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9 -

韓國心理學會誌：社會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7, Vol. 21, No. 2, 89～105

최근 이혼율이 증하는 실 속에서결혼생활의 질에

향을 주는요인들을 밝히려는연구들은 부부 개인뿐만

이 아니라 사회 으로도 매우 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

내외에서도 부부의결혼만족도를 다룬많은 연구들은 부

부자신과상 방의특징이나 행동방식( ：의사소통방

식)에따른결혼만족도효과를다루고있다(권정혜, 2000;

김선 , 김 희, 2005; 이정은, 이 호, 2000). 그러나부

부간 실제의 특성차이보다는 지각이나 생각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더 요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 ：박 화, 고재홍, 2005; 이종선, 권정혜, 2002;

Acitelli, Douvan, & Veroff, 1993). 특히 최근의 연구들

에서부부각자의개별특징보다는부부간의유사성과상

호성등과 같은 상호작용 변인이 결혼만족도에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고재홍, 명진, 2003; 박 화, 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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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부부간성격과결혼가치 의유사성과상 방에 한이해크기가결혼만족과 련되는지를알아보았다.

한부부간유사성과이해크기가결혼기간에따라달라지는지, 성격과결혼가치 역별로그것들이차이가있는지,

남편과부인의경우다른지등도살펴보았다. 이를 해부부 155 의 상으로각각에게자신과배우자의성격과결혼

가치 에 한지각을알아보았다. 성격지각의 경우는 5요인 성격이론에근거하여, 결혼가치 지각의경우는 Acitelli

등(2001)의연구를참조한 4 역에서부부의자기지각과배우자지각을측정하 다. 부부간상호지각의일치도는실제

유사성(남편-부인 자기지각의일치도), 가정된유사성(자기지각과 상 방지각의일치도), 이해(상 방에 한 지각과상

방의 자기지각의 일치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 다. 주요 결과는 첫째, 성격 역에서는 실제 가정된 유사성보다

상 방에 한이해의크기가더컸으며, 결혼가치 역에서는가정된유사성의크기가다른일치도보다더크게나타

났다. 둘째, 기간은 모든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와 유의한 계가 없었다. 셋째, 성격의 경우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이높을수록, 부인의남편에 한이해가클수록, 부부모두의결혼만족이높았다. 그러나결혼가치 의경우남편

은 실제유사성과 부인에 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반면, 부인은 남편에 한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았다.

주요어：부부,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이해, 결혼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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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05; Acitelli, et al., 1993; Byrne & Blaylock, 1963;

Morry, 2007).

결혼만족

결혼만족도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일반 으

로개인이결혼생활 반에서경험하는즐거움, 만족, 행

복 등과 같은 주 감정으로 정의한다( ：Hawkins,

1968). 이는 개인의 욕구가 남편(혹은 부인)과의 상호작

용을통해서충족되어지는정도를말한다(Rice, 1979).

재 결혼만족도는 결혼 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Acitelli 등(2001)은 기혼자들을 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 요한것들이무엇인지를묻는질문을통해

행복한결혼생활의 13가지가 요조건들을찾아냈다. 이

조건들은경제 여유, 애정표 , 성 만족, 종교나정치

등에 해부부가비슷한신념을갖고 있는것, 상호신뢰

하기, 집안일함께하기, 자녀양육하기, 요한것에

해이야기하기, 애착, 서로에 한감정의공유, 서로돌보

기, 부부 계의지속에 한확신, 함께지내기등이다. 국

내에서도 결혼만족도를다룬 기의연구들은 주로 가정

의 사회경제 변인들( ：가계수입, 결혼방법, 자녀수)

과 결혼만족도간의 계를 연구하 다. 일부의 연구들은

내외통제성과 같은성격특성이나 교육수 등과 같은 남

편과 부인의개인 특성에따른 결혼만족도를 다루었다

( ：이정은, 이 호, 2000). 한 일부의 연구들은 배우

자의 폭력, 배우자의 공격성이나 의사소통 양식과 같은

배우자의 특성이자신의 결혼만족도에미치는 효과를 다

루었다( ：이종선, 권정혜, 2002).

최근에는 부부 각자의 개별 특징보다는 부부간의 이자

(dyadic) 변인이 주목을 받고있다(고재홍, 명진, 2003;

박 화, 고재홍, 2005; Acitelli, et al., 1993). 부부의결혼

만족도에 향을주는 표 인이자 요인으로서부부의

태도유사성을들수있다. 연구들에따르면, 한 상 X에

한두사람의태도가비슷한성향을보일때두사람은

호감을가지게되며, 상 X에 한서로다른태도는서

로에 한 불만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Byrne &

Blaylock, 1963). 이것을 유사성 효과(Berscheid &

Walster, 1978; Byrne, 1971)라고하며, 실제의친구들과

연애 상 자들의태도를 다룬상 연구들뿐만 아니라 서

로모르는 사람들을 상 로한 실험연구들에서도유사성

효과가 입증되었다(Schachter, 1951). 일반 으로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더 좋아하는 유사성 효과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Byrne &

Blaylock, 1963).

