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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ole satisfaction and role strain of employed wives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97 employed wives who are also mothers and reside in the city of Seoul and the province 

of Gyeonggi-do. Our findings are also as follows: First, employed wives show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Second, when employed wives experienced less role strain, they experienced more role satisfaction. At the same time, when 

employed wives experienced greater role satisfaction, they also experienced greater marital satisfaction. It was also found that 

when employed wives experienced greater role strain they experienced less marital satisfaction. Third, our analysis partially 

confirmed that there were only thre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the age of the employed wife, 

the level of role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rol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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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혼여성들의 취업증가는 가족의 역할구조  기능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래하고 있다. 그동안 업주부로 종

사하면서 가사와 가족 돌 의 주된 역할들을 원활하게 수행

해왔던 기혼여성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일․가정의 이 역할

을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취업부부

들의 합리 인 역할분담과 응  결혼생활의 향상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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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의 모색은 요한 연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취업가족의 복지를 탐구한 다수의 연구들은 취업가족

이 일․가정 갈등으로 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나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  스트 스와 긴장감과 련한 

문제에 을 두었다(박주희, 2010; Fredrick-Goldenson 

& Sarlach, 2001; Graham & Graham, 2001; Hochschild, 

1997). 특히, 일․가정 갈등의 스트 스는 맞벌이 부부에게 

결혼생활의 갈등  정서갈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작용

하는 요한 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김은경, 1999; 김은경, 

2001; 박주희, 2010; 손 빈․최은 , 2009; 조 숙․조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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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Hochschild, 1997).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취업률이 지속 으로 증가해가

고 있어, 2009년도 기  여성 취업률은 54.7%로 보고되었다

(통계청, 2009). 사회에서의 여성의 취업은 여성들의 자

아실 을 한 기회의 장으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여성 

취업율은 한 여성권익 향상의 주요지표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  출산 상에 따른 미래 생산노동력의 감소에 

비한 여성노동인구의 지속 인 확보는 국가의 요한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취업률은 OECD의 

국제  비교에서 여 히 낮은 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정

책 연구원의 ‘OECD 주요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일과 건강’에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우리나라 25세~64세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61.2%(OECD 평균 79.5%)로 OECD 

회원국  가장 낮은 순 를 기록했다. 2009년도 체 여성

고용률(15~64세)도 52.2%로 평균 56.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고용률이 77.2%로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에 비해

서는 무려 25.0%포인트가 낮은 수치이다(한국 여성정책 연구

원, 2011).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률이 주요선진 국가

들에 비해서 상 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육아와 돌 의 

책임을 여성에게 가시키는 우리사회의 문화 인 향을 간

과할 수 없을 것이다(이주희․이은희, 2000; Bullock, 1994; 

Park & Liao, 2000). 

한편, 취업여성에게 부과되는 이 역할 부담의 불이익  

그들의 복지를 탐구한 다수의 연구들은 취업주부들이 육

아와 가사의 부담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  스트 스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문제를 주요하

게 다루었다(유계숙, 2008; 이기 ․구혜령, 1992; 이세인 

등, 2007; 이숙  등, 2010; 이주희, 2000; 방묘진, 2004; Park 

& Liao, 2000). 그러나 일·가정 양립을 한 이 역할 부담

의 문제는 이제 맞벌이 가족의 주부들만을 한 복지과제로 

볼 수는 없다.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의 취업은 그들 가정의 

조부모세 를 비롯한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복지에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부부의 양성 평등  성역

할 수행의 요구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생활 응에 요한 요

소로 작용하게 되었다(박주희, 2003; Park & Liao, 2000). 

취업부부들이 역할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통  성

역할 기 에 따른 심한 심리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는 경

우 그들 부부 계의 상호작용의 기능 한 원활히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부부간의 정서  부 응이 발생될 때 

결혼생활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박주희, 2003; 

Barnet et al., 1992). 즉, 취업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한 

역할갈등은 결혼생활을 만족을 감소시키는 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Szinovacz, 1977; 

Kingston & Nock, 1987). 

취업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Szinovacz(1977)는 취업주부들을 향한 남편들의 

통 인 성역할기 는 취업주부들의 역할부담을 더욱 가 시

키게 되어 부부의 정서  계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 즉, 남편들은 자신의 역할기 가 충족되지 않아 불만족

을 느끼게 되고 부인들은 역할부담과 역할과다로 인해 높은 

수 의 스트 스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 

한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의 응에 하여 연구한 

Kingston과 Nock(1987)는 취업부부들은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정서  시간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역할갈등으로 인한 스트 스가 더욱 높아지고, 업주부 가

족에 비해서 부부간의 정서  상호작용이 더욱 약화될 수 있

다고 하 다. 그 밖의 련연구들도 취업가족이 가정과 직장

에서의 역할수행의 요구들을 잘 양립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갈등이 유발 될 때 남편과 아내의 역할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배우자간의 결혼생활의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하 다(김용훈, 2006; Bakker et al., 

2005).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뚜렷한 인구학  동향인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생활에 커다란 도 이 되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도 조이혼율은 2.5건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2003년도 조이혼율 3.5건(통계청, 2003)

에 비해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혼율의 증가 

상은 최근의 출산, 고령사회 문제와 결부되어 국가  차원

의 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성의 취업증가는 여성들

의 사회경제  지 를 상승시키게 되었고 여성과 가족에 

련한 다양한 사회  여건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과 련한 다양한 사회  여건들의 변화

는 한 이혼율의 상승에 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

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김숙자, 2008; 김 화 등, 2007; 박주희, 

2007).

