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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의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조절효과1)

Mediating Effects of Economic Strain and Social Trus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Economic Hardships and Couple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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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ess process among family economic hardships, economic strain, 
social trust, and husbands’ and wives’ life satisfaction, by applying the Stress Process Model.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if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tress process by gender, education level, and home ownership. To test research ques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procedures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used, from the 18th wave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collected in 2015. The final sample was 4,584 husbands and wives with 
at least one child younger than age 18, or at least one adult child receiving higher education. Results provided support 
for the theoretical model, revealing family economic hardships negatively influenced husbands’ and wives’ life satisfaction 
via economic strain or social trust. Also, social trus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conomic hardships 
and husbands’ and wives’ life satisfaction. Finally, moderating roles of educational level and home ownership were 
supported by data. In conclus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sugges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makers, several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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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3)

우리 사회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경제 위기에 부딪히며 경기 

불안정을 겪어왔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취업난

과 함께 2018년 1분기 실업률(4.3%)은 IMF 이후 2000
년의 4.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경제 위기 징후

들이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8). 더욱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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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국내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

안감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조되어왔

고(Park, 2012),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

한 글로벌 무역 전쟁의 격화양상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의 또 다른 침체위기 가능성이 경고된 것이다(Lee, 
2018). 즉,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더욱 가

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의 실직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감소와 소득에 대

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된다(Baek & DeVaney, 
2010).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감소와 가계부채의 증

가 및 가계소비의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Jeon & Lim, 2012; Song et al., 2009). 따라서 상

당수의 가구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가

계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 혹은 부부는 한 가구를 구성

하는 주체이자 직·간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의 생

계를 책임짐으로 가구구성원 가운데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부모

들의 교육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우 높고,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자

녀 교육비의 비중이 2016년도에 약 11%인 것으로 나

타났다(Statistics Korea, n. d.). 이러한 높은 교육비용 

및 소비는 당연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자녀교육 관련 지출

은 유지하되 삶의 질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Nam, 2009; Song et al., 2009)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 하락 및 우울

감 증가를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Kim & Kim, 
2011).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한 상황

과 그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

해 야기되는 가구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는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결과로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떠한 구조적 

맥락에서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Pearlin과 

Bierman(2013)에 의한 스트레스 과정모델(The Stress 
Process Model)은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탐구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따르면 

1차 스트레스원(예: 실직)이 2차 스트레스원(예: 경제적 

압박감)을 야기하고, 2차 스트레스원은 개인의 심리적 

결과(예: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체계를 토대로 가구의 1차·2차 경제적 스트레스원이 개

인의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된 경로를 탐구

한 논문들이 다수 있다(Conger et al., 1992; Elder et 
al, 1992; Mistry et al, 2002; Newland et al, 2013; 
Pearlin et al, 1981; Solantaus et al, 2004). 그러나 대

다수의 국내연구는 생활만족도를 비롯 심리적인 안녕에 

있어 1차적인 경제적 어려움(Chung, 2000; Woo, 
2013)과 2차적인 경제적 부담(Kim & Kim, 2011; 
Park, 1994)을 직접적인 예측요인으로서 각각 살펴보았

거나, 혹은 1차·2차 스트레스원을 독립변인으로서 동시

에 살펴보았고(Cho, 2009; Kim et al, 2005), 스트레스 

과정모델에서 논증하는 스트레스의 확산과 진행의 연속

적인 구조에서 1차와 2차 스트레스원으로 나눠 구조적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Lee et al, 
2000).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결과에 있어 

정확한 영향관계 및 결과적 양상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는 이러한 이론구조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있어 Pearlin과 

Bierman(2013)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안에서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자원(예: 대처능력, 경제적 지원)이 스트

레스원과 심리적 결과 사이에서 매개 혹은 조절 역할을 

함으로 결과 양상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요소임

을 논증하였다. 이들은 대처, 사회적지지, 자부심 등 사

회학적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된 자원 개념들을 주로 소

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아직 탐구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자원들이 있고 스트레스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

을 하는가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앞에서 언

급한 것과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지속되는 경기 불안

정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그로 인한 중산층 붕괴 및 

계층의 양극화 현상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겪고 있

다(Ryu, 2009). 문제는 이러한 현상의 고착화와 더불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계경제 상황과 채용 비리 같은 

사회 부조리 관련 뉴스들로 인해 점점 우리 사회가 공

정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과 더이상 계층상

승을 위한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이고 절

망적인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이다(Kim & Jung, 2018; 
Kim & Lee, 2012; Lee, 2018; Uslaner, 2008;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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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ington, 2014). 실제 2017년 사회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22.7%만이 긍

