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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외적 가치 인식이

행복 및 연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감사를 매개로*

김 경 미 류 승 아†        최 인 철

              동명대학교  경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많은 연구들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기자신 뿐만 아니라 연애관계에 있는 연인에 대한 내-외적 가치인식의 수준

과 삶의 질의 관계 및 심리적 기제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신

과 연인에 대한 내적 가치와 외적가치의 인식수준이 행복과 연애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 이 두 관계에 감사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은 연애관계에 있는 19세에서 37세 사이의 총 136명(남자 68명, 여자 68명)이었다. 설문 내용

은 자기자신 및 연인의 내적 및 외적 장점, 주관적 행복감, 연애만족도 및 감사성향이었다. 

분석 결과 자기자신의 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반면 연

인에 대해 외적가치를 많이 인식할수록 연애만족도가 낮았으며, 내적가치 인식이 높을수록

연애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내적가치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뿐만

아니라 연인의 내적가치 인식과 연애만족도의 관계에서 감사가 부분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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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은 스펙공화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조건 쌓기 열풍이 강하다. 10대에는

진학에, 20대는 취업에, 30-40대는 결혼 및 승

진에 몰두하며 외적인 조건을 강요하는 분위

기가 매우 거세지고 있다. 그렇게 강요되고

있는 조건의 내용을 보면 학력, 학점, 학벌, 

외모, 및 경력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리고 많은 사람들은 조건, 즉 스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 자신감 상실, 건

강 악화 등을 경험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1. 5. 9).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연애상대

및 배우자에 대한 고려 조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혼 남성은 배우자감의 조

건으로 직업이나 경제력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여성은 외모나 신체적 조건을 가장 요구하였

다(한국일보, 2010. 8. 9). 2009년에 발표한 통

계청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44세의 미혼 여

성들은 배우자 조건으로 학력(35.0%), 성격

(18.7%), 직업(10.5%)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09). 이는 물질주

의, 황금만능주의가 사회 풍토로 자리 잡으면

서 진학, 학벌, 소득, 외모와 같은 개인의 외

적인 가치를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박정현과 서은국(2005)의 연

구를 보면 대학생들은 돈, 집안배경, 외모 등

의 외적 요소들을 성격, 마음의 평화와 같은

내적인 요소들보다 행복의 조건으로 더 중요

하게 보는 성향이 강하였다.

한편 동양인들은 서양인에 비해 자신과 타

인을 평가하는데 내적인 영역에 비해 외적인

영역을 더 중요시한다는 주장이 있다(Johnson, 

Robinson, & Mitchell, 2004; 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서양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역할 같은 외적 단서들보다는 생각, 

사고나 감정과 같은 내적인 단서를 더욱 중요

하게 여기는 반면 동양인들은 타인에게 드러

나며 비쳐지는 모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

며, 외적인 단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규정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Johnson et al., 2004). Suh 

등(1998)의 연구에서도 역시 서양인들은 자신

의 능력이나 특성, 생각을 통해 자신을 인식

하고 정하지만, 동양인들은 지위, 역할과 같은

외적인 특성과 조건들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

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한과

박은아(2010)는 국내의 초, 중, 고, 대학생 924

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한 내적 및

외적 단서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초

등학생과 중학생은 가족의 화목, 마음의 평화

와 같은 내적조건을 중요하게 여겼고, 고등학

생과 대학생들은 직업, 돈과 같은 외적 조건

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및 타인의 외모, 학력, 학벌,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외적인 영역들에 대한

인식과 성격이나 도덕성, 대인관계와 같은 내

적인 영역들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행복과 대

인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내적 및 외적 가치인식이

행복과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내적가치 인식과 외적가치 인식에 따른

행복

어떤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이나 사랑

을 받고, 외적인 매력을 가지며, 유능한 업무

능력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요

소들이 충족될 때 자기 가치감을 느낀다. 하

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미덕, 자기의지, 신의

사랑, 대인관계, 자기 독립과 같은 것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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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여기며,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될 때 자

존감을 경험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

신의 가치를 경험하는 각기 다른 영역을 갖

고 있으며, 자신의 중요 영역이 충족되는 경

험을 해야 자기가치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진

다(Crocker & Wolfe, 2001). 이러한 입장을

Crocker와 Wolfe(2001)는 자기가치의 수반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이라고 하

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마다 자기 가치

또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 서로 달라

서, 특정 영역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자

기가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Crocker, Luhtanen, Cooper 및 Bouvrette(2003)는