즉,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들의 정서  국

면의 부 응  스트 스를 고려해 볼 때, 취업여성들의 다

역할 부담으로 인한 역할긴장은 결혼생활 불만족의 원인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취업부부들이 일․가정에 련

한 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역할갈등에 

하게 처하지 못하여 심각한 불화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를 가정해 볼 때, 기혼취업여성들의 경제  독립은 이혼의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미래 취업가족의 지속 인 증가에 비하여 취업부부의 

결혼생활의 향상을 돕고 이혼 방에 조력할 수 있는 정책  

지원방안들 한 심도 있게 탐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주부들을 상으

로 그들이 일․가정 양립을 한 다양한 돌 의 요구들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 긴장감과 역할 만족감



3취업주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

- 203 -

이 그들의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 로 취업가족의 일․가족양립을 

돕는 효과 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의 취업의 주된 동기는 가정의 경제  향상을 돕

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아실 의 욕구와 련되어 있

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일과 가정의 균형 인 양립을 이룰 

수 있다면 취업여성들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돕

는 정책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Ⅱ. 이론  배경 

1. 역할이론 

1) 사회  역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취업부부들이 경험하는 

심리  긴장감을 탐구한 주요 연구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역

할수행에 향을 끼치는 문화  요소들에 을 두었다

(Good, 1960; Heiss, 1981; Merton, 1957). 특히 역할이론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한 문화  기 의 유

을 심도 있게 설명하 다. 즉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특정 역

할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승인되는 규범  가치, 태

도, 기능, 임무, 행동 등에 한 사회  문화  기 들을 반

하기 때문이다(Woodworth, 1934). 한 취업부부들의 일․

가정 갈등에 한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아내의 경험에 

 두어 연구되었다. 즉 취업주부들은 직장인, 아내, 어머니, 

주부, 며느리로서의 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편

으로 여성들에게 기 되는 성역할의 기 로 인하여 더욱 과

한 역할부담을 느끼게 되고, 시간  제약으로 인해 다 역

할 유의 역할갈등을 더욱 심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희, 2005; 최규련 등, 1995; Park & Liao, 2000).

그러나 일․가정 양립에 따른 역할 갈등의 문제는 이제 

취업주부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변화하는 사회  역

할기 로부터 남녀 모두가 어느 수 의 역할긴장감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부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가정의 갈등의 문제는 우리문화가 내포하는 범 한 

맥락의 사회문화  기 와 련해 다원 으로 탐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가정과 직장간의 역할 수행의 효과 

취업가족의 가정과 직장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의 심리  

경험에 한 이론은 두 가지 상반된 에서 논의 되었다

(Campbell et al., 1976; Goode, 1960). 

그것은 연속 모델(Continumm Model)과 유형  모델(Ty-

pology Model)의 각기 다른 에 따른 것이다. 

연속모델(Continumm Model)의 주장자들은 군가가 가

정과 직장의 다 역할(Multiple Roles)들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그녀는 만족감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연속모델은 한 다 역할 수행

의 부정 인 경험과 정 인 경험의 상반된 결과를 설명한

다. 즉, 부정 인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

면 사람들은 다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결국 심리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Coser, 1974; Goode, 1960; Holms-

trom, 1972). 즉, 사람들의 에 지는 한계가 있는 반면 그들

이 일상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일들에 한 요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결과 으로 긴장감을 유

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Goode(1960)는 4가지 유형의 역할 

긴장도를 정의하 다. (a)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의한 긴장감, (b) 여러 장소에서 

요구되는 역할 계에 있어서 다양한 의무들로부터 발생하는 

갈등, (c) 같은 역할의 다양한 행동에 한 비 일 인 규범

으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감, (d) 일련의 역할들을 수반하는 

역할 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을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역할긴장감을 호환 인 개념으로 사용하며, Goode

(1960)가 정의한 4가지 긴장과 갈등을 개념을 포 하여 역할 

긴장도를 정의하 다.

반면에 정 인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

면 사람들은 다 역할 수행은 궁극 으로 심리 인 만족감을 

경험  한다는 것이다(Marks, 1977; Seiber, 1974; Thoits, 

1983). 즉, 사람들은 다양한 역할들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

신의 환경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완

수하는 자신의 능력에 하여 확신과 성취감을 갖게 되어, 

다 역할의 수행은 심리 인 만족감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역할수행에 따른 심리  긴장과 이완의 정

신  탄력성(resilience)은 오히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게 되

고 궁극 으로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Seiber(1974)

는 4가지 유형의 역할 만족도를 정의하 다. (a) 역할특권, 

(b) 반 인 안정감, (c) 자원의 유용성, (d) 자아실   사

인 만족감 등을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향상과 역

할만족을 호환 인 개념으로 사용하며, Seiber(1974)가 정의

한 4가지 향상과 만족의 개념을 포 해서 역할 만족도로 정

의하 다.

한편, 최근에는 다 역할 수행의 효과에 한 새로운 모델

인 유형  모델(Typology Model)이 제기되었다. 유형  모

델을 제안한 연구자들은 취업부부들은 직장과 가정의 다양

한 역할요구의 수행으로 인하여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박주희, 2003; 

박주희, 2005; Gerson, 1985; Park & Liao, 2000). 즉, 기혼

여성들이 다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 인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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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만족감은 상호배제 인 분리된 경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다. Gerson(1985)은 미국 뉴욕시 거주자들로서 학원에 

재학 인 기혼여자 학원생들과 업주부들의 역할 만족도

와 역할 긴장도를 탐구하 다. 그 결과 기혼여자 학원생들은 

학업과 가족생활의 수행을 해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

할들을 수행한 결과로 업주부들에 비해서 상 으로 높은 

수 의 역할긴장도와 역할만족도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고

하 다. 한 Park과 Liao(2000)는 한국의 기혼 여교수 100명

과 업주부 100명의 역할긴장도와 역할만족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기혼 여교수들은 업주부들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

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박주희(2005)는 도시에 거주하는 유자녀 취업모 265명을 

상으로 다 역할 수행의 효과를 연구하 다. 그 결과 유자

녀 취업모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역할수행으로 인해 

유사한 수 의 역할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경험한다는 사

실을 보고하 다.