정적인 답변을 했다(Statistics Korea, 2017). 이렇듯 불

안정한 경제 상황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비관적

인 시각으로 이러한 현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불신과 함께 희망이 아

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칫 현재 삶에 대한 의욕을 상

실하고 우울감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Habibov & Afandi, 2015; Kim & Jung, 2018; Lee 
& Oh, 2014; Shin, 2018). 최근 흙수저 계급론과 맞물

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상승함에 비해, 가계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결과에서의 연결고리로 사회적 신

뢰(개인적 자원)를 살펴본 논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따라서 스트레스 과정모델에서 제시하는 개인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신뢰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부분의 스트레스 경험들은 스트레스 요소만 

존재하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

가 유발되는 사회 구조와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사

회적 위치와의 상호작용과 함께 발생하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 결과의 다른 양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Pearlin, 1989). 따라서 스트레스 과정을 살펴봄에 있

어 개인이나 가족의 고유한 특성(예: 성별, 인종) 및 문

화적, 환경적, 그리고 배경적인 맥락(예: 사회계층)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Pearlin & Bierman,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의 주요한 요인인 경

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신뢰, 생활만족도는 성별(Lee et 
al., 2000), 교육수준(Lee & Oh, 2014)과 같은 고유한 

특성요인과 주택소유유무(Jeon & Lim, 2012)와 같은 

배경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lin(1989)은 이러한 정보들이 스트레스 과정 내 모

든 단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봤

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배경요인들을 

1차원적 영향요인이나 통제변인으로 분석하였다. 따라

서 조절요인으로써 성별, 학력, 주택소유유무 등에 따라 

경제적 스트레스 과정의 구조적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Pearlin과 

Bierman(2013)이 제안한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기반하

여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1차 스트레스원: 외생 독립변

인)과 경제적 부담(2차 스트레스원: 내생 독립변인)이 

어떠한 진행 경로를 통해 부부의 생활만족도(스트레스 

결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회적 신뢰(개인

적자원: 매개요인)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학력, 
주택소유유무: 조절요인)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구의 객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 사회적 신뢰, 부부의 생활만족

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과 사

회적 신뢰를 매개로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 사회

적 신뢰, 부부의 생활만족도 간의 경로는 성

별, 학력, 및 주택소유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는가?

Ⅱ. 이론 및 문헌고찰

1. 스트레스 과정모델

스트레스 과정모델은 우울감에 대한 비자발적인 실

직의 영향에 대한 Pearlin et al.(1981)의 초기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스트레스 과정모델은 4가지의 주요개념, 즉 

‘스트레스원(stressors)’, ‘매개 혹은 중재 요인으로서 ’
개인적·사회적 자원(resources)’, ‘스트레스 결과

(outcomes)’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적 배경

(structural contexts and statuses)‘에 의해 구조화된다

(Pearlin & Bierman, 2013). [Figure 1]은 스트레스 과

정모델의 개념적인 체계와 경로과정을 보여준다. 도표 

안의 화살표는 요인 간의 영향 관계 및 경로를 나타내

고, 점선은 스트레스 과정에서의 개인적·사회적 자원의 

중재 역할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과정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레스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스트레스원을 

1차(primary)와 2차(secondary)로 나눠 구조화한 것이

다. 즉, 스트레스를 처음 불러일으키는 사건 및 경험을 

1차 스트레스원으로, 1차 스트레스원에 의해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2차스트레스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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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확산 현상은 단일한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가 아닌 

스트레스 과정과 구조화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 된다

(Pearlin & Bierman, 2013). 

[Figure 1] The stress process (Pearlin & Bierman, 

2013, p. 236)  

2.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의 생활만족도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본 연구의 주요한 스트레

스원이다. Voydanoff (1990)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다차

원적인 구조로 봤고 크게 객관적·주관적 차원으로 분류

했다. 객관적 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측

정이 가능한 소득과 재정적 자원부족과 관련된 경제적 

박탈과 고용 불안정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한다. 반면 

주관적 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 단위에서 주관

적으로 인지하는 재정적 상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과 

고용 불확실성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한다. 이러한 객관

적·주관적 경제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확산과 진행이

라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의 1차와 2차 스트레스원의 개

념으로 적용된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가구의 경제

적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Rothwell & Han, 2010)에서

도 실직상태와 소득 대비 요구비율 등으로 측정된 경제

적 어려움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부담감에 정

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부족한 소득과 부채 같은 측정 가능한 경제적 

경험을 객관적 차원의 1차 경제적 스트레스원으로, 이

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

담감과 걱정을 주관적 차원의 2차 경제적 스트레스원으

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객관적·주관적 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원은 

가구구성원의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인 것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일관적으로 확인

되어왔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을 인지적으로 

측정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생활만족

도(Ryff & Keyes, 1995)는 본 연구의 주요한 스트레스 

결과요인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기초생

활수급(Cho, 2009)이나 낮은 소득수준(Helliwell & 
Putnam, 2004; Lee, 2009; Lee & Oh, 2014; Woo, 
2013)과 같은 객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가 개인 혹은 

부부 각자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했다. 가구의 자산 또한 주부를 비롯한 개인

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 & Choi, 1993; Oh & Kim, 2015). 주관적인 경

제적 스트레스와 개인의 생활만족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해,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판단

이나 부담감 등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 각자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증했다(Cho, 2009; Kim et al., 2005; Park, 
1994). 

