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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 지지 가설에 입각하여 반려동물 효과로서 회복탄력성과 더불어, 반려동물

상호작용과 회복탄력성의 계에서 반려동물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반려동물

효과 기제를 살펴보았다. 국내 지역사회 만 19세 이상 성인 632명을 상으로 인간-동물 상

호작용 척도(HAIS), 다차원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MSPSS),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

(KRQ-53), 한국 지각된 스트 스 척도(PS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연구 결과, 반려동물 소

유 자체보단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정 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집단에서 반려동물 상호작용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 고, 이를 특히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가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복탄력성 증진을 하여 반

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특히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를 향상시키는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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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

(companion animal)이라는 의미로 동물을 반려

상 로서 인식한 단어이다(국립축산과학원,

2019). 2018년 기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의 비율은 23.7%, 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의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산되며, 그 비율

은 꾸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농

림축산검역본부, 2018;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7). 빅데이터 분석결과, 한국 사회 주제어

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생활이 보

편화하고, 반려동물에 한 인식이 향상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반려동물 문화가 보다 일찍 자리 잡은 서

구 문화권에서는 인간-동물 상호작용(human-

animal interactions, HAI)과 유 (human-animal

bond, HAB)에 해 심을 갖고 연구를 축

하고 있다(Fine, 2010). HAB는 인간과 동물 사

이의 끈끈한 유 감을 말하며, 이에 따라 인

간과 동물 간의 정 이거나 유익한 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박종두, 김성호, 2020).

반면, HAI는 인간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의

미하며, 인간과 동물 간의 정 인 상호작용

부터 동물 학 와 같은 부정 인 상호작용까

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HAB보다 포 인

개념이다(박종두, 김성호, 2020).

선행 연구에서 동물로 인한 여러 정

향을 확인하면서 인간의 신체 심리

건강에 한 동물의 유익한 효과를 일컫는

‘반려동물 효과(pet effect)‘가 제안되었다(Allen,

2003). 반려동물 소유자는 비소유자보다 신체

으로 더 건강한 편이었는데, 고 압이나

심장질환 환자들의 압 증가를 완화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2003; Friedmann, Katcher, Lynch & Thomas,

1980; Friedmann, Thomas & Son, 2011). 이 외에

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비소유자보다 신체 통

증이 었고, 더 높은 수 의 신체 활동과

활력을 보고했으며, 수면의 질도 더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Headey, Na & Zheng, 2008;

Headey & Grabka, 2011; Ramírez & Hernández,

2014). 이에 해 연구자들은 반려동물이 규칙

인 생활과 운동 습 형성을 진하여 신체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rown

& Rhodes, 2006; Serpell, 1991).

한, 심리 건강 측면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는 부분 반려동물과의 유 계에 만족하

며, 비소유자보다 더 건강한 편이었다(Wells,

2009). 반려동물은 소유자가 더 높은 자존감과

정 인 기분을 갖게 하고, 더 큰 의욕과 삶

의 만족을 느끼게 하 으며, 외로움과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arker,

Pandurangi & Best, 2003; Knight & Edwards,

2008). 이 밖에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비소유자

보다 정신 증상과 스트 스 역시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amírez & Hernández, 2014).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 로 ‘동물매개치료’

를 활발히 연구하고, 련 회까지 설립하

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용하여 치료 장면에

서 동물을 매제, 매개체로서 활용하려 하고

있다(신정인, 강 걸, 2016). 동물매개치료는

상자의 치료나 개선을 해 기 을 충족하

는 동물을 이용하는 목표 지향 인 활동을 말

한다(김옥진, 2012). 이는 정서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Berget, Ekeberg & Braastad, 2008), 자

폐 스펙트럼 장애(O’Haire, 2017), 조 병(Barak,

Savorai, Mavashey & Beni, 2001) 등등 임상집단

에서 자기효능감(Berget et al., 2008), 사회

상호작용 의사소통, 자기 리 능력 증진



이나라․최 정 / 반려동물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향: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의 매개 효과

- 1775 -

스트 스 감소(Granger & Kogan, 2000;

O’Haire, 2017), 정서 조 (Barker et al., 2003)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이밖에도 통제력,

공감능력 증진에도 정 인 향을 나타냈다

(Granger & Kogan, 2000; O’Haire, 2017). 하지

만 반려동물 효과는 주로 임상 집단이나 아동

노인 등의 일반 성인이 아닌 특정 집단을

상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비임상 집단이나

일반 성인 인구 집단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지 한계 으로 제시되어 왔다(김세 , 박

형인, 2017; McConnell, Brown, Shoda, Stayton &

Martin, 2011).