3)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편,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한 역할요구와 자원의 상호작용

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가정과 직장의 역할 요구와 자원의 

상호작용은 역할 긴장감에 요하게 향을 끼칠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돌 을 한 역할 긴장감은 돌 의 요구들(돌보

는 사람의 기능  제한 )과 돌 의 자원들(직장과 가족, 사회

 자원의 유용성)사이의 기능의 불균형에 의해서 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의 문제에 합리 으로 응하기 

해서는 가정생활에 련하는 다양한 요구들에 응할 수 있

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의 통합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박주희, 2010; 이주희․이은희, 2000; Romis, 1987). 즉, 역할 

긴장도와 역할 만족도에 련하는 요구변인들은 다양한 종

류의 가족 돌 의 요구들과 직장업무 수행을 한 요구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 가정에 련된 주된 요구들은 돌

을 필요로 하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연령, 노인부양의 유무, 

장애가족의 유무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직장에 련된 주된 요구들은 근무시간, 직무의 어려움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부양자녀

의 수가 많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박주희, 2005; Elmen 

& Koren, 1984),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이주

희․이은희, 2000; Karasek, 1981), 직무수행이 어려울수록 

역할수행의 요구수 들은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

주희, 2005; Karmer & Kipinis, 1995). 이와 같이 가정과 직

장에 련하는 요구변인들은 역할 긴장감과 역할 만족감에 

향을 미치게 된다. 

역할긴장도와 역할 만족도에 련하는 자원변인들은 

한 일․가정양립을 해 지원될 수 있는 가정과 직장의 물리

 자원과 인 자원, 제도  지원체제 등의 다원  차원의 

자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가사조력자의 유무, 남편의 지

지, 성역할 태도 등과 같은 가족이 지닌 인 자원과 가족의 

수입 등과 같은 물질  자원(구혜령, 1990; 임정빈․정혜정, 

1986)등이 포 으로 포함된다. 를 들어,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반 하거나 더욱 통 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어 

역할분담에 있어서 비합리 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 부인들

은 더욱 높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허 숙(1993)

은 취업주부가 갖는 사회 인 자원 즉 친정  시 ,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돌 의 다양한 자원들은 취업

주부가 느끼는 갈등을 극복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돕는 효

과 인 사회  지원체제의 조성은 취업부부의 역할갈등의 

완화의 완화  해소를 돕고 궁극 으로 그들의 결혼생활을 

만족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2. 취업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취업부부의 결혼 만족감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들은 취업

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부정  결과와 

정  결과의 두 가지 상반된 에서 논의 되었다.

부정 인 결과를 지지하는 은 일반 으로 취업주부

들은 사회  역할기 와 배우자들의 역할기 로 인해 과도한 

역할부담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심리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고조된 긴장감으로 인해 결혼생활의 

만족감이 하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Szinovacz, 1977). 

한 취업가정의 역할분담을 연구한 Perry-Jenkins와 Crou-

ter(1990)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들이 지닌 성역할 

념의 특성은 부부간의 가사일 분담에 직 으로 향을 

끼치는 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 Erickson(1993)과 Pina와 

Bengston(1993) 등은 취업부부가 통 인 성역할 태도를 지

닐수록 그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의 아내의 역할

부담을 과  시키게 되고 역할 긴장감을 높게 하여 결국 그들 

결혼생활에도 부정 인 결과를 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

조하 다. 

한편, 우리나라의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 연구패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45세 

이상의 2,020명의 고령 기혼 여성을 상으로 한 삶의 질에 

한 김여진과 홍환(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 취

업여성들  남편은 은퇴를 하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

는 부부의 경우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맞벌이 부부들의 취업동기가 생계유

지를 한 경제활동일 경우에 결혼생활의 만족이 더욱 감소

하게 된다는 사실과 반면에 취업주부들이 그들의 취업의 목

에 자아실 의 동기를 반 할 때 일을 통한 여성들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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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편 다수의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이 그들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한 정 인 향을 보고하 다. 박주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서 더욱 높은 

수 의 결혼생활의 향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 

고선주(1996)는 취업 모들의 경우 가족에게 주어지는 사회

 자원의 요성을 강조하 다. 즉 취업가족의 사회  자원

이 풍부할수록 결혼생활이 원만하다는 사실과 사회  지원 

에서도 부부의 친․인척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  지원

이 결혼생활의 응에 요하게 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

을 강조하 다. Yogev(1981)는 문직에 있는 다수의 취

업여성들이 취업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한 역할이론의 주장  유형  이론과 일치를 이루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 한국의 기혼 여교수들의 다 역

할 수행의 효과를 연구한 Park과 Liao(2000)는 취업주부들

의 직업 활동으로 다 역할을 유  되는 것은 신체  피곤

함과 심리  스트 스를 경험  하지만 궁극 으로 일을 통

해서 심리  만족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결혼생활의 

안정과 응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부정  는 정 인 이외에도 연구결과들은 결

혼생활의 경험과 만족도는 취업자체보다는 심리 , 환경  

변인, 직업에 한 태도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

다(박태온, 1983; 이정우, 1974). 즉,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는 주부의 건강, 능력, 직업에 한 자신감, 주

부의 직업 , 혹은 직업에 한 태도  그들 남편의 태도와 

지지여부,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련되기 때문이다. 

결혼생활 만족에 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들로 부부의 연

령 한 요한 변인으로 밝 졌다. 의사소통의 양식에 따라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오경희(199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인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부부들의 결혼생활의 만

족도가 30세 이상인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남편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부부가 40세 이상인 부부 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즉, 부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

혼생활의 만족이 감소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아버

지의 역할자각과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연구한 손 빈과 윤기 (2011)도 어머니의 연령

의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가족의 경제 인 수  한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 가족의 경제  수 은 결혼

생활의 안정에 크게 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들

을 통해서 밝 지고 있다(박주희, 2005; Larson, Richards & 

Perry-Jenkins, 1994). 주부의 교육수  한 결혼만족도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고정자․김갑숙, 1999; 김

수 , 1999; 박주희, 1989; 춘애․박성연, 1993).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 로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취업주부들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주부의 가족특성에 따라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특성에 따라 역할 만

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취업주부의 역할만족도, 역할긴장도, 결혼

만족도는 어떤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Ⅲ. 연구방법

1. 조사 상자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취업주부들로 유의 으로 표집 되

었다. 2009년 10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0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지역의 종합사회복지 의 클라이언트, 서울시 강북

구, 성북구의 자 업자, 삼성어린이집의 취업모 등 총 35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 고 33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부실

기재 된 33부를 제외한 297부가 최종분석 되었다. 