한편 스트레스 과정모델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

면, 1차 스트레스원인 객관적 경제적 어려움은 2차 스

트레스원인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감을 거쳐 결과요인인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2차 스

트레스원은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게 

된다. 가구의 객관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가구원의 우울

감 사이에서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감의 매개효과를 논

증한 선행연구(Conger et al., 1992; Elder et al., 1992; 
Lee et al., 2000; Mistry et al., 2002)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부부의 생활만족도 세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

모형이 성립됨을 예측할 수 있다. 

3.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

개인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한 구성요소인 신뢰(trust)에서 비롯된다

(Putnam, 1993). 신뢰는 사회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

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제시되었고 신

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므로 다

양한 측면에서 개념적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신뢰를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화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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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trust)로 나누어 살펴보는 관점이 있다

(Freitag & Traunmuller, 2009; Uslaner, 2008). 특수화

된 신뢰는 개인이 일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예: 가족, 
친구, 동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일반화된 신뢰는 

낯선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과 불특정한 집단 및 

우리사회에 대한 일반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태도를 의

미한다. 이러한 신뢰의 구분은 신뢰의 범위적 측면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대인관계 신뢰와 제도적 신뢰로 구분 

짓는 관점(Habibov & Afandi, 2015)과 연줄과 같은 사

적 신뢰와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로 나누어 살펴본 

관점(Park, 2002)과도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Uslaner(2008)는 신뢰를 함에 있어 과거의 경험과 상호

작용에 기초하여 신뢰를 해석하는 경험기반의 신뢰

(experience-based trust)와 그와 반대로 개인의 생애 초

기부터 형성된 도덕적 가치와 선의에 대한 믿음과 기대

에 근거하여 신뢰를 해석하는 도덕적 신뢰(moralistic 
trust)로 분리하여 살펴봤다. Freitag와 Traunmuller 
(2009)는 특수화된 신뢰를 경험기반의 신뢰와 연결짓고 

일반화된 신뢰는 도덕적 신뢰와 연결지어 개념화하지만 

이러한 신뢰 개념들은 개인의 경험적 신뢰와 도덕적 신

뢰 둘 다에 의해 결정된다(Uslaner, 2002).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부와 

정책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로 분류된다

(Hwang & Kwak, 2012; Lee, 2018).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사람들이 경험한 우리 사회는 매우 비관적이다. 
열심히 노력해도 실질적인 삶의 나아짐을 느끼지 못하

고,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상실감이 

커져감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는 점차 사회에 대한 불공

정 의식과 정부와 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본 연구는 경제적 스

트레스와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사회적 신뢰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관심이 있고, 앞서 제시한 신뢰의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매개요인인 사

회적 신뢰를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관련 공정한 사회

에 대한 믿음”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의 생활

만족도 사이에서 사회적 신뢰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논

문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매개역할을 위한 전제조건

(Baron & Kenny, 1986)으로서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

회적 신뢰 간,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생활만족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논문은 다수 있다. 우선 가구

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2007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가정들

은 가계경제에 대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

타났고(Hurd & Rohwedder, 2010), 다국적 조사에 따

르면 경제 위기로 인한 기관 신뢰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Habibov & Afandi, 2015). 즉, 소득을 비롯한 

가계의 재정 및 경제적 요소들이 사회적 신뢰도 수준의 

상승을 위한 주요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Iyer 
et al, 2005; Kim, 2014). 다음으로 사회적 신뢰와 개

인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적·제도적 높

은 신뢰수준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bibov & 
Afandi, 2015; Lee, 2009). 또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

로 계층이동을 한 신빈곤집단을 연구한 Seo(2017)의 

연구를 보면 계층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신빈곤

집단 내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가구

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사

회적 신뢰의 매개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2차 경제적 스

트레스원에 의해 이미 매개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러한 구조경로에 매개요인인 사회적 신뢰가 추가로 투

입되는 경우 이중매개모형이 성립됨을 예측할 수 있다. 