자기가치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들을

측정하는 ‘자기 가치감의 수반성 측정 척

도’(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타인의 인정, 외모, 경

쟁, 학업적 자신감, 가족의 지지, 미덕, 신의

사랑의 7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연

구자들은 수반성의 영역을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인

정과 관계가 높은 외적인 것과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

지고 만족할 수 있는 내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서 행복 및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쉽게 눈에 띄는 외적인 단서

들과 직접적인 관찰이 어려운 내적인 단서들

을 사용하여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파악하며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악하여

이해하고자 할 때, 내적인 영역과 외적인 영

역 모두를 고려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의 본

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비

중을 둔다(박정현, 서은국, 2005; Markus & 

Kitayama, 1991).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본질 및 가치의 비중을 내적인 영역과

외적인 영역 중 어디에 더 많이 두는지에 따

라 행복과 정신건강이 달라질까. 이러한 의문

앞에서 선행 연구들은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과 행복을 포함한

삶의 질과의 관계성을 보여주었다(김진주, 구

자영, 서은국, 2006; 박정현, 서은국, 2005; 

Crocker et al., 2003; Updegraff & Suh, 2007). 예

를 들면, Updegraff와 Suh(2007)는 학점, 명문대

학교 입학 등의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진

외적 영역들과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추상적

이며 모호한 내적인 영역들을 얼마나 중요하

게 여기는지에 따라 행복수준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적 영역보다 내적인

영역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안녕

감이 높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또

한 자신에 대해 추상적 또는 구체적으로 사고

하도록 하였을 때, 자신의 추상적이고 내적인

모습을 생각한 참여자들은 구체적이고 외적인

자신을 생각한 참여자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

족도를 보고하였다. 박정현과 서은국(2005)도

외적 조건들을 내적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시할수록 행복 수준이 낮다고 말하였다. 

특히 이들은 외적 조건 중 하나인 외모를 중

요하게 생각할수록 낮은 행복감을 느끼며, 후

회나 화와 같은 부정정서를 높게 경험한다고

말하였다. 앞서 말한 Crocker 등(2003)의 연구

에서는 외적 및 내적인 영역에 대한 수반성과

행복 및 성격의 관련성이 극명하게 나타났는

데, 자기가치를 타인의 인정, 외모, 경쟁과 같

은 외적인 영역에 기초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낮은 자존감, 높은 신경증, 높은

자기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성격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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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반면에 가족의 지지, 미덕(도덕성), 신

의 사랑과 같이 내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자신

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았으며 불

안은 낮았다. 이수란과 이동귀(2008)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가치감 수반성 척도

를 타당화하고 연구하였는데, 능력, 성적, 외

모 등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을 가진 사람들

이 학업, 진로 및 취업으로 인한 심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외적인 영역보다 내적인 영역을 인

식하며 가치를 두는 것은 행복과 삶의 질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 Pyszczynski, Greenberg 및 Goldenberg(2003)는

외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

신의 만족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자기에 대한 표면적인 측면이나 성

공, 타인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같은 불안정한

측면에 자기가치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심리

적 안녕감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내적인

측면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독특하고 핵심적인 측면에 자기가치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을 잘한다고 말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Kernis(2003)는 최적의 자존

감은 어떤 특정 결과물을 얻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누군가의 인정으로부터 오

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들

모두는 자기 가치를 내적인 것에 수반할 때

행복감을 누리며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서열이 비교적

일어나기 쉬운 영역인 외적인 조건들보다 성

격, 미덕, 도덕성과 같은 심리적이고 내적인

조건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더 행복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타인에 대한

가치를 규정할 때, 외적 조건보다 내적 조건

에 대한 인식이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것

으로 여겨진다(이종한, 박은아, 2010). 그러나

외적 단서들보다 내적 단서들로 자신을 이해

할 때 유용함이 많다는 주장이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어 온 것에 비해(Andersen & Ross, 1984), 

타인에 대한 내적 혹은 외적 가치에 대한 인

식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사람 또는 그 자신이

속한 조직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인정이나 정

서 등의 감정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집

합주의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인기도 또는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김진주 등, 2006). 특히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으며, 개인의 영역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인에 대한 가치인식

은 연인의 연애관계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개인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대상인

연인에 대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 인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내적가치와 외적가치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행복감과 연애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감사가 행복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감사(gratitude)는 내가 얻게 된 좋은 것이 다

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Bertocci와 Millard(1963)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행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McCullough, Emmons와 Tsang(2002)은 어떤

긍정적인 것을 얻었다고 인식하며 그 좋은 것

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 하였

으며, Adler와 Fagley(2005)는 감사에 대해 사건, 

사람, 행동, 경험 및 사물의 가치와 의미를 인

식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



김경미․류승아․최인철 / 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외적 가치 인식이 행복 및 연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감사를 매개로

- 641 -

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이익

을 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비인격적

대상, 및 특정 자원들 등에 대해 인식하고 긍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다(김경미, 김정희, 

2011; Cacioppo, Gardner, & Bentson, 1999).