1) 조사 상자의 가족특성 

조사 상자의 가족 특성 이해하기 해서 취업주부와 남

편의 연령, 취업주부와 남편의 교육수 , 취업주부와 남편이 

종사하는 직종, 가계의 월 소득, 가족의 형태, 거주지역, 자녀

의 수, 첫 자녀의 평균연령, 막내자녀의 평균연령 등에 하

여 질문을 하 다. 

<표 1>에 따르면 조사 상자의 연령은 취업주부는 평균 

39.7세 으며 남편은 평균 41.7세 다. 교육수 은 취업주부는 

졸이상이 약 72.7% 으며, 남편은 졸이상이 약 82.4%

다.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부부와 자녀의 구성된 가족이 16.9%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500만원 미만이 33.8%, 500~

700만원 미만이 29.4%, 300만 원 미만이 22.9%이 다. 자녀

수는 2명이 51.7%로 가장 높았고 한명이 39.9%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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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  분 빈도 퍼센트 변인 구  분 빈도 퍼센트

아내연령

20

30

40

50  이상

12

169

79

36

4.0

57.1

26.7

12.2

가족형태

부부+자녀

조부모+부부+자녀

부부+자녀+친척

기타

220

50

8

17

74.6

16.9

2.7

5.8

자녀수

1명

2명

3명

114

148

24

39.9

51.7

8.4

평균 : 39.7세

남편연령

20

30

40

50  이상

5

139

98

51

1.8

47.4

33.4

17.4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이하

500~700만 원 이하

700만 원 이하

67

96

86

44

22.9

32.8

29.4

15.0
평균 : 41.7세

평균 표 편차

아내학력

졸

고졸

졸

학원졸이상

12

70

176

37

4.1

23.7

59.7

12.5

자녀연령
첫 자녀

막내자녀

13.6

10.8

8.84

8.78

부인직업

문직

리직

사무직

자 업

기술직

매․서비스직

기타

57

11

90

27

10

53

43

19.6

3.8

30.9

9.3

3.4

18.2

14.8

남편학력

졸

고졸

졸

학원졸이상

4

44

175

50

1.5

16.1

64.1

18.3

거주지역

서울 도심권1)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경기지역

인천지역

8

98

23

44

50

14

53

2.8

33.8

7.9

15.2

17.2

4.8

18.3

남편직업

문직

리직

사무직

자 업

기술직

매․서비스직

무직

기타

30

18

109

51

32

13

2

10

11.3

6.8

41.1

19.2

12.1

4.9

.8

3.8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1> 조사 상자의 가족 특성 (N = 297)

첫째자녀의 평균연령은 13.6세 으며, 막내자녀의 평균연령

은 10.8세 다. 

종사하는 직종과 련해서는 취업주부의 경우 사무직 종사

자가 30.9%, 문직이 19.6%, 매. 서비스직의 경우 18.2%의 

순이었고, 남편의 경우 사무직 종사자가 41.1%, 자 업 종사

자가 19.2%, 기술직이 12.1%의 순이었다. 조사 상자의 거주

지는 서울 동북권이 33.8%, 인천지역이 18.3%의 순으로 높

았고 부분 서울시 역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 다.

1) 도심권 : 종로구, 구, 용산구

동북권 : 동 문구, 성동구, 랑구, 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 구, 노원구

서북권 : 마포구, 서 문구, 은평구

동남권 : 강남구, 서 구, 송 구, 강동구

서남권 : 강서구, 양천구, 등포구, 구로구, 천구, 동작구, 

악구

2) 자녀양육의 특성

조사 상자의 가족 련 요구  자원에 해서 알아보기 

해서 조사 상자의 자녀양육 특성에 하여 조사하 고, 

근무형태, 리양육자, 1차  양육의 책임자, 보육시설의 이

용 경험 등을 질문하 다. 

양육  보육 특성에 해 분석한 결과 <표 2>에 따르면 

일하는 동안의 양육자로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이 27.9%로 

가장 높았고, ‘기타’ 22.1%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으로 ‘친정 부

모님’이 13.1%, ‘시부모님’이 12.0%의 순으로 가족성원이 맡

아서 양육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차  양육의 책임이 구

에게 있는가에 한 질문에 하여서는‘부모 함께’가 55.1%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국가에 책임이다’가 

32.7%의 순이었다. 조사 상자 7.5%만이 일차  양육의 책

임이 구에게 있는가에 한 질문에 하여 어머니에게 책

임이 있다고 응답하 다. 

보육시설 이용경험에 한 질문에 해서는‘만족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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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  분 빈도 퍼센트

일하는 동안 양육자

시부모님

시부모님과 시설 돌

친정 부모님

친정 부모님과 시설 돌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도우미 아주머니

입주도우미 아주머니

기타

34

31

37

16

79

15

5

3

63

12.0

11.0

13.1

5.7

27.9

5.3

1.8

1.1

22.1

1차  양육 책임

어머니

아버지

부모 함께

직장․사업주

사회․국가

기타

22

6

162

3

96

5

7.5

2.0

55.1

1.0

32.7

1.7

보육시설 이용경험

만족스럽게 이용할만한 시설이 있다

만족스러운 시설이 있으나 이용기회가 없다

다소 미흡하지만 이용할만한 시설이 있다

매우 미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127

38

88

20

46.5

13.9

32.2

7.3

근무제
일제

시간제

221

69

76.2

23.8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2> 자녀양육 특성 (N = 297)

시설이 있다’가 46.5%로 가장 높게 응답하 고, 그 다음 순

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이용할만한 시설이 있다’ 32.2%의 순

으로 응답하 다. 근무제는 일제 근무가 76.2%, 시간제가 

23.8%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문제를 한 조사도구는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