4. 스트레스의 중재역할: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신뢰

를 거쳐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스트레스 과정은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이론적 고찰(Pearlin, 1989)을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IMF 이후 서울 및 수

도권에 거주하는 부부가 경험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조

사한 결과,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경제적 스트레스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0). 또한, 부부

의 생활만족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

구(Cho, 2009; Lee et al., 2000; Park, 1994)에서는 아

내의 생활만족도가 남편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Noh, 2004)와 거제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Lee & Oh, 2014)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생활만족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7권 5호 2018

- 354 -

[Figure 2] Research Model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국적 데이터를 분석

한 연구(Kim, 2014)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

구(Iyer et al., 2005)에서 일관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타인 혹은 사회를 신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Lee, 2009)과 

주관적 행복감(Lee & Oh, 2014)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복지패널자료를 분석한 연

구(Oh & Kim, 2015)에서는 남성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으로 높을수록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유무와 같은 경우 본 연구의 외생변수인 가

구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Nam, 2009; Pearlin et al., 1981) 배경적 맥락을 살펴

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 보유실태 및 부채위험을 조사한 연구(Jeon & 
Lim, 2012)에 따르면 월세 거주자의 부채위험이 주택

소유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Jung과 Yeo(1999)
의 연구에서도 주거지를 임대할 경우 주부의 소득에 대

한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Kim, 2011)
에서는 자가 거주 가계의 경우 주택담보를 기반으로 주

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를 보유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

뢰수준이 임대인들보다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Iyer et al., 2005; Lee, 2018). 
비록 성별, 학력, 주택소유유무에 따른 차이에 있어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주요 요인의 결

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에 있

어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충분히 예

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모델 

내 각각의 경로별 영향 관계에서 성별 및 학력 그리고 

가구의 주택소유유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집단별로 

어떠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의 이론적 개념 및 구

조 관계를 기반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1차 스트레

스원인 가구의 객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2차 스트레스

원인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 매개요인인 사회적 신뢰, 
스트레스 결과요인인 부부의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 관

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Figure 2]에 제

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학력, 주택소

유유무)을 조절요인으로서 연구모형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에 조사한 한국

노동패널조사(KLIPS) 18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전국대표

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Korea Labor Institute, 
n. d.).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위

해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년도에 참여한 총 

6,934가구 중, 0세에서 대학원생 이하 연령의 자녀가 

최소 한 명 있는 2,005가구를 추출했다. 그다음, 개인

용 데이터에서 각 가구의 부부를 추출하여 개별적인 케

이스로 처리하였고,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한 후 최종

적으로 4,584명의 부부 데이터를 추출하여 최종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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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남편 2,230명(48.6%), 부인 2,354명

(51.4%)이며, 남편의 평균연령은 44.84세, 부인의 평균

연령은 42.89세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남편의 경우 대

졸 이상(50.6%), 고졸 이하(41.1%) 순으로 나타났고 부

인의 경우 고졸 이하(59.0%), 대졸 이상(49.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남편의 경우 63.8%가 정규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인의 경우 46.5%가 

무직으로 나타났다. 가구 환경의 특징에서 살펴보면, 평

균 자녀 수는 1.7명으로 나타났고 가구구성원의 수는 

평균 3.9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유무에 있어서 주택

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63.2%로 나타났고 36.8%는 

세입 가구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1)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1차 스트레스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잠재변인으로서, 선행연구

(Conger et al., 1992; Voydanoff & Donnelly, 1988)를 

토대로 세 개의 측정 변인인 ‘1인당 가구소득(family 
per capita income)’, ‘가구의 순 자산(household net 
worth)’, ‘현재 경제상태’에 의해 측정되었다. 1인당 가

구소득 척도는 가구의 총소득을 전체 가구구성원 수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 –1점을 곱하여 다시 환산

하여 산출하였다. 가구의 순 자산 척도는 가구의 총 자

산금액에서 총 부채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나

타내기 위해 점수를 마이너스 값으로 전환한 다음 다시 

환산하였다. 현재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는 가구의 

현재 경제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한 단일 문항을 통해 조

사되었고, “매우 여유가 있다”(1)에서 “매우 어렵다”(5)
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적 부담(2차 스트레스원)

경제적 부담은 단일 측정 변인으로 구성된 잠재변인

(a single-indicator latent construct)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가구용 자료에서는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 

16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항목 가운데 각 가구별로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을 0~8가지 선택하여 답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8점의 이산변수를 구성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인 부

담이 큰 것을 나타낸다. 

3) 사회적 신뢰(매개요인)

사회적 신뢰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개인용 자료에서 

조사되어 부부 각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단일 문항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에 의한 단일 측정 변인으로 구성된 잠

재변인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1), ‘대
체로 그렇다’(2), ‘별로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잘 모르겠다’(5)의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

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의 중립성으로 인해 3점으로 

다시 코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높은 사회적 신뢰를 나타내기 위

해 역코딩을 하여 산출하였다.

4) 부부의 생활만족도(스트레스 결과요인)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개

인용 자료를 통해 조사되었고 4개의 하위요인(여가생활

만족,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 사회적 친분관계만

족)으로 구성된 잠재변인이다. 각각의 요인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

우 만족스럽다”(1)부터 “매우 불만족스럽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각자

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을 하

였다. 