감사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

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조진형, 김경미, 김동원, 김정희, 2008; 

McCullough et al., 2002;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예를 들어 McCullough 등

(2002)은 감사가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활

력, 희망, 및 낙관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우울과 불안증상과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밝

혔다. 뿐만 아니라 Emmons와 McCullough(2003)

의 감사일기 작성을 통한 실험연구에서는 감

사일기를 작성한 집단이 삶에서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았고, 낙관적이었으며, 신체적으로도

건강했다. 또한 2주 동안 감사일기를 작성한

집단이 하향비교를 한 집단보다 긍정적 정서

를 더 많이 경험하며, 정서적 지지와 친사회

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mmons 

& McCullough, 2003). 이처럼 감사는 실제로 행

복에 대한 원인으로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노지혜, 이민규, 2011; Adler & Fagley, 

2005; Watkin et al., 2003). 또한 감사는 대인관

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김경미, 조진형, 

김동원, 김정희, 2008; Algoe, Haidt, & Gable, 

2008; Lambert, Clark, Durtschi, Fincham, & 

Graham, 2010). Watkin 등(2003)의 연구에서 감

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되었다. 자신이

타인의 친절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서

감사경험이 증가하게 되면, 은혜를 베푼 사람

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김경미, 김정희, 2011; 노지혜, 이민

규, 2011; Tsang, 2006). 즉 감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대인관계의 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감사가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고, 높은 대인관계의 만족을 경험

하게 된다(Schramm, Marshall, Harris, & Lee, 

2005).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감사는 외부의 환경보다는 내적인 상태에 초

점을 갖고,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도움에 대

해 인식하면서 경험된다(김경미, 김정희, 2011). 

예를 들면, Adler와 Fagley(2005)는 어떤 외적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나 경험, 타인의 도움에 대한 인식, 경외감 등

의 내적 속성에 의해서 감사가 경험된다고 말

한다. Lambert, Fincham, Stillman 및 Dean(2009)

도 감사하는 사람은 외적인 목표보다는 내적

인 목표 추구를 더 하며, 이를 통해 삶에 만

족감을 경험하게 됨을 규명하였다. 반대로 물

질적 소유, 부와 같은 물질 추구를 너무 많이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감사하

는 경향이 적었다(Polak & McCullough, 2006). 

다시 말해서 감사는 물질적, 외적인 환경을

추구하기 보다는 관계나 소속감, 영성의 내적

인 목표와 속성을 추구할 때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및 타인의 가치를

내적-외적 조건에서 발견하는 것이 행복과 대

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관계

에서 감사가 매개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와 연인에 대

한 내적 및 외적 가치의 인식이 행복과 연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감사가 매개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이 삶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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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행복은 성공적인 연애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

애관계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우울, 공격성과

같은 부정 정서와 상관이 있었으며(Capaldi & 

Crosby, 1997; Fincham, Beach, Harold, & Osborne, 

1997), 연애관계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는 대학

생들의 주요 상담호소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

다(유지헌, 송소원, 안연주, 2008). 또한 이와

반대로 행복은 관계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도

한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 및 연인에 대한 내적-외

적 가치 인식의 정도가 행복과 연애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

시 말해서 자신의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조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행복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개인에게 중

요하고 의미있는 연인에 대해 내적가치 혹은

외적가치 인식 정도가 개인의 행복 뿐 만 아

니라 연애관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연인의 내적 및 외적조건의 인식과 행복 및

연애 만족도에 심리적 기제인 감사가 매개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대

학생이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교 포

털 게시판에 광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남자 68명, 여자 68명의 총 136명이

본 설문에 참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은 19세에서 37세 사이에 해당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22.55세(SD=2.79)로 남자가 22.86세

(SD=2.82), 여자는 22.23세(SD=2.76)이었다. 