특히 부부는 배우자 선택에서 태도를 비롯한 여러 측

면에서 자신과 유사한사람과결혼할가능성이 크다. 실

제로결혼한부부들은교육수 , 지능, 가치 등과같은

심리 특성에서 부부간 상 이 비교 높게 나타났다

(허윤미, 2001). 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태도

나 성격이 유사한 부부들이 그 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그들의결혼생활에서더행복하다고보고하 다(Allen &

Thompson, 1984; Corsini, 1956; Ferreira & Winter,

1974). 고재홍과 명진(2003)의부부의유사성과결혼만

족도간의 계를다룬연구에서연구자들은부부간의성

격, 취미, 결혼가치 , 가치 의 4가지 역에서 부부 유

사성을 로 일 형태로 측정하 으며, 이 부부간 결

혼가치 로 일의 유사성 크기가 결혼만족도를 설명

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결혼생활을하면서서로여러측면에서유사해질

가능성도 있다. 부부가 결혼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여러가지태도, 가치 선호도에서미처발견하지못

한차이가드러나면부정 감정과후회, 갈등등이생겨

나게되고, 이는결혼이후부부 계에치명 인손상을

수도 있다. 부부 어느 쪽도 상 방 쪽으로 태도나

가치 등을일치시킬의도가없다면이러한불일치가갈

등을유발하여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가능성이 크기때

문이다(Hill & Peplau, 1998).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부부간 상호지각의일치(congruence of perceptions)란

자신과 배우자의 생각이나 지각이 일치하는 정도이다

(Acitelli, Kenny, & Weiner, 2001). 특히부부간태도, 성

격, 가치 등에서의유사성(similarity)이부부각자의결

혼만족도에 향을 다는보고가있다( ：고재홍, 명

진, 2003; Acitelli, et al., 2001; Byrne & Blaylock,

1963). 이 의연구들에의하면여러가지측면에서유사

한부부는그 지못한부부보다결혼생활이더행복하다

고보고하 다. 를들어고재홍과 명진(2003)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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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 취미, 성격의네 역에서각자의 로 일에

근거한 부부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계를 살펴본 결

과, 모든 역에서 부부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보여주

고 있었으나, 이 결혼 의 유사성이 남편과 부인의 결

혼만족도에 모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부부와 같은특별한 인 계의지각에는유사

성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상호지각의 일치여부를 살

펴볼 수 있으며, 여러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Acitelli, et al.,

1993; Byrne & Blaylock, 1963; Oggins, Verrof, &

Lever, 1993).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유형별로 구

분하면, 앞서언 한실제유사성뿐만아니라 다른종

류의 일치(즉 가정된 유사성과 이해)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종류의 일치여부나 크기도 결혼만족도에 향을

가능성이있다. 를 들어부부가성격이나가치 등

에서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지 뿐만 아니라, 부부가 상

방의 그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즉 지각의

정확성)도 결혼만족도에 향을 수 있을 것이다

(Acitelli et al., 1993). 일반 으로 인 계에서 서로가

상 방의특성을얼마나잘알고있는지의여부는그들이

알고 지낸 시간과 련된다(Kenny & Acitelli, 2001).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신과 상 방지각으로부터 산

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지각의 일치 정도와그들의 결

혼만족도간에어떤 계가있는지를다루고자하 다. 구

체 으로는부부의자신에 한지각이실제로서로비슷

한정도가클수록결혼만족도가높은지, 서로비슷하다고

생각하는정도가클수록결혼만족도가높은지, 아니면정

말 두 사람이 서로 상 방을 정확하게 아는정도가 클수

록결혼만족도가높은지를살펴보고자하 다. 더나아가

이러한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 정도가 남편과 부인

어떤사람에게더많은 향을주는지도살펴보고자하

다. 아울러이런부부간 상호지각의일치정도가결혼기

간이길수록높아지는지의여부를살펴보고자하 다. 고

재홍과 명진(2003)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성격’과 ‘결혼가치 ’의 두 역에서 부부간의 세 가지

상호지각 일치도를알아보기 해서자기 평가와 상 방

평가를하도록한다음, 이를근거로그들사이상호지각

의 일치도를산출하여 이것들이그들의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향을알아보고자하 다. 다음에서는부부간상호