5) 인구사회학적 요인(조절요인)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 주택소유유무 등 3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조절요인으로 사용되었다. 부부의 

성별 및 학력은 개인용 자료조사를 통해 산출되었고 가

구의 주택소유유무는 가구용 자료조사를 통해 산출되었

다. 성별은 부인은 0점, 남편은 1점으로 코딩하여 더미 

변수를 구성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 0점, 전

문대졸 혹은 대졸 이상인 경우 1점의 더미 변수로 구

성하였다. 주택소유유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0점,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점으로 하여 더미 변수를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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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Range Skewness Kurtosis

Family Economic Hardships

  Family per capita 
  income 14,801,216.08 8,072,074.13

 2,000.00 ~ 
62,967,500.00

-1.66 4.88

  Household net worth 36,283,376.96 120,336,541.31
-330,000,000.00 ~ 
676,000,000.00 

-1.73 5.07

  Current economic 
  condition 3.41 .73 1~5 .42 .08

Economic Strain 2.50 .81 2~5 1.48 1.18

Social Trust 3.11 1.11 1~5 -.45 -1.41

Life Satisfaction 
 Leisure activities 3.23 .67 1~5 -.26 -.23
 Housing environment 3.55 .62 1~5 -.82 .37
 Family relation 3.74 .53 1~5 -.93 1.26
 Social network 3.55 .55 1~5 -.23 -.66

<Table 1> Characteristics for All Observed Variables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 절차 및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 

변인들의 특성과 정규성 검정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성 및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잠재변

인 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
2, CFI, TLI, GFI, AGFI, SRMR, RMSEA 등의 다양

한 적합지수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하였다(Bollen, 1989; 
Hu & Bentler, 1999; Tucker & Lewis, 1973). 셋째,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매개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검증방법을 이용하였

다.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했다(Byrne, 2010). 넷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의 경로에서 

성별, 학력, 주택소유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를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

성,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다(Kim et al, 2009). 그다음 

구조모형의 각 경로의 회귀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한지 

검증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은 집

단간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델과 일정한 제

약을 가한 제약모델들을 χ2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Byrne, 2010).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전체집단에서 주요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먼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의 측정 

변인들을 살펴보면, 1인당 가구소득의 평균은 약 1,400
만원(SD = 8,072,074.13)이다. 가구의 순자산의 평균은 

약 3,600만원(SD = 120,336,541.31)이고, 가구의 현재 

경제상태의 평균은 3.41점(SD = .73)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2.5점(SD = .81)이고 

사회적 신뢰의 평균은 3.11점(SD = 1.11)으로 ‘보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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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9

Family per capita income ─

Household net worth .28**
─

Current economic condition .39** .32** ─

Economic Strain .06** .08** .15**
─

Social Trust -.20** -.13** -.22** -.06** ─

Leisure activities -.26** -.11** -.35** -.08** .24**
─

Housing environment -.24** -.07** -.28** -.09** .27** .46** ─

Family relation -.20** -.09** -.24** -.07** .23** .36** .56**
─

Social network -.20** -.09** -.24** -.11** .21** .39** .46** .59** ─

**p < .01

<Table 2> Bivariate Correlations 

준’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

면, 여가생활만족도의 평균은 3.23(SD = .67)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환경만족도의 평균은 

3.55점(SD = .62), 가족관계만족도의 평균은 3.74점(SD 
= .53),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의 평균은 3.55점(SD = 
.55)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

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한 결과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1 미만과 8 미만으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시켰다(Kline, 2011). 그러나 1인당 가

구소득, 가구의 순자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절대값 

2 이하이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

했다(Hair et al, 1998).
주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측정 변인 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의 하위요인들

과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 사회적 신뢰와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가구의 경제적 스트

레스와 사회적 신뢰 및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선성을 검토한 결

과,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중 최대인 값(r = .59)이 절

대값 .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모든 분산팽창지수가 

1.7보다 작았고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1).

2. 측정모델 결과 

측정 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그 관계

가 설립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델에 대한 확인

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² = 
555.40(23), 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χ²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CFI = .934, TLI 
= .897, GFI = .974, AGFI = .948, SRMR = .040, 
RMSEA = .071로 나타나 TLI와 RMSEA 적합도 지수

가 적합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

정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사용하였고, ‘생활만족도’의 두 측정 변인인 

‘여가생활’과 ‘가족관계’의 오차항끼리 공분산을 추가했

다(Kline, 2011). 같은 잠재변인을 공유하는  두 측정 

변인에는 만족도라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

차항끼리의 잔여 상관이 추측됨에 따라 공분산 추가가 

이론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측정모델을 수정하

였다. 다시 적합도 지수를 조사한 결과, χ² = 
349.53(22), p < .001, CFI = .960, TLI = .934, GFI 
= .984, AGFI = .967, SRMR = .035, RMSEA = 
.057으로 측정모형과 자료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χ² 지수의 변화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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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 df p CFI TLI GFI AGFI SRMR RMSEA

Initial Model 555.40 23 .000 .934 .897 .974 .948 .040 .071

Modified Model 349.53 22 .000 .960 .934 .984 .967 .035 .057

Δχ2 127.206 (.000)

<Table 3> Comparison of Model-Fit Statistics

Structural paths Unst. Coefficients St. Coefficients S.E. C. R.