응답자들의 연애기간은 1개월에서 53개월의

기간이었으며, 평균 연애기간은 13.99개월

(SD=12.65)이었고, 남자의 연애기간은 평균

14.00개월(SD=12.64), 여자의 연애기간은 평균

13.98개월(SD=12.65)이었다. 과거 연애경험여부

에서는 없음이 39명(28.7%), 과거 연애경험 있

음이 97명(71.3%)이었으며, 지금까지 연애경험

평균횟수가 평균 1.71번(SD=.4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40명(58.8%)이 과

거 연애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1.58번(SD=.49)

의 연애경험을 가졌다. 반면 여자는 57명

(83.8%)이 과거 연애경험이 있었고, 1.83번

(SD=.37)의 연애경험을 보고하였다.

측정도구

내적 및 외적 가치인식 수준

본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신 및 연인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가치와 드러나지 않

는 내적가치를 얼마나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인이 자신의 장점

이라고 생각하는 외적 혹은 내적 조건들을 생

각나는 대로 나열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

서 연인의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외적 또는 내

적 조건들을 나열하도록 하였다. 자신과 연인

의 외적 및 내적 가치인식 질문은 개방형 질

문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이 자신 및 연인에 대해 적은 장점

들을 내적 및 외적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개수를 합산하였다. 여기서 본인 및 연인에

대한 외적 차원의 조건이란 사적이며 공적인

특성을 갖는 외적 자아의 모습을 가지는 것으

로서, 사회적 지위와 직업, 외모, 소유물,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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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같은 신체적 및 물질적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 내적차원의 조건은 사적이며

심리적인 특성이며, 정서적 상태나 성격적 특

성, 가족의 지지 등을 포함한 개인의 내적인

자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내적 및 외적가

치의 차원을 구분하는 것은 Crocker 등(2003)과

박정현과 서은국(2005)이 구분한 기준을 따랐

다.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는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

하고, 김경미, 류승아와 최인철(2011)이 사용한

4문항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경미 등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67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본인이 더 행복한 사

람인 것으로 인식함을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

는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매우 행복한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으로 나타났다.

연애 만족도

연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Roach, Frazier 

및 Bowden(1981)이 개발하고, 김정민(2007)

이 번안하여 사용한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에 대한 연애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척도의 부부관계, 배우자, 결혼 각각을 연인관

계, 연인, 연애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였

다.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

(1=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7= 전적으로 일치

한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

을 살펴보면, “나는 연인관계에서 내 이성친구

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

는 내 이성친구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

을수록 높은 연애만족도를 많이 경험함을 의

미한다. 분석을 위한 수치는 평균을 사용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

이었다.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

감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cCullough 등

(2002)이 개발하고, 권선중, 김교헌 및 이홍석

(200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강도, 빈도, 범위, 밀도의 측

면을 고려하여 감사 정서상태의 일반화된 경

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6문항으로 구성

된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는 “내 삶에는 감사

할 거리들이 많다”, “세상을 둘러볼 때, 감사

할 것들이 별로 없다” 등이 있고, 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

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

이었다.

기타 변인

성별, 나이, 연애기간, 연애경험유무, 연애경

험 빈도 등을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redictive Analytics Soft Ware 

(PASW: 이전 SPSS Statistics) 18.0으로 분석되었

다. 기본적인 빈도 분석 외에 변인들과의 상

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녀 간의 자신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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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와 연인에 대한 내적 및 외적 장점개수

인의 내적 및 외적 장점의 인식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성별(남, 녀) x 평가자(자신, 연인) x 

내, 외적차원(내적, 외적)의 반복 측정된 3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내적 및 외적차원

의 인식이 행복과 연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

제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내적 및 외적차원의 인식이 행복과 연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분

석을 하였다.

결 과

자신 및 연인에 대하여 인식한 내적 및 외

적 장점의 평균 개수는 그림 1과 같다. 남녀

간의 자신과 연인의 내적 및 외적 가치의 인

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남, 녀)× 평가대

상자(자신, 연인)×내적-외적차원(내적, 외적)의

반복 측정된 3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성별은

피험자간 요인, 내적-외적 차원과 자신-연인

차원은 피험자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 평가대상

자 × 내적-외적차원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F(1, 135)=10.02, p<.05. 남자의 경

우, 내-외차원과 평가대상간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135)=1.14, ns. 