지각 일치도와 그 종류에 해 살펴 볼 것이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유형

본 연구에서는 Kenny의 이자(dyad) 계 모형(Actitelli,

Kenny, & Weiner, 2001; Kenny & Acitelli, 2001)을기

로하여부부간상호지각의일치도를측정하 다. 이모형

에서는자신에 한지각과상 방에 한지각이얼마나

일치하는지를두지각의차이정도(크기)로측정할수있

다. 이때지각의차이를산출하는 거에따라여러종류

의 상호지각의 일치유형이 나올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 유형

a의일치도=실제유사성, b-1의일치도=남편의부인에 한가정

된유사성, b-2의일치도=부인의남편에 한가정된유사성, c-1

의일치도=부인의 남편에 한이해, c-2의일치도=남편의부인

에 한 이해

부부와 같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이자 계에서

상호지각의 일치성은 유형에 따라 실제유사성(actual

similarity), 가정된 유사성(assumed similarity) 이해

(understand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를 들어 성격

의경우, 남편( 는부인)이생각하는자신의성격과부인

( 는 남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이얼마나일치하는

가의정도는실제유사성크기로볼수있다. 반면가정된

유사성이란 상 방의성격을 자신의성격과 얼마나유사

하다고생각하는 있는지의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란

상 방이자신을어떻게지각하고있는지를 정확히알고

있는 정도이다(Acitelli et al., 1993).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일종의 상 방에 한 지각의 정확성

(accuracy)으로 볼 수 있다(Kenny, 1994 참조).

실제유사성

여기서실제유사성이란 인 지각에서두사람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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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각이얼마나유사한가에 한정도를말하며, 이는

가정된 유사성과 구별하기 하여 실제유사성이라 한다

(그림 1에서 a). 를 들어부부의 경우 실제 성격유사성

크기는 남편의자기 성격지각과부인의 자기 성격지각간

의일치도크기를말하며, 이는두사람의측정치의차이

(실제로는 차이의 값)로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차이가작을수록둘간의성격은유사하다고볼수있

다. 따라서엄격한의미로이 ‘차이값’은비유사성의측정

치이므로 차이값이작을수록 부부간의유사성이 큰 것으

로 볼 수 있다.

여러연구들에따르면성격이유사한부부일수록그가

정의 불화가 었으며 아이들이 정서 , 행동 으로 더

건강하 다(Dawson, 1991; Kline, Johnston, & Tschann,

1991). 한 로 일 유사성 지표를 사용하여 성격, 취

미, 결혼가치 , 가치 의네 가지 역에서 유사성크기

와결혼만족도의 계를알아본연구에서부부의결혼가

치 의 유사성이클수록 남편과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모

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재홍, 명진, 2003). 성격이

외에도 부부간의의사소통 패턴의유사성은 정 방식

에서보다는 부정 방식에서 더 높았으며, 이것이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큰 향을 주고 있었다(박 화, 고

재홍, 2005). 여러연구들을근거로 Fletcher, Rosanowski

Fitness(1994)는부부간의유사성이행복한결혼생활

의 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반 으로 이성 계에서 남성의 반응은 상 방 여자

의얼굴과신체의성 매력에 향을많이받는반면, 여

성의태도, 신념, 취미등은비교 등한시하는경향이

있다. 그러나여성의반응은상 방남자의태도, 신념

취미 등에 민감하게 응하는 경향이 있다(Feingold,

1989). 이러한성차때문에부부간유사성크기와결혼만

족도간의 계는남편에서보다부인에게서더높게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부간의 유사성 크기에서 연령

효과는잘나타나지않았다(Feng & Baker, 1994). 즉결

혼기간이 길어질수록부부가 여러측면에서 유사해 진다

는 증거는 희박하 다. 국내연구에서도 결혼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성격등여러측면에서부부간유사성이증가

한다는증거는없었다(고재홍, 명진, 2003). 리종단연

구(Kelly's Longitudinal Study)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연구(Caspy, Herberner, & Ozer, 1992)에서도 시간이지

날수록 부부간 성격의 유사성이 증가한다는 수렴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정된 유사성

가정된유사성이란한 사람이자기의 트 의특성을

자신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Kenny &

Acitelli, 2001). 그러므로 이는 양자간의실제유사성과는

무 하게상 방의 특성이나 생각이자신의 그것들과유

사할 것으로 “가정”하는 정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지각의유사성(perception similarity)이라고도 하며, 때로

는상 방이 자신과 유사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유사하

다고 보기 때문에 일종의 착각이다. 부부인 경우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이란 남편의 자기지각(그림 1에서 Hh)과

남편의상 방지각(Hw)간의일치도를말하며, 그크기는

두 측정치의 차이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

인의 가정된 유사성이란 부인의 자기지각(그림 1에서

Ww)과 남편에 한 지각(Wh)간의 일치도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 계에서 가정된 유사성은