Family Economic Hardships 

  → Economic Strain .000*** .173** .000 8.888

  → Social Trust .000*** -.311** .000 -14.231

  → Life Satisfaction .000*** -.431** .000 -15.736

Economic Strain

  → Social Trust -.003 -.002 .020 -.137

  → Life Satisfaction -.016* -.031* .008 -2.030

Social Trust

  → Life Satisfaction .073*** .187** .006 11.262

Model fit χ2 = 349.527, df = 22, p = .000, 
CFI= .960, TLI = .934, GFI= .984, AGFI= .967, SRMR = .035, RMSEA= .057

Note.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significance of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05, **p < .01, ***p < .001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the Structural Model 

정된 측정모델이 초기 측정모델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Δχ² = 205.869, p < .001).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의 모든 

측정 변인에서 잠재변인에 이르는 요인적재량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표준화된 추정치가 1을 넘는 요인적

재량이 없고, 분산 추정치에 (-)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

는 가구의 순자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5 이상으로 나타

나 단일 차원성이 확보 되었다(Tabachnick & Fidell, 
2013). 그러나 Kim(2007)은 요인적재량(β)의 절대값이 

.4 이상일 때 유의한 변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

준에 따라 본 연구는 가구의 순자산이 평가 기준에 해

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C.R.(Construct Reliability: 개념 신

뢰도)과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

출)의 경우 모두 기준치 0.7과 0.5보다 높게 나타나 집

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Fornell & Larker, 1981; Hair 
et al., 1998). 마지막으로,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중 

제일 큰 계수의 제곱근 값(=.136)이 AVE 값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잠재변인 사이에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

(Fornell & Larcker, 1981). 

3. 구조모형 분석결과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² 
= 349.527(22), p < .001, CFI = .960, TLI = .934, 
GFI = .984, AGFI = .967, SRMR = .035, RMSEA 
= .057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직접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1차 스트

레스원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2차 스트레스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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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 Indirect Total

Family Economic Hardships → Life Satisfaction -.431** -.063** -.494**

Family Economic Hardships → Economic Strain → Life Satisfaction -.484** -.005† -.489**

Family Economic Hardships → Social Trust → Life Satisfaction -.437** -.058** -.495**

Note.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significance of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10, **p < .01

<Table 5> Decomposition Effects of the Mediation Models  

제적 부담(β = .173, p < .01), 매개요인인 사회적 신

뢰(β = -.311, p < .01), 스트레스 결과인 부부의 생활

만족도(β = -.431, p < .01)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스트레스원인 경제

적 부담은 부부의 생활만족도(β = -.031, p < .05)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매개요인인 사회적 신뢰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요인인 

사회적 신뢰는 결과요인인 부부의 생활만족도(β = 
.187, p < .01)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매개 효과 검증

잠재변인들 사이의 경로들에 있어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에 따른 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1차 

스트레스원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과요인인 부부

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31(p < .01)이
고 2차 스트레스원인 경제적 부담과 매개요인인 사회적 

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063(p < .01)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

떠한 요인과의 매개 경로를 통해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 부부의 생활만족도의 경로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의 간접효과가 -.005(p > .05)로 

나타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

이에서 경제적 부담의 매개역할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러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신뢰, 부부의 생활

만족도 사이의 경로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의 간

접효과가 -.058(p < .01)로 나타나 사회적 신뢰가 가구

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신뢰의 매개모형

과 관련해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은 내재된

(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두 모형 중 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을 살펴보고자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χ² 
지수는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Δχ² = 
465.148, p < .001). 즉, 사회적 신뢰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스트레스원인 경제적 부담

과 매개요인인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직접적인 영향 관

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1차 스트레스원인 가구의 경제

적 어려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의 연속 이중 매개

효과를 비롯한 다른 경로에서의 매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5. 다집단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의 경로들이 

부부의 성별, 학력, 그리고 가구의 주택소유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3개의 조절요인에 따른 각 집단별 측정모

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

다.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에 있어, 각 집단별 측정모형

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

동일성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측정동일성에 있어, 집

단 간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델과 모든 측

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한 제약모델을 

비교하였고, χ² 지수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두 모형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동

일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절편동일성에 있어, 측정변수

의 절편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델과 제약을 가한 

제약모델을 비교하였고 두 모형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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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s Mothers
Δχ2 Δdf

St. Estimates C.R. St. Estimates C.R.

