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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가정에서 부인은 자신의 개인적 일뿐 아니라 가사 및 자녀교육 등 다양한 역할에서 경제

적 활동에 치우친 남편보다는 다양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느낀다. 사실상 부인들의 경우 가

정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만족을 느낄만한 다른 대체역할이 없고, 가정주부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활동특성 때문에 그 역할을 통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한 군인부인들의

경우 이에 더하여 남편의 작업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가된다.

군인부인은 일반부인과는 사회적 환경이 다른 군인사회의 특수한 통제된 남편의 직업환경

에 적응해야하며, 평균 1- 2년 주기로 주거지의 이동과 이에 따른 자녀의 잦은 전학, 자녀의

전학후 학교적응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장교인사관리 1980, 안민국 1983). 또한 남편의 장기

훈련이나 전출로 인한 가족간의 별거생활, 의료지원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벽오지 생활 등으

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인부인은 일분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와는 다른 고유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군인가족의 경우 가정의 불안정은 간부중심의 군대에서 사기와 직결되어 전투력과도 상관

성이 높다. 부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군인들의 사기, 업무수행, 그리고 현역으로 남아서 적극

적으로 활동하려는 군생활 지속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M oghadam , Rosen and

Carpent er 1989). 그러므로 군인 부인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군인부인

개인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당사자 가족이상의 국가안위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군인에 대하여는 스트레스, 정신건강, 복지시설 등의 영역에서 연구되

었으나 군인가족의 건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군인부인과 일반부인간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아 군간호장교의 입장에서 군인가족에

관한 건강관리를 시도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군인부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강관리 계

획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군인부인의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군인부인을 이해함으로써 건강관리 프로그램

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Ⅱ . 문헌고찰

1 . 군부인의 스트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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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주부는 참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부추기는 현대 산업사회의 기대와 한편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도덕과 가사노동에 얽매어 두려는 가족제도 및 문화규범의 두 가지 상반된

기대와 규범 속에서 살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역할을 하고 있

는 주부들이 가정내·외의 생활사건 변화를 통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으로는 부부사

이의 성격차이로 인한 문제, 부모·자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성적 문제, 남편의 부정으

로 인한 문제, 자아실현의 결여 및 경제력 결여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조영숙 1989). 또

한 군인부인들은 일반부인들이 느끼는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에 더하여 남편의 직업적 영향

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M artin 1984).

군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적 위험, 낮은 봉급수준, 잦은 전출 및 이동 그리고 장기훈련

을 해야한다. 군인의 순직은 공무원 대비 1.8배, 민간인 대비 2.3배에 달하는 직업적 위험을

안고 있다. 90년 군인과 타직종간간의 비교에서 장교의 경우 근무 1년에서 2, 3년까지의 봉

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보수평균이 공무원, 경찰, 한국전력, 주택은행 근무자 대비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이주와 불가피하게 이중생활을 해야하는 별거율이

중령 계급의 경우 각각 평균 11.9회와 15.7%였으며, 이로 인한 추가생활비로 봉급의 47.4%

가 지출되고 있다. 또한 군인은 읍면지역 이하 벽오지 근무가 47.8%이다.(국방연구원 1989).

군인들의 잦은 이주는 부인들의 안정된 취업에 장애를 준다. 취업의 결여는 경제적 상태

저하와 더불어 자아성취의 저하도 동반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감소한다 (M art in and Ickovics

1987). 남편의 직업군인으로 인한 잦은 이주에서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자녀의 교육이다. 잦

은 전학 (국교 평균 3.9회)으로 인해 친구관계의 결여는 물론 중·고교생의 5종 교과서 등으

로 인해 학업진도 차이로 인한 적응장애, 사춘기때 부모와의 별거생활 등이 문제시되고 있

다. 군인자녀의 사회성 측정조사 결과 군인자녀가 민간자녀에 비해 학급내에서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만국 1983).

또한 전출이나 장기훈련으로 인한 오랜 별거생활은 군인가족들에게 우울증을 초래한다.