최근에는 반려동물 비소유자더라도 동물카

페, 사활동, 유기동물 임시보호 돌 등

등 다양한 경로로 동물들과 상호작용하고 있

으며(강규민, 2019; 김보 , 박서 , 2018; 장우

리, 2021), 동물매개치료에 한 인식 조사 결

과, 동물매개치료의 필요성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의향에 해 묻는 문항에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정 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강원국 등, 2019) 동물매개치료에 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매개치료는 자기

효능감(Berget et al., 2008), 사회 상호작용과

스트 스(Granger & Kogan, 2000; O’Haire,

2017), 정서조 (Barker et al., 2003) 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

은 임상 집단뿐만 아니라 비임상 집단의 정신

건강에도 요한 변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집단에서 동물 련 연구를 통해 정신 건강에

한 동물의 정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

다. 비임상 지역사회 성인 표본에서 반려동물

효과성을 검증하여 심리 건강 방 증진

차원에서 용 범 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이 심리 건강에 미치는

정 효과에 주목하 다. 선행 연구는 이

효과가 반려동물이 사회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사회 상호작용의 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Beetz, 2017;

McConnell et al., 2011; Wood et al., 2015). 사람

들은 반려동물을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 등

무조건 인 정 심을 보여주는 무비

이고 수용 인 존재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안

감을 느끼며, 이는 사회 지지로서 작용할

수 있다(신정인, 강 걸, 2016). 안 감은 정서

를 더 쉽게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고, 사회

상호작용을 더 많이 시도할 수 있게 하며, 상

황에 한 정 인 인식을 진시킬 수 있다

(신정인, 강 걸, 2016). 이로써 반려동물이 자

연스럽게 사회 지지의 제공자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로부터 얻은 사회 지지

는 정서 안정감과 안을 주기 때문에 부정

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정 정서를 증가

시켜 정신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신정인, 강 걸, 2016; Beetz, 2017).

이 듯 사회 지지 가설은 반려동물이 동

반자로서 사회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

거나 인 계에서 사회 상호작용을 진하

는 역할을 함으로써 타인의 사회 지지를 이

끌어낸다는 가설로,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반

려동물 효과의 기제에 한 이론으로 제안하

다(Beetz, 2017; McConnell et al., 2011; Wood

et al., 2015).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그 자체

가 사회 행동의 한 형태이므로 사회 상호

작용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며, 동물의 존

재는 인간에 한 신뢰를 높이기 때문에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Beetz,

Uvnäs-Moberg, Julius & Kotrschal, 2012). 산책과

같은 반려동물과의 여가 시간이나 반려동물에

한 정보 공유 목 의 모임 등등 더 많은 사

회 을 이끌어내어 사회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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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이는 외로움과 우울 등을 감소시켜

정신 건강에 정 기여를 할 수 있다(Beetz,

2017; Beetz et al., 2012).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사회 지지의 원천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으

며, 반려동물로부터 사회 지지를 받고 있

다고 지각하고 있었다(Meehan, Massavelli &

Pachana, 2017). 국내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

도 사람들은 반려동물로부터 친 감과 정서

안정과 같은 지각된 사회 지지를 얻고, 이

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 경제연

구원, 2017). 반려동물 효과 기제에 한 이론

으로 사회 지지 가설이 타당할 가능성이 충

분하며, 이로써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지

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의 정 인 련성

을 측해볼 수 있다.