령, 부인의 학력, 남편의 학력, 주거지역, 근무제, 가족의 형

태, 월 소득, 자녀의 연령, 부인의 직업에 한 11개의 배경

질문과 자녀의 주 돌 자, 양육의 책임자, 양육의 책임자에 

한 이유, 지역사회내의 합한 보육시설의 유무에 따른 이

용경험 등 총 4개의 자녀양육의 특성, 역할 만족도 12문항, 

역할 긴장도 12문항, 결혼만족도 12문항을 포함하는 총 49문

항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역할 만족도는 다 역할을 수행하는 취업여

성들의 정 인 경험인 만족감의 수 으로 정의하 고, 역

할긴장도는 다 역할을 수행하는 취업여성들의 부정  경험

인 긴장감의 수 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 조사 상자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미국 뉴욕시 거주자들로 학원에 재학 

인 기혼여자 학생들과 업주부들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를 비교하기 해서 Gerson(1985)이 고안한 문항을 

토 로 박주희(2010)가 역할 만족도 12문항과 역할 긴장도 

12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가 이용되었다. 문항의 재구성은 

30명의 문가들에 의한 ‘델 이 기법’방식으로 검토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해서 반  내용이 재

구성 되었다. 역할 만족감의 측정 문항은 자신의 삶에 한 

내  만족감, 자아존 감, 사회  존 , 생활의 활력, 사  시

간의 사용, 경제  여유 등에 한 만족감에 한 내용을 포

함하 다. 역할 긴장감의 측정 문항은 자신의 삶에 한 내

 결핍, 타인들로 부터의 지나친 기 , 사회  교류  사

생활을 한 시간의 결핍, 심리  긴장감, 혼란스러운 활동, 

자아 정체감의 갈등, 가족에 한 죄책감, 피곤함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 다.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는 총 24개 

문항의 총합 수에 의해서 측정되었고 각 문항은 4 척도

(4-Point Likert Type Scale)로 구성되었다.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는 척도 모두 총합 수 12 에서 48  범 이다. 

더욱 높은 수는 더욱 높은 만족도와 긴장도를 나타낸다. 

역할 만족도의 신뢰도의 척도는 Cronbach's α= .84로 검증 

되었다. 역할 긴장도의 신뢰도의 척도는 Cronbach's α= .79

로 검증 되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서의 정 인 경

험인 만족감의 수 으로 정의하 으며, 결혼만족도의 측정 

문항은 Bowden 등(1981)이 미국의 년기 여성의 결혼생활

의 만족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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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만족도 문항 
평균

(Means)

표 편차

(S.D)
역할 긴장도 문항 

평균

(Means)

표 편차

(S.D)

의미 있는 삶 2.89 .63 사회  교류를 한 시간의 부족 2.84 .75

자아존 2.82 .66 개인  결핍에 한 갈등 2.77 .69

가족성원들의 지지 2.81 .68 시간의 부족 2.73 .67

타인으로부터의 존증 2.78 .54 피곤함 2.73 .73

덜 지루한 삶 2.63 .75 심리  긴장감 2.70 .67

활력 있는 생활 2.63 .67 혼란스러운 활동 2.68 .78

새로운 기술 습득 2.48 .79 타인들의 지나친 역할 기  2.64 .72

가정의 사소한 일로 부터의 해방 2.37 .76 자아 정체감에 한 갈등 2.47 .74

자유로움의 경험 2.31 .79 수행해야할 일에 한 불만과 갈등 2.37 .66

다양한 삶의 경험 2.23 .82 일의 순 에 한 갈등 2.35 .67

경제 인 여유 2,14 .76 자기 심  삶에 한 갈등 2.19 .64

사 인 시간의 사용 2.11 .80 죄책감 느낌 2.07 .78

체 역할 만족도 평균 2.51 .44 체 역할 긴장도 평균 2.54 .44

*역할 만족도: (N= 297, Cronbach α계수= .84)

*역할 긴장도: (N = 297, Cronbach α= .79) 

*더욱 높은 수는 더욱 높은 역할 만족도와 더욱 높은 역할 긴장도를 나타낸다. 

<표 3>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의 일반 인 경향

하 다. 결혼만족도의 문항은 배우자에 한 신뢰, 배우자의 

지지, 배우자와의 정서  계, 동등한 계  가치, 취미생

활, 의견의 일치, 일-가족 양립을 한 배우자 간의 지지, 결

혼생활을 통한 자신의 목표달성, 결혼생활에 한 비  등의 

만족에 한 내용을 포함하 다. 결혼만족도는 총 12개 문항의 

총합 수에 의해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4 척도(4-Point 

Likert Type Scale)로 구성되었다. 결혼만족도 총합 수는 

12 에서 48  범 이다. 더욱 높은 수는 더욱 높은 결혼

만족도를 나타낸다. 결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는 Cronbach's 

α= .92로 검증되었다. 

3. 자료수집

자료를 수집은 2009년 10월 1월부터 2009년 12월 30일까

지 진행되었다, 서울시의 삼성어린이집과 경기도  서울시의 

종합사회복지 에 조를 요청하여 동의하는 조사 상자에게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서울시 성북구와 강북구

에 거주하는 자 업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내 일치도를 검

증하는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둘째, 취업주부의 일반  특성과 자녀양육 특성, 역할 만

족도와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일반  경향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알아보았다.

셋째, 취업주부의 일반  특성과 자녀양육 특성에 따른 역

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고 사후검

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 다.

넷째,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취업주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

도의 일반  경향

취업주부의 역할만족도, 역할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일반

 경향은 <표 3>, <표 4>와 같다. 먼  역할 만족도의 경우 

2.51 (4 만 )으로 나타났으며 역할 긴장도는 2.54 (4

만 )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경우 2.97 (4 만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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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평균

(Means)

표 편차

(S.D)

배우자에 한 신뢰 3.17 .64

결혼생활 이외의 인생의 가치 추구 3.17 .65

배우자와의 계에 한 만족 3.15 .64

결혼생활에 한 희망  비 을 지님 3.11 .66

배우자로부터의 용기 북돋움과 격려 3.07 .73

배우자의 동등한 우에 한 만족 3.06 .71

배우자와의 일-가정 양립을 한 노력에 한 만족 2.99 .74

결혼생활의 성공에 한 만족 2.97 .71

결혼생활의 궁극  만족 2.91 .68

배우자와의 가치와 행동, 태도에 한 의견의 일치 2.84 .71

결혼생활을 통한 나 자신의 목표달성 2.61 .77

배우자와의 취미생활에 한 만족 2.57 .84

체 결혼만족도 2.97 .51

*결혼만족도 (N = 297, Cronbach's α= .92)

*더욱 높은 수는 더욱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다. 

