중년 기혼 남성보다 여성이 성공

적인 결혼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가 및 처가 식구와 같은 친인척과 따로 거주하는 것(t=-3.60,  

p＜.001), 가사분담을 잘하는 것(t=-3.02, p＜.01), 부부간의 문

제를 함께 의논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t=-2.12, p＜.05)에 있

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신의 및 신뢰, 충분한 소

득, 부부간 서로 같은 사회적 배경, 좋은 주택, 만족스러운 성관계, 

자녀, 부부 각자가 자신의 친구나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SE

요인 1

2) 충분한 소득 0.52*** 0.06

3) 부부간 서로 같은 사회적 배경 0.55*** 0.06

5) 좋은 주택 0.66*** 0.05

6) 부부간 정치적 견해 일치 0.67*** 0.05

7) 친인척(시가/처가 식구)과 분가 0.62*** 0.05

12) 부부 각자 자신의 친구나 개인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 갖기 0.49*** 0.06

요인 1 신뢰도: 0.756

요인 2

1) 배우자에 대한 신의, 신뢰 0.27*** 0.07

4) 부부간 종교적 신념 공유 0.48*** 0.06

8) 만족스러운 성관계 0.65*** 0.05

9) 가사분담 0.72*** 0.05

10) 자녀 0.57*** 0.06

11) 부부간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려는 의지 0.47*** 0.02

요인 2 신뢰도: 0.70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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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것이 성공적 결혼에 있어 중요한 정도와 관련해서는 중년 

기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 요인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기술통계와 성차를 알

아본 결과,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 요인에 대한 태도는 1-3

점 범위 중 평균 2.19점이었으며,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 

요인에 대한 태도는 1-3점 범위 중 평균 2.49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조

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 요인(t=-2.69, p＜.01)과 ‘공유에 기반

한 질적 상호작용’ 요인(t=-2.65, p＜.01)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성공적 결혼을 위한 중요성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의 관련성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만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해당 모형은 중년 기혼남녀의 결혼만

족도의 전체 변량을 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결혼 

조건에 관한 태도를 추가한 2단계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으며, 2단계 모형은 결혼만족도 전체 변량의 14%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모형은 공차와 VIF를 고려했을 

때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을 고려했

을 때 잔차 독립성 가정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성공적 결혼 조건 중 조건에 기반한 부

부간 교환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년 기혼남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B=-0.60, p＜.05),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

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년 기혼남녀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66, p＜.05). 추가적으로 Process Macro

를 활용한 성별의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조건에 기반한 부

부간 교환과 성별의 상호작용항(B=0.81, n.s.)과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과 성별의 상호작용항(B=-0.07, n.s.)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가지 성공적 결혼 조건

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중년 기혼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4. General Tendency of Marital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Factors Underpinning a Successful Marriage (M (SD))

변수명 전체 (N=201) 남성 (n=110) 여성 (n=91) t

결혼만족도(1-7점)

결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56 (1.23) 5.86 (1.05) 5.19 (1.33)  3.93***

배우자 만족도 5.53 (1.22) 5.83 (1.04) 5.18 (1.32)  3.83***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5.46 (1.27) 5.79 (1.07) 5.05 (1.38)  4.17***

3문항 평균 5.52 (1.21) 5.83 (1.02) 5.14 (1.31)  4.08***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1-3점)

배우자에 대한 신의, 신뢰 2.89 (0.31) 2.88 (0.32) 2.90 (0.30) -0.43

충분한 소득 2.41 (0.54) 2.39 (0.54) 2.44 (0.54) -0.63

부부간 서로 같은 사회적 배경 2.14 (0.62) 2.07 (0.59) 2.23 (0.65) -1.79

부부간 종교적 신념 공유 2.25 (0.72) 2.13 (0.71) 2.41 (0.72) -2.78**

좋은 주택 2.06 (0.61) 2.07 (0.60) 2.04 (0.63) 0.33

부부간 정치적 견해 일치 1.94 (0.76) 1.78 (0.73) 2.13 (0.75) -3.34**

친인척(시가/처가 식구)과 분거 2.24 (0.68) 2.09 (0.70) 2.43 (0.62) -3.60***

만족스러운 성관계 2.31 (0.59) 2.30 (0.60) 2.33 (0.58) -0.36

가사분담 2.30 (0.57) 2.19 (0.57) 2.43 (0.54) -3.02**

자녀 2.56 (0.56) 2.53 (0.60) 2.59 (0.49) -0.86

부부간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려는 의지 2.60 (0.52) 2.53 (0.54) 2.68 (0.49) -2.12*