부인에게는 죄책감, 외로움, 수면장애, 식욕변호, 불안, 체중변화, 두통, 피로, 자존감저하 등

의 우울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복통, 소화불량, 식욕변화, 악몽, 신경성 t ics ,

사교유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lount , Lubin an d Curry 1992).

미군의 경우 1960년대 군간부들이 전역을 하게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잦은 이주와 자녀

교육으로 인한 부인들의 가정생활의 불안정과 관련한 불평에 있으며 (백낙서 1974), 또한 현

역으로 남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결정은 부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고 하였다(M oghadam , Rosen and Carpent er 1989). 이 같은 보고에 따라 다방면에서 다양

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해결의 일환으로 주둔지 병영내에 학교기관을 설립하고, 의료사

업, 생필품, 군인가족의 영내 취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대내에 완비함으로써 대부분 군내에

하나의 완벽한 사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직업군인제도의 정

착과 함께 군복지정책도 발전해왔으나 경제적 복지욕구 중심의 제도가 주종을 이루었다(김

석재 1975). 군조직 특성상 노사협의 불허, 시혜적 복지로서 사회수준에 비해 의료, 가족복

지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군대에 대한 연구는 복지시설, 건강관리, 스트

레스관리 등 다방면에서 다루어졌으나, 군인가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군인가족의

경우 결혼기간이 경과할수록 결혼적응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오세황 1984), 전방부대 군인부

인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생활사건의 스트레스량 (611.30)이 소화성 궤양환자 (749.15)보다

는 적지만 일반건강인 집단(454.29)보다는 많으며,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져 간호중재가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순남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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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부인이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대처능력의 저하로 심리적 우울, 두통, 위장장애 등의 신

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건강문제를 유발하나 구체적인 통계나 연구자료가 형성되지 못해 건

강관리 측면에서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인가족간호에서 간호상담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2 . 스트레스

현대에 이르러 누구든지 스트레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명확

한 정의로서 스트레스를 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양병환 1991).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영어

권에서 15C경부터 압력 (pres s ), 또는 물리적 압박(phy sical st r ain )의 뜻으로 쓰여지기 시작

했으며 17C경 그 의미는 공학이나 건축분야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역경 (h ard ship ) 또

는 곤란 (adv er sity )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으며 20C에 들어서서 질병이나 정신질환

의 원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정도언 1987).

의학과 생리학 영역에서 최초로 스트레스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1930년대 후반의 Han s

S ely e라고 할 수 있고, 과학적 용어로서 스트레스가 제시된 것도 S ely e의 영향이 크다. 그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자극 또는 원인을 스트레스요인(Stressor )"이라고 부르고 이

러한 스트레스요인에 의한 유기체의 소모적인 비특이 반응(non specific r eact ion )을 스트레스

라고 하였다 (S ely e 1956). 그는 심리적인 사건들이 물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별히 스트레스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또는 그 강도

가 높을 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S ely e 1970).

생활사건 연구는 1930년대 A dolf M ey er가 생활사건 기록표를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고

(M ey er 1951), H olm es (1950)는 신체질환과 생활상황이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고 질병발생과

관련된 생활사건의 특성 및 빈도를 연구하기 위해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43개

생활사건 항목으로 구성된 최근새왈경험표 (SRE )를 고안하였고, 그 후 곧 이것에 포함된 사

건을 이용하여 사회재적응평가척도 (SRRS )를 개발하여 생활사건을 최초로 정량화하였다.

H olm es와 Rahe는 변화가 요구되는 생활사건은 질병의 원인적 요인으로써 충분조건은 아니

지만 필요조건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H olm es & Rahe , 1967, 1970, 1971, 1974).