반면에 여자의 경우, 내-외차원과 평가대상간

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135)=11.75, 

p<.01. 다시 말해서 외적 차원에서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한 가치인식 차이가 없었으나, 내적

차원에서는 자기자신(M=6.88)보다 연인(M= 

8.35)에 대한 가치 인식이 더 많았다.

둘째, 평가대상자와 성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135)=4.63, p<.05. 구체적으

로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자

는 자기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8.00개

(SD=4.18), 연인의 장점에 대해서는 8.29개

(SD=3.45)로 보고하여서 차이가 없었다(t(68)= 

.80, ns). 그러나 여자는 자기 자신(M=9.20, 

SD=4.18)보다 연인(M=10.66, SD=5.37)의 장점

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t(67)=3.62, p<.001). 셋

째, 내-외차원과 평가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F(1, 135)=2.69, ns.

넷째, 내적-외적 차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

다, F(1, 135)=10.39, p<.01. 자신과 연인에 대

해서 외적인 장점(M=2.17, SD=.14)보다 내적

인 장점(M=6.88, SD=.28)을 더 많이 보고하

였다. 다섯째, 자기 자신과 연인에 대한 평가

대상자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1, 135)= 

292.87, p<.001. 즉, 자기 자신의 장점에 대해

평균 4.30개(SD=.18) 보고한 것에 비해 연인에

대해서는 평균 4.74개(SD=.19)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른 주효

과가 있었다, F(1, 135)=10.39, p<.05. 남자는

평균 4.07개(SD=.25), 여자는 평균 4.96개

(SD=.25)를 보고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장점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내적-외적 차원의 인식에 따른 행복과 연

애만족도

자기 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 및 외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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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기자신_외적 2.07 ( 2.00)  .25**  .55*** .28** .09 -.08 .02 .13 -.09 -.14  .24** .14

 2. 자기자신_내적 6.53 ( 3.24) .25**  .68***   .36*** .19*   .30*** .11 .03 .05 .09 .01

 3. 연인_외적 2.26( 1.85) .17# .01 -.16# -.06 .03 -.14 -.13 .16# .10

 4. 연인_내적 7.22( 3.98)  .24**  .30***  .29**  .29** .05 .11 .08 .07

 5. 주관적 행복감 5.18( 1.15)  .53***   .70*** -.02 -.11 -.22* .13 .09

 6. 연애만족도 5.50( .75)   .49*** .13 .09 -.04 .01 .04

 7. 감사 5.81( .99) .05 -.05 -.17# .04 .10

 8. 성별 1.50( .50) -.11 -.00  .27** .15#

 9. 나이 22.55( 2.80)  .59*** -.01 .17#

10. 연애기간 13.99(12.60) -.06 .01

11. 연애경험 유무 1.71( .45) .70***

12. 연애경험 빈도 2.46( 1.31)

note, 성별은 1=남자, 2=여자, 연애경험은 1=없음, 2=있음으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p<.08, *p<.05, **p<.01, ***p<.001.

표 1. 각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원의 가치인식 개수와 종속변인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

었다.

자기 자신 및 연인에 대한 외-내적 가치인

식이 행복 및 연애만족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

지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적가치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주관적 행복감(r=.36, 

p<.001)과 연애만족도(r=.19, p<.05)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자신의 외적인 가치

를 인식하는 정도와 행복 및 연애만족도와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인에 대한

외적 가치인식은 행복과 상관이 없었으나, 연

애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16, 

p<.08) 반면에 연인에 대한 내적 가치인식은

주관적 행복감(r=.24, p<.01)과 연애만족도

(r=.30, p<.001) 모두에서 정적상관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 가

치를 많이 인식할수록 행복과 연애만족도가

높으며, 연인에 대한 외적 가치를 인식할수록

연애만족도가 낮았다.

자기 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외차원의 인식

이 개인의 행복과 연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연

인에 대한 내-외차원의 인식개수를 독립변인

으로 하고, 개인의 행복과 관계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1단계에 성별, 나이, 연애기간, 연

애경험 유무 및 연애경험 빈도를 통제변인으

로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자기자신의 내

적 및 외적 가치인식, 연인의 내적 및 외적

가치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행복과 연

애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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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감 연애 만족도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B S.E. ß B S.E. ß B S.E. ß B S.E. ß