사회 지지는 주로 인 계 역에서 논

의되었고, 지각된 사회 지지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회복탄력성과의 정 인 련성을

나타냈다(강수운, 이동훈, 2019; 송 심, 성승

연, 2015; 장진아, 신희천, 2006; Pidgeon, Rowe,

Stapleton, Magyar & Lo, 2014). 사회 지지는

회복탄력성의 요한 보호 요인이며, 가족 지

지, 동료 지지 등 다양한 계에서의 사회

지지가 포함되어 있다(노치경, 2018). 사회

지지는 정서 상호작용을 통해 회복탄력성에

도움이 되는데(길 주, 김수 , 2016), 마찬가

지로 반려동물은 정서 교류가 가능하며, 소

유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받는 것과 같

은 사회 지지를 지각할 수 있다(김세 , 박

형인, 2018; Amiot, Bastian & Martens, 2016). 따

라서 반려동물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지 역

시 회복탄력성에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 효과는 군인(Stem et al., 2013), 가정

폭력 피해 자녀(송윤오, 김종수, 조재 , 박

배근, 김충희, 2011), 학 방임 피해자

(Parish-Plass, 2008), 정서 장애(Berget et al.,

2008) 등 삶의 기에 처한 사람에게 정

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반려

동물 효과가 회복탄력성 증진으로 발 될 가

능성을 보여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비임상 지역사회

성인 표본에서 회복탄력성 증진의 반려동물

효과에 해 살펴보았고, 효과 기제에 해

사회 지지 가설에 입각하여 검증하 다. 이

를 해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지각된 반

려동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을 주요 변인

으로 설정하 다. 우선 반려동물 소유자 집단

과 비소유자 집단에서 소유 여부와 상호작용

수 에 따른 회복탄력성에서의 차이를 밝힘으

로써 반려동물 효과성을 확인하 다. 이어 소

유자 집단 내에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

를 살펴본 뒤 반려동물 상호작용과 회복탄력

성의 계에서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의 매개효과를 살펴 으로써 반려동물 효과의

기제를 검증하 다.

한편, 분석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험요인인

지각된 스트 스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의 험요인은 크

게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 조직 요인으

로 나뉘며, 개인요인에 속하는 변인들 에서

는 지각된 스트 스가 가장 많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치경,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 스를 측정하여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향을 통계 으로 통제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고-상호작용 소유자 집단이 -

상호작용 소유자 집단과 비소유자 집단 보다

지각된 (반려) 동물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

성 수 이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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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소유자 집단에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회복탄력성은 정 계를 보일

것이며,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가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학 생명윤리 원

회의 승인을 받았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647명의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참여 거부 는

단, 만 19세 미만인 경우, 무선응답을 한 15명

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632명의 자료를 분석

에 포함하 다. 남자 152명(24.1%), 여자 480

명(75.9%)이었으며, 체 평균 연령은 27.61세

(SD=9.02) 으며, 연령 범 는 19-68세 다.

만 19세~29세 485명(76.7%), 30~39세 73명

(11.6%), 40~49세 42명(6.6%), 50~59세 25명

(4.0%), 60~69세 7명(1.1%)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상품 추첨을 한 연락처( 자메

일 는 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에

한하여 추첨 로그램을 통해 상품 추첨을 진

행하 고, 총 50명의 참여자들에게 3천원 상

당의 기 티콘을 보상으로 제공하 다.

측정 도구

인구통계학 반려동물 련 정보

성별, 연령, 반려동물 소유 여부를 항목으

로 설정하 으며, 반려동물 소유 집단만을

상으로 반려동물 종류 항목을 추가하 다.

인간-동물 상호작용 척도(Human-Animal

Interaction Scale, HAIS)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는 동물과의 상

호작용 수 을 측정하기 해 Fournier, Berry,

Letson과 Chanen(2016)이 개발한 인간-동물 상

호작용 척도를 원 자에게 승인받아 연구자

본인이 번안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행동

에 근거한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하여 개발

된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동물을 쓰다듬는

다.’, ‘동물을 안는다.’와 같이 동물에 한 인

간의 바람직하다고 지각될 수 있는 행동 12문

항, ‘동물에게 공격 으로 행동한다.’와 같이

동물에 한 인간의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각

될 수 있는 행동 2문항, ‘동물은 당신을 핥는

다.’와 같이 인간에 한 동물의 바람직하다

고 지각될 수 있는 행동 6문항, ‘동물은 당신

에게 공격 으로 행동한다.’와 같이 인간에

한 동물의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각될 수 있

는 행동 4문항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경험한 동물과의 상호

작용에 해 0 ( 아니다)에서부터 4 (매

우 그 다)까지 평정할 수 있다. 본 척도의

수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

( , 놀이, 손질)의 항목 수들을 합한 합산

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 , 상호작용 거부, 공격 행동)