국내연구는 미국의 연구방법과 Holm es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척도를 이용하여 한미간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Holm es등(1967)의 연구에 있는 항목중

휴가, 크리스마스, 여가활동의 변화 등은 휴가와 오락을 즐기는 미국사회에서는 중요하나 한

국문화권에서는 의미가 적다고 본다. 반면에 H olm es등 (1967)의 문항에는 없으나 한국에서

스트레스사건으로 높게 부각된 것으로는 배우자와 부정, 시부모와의 갈등, 자녀 입시실패와

재수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유교문화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기태 1972, 최태진과 강병조 1981). 그러므로 이평숙 (1984)은 문화적 요인이 스트레

스 지각에 있어서 집단간의 중요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성인 (19세- 65세)

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생활사건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의 연구들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스트레스사건으로 이루어진 측정도구

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척도는 비교적 뚜렷하

고 정량화할 수 있고 실시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만들

어진 도구를 이용하여 경험유무만을 기록하게 할 경우 그 집단에 중요한 사건을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상자의 성장발달 특성상 경험의 빈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생활사

건을 스트레스요인으로 측정할 경우 ;스트레스 측정의 타당성이 문제시된다. 그러므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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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하려면 그들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으로 구성된 도구가

필요함이 고찰되었다.

Ⅲ .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인부인과 일반부인간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 연구대상

군인부인은 수도권 지역의 군인아파트중 100세대 이상이고 대상자분포가 다양한 총 6지역

의 거주자이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급성질환 등의 진단 받은 건강문제가 없는 부인

250명이었다. 일반부인은 군인부인과 연령, 경제적 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6개 지역의

거주자 25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3 .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개발 과정은 예비조사와 문헌고찰로 총 48문항이 작성되었으며, 측정은 5점 척도로

생활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으면 전혀 없다 , 스트레스를 가

장 많이 느낄 때 매우 많다 에 표시하게 해서 0- 4까지 점수를 주었다. 군인부인 30명과 일

반부인 3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어휘와 내용을 수정하여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은 사전조사 결과

Cronbach ' s α=.89였다.

4 .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작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994. 11. 1- 13까지 13일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

법은 해당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반상회나 부녀회 모임 등에서 구두동의를 득한 후 연구

목적과 질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연구자나 지인이 배부,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총 500부

(80% )가 수거되었으며 자료가 미비한 질문지를 제외한 일반부인 188부, 군인부인 201부를

분석하였다.

5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코딩카드에 기호화하여 SP S S/ P C< sup> +</ sup> 로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반응 분포는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정도의 차이는 t - test를 이용하였다.

3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정도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4 ) 스트레스정도와 관계 높은 변수를 보기 위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하였다.

Ⅳ . 연구결과 및 고찰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기간, 가족형태, 종교, 직업형태, 월수입, 교육, 이

사횟수, 계급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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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연령분포는 군인부인이 25- 45세로 평균 연령 32.1세였고, 일반부인은 25- 46세이

며 평균연령은 34.7세였다. 군인부인에서 연령이 3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군인아파트의

구조상(13- 15명) 거주자의 계급이 위관이나 소령계급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결혼기간은 군인부인이 7.4년이었고 일반부인이 평균 9.6년이었다. 가족형태는 양집단 모

두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핵가족이 90%이상으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군인부인중

42.8%가 기독교로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9.4%였

다. 일반부인에서는 30.3%가 종교가 없었고 28.2%는 기독교였다.

직업은 군인부인의 80.6% , 일반부인의 59.0%가 전업주부였다. 군인부인 집단이 젊은 편임

에도 불구하고 주부가 많은 것은 M art in과 Ickovics (1987)도 지적하였듯이 잦은 이사로 인

해 직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월수입은 양집단 모두에서 100- 159만원이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군인부인은 고졸이하는 없었고 대졸이 75.6%를 차지하였

는데 이는 장교부인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이다. 일반부인군에는 53.2%로 고졸이 가장 많

았다.

이사 횟수는 군인부인이 0- 33회의 범위 중에서 평균 6.7회였고 일반부인이 0- 25회 범위

중에서 평균 3.6회였다. 군인부인의 경우 결혼기간이 평균 7.4년에 이사 횟수는 평균 6.7회로

나타나 거의 매해 주거지의 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기간에 대비해 볼

때 군인부인이 일반부인보다 3배정도 많은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계급은 위관과 소

령이 84.1%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군인아파트 거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군인부인과 일반부인간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비교에서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반포 비율 (명)

특 성 군인부인(n=201) 일반부인(n=188) t - values (P )