FEH → ES .178** 6.500 .167** 6.399 .457 1
FEH → ST -.325** -11.030 -.297** -10.621 1.330 1
FEH → LS -.391** -10.906 -.464** -13.088 3.610† 1
ES → ST -.020 -.951 .016 .755 1.458 1
ES → LS -.041 -1.871 -.024 -1.140 .172 1
ST → LS .214** 8.757 .162** 7.194 .804 1
Unconstrained Model 
(baseline model)

χ2 = 362.724, df = 44, p = .000
10.569 6

Constrained Model 
(structural weights)

χ2 = 373.294, df = 50, p = .000, 

Note. St. = Standardized; C.R. = Critical Ratio; FEH = Family Economic Hardships; ES = Economic Strain; 
    ST = Social Trust; LS = Life Satisfaction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significance of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10 **p < .01 

<Table 6>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on Gender

High school or less University or higher
Δχ2 Δdf

St. Estimates C.R. St. Estimates C.R.

FEH → ES .166** 5.881 .183** 7.009 13.288* 5
FEH → ST -.315** -10.188 -.257** -9.360 .653 1
FEH → LS -.500** -12.076 -.307** -9.649 9.607** 1
ES → ST .010 .474 -.019 -.917 .933 1
ES → LS -.026 -1.163 -.044* -2.069 .281 1
ST → LS .124** 5.044 .234** 10.222 10.811** 1
Unconstrained Model 
(baseline model)

χ2 = 360.210, df = 44, p = .000, 
19.724** 6

Constrained Model 
(structural weights)

χ2 = 373.294, df = 50, p = .000, 

Note. St. = Standardized; C.R. = Critical Ratio; FEH = Family Economic Hardships; ES = Economic Strain; 
      ST = Social Trust; LS = Life Satisfaction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significance of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05 **p < .01 

<Table 7>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on Education

다음으로 부부의 성별, 학력, 주택소유유무에 따라 

구조모형에서의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

다. 먼저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집단별로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델과 제약을 가한 모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Δχ² = 10.569, p > .05).
학력에 따른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집단별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Δχ² = 19.724, p < .01). 구체적인 경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신뢰에서 부부의 생활만족도

에 이르는 경로에서 고졸 이하 학력집단에 비해 대졸 

이상의 학력집단에서 더 큰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경

제적 부담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집단에 

비해 대졸 이상 학력집단에서 보다 더 큰 정적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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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Tenant
Δχ2 Δdf

St. Estimates C.R. St. Estimates C.R.

FEH → ES .208** 8.355 .119** 3.975 9.816** 1
FEH → ST -.244** -9.375 -.365** -11.314 2.563 1
FEH → LS -.336** -10.922 -.502** -12.081 11.074** 1
ES → ST -.012 -.646 .002 .099 .232 1
ES → LS -.031 -1.574 -.044 -1.788 .392 1
ST → LS .215** 10.316 .132** 4.787 1.985 1
Unconstrained Model 
(baseline model)

χ2 = 394.038, df = 44, p = .000
25.406*** 6

Constrained Model 
(structural weights)

χ2 = 419.443, df = 50, p = .000

Note. St. = Standardized; C.R. = Critical Ratio; FEH = Family Economic Hardships; ES = Economic Strain; 
      ST = Social Trust; LS = Life Satisfaction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significance of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01 ***p < .001

<Table 8>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on Home Ownership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는대졸 이상의 학력집단

에 비해 고졸 이하의 학력집단에서 더 큰 부적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주택소유유무에 따른 분석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집단별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Δχ² = 25.406, p < 
.001). 구체적인 경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의 경제

적 어려움에서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주택소유집단에 비해 세입자집단에서 더 큰 부적 영향

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의 경제적 어려

움에서 경제적 부담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세입자집단에 

비해 주택소유집단에서 더 큰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본 연구는 Pearlin과 Bierman(2013)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가구의 객관적인 경제적 어려움(1차 

스트레스원), 가구의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2차 스트레

스원), 사회적 신뢰(매개요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부

부의 생활만족도(스트레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스트레스 진행 과정에서 인구사회학

적 요인(성별, 학력, 주택소유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

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

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의 진행 과정에 있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부담은 다시 부부의 생활만족

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스트레스원이 2차 스트레스원을 야

기하여 2차 스트레스원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정

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의 이론

적 경로 구조에 부합한다(Pearlin & Birman, 2013). 또

한, 이러한 구조 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와도 일치한다(Conger et al., 1992; Elder et al., 1992; 
Mistry et al., 2002; Newland et al., 2013; Pearlin et 
al., 1981; Solantaus et al., 2004). 이는 객관적 차원에