항목들의 합산 수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하

며, 인간의 동물에 한 행동의 부분 수, 동

물의 인간에 한 행동의 부분 수, 총 HAI

수를 산출할 수 있다. 수가 높을수록 (반

려)동물과의 정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반려)동물과의

부정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Fournier 등(2016)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Cronbach’s ɑ)는 .72~.89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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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연구에서는 동물에 한 인간의 행동

.94, 인간에 한 동물의 행동 .86, 체 .95로

나타났다.

다차원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본 척도는 Zimet, Dahlem, Zime과 Farley

(1988)가 지각된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해

개발하고, 신 섭과 이 분(199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주요 타인

지지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척도는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이며, 수가 높

을수록 지각된 사회 지지의 수 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문항

들에 주요 타인 지지에 한 문항 내용을 동

물 상으로 수정하여 동물 지지 문항을 추가

하 다( : ‘나는 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

수 있는 동물/반려동물이 있다). 이에 총 16문

항을 사용하 다. Zimet 등(1988)의 연구에서

는 내 일치도(Cronbach’s ɑ)가 .88로 나타났

으며, 신 섭과 이 분(1999)의 연구에서는 .8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체 내 일치

도(Cronbach’s ɑ)는 .88, 각 하 요인별로 가족

지지 .88, 친구 지지 .89, 주요 타인 지지 .91,

동물 지지 .96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김주환, 2011)

본 척도는 김주환(2011)이 한국 ⋅고⋅

학생, 성인을 상으로 개발 타당화한 회

복탄력성을 측정하기 한 자기 보고식 척도

이다. 본 척도에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는

자기조 능력, 인 계능력, 정성이며, 각

구성요소의 하 구성 요소는 자기조 능력은

감정조 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으로,

인 계능력은 소통 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

력으로, 정성은 자아 낙 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총 53문항, 5 리

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이며, 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주환(2011)의 연구에서 내

일치도(Cronbach’s ɑ)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각된 스트 스 척도(박 호, 서

석, 2010)

지각된 스트 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는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이

일상 인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개발하

고, 이를 Cohen과 Williamson(1988)이 단축형

으로 수정하 다. 이를 박 호, 서 석(2010)

이 번안하 고,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서 스

트 스 수 을 측정하기 해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황에 해 개인

이 스트 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

기 보고식 척도이다. 하 요인으로 부정

지각, 정 지각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0 = 없었다, 4 =

매우 자주 있었다) 리커트 척도이며, 총 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 스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 지각 문항

들의 내용이 회복탄력성의 내용과 유사한 부

분이 있어 부정 지각 문항들(5문항)만을 사

용하 다. 박 호, 서 석(2010)의 연구에서

부정 지각의 내 일치도(Cronbach’s ɑ)는

.76~.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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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가설 1 검증을 해 반려동물 소유 여부

와 인간-동물 상호작용 척도의 총 의 평균

(54.71)에서 ±1SD를 기 으로 구분하여 반려동

물 소유자 상호작용이 높은 집단(이하 고-

상호작용 집단)과 낮은 집단(이하 -상호작용

집단), 비소유자 집단으로 나 어 비교 분석하

으며, 나머지 가설 검증을 해서는 반려동

물 소유자 집단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PROCESS Macro v3.4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반려동물 소유자 집단(고-상호작용, -

상호작용 집단)과 비소유자 집단의 집단 간

주요 변인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일반선형모

형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반려동물 소유자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 간

련성을 알아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

시하 다. 셋째,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회

복탄력성의 계에서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Hayes(2009)가 제안한 부트스트

랩 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집단 간 주요 변인 비교(가설 1)