연령 평균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세 이상

32.1세(25- 45세)

20.9(42)

55.2(111)

12.9(26)

10.9(22)

34.7(27- 46세)

49.5(93)

17.6(33)

13.8(26)

6.55(.000)* * *

결혼

기간

평균

1- 5년

6- 10년

11- 15년

16년 이상

7.4(1- 23)

42.3(85)

38.7(78)

10.5(21)

8.5(17)

9.6년(1- 25)

28.7(54)

41.5(78)

18.6(35)

11.2(21)

5.80(.000)* *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97.5(196)

2.5(5)

90.4(170)

9.6(18)

1.20(.001)**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없 음

42.8(86)

18.9(38)

18.9(38)

28.2(53)

19.1(36)

20.7(39)

1.6( 3)

30.3(57)

2.38(.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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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군인부인(n=201) 일반부인(n=188) t - values (P )

직업형태 주 부

전 업

시간제

부 업

980.6(162)

11.9(24)

2.( 4)

5.5(11)

59.0(111)

26.1(49)

2.7( 5)

17.0(32

2.67(.30)* *

월수입 100만원 이하

100- 150만원

150- 200만원

200만원 이상

13.4(27)

60.7(122)

21.4(43)

4.5( 9)

12.8(24)

42.0(79)

28.2(53)

17.0(32)

3.69(.018)* *

교육 국족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0)

0(0)

24.4(49)

75.6(152)

2.1( 4)

4.3( 8)

53.2(100)

40.4(76)

- 8.12(.000)* *

이사횟수 평균

1- 5회

6- 10회

11- 15회

16회 이상

6.7회(0- 33)

535(108)

26.5(53)

13.0(26)

7.0(14)

3.6회(0- 25)

82.4(155)

16.0(30)

1.1( 2)

5( 1)

- 7.21(.000)* *

계급 위관

소령

중령

대령

45.3(91)

38.8(78)

15.4(31)

5(1)
*p< .05 * * p< .005

2 . 군인부인과 일반 부인의 스트레스 의 차이

군인부인과 일반부인간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1)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정도의 차이 2)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 정도의 우선순위 3)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스트레스정도의 차이 4) 스트레스정도와 관련성이 높은 특성을 제시하였다.

1)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정도의 차이

총 스트레스 가능점수 범위는 0- 192점이었는데 군인 부인에서는 3- 136점까지였으며 평균

47.08 (표준편차 23.34), 일반부인에서는 3- 129점까지였으며 평균 36.56 (표준편차 20.78)로 군

인부인이 일반부인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 .

< 표 2>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정도의 차이

군인부인(n=201) 일반부인(n=188)

평 균 t value(P)

스트레스 점수 47.08 36.56 - 4.72(.000)

총(표준편차) 20.78 23.34

73



2)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 정도의 우선순위

군인부인이 지각한 스트레스정도의 우선순위<표 3> 는 1) 이사 2) 주택환경 3) 주택마련

4) 명절이나 시댁행사 5) 장래문제 6) 남편의 늦은 귀가 7) 업무수행시 남편의 안전 8) 생활

비 부족 9) 사생활의 침해 10) 자녀의 전학이었다.

<표 3>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정도의 우선순위

군인부인 (n =201) 일반부인 (n =188)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사

주택환경

주택마련

명절이나 시댁행사

장래문제

남편의 늦은 귀가

업무수행시 남편의 안전

생활비 부족

사생활의 침해

자녀의 진학

남편의 늦은 귀가

부부간의 불화

명절이나 시댁행사

남편의 과음

가족간의 대화시간 부족

생활비 부족

장래문제

시집과의 불화

자녀교육비 부담

여행 및 휴가

여기에서 이사, 주택환경이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잦은 이사에 따른

불가피한 별거로 인해 이중생활을 해야하므로 추가 생활비가 봉급의 40%이상이 더 들어가

는 경제적 손실 (국방비연구원 1989)과 가족간의 별걸 인한 정서적 고통 등의 스트레스를 가

중시킬 수 있다. 더불어 문화수준이 다른 곳으로의 이주, 친한 사람들과의 단절, 한곳에 정

착할 수 없는 안정되지 못하는 생활은 M art in (1984)도 지적하였듯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