부부 각자가 자신의 친구나  

개인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 갖기
2.33 (0.57) 2.29 (0.56) 2.38 (0.57) -1.16

요인1: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 2.19 (0.43) 2.12 (0.40) 2.28 (0.44) -2.69**

요인2: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 2.49 (0.35) 2.43 (0.37) 2.56 (0.31) -2.6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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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중년 기혼자들이 가지는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요인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돕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이

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결혼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들 가운

데 중년 기혼자들이 성공적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들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그리고 성공적 결혼생활을 위한 조

건들은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과 성공

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및 결혼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그리고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탐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와 관련 논의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이며, 두 번째 요인은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이다.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 

요인에는 소득이나 사회적 배경, 좋은 주택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

건과 정치적 견해나 분가, 개인 시간과 관련한 조건들이 포함된 

반면,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 요인에는 신뢰, 종교적 신

념, 성생활, 문제를 함께 의논하려는 의지, 가사분담, 자녀가 결

혼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조건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 및 만족도에서 성

차가 있음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Jeon & Seo, 2012), 본 연

구의 결과에서도 결혼만족도와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에

서 성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년 기혼자의 결혼만족도는 남

성이 여성에 비하여 전반적인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중년기

의 결혼생활에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하여 결혼을 통해 보상을 경

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

면, 여성은 결혼생활을 통해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Lee, 2010). 한

편 성공적 결혼 조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성

별에 따른 차이를 의미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남녀 

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는 개인의 태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성차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

성을 내포한다. 그 이유는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간 상호작용(예, 긍정적 의사소통이나 갈등적 상호작용; 

Rodriquez et al., 2014)을 매개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가 부부관계에서 작동하는 방

식 역시 성별과 관계없이 부부의 공통된 상호작용 방식에 기반하

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된다.

반대로 성공적 결혼 조건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Table 5. Effects of Attitudes toward Factors Underpinning a Successful Marriage on Marital Satisfaction (N=201)

1단계 2단계

B (SE) beta B (SE) beta

상수 6.29 (1.28) 5.84 (1.40)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0.80 (0.20) -0.33*** -0.79 (0.20) -0.33***

연령 -0.04 (0.03) -0.17 -0.04 (0.03) -0.16

취업여부 -0.23 (0.26) -0.07 -0.25 (0.25) -0.07

자녀 수  0.21 (0.12)  0.12  0.23 (0.12)  0.14

가족의 생활수준  0.21 (0.12)  0.12  0.20 (0.12)  0.12

결혼기간  0.04 (0.02)  0.22  0.04 (0.02)  0.20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요인1: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 -0.60 (0.23) -0.21*

요인2: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  0.66 (0.28)  0.19*

F 5.08*** 4.97***

R2 0.11 0.14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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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과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성

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중요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요

인에서 성차가 나타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성공적 결혼 조건과 

관련한 하위 문항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부부간 종교적 신념 및 

정치적 견해 일치, 친인척과의 분거, 가사분담, 부부가 문제를 함

께 의논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이 결혼생활을 잘하

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분거나 가사분담은 한국의 결혼문화에서 여성에

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슈로서(Shin, 2014), 여성이 남성보

다 결혼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체감할 것으로 사료

된다.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의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종교

적 신념과 정치적 견해가 일상의 생활양식 및 배우자와 삶을 공유

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Mahoney, 2010), 관계 유지

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생활에서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여

성이 남성보다 관계중심적 방식으로 사회화됨에 따라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 역시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Illouz, 2011), 