일반선형모형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 특성들을 통제했

을 때도 지각된 사회 지지, F(2,384)=42.21,

p=.000, 회복탄력성, F(2,384)=14.06, p=.000,

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

상호작용 집단은 -상호작용 집단과 비소유

자 집단보다 지각된 사회 지지의 수 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상호작용 집단

과 비소유자 집단이 -상호작용 집단보다 회

복탄력성의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하 요인들에서의 차이를 자

세히 살펴보면, 동물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은 고-상호작용 집단

(M=46.33), -상호작용 집단(M=26.03), 비소

유자 집단(M=19.41) 순으로 높았고, 동물의

바람직한 행동은 -상호작용 집단(M=13.78)

과 비소유자 집단(M=11.77)보다 고-상호작용

집단(M=23.54)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인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은 고-상호작용 집단(M=-0.03), 비소유자 집

단(M=0.92), -상호작용 집단(M=2.1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동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역시 고-상호작용 집단(M=0.43), 비소유자 집

단(M=3.04), -상호작용 집단(M=5.6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 지지 수 에 있어서는 특별

한 사람으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지 수 은

고-상호작용 집단(M=17.04)이 -상호작용 집

단(M=14.43)과 비소유자 집단(M=15.57)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가족으로부터 지

각된 사회 지지 수 은 고-상호작용 집단

(M=16.20)과 비소유자 집단(M=15.40)이 -상

호작용 집단(M=13.9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

다. 친구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지 수 은 역

시 고-상호작용 집단(M=16.47)과 비소유자 집

단(M=15.50)이 -상호작용 집단(M=14.00)보

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수 은 비소유자 집단(M=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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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집단(M=13.76), 고-상호작용 집단

(M=18.94)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 요인들에서 고-상

호작용 집단과 비소유자 집단이 -상호작용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조 능력의 평균은 고-상호작용 집단,

M=62.20, 비소유자 집단, M=61.72, -상호작

용 집단, M=56.17, 로 나타났다. 인 계능

력은 고-상호작용 집단, M=68.97, 비소유자

집단, M=65.93, -상호작용 집단, M=60.34,

로 나타났다. 정성은 고-상호작용 집단, M=

60.83, 비소유자 집단, M=59.80, -상호작용

집단, M=54.85, 로 나타났다.

고-상호작용 집단과 -상호작용 집단, 비소

유자 집단 간 주요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상호작용

집단이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와 회

복탄력성의 수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상호작용

(n=59)

-상호작용

(n=62)

비소유자

(n=276) F(df)

부분

에타

제곱

집단

비교
평균(표 오차) 평균(표 오차) 평균(표 오차)

HAIS(동물과의 상호작용)

총 69.46(2.23) 32.05(2.00) 27.22(0.97) 142.39***(2,384) .426 고> ,비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 46.33(1.50) 26.03(1.34) 19.41(0.65) 125.27***(2,384) .395 고> >비

인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0.03(0.18) 2.16(0.17) 0.92(0.08) 43.14***(2,384) .183 >비>고

동물의 바람직한 행동 23.54(0.84) 13.78(0.75) 11.77(0.37) 76.31***(2,384) .284 고> ,비

동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0.43(0.38) 5.61(0.34) 3.04(0.16) 56.62***(2,384) .228 >비>고

MSPSS(지각된 사회 지지)

총 68.65(1.37) 56.11(1.23) 54.51(0.60) 42.21***(2,384) .180 고> ,비

특별한 사람(주요 타인) 17.04(0.49) 14.43(0.44) 15.57(0.21) 8.44***(2,384) .042 고> ,비

가족 16.20(0.48) 13.91(0.43) 15.40(0.21) 7.43**(2,384) .037 고,비>

친구 16.47(0.46) 14.00(0.41) 15.50(0.20) 9.14***(2,384) .045 고,비>

(반려)동물 18.94(0.53) 13.76(0.48) 8.03(0.23) 182.71***(2,384) .488 고> >비

KRQ-53(회복탄력성)

총 191.99(3.40) 171.36(3.05) 187.45(1.48) 14.06***(2,384) .068 고,비>

자기조 능력 62.20(1.21) 56.17(1.08) 61.72(0.53) 11.60***(2,384) .057 고,비>

인 계능력 68.97(1.34) 60.34(1.20) 65.93(0.58) 13.66***(2,384) .066 고,비>

정성 60.83(1.44) 54.85(1.29) 59.80(0.63) 7.00**(2,384) .035 고,비>

PSS(지각된 스트 스) 8.54(0.58) 10.07(0.52) 9.75(0.25) 2.28(2,384) .012 고= =비

주. **p<.01. ***p<.001, 고=고-상호작용 집단, = -상호작용 집단, 비=비소유자 집단

표 1. 일반선형모형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추정된 주변평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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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집단 내 주요 변인들 간의 상 분석