어지게 하며 반복적인 재적응이 요구되고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습득된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사회적지지 자원의 소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군인부인의 주거조건은 사유주

택이 아니고 사택이므로 특정소유주가 없어 관리가 부적절하고, 노후되고 13평, 15평 이하의

좁은 공간과 열악한 주택환경은 군인부인의 동창회, 친구초대 등의 사회관계의 위축을 가져

온다고 오세황(1984)은 보고하였다. 또한 주거지 이주로 인한 주택분양 기회의 미획득, 잦은

이사는 주택마련에 장애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명절이나 시댁행사는 주부가 느끼는 정서적

부담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장래문제, 남편의 늦은 귀가, 업무수행시 남편의 안전 등은 군

인의 민간인의 2- 3배에 달하는 잦은 안전사고와 훈련, 군인의 계급정년제로 인한 비교적 젊

은 연령대의 제대는 장래문제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가장의 연령이 자녀가 대

학을 입학한 후 결혼하는 55- 58세 까지를 최대지출기로 볼 때, 정년이 43- 53세인 직업군인

의 대부분이 최대 지출기가 지나기 전인 50세 이전에 퇴직 (국방연구원 1989)을 하게 되므로

근무기간 중에 항상 떨쳐 버릴 수 없는 진급 또는 장래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재대후의 일반사회환경의 적응 또한 직업군인들에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스트레스정도에서 다음의 우선순위를 보인 생활비 부족과 사생활의 침해 자녀의 전학은

군인의 낮은 봉급수준과 부인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저해가 요인이 될 수 있고,

M ogh adam , Rosen an d Carpent er (1989)도 말하였듯이 밀접한 관사나 아파트 생활은 표면화

된 계급구조와 사생활의 침해로 이웃간의 갈등 또한 군인부인의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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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고등교육의 열망이 강한 우리 사회의 교육 풍토에서 자녀의 잦은 전학에 따른 성적

관리와 성격발달 문제는 임무에 전념하는 남편을 대신해 가정관리의 많은 부분을 담당 (한순

희 1987)하는 군인부인에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정도의 차이

특 성
군인부인(n=201) 일반부인(n=188)

평균치 통계치 평균치 통계치

연령 25- 29

30- 34

35- 39

40- 46

37.86

50.13

44.81

52.27

F =3.377* 31.15

34.83

35.72

42.70

F =1.944

결혼기간 1- 5

6- 10

11- 15

16이상

43.87

50.42

39.90

57.00

F =2.829* 31.92

38.88

33.89

40.49

F =1.592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46.45

74.60

F =7.282 36.40

38.00

F =.100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없 음

45.28

50.92

51.63

43.03

F =1.396 36.43

38.06

38.13

37.67

34.61

F =.226

직업 주 부

직 장

시간제

부 업

47.30

52.13

22.75

42.18

F =2.019 35.63

34.12

34.00

47.69

F =2.47

월수입 100이하

100- 150

150- 200

200이상

43.67

47.00

49.79

46.11

F =.384 41.86

38.33

34.62

33.95

F =.859

교육 국족

중졸

고졸

대졸

51.75

45.85

F =2.357 47.00

35.30

39.31

31.64

F =2.256

계급 위관

소령

중령

41.75

53.23

47.13

F =5.279*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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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는 미국의 직업군인 부인들을 대상으로한 M oghadam , Rosen an d

Carpent er (1989)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나타난 1) 이동으로 인한 문제 2) 남편의 안전 3) 주

거와 이웃문제 4) 부인의 고용문제 5) 남편임무 중심의 가족생활의 요인과 유사성을 보여준

다.