<표 4> 결혼만족도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취업주부들의 역할 긴장도와 역할 만

족도의 수 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취업주부의 가족특성에 따른 역할만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차이

취업주부의 가족특성에 따른 역할만족도, 역할긴장도, 결

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역할만족

도의 경우 아내 연령(F=3.73, p<.05), 남편 연령(F=4.13, p<.01), 

가족형태(F=2.78, p<.05), 자녀 수(F=3.60, p<.05)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내 연령은‘ 

40  이하’ 집단보다는 ‘50  이상’의 집단이 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 연령에서는 ‘20 ’ 집단이 ‘30  이상’ 

집단보다 역할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서는 ‘조부모+ 부부+자녀’로 구성된 집단보다 ‘부부+

자녀’, ‘부부+자녀+친척’,‘기타’ 집단이 역할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 ‘자녀가 없는’ 집단이 ‘1명 이

상’인 집단보다 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경우 아내 연령(F=8.03, p<.001), 남편 연령

(F=5.74, p<.01), 아내학력(F=5.91, p<.01), 자녀 수(F=3.06,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아내 연령은‘ 40  이하’ 집단이 ‘50  이상’의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 연령에서도 ‘40  이하’ 

집단이 ‘50  이상’ 집단보다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학력에서는 ‘ 졸이하’ 집단보다 ‘고졸

이상’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 ‘자녀가 없는’ 집단이 ‘1명 이상’인 집단보다 결혼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특성에 따른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차이

조사 상자의 자녀양육 특성에 따른 역할 만족도, 역할 긴

장도,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

석결과, 역할만족도는 자녀돌 유형(F=4.51, p<.01), 보육시설 

이용경험(F=3.40,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자녀 돌  유형에서 ‘가족 돌 (시부모, 친정부

모)’집단과 ‘기타(도우미)’ 집단이 ‘가족+보육시설’집단, ‘보

육시설’ 집단보다 역할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혼만족도는 근무형태에서만(t=2.04, p<.05)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근무형태가 ‘ 일제’집단이 ‘시간

제’집단보다 결혼만족도를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0 한국가정 리학회지 : 제 29권 6호 2011

- 210 -

역할 만족도 D 역할 긴장도 D 결혼 만족도 D

M(SD) M(SD) M(SD)

아내연령

20

30

40

50  이상

2.55(.44)

2.50(.42)

2.58(.43)

3.70(.50)

a

a

a

b

2.47(.35)

2.56(.38)

2.52(.36)

2.54(.53)

3.13(.46)

3.03(.48)

2.98(.50)

2.59(.57)

b

b

b

a

F 3.73* .33 8.03***

남편연령

20

30

40

50  이상

2.75(.37)

2.45(.41)

2.53(.46)

2.69(.43)

a

b

b

b

2.39(.39)

2.58(.38)

2.51(.38)

2.54(.45)

3.25(.30)

3.04(.48)

2.99(.51)

2.72(.53)

b

b

b

a

F 4.13** .90 5.74**

아내학력

졸

고졸

졸

졸 이상 

2.52(.66)

2.51(.43)

2.49(.42)

2.63(.44)

2.59(.55)

2.54(.38)

2.54(.38)

2.52(.37)

2.40(.67)

2.93(.54)

3.01(.47)

3.03(.48)

a

b

b

b

F 1.08 .11 5.91**

남편학력

졸

고졸

졸

졸 이상

2.83(.63)

2.53(.42)

2.49(.44)

2.64(.39)

2.28(.21)

2.57(.39)

2.53(.39)

2.53(.40)

2.69(.45)

3.00(.57)

2.96(.45)

3.10(.52)

F 2.02 .57 1.65

월 소득

300만원미만

300~500만원미만

500~700만원미만

700만원 이상

2.51(.41)

2.46(.46)

2.54(.42)

2.57(.89)

2.60(.43)

2.56(.40)

2.48(.38)

2.54(.32)

2.86(.62)

3.00(.49)

2.99(.45)

3.06(.45)

F .89 1.29 1.54

가족형태

부부+자녀

조부모+부부+자녀

부부+자녀+친척

기타

2.51(.44)

2.42(.37)

2.80(.60)

2.68(.48)

b

a

b

b

2.52(.39)

2.58(.34)

2.74(.56)

2.62(.45)

2.97(.51)

3.00(.48)

2.93(.51)

2.92(.68)

F 2.78* 1.22 .14

자녀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2.90(.46)

2.52(.44)

2.49(.44)

2.42(.35)

b

a

a

a

2.47(.43)

2.55(.38)

2.54(.39)

2.59(.39)

3.30(.39)

3.03(.51)

2.90(.51)

2.96(.47)

b

a

a

a

F 3.60* .60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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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사후검증): a(=low)<b(=high)

<표 5> 가족특성에 따른,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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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만족도 D 역할 긴장도 D 결혼 만족도 D

M(SD) M(SD) M(SD)

근무형태
일제

시간제

2.51(.42)

2.55(.49)

2.54(.40)

2.54(.36)

3.02(.49)

2.86(.57))

t 1.04 -.80 2.04*

자녀돌

유형

가족 돌 (시부모,친정부모)

가족+보육시설

보육시설

기타(도우미)

2.56(.41)

2.38(.43)

2.44(.42)

2.63(.44)

b

a

a

b

2.54(.37)

2.59(.39)

2.52(.36)

2.52(.44)

3.05(.47)

2.95(.52)

2.94(.45)

2.95(.58)