(가설 2)

반려동물 소유자 집단(n=356) 내에서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의

련성을 확인하고자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지각된 반려동물 사

회 지지, 회복탄력성 변인들에 한 상 분

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회복탄력성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r=.26, p<.001),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r=.24, p<.001)와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을 보 으며, 반려동물

과의 상호작용은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

지와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

다(r=.67, p<.001). 따라서 가설 2가 검증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회복탄력성의 계에

서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의 매개 효과

(가설 2)

반려동물 효과의 기제를 확인하기 해 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HAIS

(동물과의 상호작용)
-

2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
.92*** -

3
인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50*** -.26*** -

4
동물의

바람직한 행동
.88*** .74*** -.35*** -

5
동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56*** -.27*** .61*** -.40*** -

6
MSPSS

(지각된 사회 지지)
.43*** .37*** -.24*** .39*** -.27*** -

7 특별한 사람 .26*** .21*** -.17** .25*** -.17** .86*** -

8 가족 .23*** .19*** -.13* .19*** -.18*** .80*** .60*** -

9 친구 .19*** .16** -.09 .19*** -.13* .80*** .64*** .51*** -

10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67*** .62*** -.36*** .60*** -.37*** .53*** .29*** .23*** .20*** -

11
KRQ-53

(회복탄력성)
.26*** .15** -.20*** .29*** -.30*** .64*** .53*** .50*** .63*** .24*** -

12 자기조 능력 .22*** .12* -.17** .24*** -.27*** .37*** .29*** .29*** .34*** .21*** .82*** -

13 인 계능력 .27*** .15** -.25*** .28*** -.31*** .620*** .50*** .43*** .67*** .23*** .87*** .58*** -

14 정성 .19*** .11* -.10 .23*** -.20*** .64*** .56*** .55*** .59*** .18*** .88*** .56*** .65*** -

15
PSS

(지각된 스트 스)
-.10 -.06 .07 -.05 .20*** -.27*** -.20*** -.20*** -.30*** -.09 -.47*** -.46*** -.35*** -.40*** -

주. *p<.05. **p<.01. ***p<.001

표 2. 소유자 집단 내 주요 변인의 상 계 (n=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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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동물 소유자 집단 내에서 매개 효과를 검증

하 다. 검증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 으며,

매개 효과와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

과는 표 3에 제시하 다. 독립 변인은 반려동

물과의 상호작용, 종속 변인은 회복탄력성, 매

개 변인은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통

제 변인은 성별, 연령, 반려동물 종류, 지각된

스트 스(PSS)로 설정하 다. 성별은 여자 0,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B 표 오차 β

1

성별

회복탄력성

-.942 3.235 -.014 -.291

연령 -.087 .112 -.036 -.778

반려동물 종류 -8.718 4.988 -.083 -1.748

지각된 스트 스 -2.984 .303 -.457 -9.839***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381 .094 .196 4.034***

R2=.28, F=26.72***

2

성별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15.955 10.115 -.065 -1.577

연령 -.070 .351 -.008 -.200

반려동물 종류 -10.625 15.597 -.028 -.681

지각된 스트 스 -.668 .948 -.029 -.704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4.422 .295 .640 14.987***

R2=.44, F=55.74***

3

성별

회복탄력성

-.403 3.233 -.006 -.125

연령 -.085 .112 -.035 -.760

반려동물 종류 -8.359 4.970 -.080 -1.682

지각된 스트 스 -2.961 .302 -.454 -9.798***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231 .120 .119 1.920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034 .017 .121 1.986***

R2=.28, F=23.11***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변인
간 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1495 .747 .0046 .3030

주. *p<.05. **p<.01. ***p<.001

표 3. 소유자 집단 내 매개효과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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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1, 반려동물 종류는 개와 고양이 0, 기타

동물 1로 더미 코딩한 후, 투입하 다. 한,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를 측정하는 문