성별 -.12 .20 -.05 -.25 .21 -.11 .25 .14  .17# .11 .14 .07

나이 .01 .05 .01 -.01 .04 -.02 .06 .03 .20 .05 .03 .17

연애기간 -.02 .01 -.22* -.02 .01 -.24* -.01 .01 -.16 -.01 .01  -.21*

연애경험 유무 .31 .31 .12 .22 .30 .09 -.12 .21 -.07 -.04 .20 -.05

연애경험 빈도 .01 .11 .01 .05 .10 06 .02 .07 .03 .04 .07 .08

자기자신_외적 .01 .06 .01 -.04 .04 -.10

자기자신_내적 .13 .04  .36** .01 .03 .05

연인_외적 -.09 .06 -.15 -.07 .04 -.18#

연인_내적 .02 .03 .06 .06 .02 .31*

F 1.75  3.84*** .77 2.86**

R2 .06 .21 .02 .15

Adj. R2 .03 .16 -.01 .10

△R2   .15*** .13**

 성별은 1=남자, 2=여자, 연애경험은 1=없음, 2=있음으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p<.08, *p<.05, **p<.01, ***p<.001.

표 2.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외적 인식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과 연애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은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외적 가치인식에 의해 변량의 15%가 설

명되었다. 이 때 자기자신의 내적인 가치인식

만이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 ß=.36, p<.001, 자기자신의 외적 가치인식

과 연인의 내-외적 가치인식은 주관적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자기자신의 내

적측면의 가치인식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연애만족도는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

한 내적-외적 가치인식에 의해 총 13% 설명되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인에 대한 외적

인 가치는 연애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ß=-.18, p<.08, 내적인 가치

인식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ß=.31, p<.05. 

다시 말하면, 연인에 대한 외적인 가치를 적

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내적인 가치를 많이

인식할수록 연애만족도는 커졌다.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 내에 대해서는 자기자신의 내적인

가치 인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하였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상대방 즉, 연인에 대한

외적인 가치를 덜 인식하고, 오히려 내적인

가치를 많이 인식할수록 연애만족도가 증가하

였다.

내-외적 가치인식과 행복 및 대인관계 만

족도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효과

내-외적 가치인식과 감사의 상관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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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_내적 주관적 행복감

감사

.30***
.66***

.36***

.16*
연인_내적 연애만족도

감사

.29***
.49***

.30***

.17*

그림 2. 자기자신 및 연인의 내적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 및 연애만족도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효과

면, 자기자신의 외적 가치(r=.02, ns)나 연인의

외적가치(r=-.06, ns) 인식정도와 감사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자신(r=.30, p<.001)과

연인(r=.29, p<.001)에 대한 내적가치는 감사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자기자신에 대

해서는 내적인 가치를 인식할 때 행복감이 컸

으며, 연인에 대해서는 외적 가치를 덜하고, 

내적 가치를 많이 할 때 연애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내적인 가치를 인식함

으로써 감사가 높아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인 가치인식이 감사

를 매개하여 행복과 연애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

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

계는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야 한다. 세 번째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

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 보다 줄어들어야 매

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기자신의 내적가치와 주관적 행복

감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효과를 보면(그림

2), 독립변인인 자기자신의 내적가치 인식은

매개변수인 감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ß=.30, p<.001, 첫 단계를 충족시켰다. 또한

독립변수인 자기자신의 내적가치 인식은 종속

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ß=.36,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인 감사를

추가하여 자기자신의 내적가치와 함께 독립변

수로 투입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감사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

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ß=.66, p<.001). 또한 자기자신의 내적가치도

유의한 영향력(ß=.16, p<.05)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

향력은 감소하였다(ß=.36 > ß=.16). 그러므로

자기자신의 내적가치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감사가 부분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시

한 SPSS Macro방법을 사용하여 부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적용해 확인하였다. 부스트래

핑을 위한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이

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값은 각각 .0336과 .1119로 나타나 0값

을 포함하지 않기에 감사의 매개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내적 가치 인식이 감사를 높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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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주관적 행복감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연인의 내

적가치인식과 연애만족도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첫 단계로 연인

의 내적가치 인식은 감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ß=.29, p<.001. 또한

연인의 내적가치 인식은 연애만족도에 긍정적

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ß=.30, p<.001, 

두 번째 단계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매개변수

인 감사와 연인의 내적가치를 독립변수로 투

입하고 연애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하였을 때, 감사는 연애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으며(ß=.44, p<.001), 이때 연인

의 내적가치도 유의한 영향력(ß=.17, p<.05)을

가졌다. 이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ß=.30 > ß=.17), 연

인의 내적가치 인식과 연애만족도의 관계에

감사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의 내적가치 인식과 연애만족도 관계에서 감

사의 부분매개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스트래핑을 위한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이를 95% 신