부부가 문제를 함께 의논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 또한 여성이 남

성에 비하여 성공적 결혼생활을 위한 중요 조건으로 여길 가능

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Lee, 2005; Lee, 

2008)와 마찬가지로 결혼생활이 중년 기혼남녀에게 여전히 젠더

화된 상황에서 경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은 결혼만족

도와 부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즉, 중년 기혼남녀가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은 경향이 있었

다. 동질혼의 맥락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자신

보다 상위 계층에 속한 배우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계층

을 유지하는 전략적 방법의 일환으로 결혼제도를 활용하는 사례

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Keizer & Komter, 2015), 이처럼 사

회경제적 조건에 기반한 부부간 교환을 중시하는 것이 언제나 결

혼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부부관계

에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나 부모님과의 동거는 부부갈등의 원인

이 되며(Kim, 2015), 배우자의 낮은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 부족

이 이혼 사유로 대두됨을 고려할 때(Lee & Kim, 2005), 배우자

의 소득이나 거주환경 수준, 분가, 정치적 견해 일치를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오히려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소득이나 주택과 같은 경우,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제

약도 존재하며, 정치적 견해 등 사회적 상황의 변화나 이슈에 따

라 부부 두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비현실적 기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조건을 결혼생활의 중

요 조건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

고, 그러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유에 기반한 질적 상호작용’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중년 기혼남녀가 부부관계에서 신뢰나 종교

적 신념 등을 공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려는 의지

를 중시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중년기 결

혼생활에서 부부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토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궁극적으로 높은 결혼생활

의 질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에서 결혼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들로 부부간 의사소통이나 갈등해

결, 결속도, 친밀감 및 헌신과 같은 긍정적 상호작용이나 문제해

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꼽고 있는데(Kim, 2011; Miller et al., 

2013; Yoo & Joo, 2022),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

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

와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에 관한 결과는 중년 부부의 결혼문제 개

입에 있어 각자가 결혼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무엇

인지를 생각해 보고, 해당 조건이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논의해 보는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부간 공유되는 조건에 대한 고려는 간과하고, 조건에 기반

한 교환만을 결혼생활에서 중시하는 부부의 경우, 실제로 그들의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 주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

한 태도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부부교육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중년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 그러나 결혼의 의미는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며(Park, 2004), 현재 노인이나 20-30대에 해당하는 

청년 세대는 중년 세대와 다른 결혼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Kim et al., 2022). 따라서 추후 중년 외에 노인 및 청년 

세대 등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고 세대 집단별 비교분석을 시행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공적 결혼 조건으로 포함된 조

건들 외에도 선행연구들에서는 애정표현이나 서로 돌봄(Acitelli 

et al., 2001), 자유시간(Nam, 2007) 등을 성공적 결혼 조건을 구

성하는 조건들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서 전통

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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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결혼생활에서 의무적 역할보다 상호소통과 친밀감이 중시되

고, 가족주의보다 개인주의가 확산된 오늘날(Shin, 2014), 결혼

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회의론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맥락을 반영하여 성공적 결혼 조건에 관한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검증을 포괄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 방식을 토대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대표성을 가진 조사연구를 활용하여 일반

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

년 기혼남녀가 성공적 결혼을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과 

이에 대한 성차, 그리고 다양한 조건들을 구성하는 요인과 결혼만

족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중년기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 촉진하기 위한 실증적 논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References

Acitelli, L. K., Kenny, D. A., & Weiner, D. (2001).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 8 (2), 167-185.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1.tb00034.x

Bohner, G., & Dickel, N. (2011).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 62 , 391-417. https://doi.org/10.1146/annurev.

psych.121208.131609

Cha, G., Kim, S., & Gil, M. (2017). The effects of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in middle-aged couples: Analysis using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2), 126-149.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126

Cho, Y. (2019).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s of self-report marital satisfaction and perceived 

spouse’s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4(1), 67-85. https://doi.org/10.18205/kpa.2019.24.1.004

Chung, H., & Ok, S. W. (2008). Family relations .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Duffy, C. (2021, August 2). Bill and Melinda Gates have finalized their 

divorce. CNN Business . Retrieved February 2, 2023, from https://

edition.cnn.com

GESIS-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 (2010). European Values 

Study master questionnaire 2008. Mannheim: GESIS-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

Han, G. (2008). Gender difference in retirement experience: A Life 

Course Mode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3), 86-118.