항 응답이 부 편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수를 변환하 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계에서 매개

변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 독립변인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인(회복탄력

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196, p<.001). 2단계, 독립변인(반려동

물과의 상호작용)이 매개변인(지각된 반려동

물 사회 지지)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0.640, p<.001). 3단계, 독립변

인(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매개변인(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

속변인(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

한 결과,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지만, 독립 변인은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계가 유의미하

으나, 3단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계가 된

것으로 보아, 이는 매개 변인이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서 완 매개효과를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확인하기 한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95%CI[.0046, .3030].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일반 성인 인구 집단에서

반려동물 효과와 그 기제를 확인하 다. 첫

번째, 고-상호작용 소유자, -상호작용 소유

자, 비소유자 세 집단 간 지각된 반려동물 사

회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상호작용

집단이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를 비롯

하여 인간(주요타인, 가족, 친구)으로부터 지각

된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과 같이 정 인

변인들의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상호작용 집단이 비소유자 집단보다 지

각된 사회 지지 수 이 높은 것은 선행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세 , 윤가 , 2014;

Wood et al., 2015). 인간으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지 수 이 높은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

는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자면 반려동물이 소유자의 사회 계를

그림 1.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향을 미치는 매개모형

주. ***p<.001, 호 안 숫자는 3단계에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향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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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에서 설명할

수 있다(McNicholas & Collis, 2006; Wood et al.,

2015). Wood 등(2015)의 연구에서 반려동물 소

유자는 동물에 한 심, 정보 공유, 반려동

물들 간 친분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소유자

보다 새로운 이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훨

씬 높고, 소유자들 약 42%는 반려동물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사회 지지를 받

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반려동물

이 동물들에 우호 인 사람들과의 사회

계를 진시켜 인간으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지 수 한 높을 가능성이 있다. 고-상호

작용 집단에서 회복탄력성의 수 이 높은 것

역시 선행 연구와 같이 반려동물의 정

인 이 으로 보인다(Friedmann & Son, 2009;

Walsh, 2009; Wood et al., 2015). 따라서 고-상

호작용 집단에서 반려동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 집단은 비소유자 집단

보다 정 인 변인들의 수 이 더 낮게 나타

났다. -상호작용 집단은 비소유자 집단보다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의 수 은 더 높

았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상들로부터 지각

된 사회 지지의 수 은 비소유자 집단과 차

이가 없거나 비소유자 집단보다 오히려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수 역

시 비소유자 집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상호작용 집단은 비소유자 집단보다

동물과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용( , 공격

행동, 회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반려동물 소유 그 자

체보단 상호작용이 반려동물 효과에 더 요

한 요인인 을 보여 다. 선행 연구에서 반

려동물 소유 여부와 별개로 애착이나 만족감

과 같은 동물과의 계가 정 효과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세 , 박형인, 2017)

과 일치한다. 한 -상호작용 집단이 비소

유자 집단보다 인 계 사회 지지 지각이

보다 낮고 동물과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호작

용이 높다는 은 반 으로 이 집단이 인간

동물을 포함한 계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 자원이 부족한 집단일 가능성

을 보여 다. 본 연구는 이를 악하는데 한

계가 있으나, -상호작용 집단의 특징은 부

정정서, 불안정 애착, 소진과 같은 심리 자

원 변인(노치경, 2018), 반려동물 성격(Gosling,

Kwan & John, 2003; McConnell et al., 2011), 반

려동물 돌 부담감과 그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반려동물 나이⋅병력, 소득 수 (신차미,

2017)과 련되어 있을 수 있다. 다만, 집단

간 표본 수의 차이가 미치는 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재검증이 요청된다.