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값

은 각각 .0126과 .0383으로 나타나 0값을 포함

하지 않기에 감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인의 내적

가치 인식이 감사를 높이고, 이것이 연애만족

도로 연결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감사가 자신의 내적가

치인식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며, 

또한 연인의 내적가치 인식과 연애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역시 부분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논 의

본 연구는 외모, 경제적 성공과 같은 외적

인 요소보다 성격, 미덕과 같은 내적인 요소

가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내적 혹은 외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정도가 행복과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가장 친

밀한 관계라 할 수 있는 연애대상자인 연인에

대한 내적 및 외적인 가치인식이 행복과 연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자기와 연인에 대한 내-외적 가치인식과 행복

및 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감사가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연애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 및 외적

영역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보고한 가치 개수

를 비교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

부분은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하여 외적인 가

치보다 내적인 가치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는 외적인 가치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관찰 가능한 조건들이고, 내적인 가

치들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외적인 조

건들이 내적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제한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대학생이 행복의 조건으로 내적요소보

다 외적요소를 더 중요하게 보고하지만(이종

한, 박은하, 2010), 본인과 연인에 대한 가치는

외적요소보다 내적요소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 및 외

적가치를 인식하는 정도가 행복과 연애 만족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자신에 대해 내적인 가치인식을 많

이 할수록 행복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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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직업,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 요건들을

집중하는 것보다 성격, 타인과의 관계 등 내

적인 본질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행복 수준

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박정현, 서

은국, 2005; Alicke Klotz, Breitenbecher, Yrak, & 

Vredenberg, 1995; Diener, Wolsic, & Fujita, 1995; 

Lyubormisky & Ross, 1997). 그리고 연인에 대한

외적가치를 덜 인식하고, 내적가치를 많이 인

식할수록 연애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관계만족

도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가치인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내적 혹은 외적인 가치를 인식

하는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주관적 행복감은 성격

에 대한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평가와 더 높

은 관련이 있고, 동료로부터의 인기도는 자기

평가와는 관련이 없고 타인의 평가와 높은 관

련이 있음을 밝힌 백수경과 고재홍(2007)의 연

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행복과 연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내적인 영역들은 기본적인 심

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경제적

성공, 외모, 학력 등의 외재적 목표는 다른 사

람이 보이는 반응과 관련이 있고, 성격이나

강점과 같은 내재적 목표는 자기실현 및 성

장과 관련이 있다(Kasser & Ryan, 1996). Froh, 

Emmons, Card, Bono, 및 Wilson(2011)의 연구에

서도 외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내적인 영역

들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Pyszczynski 등

(2003)은 내적인 영역들은 환경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자존감의 수반성을 구체적인 외적 평가

기준보다 추상적인 내적 기준에 기반을 두는

사람이 더 적응적이라고 하였다. 즉 환경에

의해 변하기 쉬운 외적인 영역보다는 더 안정

적인 내적 영역에 가치의 기준을 둘 때 적응

적이며 기능을 잘하게 된다. 셋째, 외적인 기

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쉽지만 내적인

조건은 비교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적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안녕감이

증가한다. Lyubomirsky와 Ross(1997)는 자기 평

가에 있어서 외적-내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눈에 쉽게 띄고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사회비교를 하는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고

유한 내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고 설

명하였다. 또한 물질, 경제적 성공, 학력과 같

은 서열 평가가 일어나기 쉬운 외적인 조건들

에 대해 상향비교를 할수록 자존감과 행복감

이 낮아지게 되며, 서열평가가 잘 일어나지

않는 수평차원의 대상 즉 성격이나 가치관, 

대인관계 등의 사회비교는 자존감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이종한, 박은아, 2010).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쉬운 외적 조건

에 대한 가치 인식이 개인의 독특한 특성의

내적 조건 인식에 비해 비교가 쉽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 행복이나 관계의 만족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자기자신 및 연인에 대한 내적가

치 인식과 행복 및 연애만족도의 관계에서 감

사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여러 선행 연구

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감사는 행복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McCullough et al., 2002), 또한

대인관계의 향상을 가져다 주었다(김경미, 김

정희, 2011; 김경미 등, 2008; Lamber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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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또한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한 외적인

가치인식은 감사와 관련이 없었으나, 내적인

가치인식은 감사와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물질적인 소유나 외적인 조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성격이나 친구관계, 낙관