F 4.51** .35 .83

1차

양육책임

가족

기업․국가

기타

2.52(.43)

2.51(.47)

2.54(.47)

2.57(.41)

2.51(.34)

2.44(.4)

2.94(.52)

3.01(.49)

3.14(.49)

F .05 1.24 1.98

보육시설

이용경험

만족한 이용시설이 있다

만족하나 이용할 기회가 없다

미흡하나 이용시설

어쩔수 없이 이용

2.48(.43)

2.68(.40)

2.46(.42)

2.69(.56)

2.52(.40)

2.65(.43)

2.56(.34)

2.53(.43)

2.98(.45)

3.09(.39)

2.91(.52)

2.93(.78)

F 2.40 1.07 1.26

*p<.05, **p<.01, ***p<.001 (N= 297)

․Duncan(사후검증): a(=low)<b(=high)

<표 6> 자녀양육 특성에 따른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차이

역할만족도 역할긴장도 결혼만족도

역할만족도

역할긴장도 -.38**

결혼만족도 .38** -.26**

**p<.01

<표 7> 역할만족도, 역할긴장도, 결혼만족도의 계 

4. 취업주부의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계

취업주부의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역할 긴장도와 역할 만족

도는 부  상 을(r=-.38, p<.01)을 보이고 있어, 역할 만족

도를 높게 경험하는 경우, 낮은 역할 긴장도를 경험하는 것

과 련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만족도와 결혼만

족도는 정  상 을(r=.38, p<.01) 을 보이고 있어, 역할 만

족도를 높게 경험하는 경우, 높은 결혼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긴장도와 결혼만족

도는 부  상 을(r=-.26, p<.01) 보이고 있어, 역할 긴장도

를 높게 경험하는 경우,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향력을 악하

기 해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8>에 따르면 결혼만족도에는 ‘역할만족도’(β

=. 38, ***p<.001 )', ‘아내 연령’(β=-.26, *p<.05), ‘역할 긴장도

'(β= -. 15, *p<.05)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역할 긴장도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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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결혼만족도

B β

아내연령 -.18 -.26*

남편연령 -.04 -.06

아내학력 -.02 -.03

남편학력  .01  .01

월 소득 .00 .01

자녀수 .03 .05

가족형태1) .00 .00

근무유형2) .11 .10

돌  유형3) .05 .05

1차양육자4) -.06 -.06

보육시설이용경험5) -.06 -.06

역할 만족도 . 42  .38***

역할 긴장도 -.18 -.15*

constant 2.84

R
2

.29

F값 5.90***

*p<.05. ***p<.001 

1) 가족형태 : 부부+자녀=1, 나머지=0

2) 근무유형: 일제=1, 시간제=0

3) 돌  유형: 가족 돌 =1, 나머지=0

4) 1차양육자: 가족=1, 나머지=0

5) 보육시설: 만족스럽게 이용할 시설 있음=1, 나머지=0

<표 8>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들의 일․가정 양립과 련한 다

역할 수행의 효과(The effect of multiple roles)인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가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탐구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 로 논의를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들은 유사한 수 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

장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수행의 효과로 유사한 수

의 심리  만족감과 심리  긴장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취업주부들의 역할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

도는 약하게나마 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역할 만족도를 낮게 경험하는 경우, 높은 역할 긴장도를 경험

하는 것과 련이 되어있는 것으로 밝 졌다. 

한편, 취업주부들의 역할 역할만족도와 역할긴장도가 부

상 을 보이고 있음에 불구하고 취업주부들은 거의 유사

한 수 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의 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들이 다 역할 수행의 과정에서 역

할 긴장감과 역할 만족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유형  

모델을 제안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박주희, 2005; Gerson, 1985; Park & Liao, 2000;). 

유형  모델을 지지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은 취업주부들이 

다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돌 을 한 요구들

과 돌 을 한 자원들 간의 균형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환

경  조건들이 제공된다면 맞벌이는 오히려 여성들로 하여  

더욱 높은 수 의 삶의 만족을 경험  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박주희, 2005; 이주희․이은희, 2000; 

Romis, 1987). 즉, 취업주부들은 일과 가족에 련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에도 직장과 

가정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신

의 능력에 한 확신으로부터 사회  성취감  높은 수 의 

역할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Larson et 

al., 1994; Spitz, 1988; Reskin & Pasavic, 1994). 

반면에 이들 연구자들은 취업주부들은 한 역할 만족감

과 함께 역할 긴장감을 유사한 수 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주

장하 다. 그것은 아직도 부분의 문화에 잔존하고 있는 

통  성역할에 한 문화  기 들은 취업주부들로 하여  

직장과 가정의 이 역할 수행의 부담을 갖도록 하며 그로 인한 

스트 스는 역할 긴장감을 고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Il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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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Park & Liao, 2000). 본 연구 상 취업주부의 59.7%

가 학졸업, 12.5%가 학원 졸업으로 체 상의 72.2%

가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상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취업의 동기는 경제 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성취에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그리

고 취업은 그들에게 역할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의 취업주부들은 

일과 가족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보편 으로 작

용하는 양육과 돌 의 문화  기 로 인하여 과 한 역할 부

담을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 스는 시간  제약으로 

인한 다 역할의 유의 역할 갈등을 더욱 과  시키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해 볼 때,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는 역할에 한 개인  동기뿐만 아니라 문화  

기 와 사회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복합

이고 역동 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험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한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들은 비교  높은 수 의 결혼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이 

직장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다면 취업은 오히려 그들 결

혼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다. 

둘째, 취업주부의 가족특성에 따른 역할만족도, 역할 긴장

도,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난 변인들을 살펴보

면 먼  역할만족도의 경우, 취업부부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역할 만족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족의 

형태가 ‘조부모,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 집단이 기타의 

형태로 구성된 집단 보다 역할 만족도를 낮게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는‘자녀가 없는’집단이 ‘1명이상

인 집단보다 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밝 진 바와 같이 자녀의 수는 

가족과 일의 양립 과정에서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과(박주희, 2005; Elmen & Koren, 1984) 일치하는 결과

이다. 결혼 만족도의 경우 부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높은 수 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내

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학력수 은 결혼생활의 통제능력과 계가 있을 것으

로 이해된다. 자녀수의 경우, ‘자녀가 없는’집단이 ‘1명이상’

인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녀의 수의 증가는 역할요구를 증 시키는 매우 요한 변수

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 의 역할 긴장감을 래시키

게 되며 결혼생활의 정서 계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밝 진 사실이다

(박주희, 2003; Karasek, 1981). 