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수록 각 가구가 느

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감은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은 결국 부부의 생활만족도 하락으로 이

어지게 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구의 경제

적 어려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이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경제적 부담의 매개역

할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

구(Conger et al., 1992; Elder et al., 1992; Lee et al., 
2000; Mistry et al., 2002)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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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과정에 있어 경제적 

부담의 매개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

다. 다만 본 연구는 2차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항목을 선택한 횟수를 이산

변수로 측정하여 구성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반면 선행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요인(Lee et al., 2000)을 사용하였으므

로 측정 도구에서 선행연구와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일관된 측정 도구의 사용을 통해 경제

적 부담의 매개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트레스 과정모델의 이론적 체계와 개념을 근

거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의 생활만

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신뢰를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

는 1차 스트레스원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 간의 경로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부부

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신

뢰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실질적인 경

제적 어려움은 사회경제적인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약화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 상승

을 야기하여 결국 부부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떨어뜨리

는 결과를 초래함을 시사한다(Hurd & Rohwedder, 
2010; Habibov & Afandi, 2015; Lee, 2009; Park, 
2008).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모델과 선행연구들을 통

해 유추한 스트레스 과정의 개연성을 통계적으로 확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분

위기와 수저 계급론의 여파에 따른 사회적 신뢰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Kang et al., 
2012; Lee & Yang, 2012), 경제적 스트레스의 진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신뢰를 매개요인으로 검증한 논문

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 자료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차 스트레스원인 경제적 부담과 부부의 생

활만족도 사이의 경로에서는 사회적 신뢰의 매개역할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전, 이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

다(Baron & Kenny, 1986).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신

뢰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아

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비교를 통해 결

과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통해 사람들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인 신뢰와 

지각에 있어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 증거에 보다 더 근거를 두고 사고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매

우 부족한 현 상황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가구의 주관적

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

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의 성별, 학력 및 가구의 주택

소유우무에 따른 연구모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

집단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성별을 제외한 학력

과 주택소유유무가 스트레스 과정에 있어 중재요인으로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력

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

제적 어려움의 부적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신뢰의 정적 영향력은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미래의 희망 혹

은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현재 상황의 인식

과 어려움이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저소득층 혹

은 빈곤가구일 가능성이 높고(Lee & Lee, 2016), 따라

서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감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더 

직결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일수록 부부의 생활만족도

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의 부적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가

계 예산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되고 부채

위험이 높기 때문에(Jeon & Lim, 2012) 주택소유자보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부부의 생활만족도 수준도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

록 그리고 주택을 보유할수록 경제적 부담에 대한 가구

의 경제적 어려움의 정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고학력 주택

소유자일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속한 부부가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

담감은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실천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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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와 마

찬가지로 본 연구결과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

적 어려움의 해소와 경제적 부담감 축소에 있다. 경제

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 실천적 프로그램은 이

미 우리 사회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Kim et 
al., 2009; Song et al., 2009), 여전히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

로 드러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다집

단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러한 경로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집단에서 좀 더 강한 연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빈곤가구 뿐만 아니

라 중산계층의 가구 또한 체감경기에 있어 경제적 부담

감을 호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이 그들의 

삶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 가계경제 관련 정책적 방안 및 교육프로그램을 

전 계층으로 확대실시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

적 신뢰수준이 높고 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할수록 부부의 생활만족

도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노

력과 더불어 사회에 대한 신뢰감과 긍정적인 기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Jang, 2017), 응

답자의 약 48%는 우리 사회에서 원칙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고 답했고, 약 53%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

해서는 연줄과 같은 배경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즉, 과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 사회의 분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를 해소하고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환경과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공정한 사

회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셋째, 학력에 따라 스트레스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면, 우선 저학력 

집단의 경우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에 현재 삶 속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감을 경

감시키기 위한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반면, 고학력 집단을 위해

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지위 

상승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 신뢰와 관련하여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환경

의 개선 및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데

이터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므로 가구의 경

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과정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차 스트레스원인 경제적 

부담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러한 사항은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교

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노

동패널조사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 거주

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비교적 용이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을 제외하였으

므로 연구의 해석에 있어 제한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환경적인 부분에서 도시와 농

어촌지역은 분명하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Kim & Shin, 2007), 후속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가

구를 포함한 자료 분석 혹은 농어촌 가구의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Pearlin과 Bierman(2013)의 스트레스 과정모델과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분석함으로써 1차와 2차로 이어지는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 확산과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

스가 개인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통해 부부의 생

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모형을 확대하여 탐구했

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조절효과에 따라 이러

한 경로에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구의 경제적 스

트레스와 부부의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이고 맥락적인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경

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을 탐색하고 실천적 방

안을 모색함으로 가족지원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의 생활만족도, 
사회적 신뢰, 스트레스 과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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