성과 같은 내적인 상태가 감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내적

가치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감사가 부분매개

하였으며, 연인의 내적가치 인식과 연애만족

도의 관계에서도 역시 감사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존재, 강점, 관계

등의 내적인 속성들을 음미하고 감사하게 여

김으로써 행복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연인의

내적인 속성에 초점을 두었을 때 감사하게 되

고, 이로 인하여 높은 관계 만족도를 경험하

였다. 이는 내적인 속성 즉, 자신의 존재, 타

인과의 관계 등을 인식함으로써 감사가 일어

나며, 이로 인하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

하면서 자기실현적 삶을 살도록 하는 삶의 질

을 높이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감사가 내적인 가치인식과 삶의 질

의 관계에 매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살아가

면서 행복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쾌락적

응(hedonic adaptation)의 방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Lyubomirsky, 2011). 물질, 부와 같은

외적인 영역에 대한 초점은 감사로 연결되지

않으며, 신체적 매력이나 소유와 같은 물질적, 

객관적인 자극에 대해 쾌락적응이 일어나서

행복감 수준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는 타인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외모, 집안과 같은

타인의 외적인 긍정적 속성에 대한 주목과 인

식은 감사와 상관이 없고 관계만족을 일으키

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내적인 긍정적 속성에

대한 인식은 감사를 일으키고 음미하게 됨으

로써 쾌락적응을 방지하고, 자신의 행복감과

대인간의 관계만족도를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가 외모지

상주의, 스펙열풍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에 대

해 지나친 초점을 두며 강조하고 있으나, 긍

정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는

성격, 대인관계, 미덕과 같은 객관적으로 평가

하기 어려운 내적인 속성임을 보여주었다. 이

는 자기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연인에 대

해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으며, 오히려 연인

의 외적인 가치 인식이 많을수록 연애만족도

는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 부, 외모

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미덕과

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긍정적인 문화 조성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친밀한 애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자기자신과 연인에 대한 가치인식을

알아보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존감 향상 프로

그램, 친구 및 부부관계의 프로그램에 적용가

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대인

관계 및 부부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

펴보면 자기 자신의 장점 찾기 혹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과정이 있다(김수현, 최혜경, 

2007; 송소원, 2008). 이처럼 자기 자신 및 상

대방의 장점을 찾아주며 긍정적인 평가를 유

도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관계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기자신의 내적속성만이 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의 외

적 속성이 아닌 내적 속성에 대한 인식이 관

계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대

인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속성에 대한 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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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관계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존감향상이

나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장점 찾기 활

동을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주의를 기울일 필

요성이 있겠다. 다시 말해서 장점을 찾아주되

외적인 속성에 대해 초점을 갖는 대신 내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더 효

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사활동의 증진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물질주의와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인 가치 중요

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태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감사가 개인의 행

복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과 교육활동의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점과 추후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적 및

내적 속성 인식이 행복과 연애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내적 속성의 인식 때문에 행복과

연애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행복 및

연애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적인 속성 인식

이 높은지에 대한 분명한 인과적 해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 이에 대한 실험연구

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

다. 더불어 행복과 대인관계의 상관성을 고려

하여 감사의 매개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종합

적 구조관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

적 및 외적 가치인식을 묻는 방식이 개방형

질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 개수로 인식수

준을 알아보았다는 점이다. 즉 내적-외적 차원

의 가치를 보고한 개수가 내외적 차원의 가치

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 정도와는 다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와 아쉬움인

내적가치 및 외적가치로 응답한 내용을 얼마

나 인식하는지 정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알아본다면 보다 심층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담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

구는 연애를 하고 있는 대상을 모집하여 가치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추후연구에

서는 쌍연구를 통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

과를 알아보며, 종단연구를 통해 내-외적 가치

인식의 영향력이 행복과 대인관계에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길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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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erceived Internal and External Value

on Happines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Mediational Role of Gr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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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tudies showed that internal condi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external one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perception on internal and external value about both himself/herself and his/her date 

influences on happines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model assuming that gratitude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values and happiness or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evaluated. One hundred 

thirty eight participants between 19 and 37 years old participated to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frequency they numerated internal values about his/her self, the higher they were happy; the 

more frequency they had external values about his/her date, the lower they fe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more frequency they had internal values about his/her dates, the higher they fe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Furthermore, the partial mediation between perceived internal value about both 

himself/herself and the dat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found.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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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4, Vol. 26, No. 3, 637-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