셋째,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특성에 따른 역할 만족도, 역

할 긴장도, 결혼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역할 만족도는 자녀 돌

의 유형, 보육시설의 이용경험에 따라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자녀 돌 의 유형에서 ‘가족 돌 (시부모, 친정부모)’집단과 

'기타(도우미)‘ 집단이 ’가족과 보육시설‘, ’보육시설‘집단보

다 역할 만족도를 더욱 높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 만족도에서는 근무형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즉, 근무형태가 ’ 일제‘ 집단이 ‘시간제’집단보다 더욱 

높은 결혼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무형태

는 직업의 안정성  가족경제 기여도에 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Park과 Liao(2000)의 연구에서도 문 직종에 있는 한

국의 기혼 여교수들의 경우 그들의 수입의 가계 기여도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역할 긴장도를 낮게 경험하고 결혼생활

의 응도 높다는 사실을 지지하 다. 

넷째, 취업주부들의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 결혼만족

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역할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정  상 을 보이고 있어, 역할 만족도를 높게 경험하는 경우,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과 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역할 긴장도와 결혼만족도는 부  상 을 보이고 있어, 역할 

긴장도를 높게 경험하는 경우,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과 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심

리  긴장감은 결혼생활의 만족감을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하 다(Perry-

Jenkins & Crouter, 1990; Szinovacz, 1977). 취업가정의 역

할분담을 연구한 Perry-Jenkins와 Crouter(1990)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간의 가사일의 분담은 결혼의 정서  계에 

하게 련한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한 Szinovacz

(1977)는 부분의 취업주부들은 사회  역할 기 와 그들 배

우자들로부터의 역할기 로 인해 과도한 역할 부담을 갖게 되

며, 그에 따라 심리  부담감이 높아지고 긴장감이 고조되어 

결국 그들 결혼생활의 만족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하 다. 취업부부의 결혼생활을 연구한 그 밖의 연구들도 취업

주부들의 다 역할 부담으로 인한 역할 과다는 결국 그들 결혼

생활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Erickson, 1993; Pina & Bengston, 1993). 

다섯째,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역할만족도, 아내의 연령, 역할긴장도로 나타났다. 

즉 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역할긴

장도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문직에 종사하는 기

혼 취업여성을 상으로 연구한 Park과 Liao(2000)는 문

직 취업기혼여성들도 다 역할을 유하기 때문에 그로 인

해 신체  피곤함과 심리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일

을 통해 궁극 으로 심리  만족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

고 높은 역할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 다, 결과

으로 역할 만족감을 높게 경험할수록 부부 계에도 정

인 향을 끼치게 되어 결혼생활의 안정과 만족을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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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고 하 다. 한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

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손 빈과 윤기 (2011) 그리고 오경

희(1997)의 연구를 지지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역할긴장도가 낮을수록 결혼만

족도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부부들의 결혼

생활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들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 다. 

Szinovacz(197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주부는 사회  

역할기   배우자들의 역할기 로 인해 과도한 역할부담을 

갖게 되어 그에 따른 심리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혼

생활의 만족감을 하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한 취업가정의 역할분담을 연구한 그 밖의 선행연구에서도 취

업부부들이 통 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그들이 

가족과 일을 양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부담을 과

시키고 결국 부부 모두가 역할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어 그들

의 결혼생활의 응에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박주희, 2005; Erickson, 1993; Pina & Bengston, 1993; Perry-

Jenkins & Crouter, 1990).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역할수

행은 부부의 상호작용의 측면과 하게 련되어 취업주

부가 경험하는 역할과다  역할긴장의 경험은 배우자간의 

정서  계로 유입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취업부부들의 정서  국면의 갈등을 고려해 볼 때, 취

업여성들의 역할부담으로 인한 역할 긴장감은 결혼생활의 불

만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 취업부부들이 일․가

정에 련하는 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

우자간의 역할 갈등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심각한 결혼생활의 불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맞벌이 가족의 결혼생활을 안정을 돕

는 실천  측면에서의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취업주부들의 역할 만족도  역할 긴장도는 역할에 

한 개인  동기, 문화  기 , 사회  상황 등의 요소들의 

복합 이고 역동  작용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본다. 취업주

부는 가정과 직장생활에 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서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을 갖게 되고 자아실 의 욕구충

족과 함께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 잔존해 있는 통  성역할 기 로 

인해 취업주부들은 한 심한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

라서 여성 취업의 증가와 함께 취업가족의 합리 인 역할분

담을 한 양성평등 인 가족문화의 형성을 돕는 가족복지

의 서비스의 인 라 구축을 해 정부는 극 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 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취업가족의 양성평

등 가족문화의 조성과 취업부부의 역할 긴장감의 완화  결

혼만족의 증진에 실제 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부상담  취

업부부 응 로그램의 개발  보  등과 같은 취업가족의 

기능강화를 돕는 사업을 극 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주부의 역할 긴장도, 역할 만족도가 결혼만족도

를 설명하는 요한 변수임을 고려해 볼 때,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다 구체 으로 체계화시켜 취업주부들이 느끼는 

역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

는 출산 상과 여성취업의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

에 응하기 해서‘제 2차 출산․고령사회[‘11-’15] 기본

계획’을 제시하여 향후 5년간의 취업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한 육아  보육정책 그리고 가족친화사업 등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효과 인 지원

을 해서 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의 역할수행은 다양한 생활

환경  요소들  문화  요소들과 계한다는 사실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한 정부는 취업가족을 보다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자

원을 연계한 통합  친화  지원책을 지속 으로 발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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