일반부인이 지각한 스트레스의 우선순위<표 5>는 1) 남편의 늦은 귀가 2) 부부간의 의견

및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 3) 명절이나 시댁행사 4) 남편의 과음 5) 가족간의 대화시간 부족

6) 생활비 부족 7) 장래문제 8) 시집과의 불화 9) 자녀교육의 경제적 어려움 10) 여행 및 휴

가였다. 이는 주부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부부사이의 성격차이로

인한 문제, 시집과의 문제, 자아실현 및 경제력 결여로 인한 문제가 스트레스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조영숙 (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표 5> 스트레스정도와 관계가 높은 특성

변수 Multiple

R

R2 Beta F (P )

진단

연령

결혼기간

0.25357

0.30257

0.31873

0.08430

0.10155

0.11159

0.30676

0.17343

- 0.23501

6.518(.0000)

3.381(.0009)

- 2.061(.04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정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본 결과 일반분인군에서는 유의한 특성이 발견되

지 않았으나, 군인부인에서는 결혼기간이 16년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F =2.829,

P < .05), 연령으로는 40세 이상의 연령군이 다른 연령군보다(F =3.377, P < .05), 확대가족군이

핵가족군보다(F =7.282, P < .05), 소령계급군이 다른 계급군보다 (F =5.279, P < .05) 스트레스 정

도가 높았다. 군인가족에서 확대가족이 좁은 주거공간이나 경계면에서 핵가족보다 스트레스

가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이 5명뿐이어서 스트레스 차이에

서 유의성을 주장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이안나 (1991)의 연구에서는 가정문제, 건강문제, 재정문제 영역에서 도시주부에서 30대 이

후가 20대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했으며, 이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되어 관리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결국 이에 따른 긴장이나 책임

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난데 기인한 결과라고 보았다. 군인부인의 경우 40대 이상이 되면 개

인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년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며, 남편의 전역과 동시에 장래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야 하며, 관사를 벗어나게 되면서 주택마련도 시급한 문제가 된다.

학력에 따른 스트레스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광주 (1988), 이안나 (1991),

Jalow ice (1981)등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정도의 증가가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으나 최고령

인 40대에서 스트레스정도가 가장 낮았다. 군인부인을 대상으로한 이순남 (1991)의 연구에서

결혼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했으며, 오세황 (1984)이 보고하였듯이 결혼생활의 행복

감, 만족, 재결혼시 태도, 배우자에 대한 애정 등을 본 결혼적응력에서 결혼기간이 긴 집단

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부정적 스트레스가 많아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 스트레스정도와 관련성이 높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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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정도와 관련성이 높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

변수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수순으로 투입되는 F orw ard st epw ise방법을 상용한 결과 스

트레스정도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는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을 가변수로 한 두집단간의 차이

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연령, 결혼기간이었으며 다른 일반적 특성은 스트레스정도의 차이

가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 표 5> 의 결과로 두 군이 일반적 특성이 다르다 할지라

도 스트레스정도에 가장 영향에 미치는 것은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일반부인과 군인부인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부인과

는 다른 군인부인의 스트레스요인이 존재하며 그것이 남편의 직업환경과 관련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군인부인의 스트레스요인을 인정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과 동시에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군인부인의 스트레스정도의 우선순위를 보인

이사, 주택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요청된다.

Ⅴ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일반부인과 군인부인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아 군인부인의 스트

레스 관리방법 모색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1994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수도권지역 6개 아파

트에 거주하는 군인부인 250명과 군인부인과 연령, 경제적 상태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일

반부인 25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면담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발한 스트레스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SP S S/ P C< sup > +</ sup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부인과 군인부인의 스트레스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 - t est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분산분

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지각한 스트레스정도는 가능점수 0- 192점중 군인부인이 평균 47.09 (표준편차

23.34), 일반부인이 평균 36.56 (표준편차 20.78)로 군인부인이 일반부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t =4.70, P < .000).

2. 군인부인이 지각한 스트레스정도에 따른 문항의 우선순위는 1) 이사 2) 주택생활 3) 주

택마련 4) 명절이나 시댁행사 5) 장래문제 6) 남편의 늦은 귀가 7) 업무수행시 남편의 안전

8) 생활비 부족 9) 남편의 부서 이동 10) 사생활의 침해인데 비하여 일반부인의 지각한 스

트레스정도에 따른 문항의 우선순위는 1) 남편의 늦은 귀가 2) 부부간의 의견 및 성격차이

로 인한 불화 3) 명절이나 시댁행사 4) 남편의 과음 5) 가족간의 대화시간 부족 6) 생활비

부족 7) 장래문제 8) 시집과의 불화 9) 자녀교육의 경제적 어려움 10) 여행 및 휴가였다.