Henry, R. G., & Miller, R. B. (2004). Marital problems occurring in midlife: 

Implications for couples therapis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2(5), 405-417. https://doi.org/10.1080/01926180490455204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Huber, C. H., Navarro, R. L., Womble, M. W., & Mumme, F. L. (2010). 

Family resilience and midlife marital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 

18(2), 136-145. https://doi.org/10.1177/1066480710364477

Illouz, E. (2011). Why love hurts: A sociological explanation. Cambridge: 

Polity.

Jang, S. (201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kert-type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4 (4), 1079-1100. https://doi.org/10.15842/

kjcp.2015.34.4.010

Jeon, H., & Seo, M. (2012). Effects of conjugal pow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12 (4), 349-357. https://doi.

org/10.5392/JKCA.2012.12.04.349

Jeong, K. H., & Park, S. Y. (2014). The effects of family care giving-burden 

on middle-aged people's preparation for old ag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63 , 115-147. https://doi.org/10.21194/kjgsw..63.201403.115

Joo, S., Jun, H. J., & Wang, S. K. (2015).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relationship in the associ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happiness: Focusing on actor effects and partner effec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 20(3), 113-132.

Kazim, S. M., & Rafique, R. (2021).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 cultures: A mini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sychology , 3 (1), 55-67. https://doi.org/10.31580/jrp.

v3i1.1958

Keizer, R., & Komter, A. (2015). Are “equals” happier than “less equals”? A 

couple analysis of similarity an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77(4), 954-967. https://doi.org/10.1111/jomf.12194

Kim, E. (2018).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marriage value and 

gender role value on the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wo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9 (4), 1291-1306. 

https://doi.org/10.22143/HSS21.9.4.90

Kim, G., & Kim, K. (2021). The effects of middle-aged couples’ attitudes 



230 | Vol.61, No.2, May 2023: 219-231 www.her.re.kr

유계숙·주수산나·박하영

Human Ecology Research

toward spouse on marital instabili 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2), 1067-1082.

Kim, H. S., & Lee, J. (2004). The meaning of mate selection and marital 

life among men and women born between 1965 and 19 69: A 

qualitative study. Family and Culture, 16(2), 3-54.

Kim, J., Joo, S., Lee, K., & Jun, H. (2022). Family values in South Korean 

society: Marital and sexual values in gender, age, and Protestantism 

contexts.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tudies, 30, 54-71.

Kim, K. (2011). A research on factors contributing to hea lthy 

relationships in midlife coupl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9-48.

Kim, K. H., Lu, J., & Estrada-Hernandez, N. (2015).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tripartite model, social desirability, and 

other controversial variables.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5(1), 

23-37.

Kim, M. K. (2010). The crisis of midlife couples and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15, 137-159. https://doi.

org/10.17841/JOCAG.2010.15..137

Kim, M. N., & Chae, K. M. (2006). Marital satisfaction by family life cyc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y Psychology, 11(4), 655-671.

Kim, N., & Yang, N. (2014). Development of scale for the measurement 

o f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of middle-aged Korean coupl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1), 25-50.

Kim, S. Y., & Kim, Y. H. (2005). Couple relationship factor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intention over time. Human Ecology 

Research, 43(9), 41-57.

Kim, Y. (2015). Family changes: Its conflictual a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28, 49-65.

Kim, Y. J., & Choi, Y. H. (2004).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the 

later life preparation of the middle-aged coupl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4, 197-213.

Kim, Y. N., & Ko, J. (2011). Self- and spouse- enhancement, subjective 

happiness, and marital quality in married coupl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167-182.