두 번째,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 회복탄력성은 모두 정

상 계가 있었다. 선행 연구결과, 인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상 계수의 범 는 .36~.50이었으며(손덕순,

문 희, 2011; 송 심, 성승연, 2015; 우재희,

2015; Pidge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지각

된 반려동물 사회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상

계수는 .24로 나타났다. 지각된 반려동물 사

회 지지는 인간으로부터 지각된 사회 지

지보다 다소 약하지만 회복탄력성에 향을

수 있다. 이러한 련성에 해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사회 지지

에 한 지각이 높아짐으로써 안정 인 근

성의 지지 체계라는 믿음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 정서나 만족도가 증가하거나 부정

정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Langst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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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자 집단 내에서 반려동물과의 상

호작용과 회복탄력성의 계에서 지각된 반려

동물 사회 지지가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정 인 향

을 미치는 데 사회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얻는 사회

지지의 직 인 효과와 동물로 인해 발

되는 사회 지지의 간 인 효과가 있다는

사회 지지 가설(Beetz, 2017; McConnell et al.,

2011; Wood et al., 2015)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

할 수 있는 여러 알려진 변인 에 반려동물

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사회 지지 역시 회

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 변인임을

확인하 다. 반려인들에게 동물과의 올바른

상호작용에 한 교육을 함으로써 동물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게 하고, 결과 으로 회복

탄력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반려동물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에는 애착,

심리 욕구 충족 등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다른 심리 변인들에 의한

향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반려동물

이 애착 상의 역할을 하며(Sable, 2013), 반려

동물에 한 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한아람, 2017), 반려동물이 자

율성, 유능성, 계에 한 심리 인 욕구를

충족할수록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anat-Maymon, Antebi & Zilcha-Mano, 2016). 따

라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시 애착이나 심

리 인 욕구 충족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반려동물로부터 지지를 더 많

이 얻게 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 증진에 보

다 효과 인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매개치료에 한 심리

학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재 국내에서

도 동물매개치료의 효과가 실증 으로 입증되

고 있으며, 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신연호,

2014; 신정인, 강 걸, 2016). 동물매개치료는

동물과의 상호작용 유 를 토 로 하지만,

이러한 동물매개치료와 반려동물 효과의 기제

에 해 아직 명료하게 정리된 것은 없는 상

황이며, 의학, 간호학, 수의학, 심리학 등의 다

학제간 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정

인, 강 걸,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동물매개치료에 한 하나의 심리학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 설계로 인과 계를 설명하지

는 못한다. 이에 따라 실험 연구나 종단 연구

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비교 집

단을 세분화하지 못하여 실제 집단의 특징과

다소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 간 비

교 분석을 할 때 비교 집단인 비소유자 집단

을 비소유자지만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집단과 비소유자면서 동물과의 상호작용도 없

는 집단으로 나 어 비교하고자 하 으나, 비

소유자면서 동물과의 상호작용도 없는 집단이

7명으로 인원이 무 어 비소유자 집단을

세분화하지 못하 다. 그러므로 본래 의도했

던 로 비교 집단을 세분화하지 못하여 실제

집단의 특징과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을 수

있다. 셋째, 반려동물 종류에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포함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반

려동물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표집하 으

나, 설치/토끼류, 조류, 수족 동물을 키우는

23명의 소수의 반려인들만 응답하는 등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

우는 반려인들의 수가 상 으로 어 반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1786 -

동물 유형에 따른 분석이 불가능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유형에 따른 표집을 통

해 반려동물 유형별 특징을 탐색하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반려동물 사회

지지를 측정하 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반려

동물 사회 지지에 한 척도를 개발하여 매

개 효과에 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국내에서

부족했던 반려동물 반려동물 효과의 심리

학 기제에 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가 임상 집단이나

취약 집단을 상으로 한데 비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 표본에서도 반려동물의 정 효과

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회복탄

력성에 해 반려동물 사회 지지라는 매개

변인을 확인하여, 인간 회복탄력성의 발달에

반려동물이 기여하는 기제를 밝힌 바,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 방 서비스 로그램의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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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ocial support hypothesis, this study examined the mechanism of companion animal effect

measured by resiliency, and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companion animal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and resilience. A total of 632 community sample

adults completed the Human-Animal Interaction Scale(HAIS), 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Korean Resilience Questionnaire-53(KRQ-53), and Perceived Stress Scale(PSS).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action with one ’s companion animal has a positive effect on resilience than simply

owning one. Among companion animal owners,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explained resilience, and

perceived companion animal social support, in particular, completely mediated this relationship. Therefore,

interventions that improve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particularly perceived companion animal social

support, may help increase resilience.

Key words : companion animal effect,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perceived companion animal social support, resil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