3. 군인부인에서는 40세 이상 연령군이 다른 연령군보다 (F =3.377, P < .05), 확대가족군이

핵가족보다 (F =7.282, P < .05), 소령계급군이 다른계군보다 (F =5.279, P < .05) 스트레스정도가 유

의하게 높았으며, 일반부인에서는 스트레스정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이 없었다.

4. 스트레스와 관계가 높은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연령, 결혼기간이었으며 다른 일반적 특성은 스트레스정

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는 군인부인이 일부부인보다 스트레스정도가 높으며, 군인부인에서

77



스트레스정도가 높게 나타난 이사, 주택환경, 장래문제, 남편의 안전, 사생활의 침해 등의 문

항은 남편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잦은 이주와 밀집된 관사생활, 표면화된 계급구조, 열악

한 주택환경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부인과는 다른 군인부인

의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며 그것이 남편의 직업특성과 관련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군인부인의 스트레스요인을 인정하고 군인가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근거를 제공하며, 군인가족간호에서 간호상담을 실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편의추출로 본 연구대상자 이외의 확대해석에

신중해야 하며,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음으로 연구도구의 내적일관성은 상당수준

이 있으나 군인부인 스트레스 측정의 포괄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2 .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군인부인과 일부부인의 스트레스의 차이

를 보았으므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의 군인부인 대상자는 수도권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후방부대

여러지역 또는 장교·하사관등 계급에 따른 부인들의 스트레스 차이의 비교연구를 제언한

다.

3. 군인부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방법 개발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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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u sew ife play s a significant role in m aint ain in g a health family life. If sh e can n ot

funct ion adequately du e to high str ess , it w ill affect quality of life of the hou sehold

m em ber s . It also int erferes w ith th e norm al process of family dev elopm ent . F utherm ore,

dy sfunct ional fam ily w ill hav e effect s on m orale of th e servicem en in m ilitary .

T his is a descript iv e stu dy .

T h e m 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 o com pare the lev el and types of st r es s b etw een a

group of milit ary w iv es an d a group of civ ilian w iv es and provide a data w hich can be

u sed t o dev elop a str es s m anag em ent program .

S am ple con sist w ith 250 m ilit ary w iv es an d 250 civilian w iv es residin g in m etro S eoul

area .

Dat a collection w a s done durin g Oct ober 4, 1994- N ov em ber 30, 1994. Stress w as

m ea sured w ith th e in st rum ent dev eloped by th e researcher . T h e cronbach ' s α score of

the in strum ent w as .91. T h e dat a w as analy zed by u sing SP S S - P C.

T h e result s of this study are :

1. T h e stress score w as 47.09 for m ilitary w iv es , 36.56 for civ ilian w iv es . T he rang e

of score w as 0- 192. T he str es s lev el of milit ary w iv es w as great er th an civ ilian w iv es .

(t =4.80, P < .000)

2. T he rank order of st r es sor s of m ilit ary w iv es w ere 1) m ov e 2) resident ial

environm ent 3) purch ase of hou se 4) holiday s . T he rank order of st r es sor s of civ ilian

w iv es w ere 1) hu sb and lat e r eturn after w ork 2) argum ent s w ith hu sband 3) holiday s 4)

hu sband ' s drinking problem .

T h e result sh ow s that the m ain str es sor s of m ilit ary w iv es are fr equ ent m ov es ,

r esidential environm ent , un cert ain ty of the future, un safe w ork environm ent of hu sban d,

and th e lack of priv at e life w hich are all as sociat ed w ith th e milit ary . T herefore , it is

urgent ly n eeded t o dist r ibute this fact s through m ilitary journal t o un der stand the

charact er istic of th e str es s of m ilit ary w iv es , and t o dev elope appropriat e health care

program t o lessen the str es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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