Lee, E. A. (2006). The relationships of the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s gender-role attitud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1), 25-42.

Lee, M. S., & Kim, Y. S. (2005). Factors affecting the inclination to divorce 

with respect to the causes of divorce: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models. The Women’s Studies , 69 , 35-91.

Lee, S. J. (2005). Determinants of marriage selection: 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 5(1), 131-156.

Lee, Y. (2010). Conjugal role sharing o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33(1), 103-131.

Lee, Y. J. (2008). Marriage market and gender.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 24(2), 39-71.

Mahoney, A. (2010). Religion in families, 1999–2009: A relational 

spirituality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72(4), 805-

827.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32.x

Miller, R. B., Hollist, C. S., Olsen, J., & Law, D. (2013). Marital quality and 

health over 20 years: A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75(3), 667-680. https://doi.org/10.1111/jomf.12025

Nam, S. H. (2007). Development of scale for Korean marriage value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 13(4), 1-27.

Park, H., Joo, S., Kim, J., & Song, S. Y. (2020). My future, my choice: The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through experiences at work 

among full-time unmarried women. Family and Culture , 32(3), 79-

107. https://doi.org/10.21478/FAMILY.32.3.202009.003

Park, H., Jun, H. J., & Joo, S. (2020). The effect of similarity in gender role 

attitudes on husbands’ and wive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among middle-aged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 38 (1), 127-141. https://doi.org/10.7466/

jkhma.2020.38.1.127

Park, M. (2004). Changes in the meaning of marriage in Korea: The 

1960s through the early 2000s. Family and Culture , 16(1), 109-135.

Petty, R. E. (2006). A metacognitive model of attitud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3(1), 22-24. https://doi.org/10.1086/504128

Proulx, C. M., Helms, H. M., & Buehler, C. (2007). Marital quality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69(3), 576-59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7.00393.x

Rodriguez, L. M., Neighbors, C., & Knee, C. R. (2014). Problematic alcohol 

use and marital distress: An interdependence theory perspective. 

Addiction Research & Theory, 22(4), 294-312. https://doi.org/10.3109/

16066359.2013.841890

Schmitt, M., Kliegel, M., & Shapiro, A. (2007). Marital interaction 

in middle and old age: A predictor of marital satisfa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 65(4), 283-

300. https://doi.org/10.2190/AG.65.4.a

Schumm, W. R., Paff-B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M., Meens, L. D., et al.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48(2), 381-387. https://doi.org/10.2307/352405

Shin, K. (2014). The changes in male breadwinner consciousness and its 

implications for gender relation in Korean family.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 30(4), 153-187.

Sin, H. L., & Joo, S. (2016). The meaning of dating and marriage among 

well-educated Korean couples at the optimal marriageable ag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 21(1), 77-98.

Skutezky, R. E. (2013). What helps and hinders a successful marriage: 

Categories and reflections on defining successful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dl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hicago, IL, 

U.S.A..



Vol.61, No.2, May 2023: 219-231 | 231www.her.re.kr

중년 기혼남녀의 성공적 결혼 조건에 대한 태도와 결혼만족도 간 관련성

Human Ecology Research

Sung, J., & Kim, H. (2019). The longitudinal factors on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 to late lif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74 (4), 

99-123.

Tan, J. J., Kraus, M. W., Carpenter, N. C., & Adler, N. E.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 146(11), 970-1020. https://doi.org/10.1037/bul0000258

Waller, W. (1937). The rating and dating complex.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727-734. https://doi.org/10.2307/2083825

Williams, B., Onsman, A., & Brown, T. (2010).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five-step guide for novices. Australasian Journal of Paramedicine , 8 , 

1-13.

Yoo, G., & Joo, S. (2022). Love for a marriage story: The association between 

lov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 adulth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 31 , 1570-1581. https://doi.org/10.1007/s10826-021-

02055-6

Yoo, G., Kim, M., & Seo, J. S. (2019).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successful marriage on singlehood predisposition among never-

married young adul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28(5), 477-

490. https://doi.org/10.5934/kjhe.2019.28.5.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