인간 인식의 조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인 계의

질에 큰 향을 다(Byrne & Blaylock, 1963). Morry

(2005, 2007)의 호감-유사성 모형(attraction-similarity

model)에 따르면, 좋아하는사람들끼리는 서로 상 방이

자신과비슷하다고지각한다는것이다. 부부의갈등상황

에서행동과감정을다룬 Acitelli 등(1993)의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정된 유사성이 실제유사성보다 결혼만족도에

더 요한것으로밝 졌다. 를들어부부들은갈등상

황에서상 방의 행동이나 감정이자신과 서로비슷하다

고생각할수록더상 방에 해만족해하는것으로나타

났다. Kenny와 Acitelli(2001)도 성격 면에서 부부 사이

에서가정된 유사성은오히려실제유사성에 보다결혼만

족도와더 히 련될 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그러

나고재홍과 김명렬(2004)은 청소년의학 짝꿍간 성격

로 일유사성지표를근거로그들의가정된유사성이

상 방에 한호감에어떤 향을주는지를 살펴본 결

과,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는 짝에 한 호감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가정된 유사성의 효과는 커 의 종

류와 어떤 측면의 유사성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계

- 93 -

이해

여기서 이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지각(평가)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람(배우자)이 그 사람을 지각(평가)하

는 것 사이의 일치로 정의할 수 있다(Byrne & Blaylock,

1963). 보다보편 인개념으로어떤표 인물에 한어

떤평가자의평가가그표 인물자신의평가와일치한다

면평가자는그표 인물을정확하게알고있다는의미와

같은 이해이다. Kenny(1994)에 따르면 인지각에서 이

해는지각의정확성(accuracy)과같은의미로서 A가 B에

해 정확하게 “지각”한다면, A는 B를 정확하게 “이해”

한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여기서의이해란부부가배

우자의어떤속성( ：성격)을정확하게지각하고있다는

의미이다1).

부부 계에서의 이해는남편의부인이해와부인의남

편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 남편의 부인이해 정도란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한크기를 말

하는 반면, 부인의 남편 이해정도란 부인이 자신의 남편

을얼마나정확하게알고있는지에 한크기이다. 즉

자는 남편의상 방지각(Hw)과부인의 자기지각(Ww)간

의 일치도를 말하며, 후자는 부인의 상 방지각(Wh)과

남편의 자기지각(Hh)간의 일치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이

해의 크기는 두 사람의 측정치( ：외향성 지각)의 차이

의 값을 사용할 것이다. 차이의 값이 작은 사람

일수록 배우자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많은연구자들은 사람들이다른사람들의특성들을

단할 때, 얼마나정확하게 단하는지를 연구해왔다.

를들어처음만난사람들도상 방의지배성과사교성과

같은 성격 특성들을 비교 정확하게 단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Chapdelaine, Kenny, & LaFontana, 1994).

한교우 계에서상 방에 한이해의크기는서로알

고지낸기간이길수록, 서로가까운사이일수록더큰것

으로나타났다(Dawes & Mulford, 1966), 한편 Kenny 등

(1994)의 연구에서는 실제유사성과 가정된 유사성이 클

수록, 이해의크기도커지는경향이있었다(Kenny, et al.,

1994). 한편 친구 계에서 상 방에 한 이해크기가 그

1) 이 경우 단의 거는 ”자기지각“이다. 그러므로 표 인물

자신이잘알고측면에서만일치도를이해의크기로볼수있

다. 만약 자신이 잘 모르는 측면에서의 일치도는 이해로 볼

수 없다.

들의교우 계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연구들도

있다(고재홍, 김명렬, 2004).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로 일일치도로알아본청소년들의학 짝꿍에 한

반 인성격의이해정도는상 방에 한호감크기에

큰 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부를다

룬 Acitelli 등(2001) 부부연구에서는갈등시상 방이갈

등에 처하는 행동에 한이해크기는 그들의 계만족

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부인에

한갈등 처행동에 한이해가클수록결혼생활의불

화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근거로성격, 결혼가치 등에서부부간상호지

각의일치도(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이해)의크기

를알아보고, 이것들이결혼기간이길수록증가되는지,

한 일치도가 그들의 결혼만족도와 련되는지를 알아보

고자하 다. 특히상 으로결혼만족도에서남편의

향을 많이 받는 부인의 남편에 한 이해가 클수록 부인

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상된다(박 화, 고재홍,

2005 참조). 부가 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한 결혼만

족도의부부간상호성을재검증하고자하 다. 그이외에

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다루었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크기는?

앞에서언 한세 가지상호지각의일치성을구체 으

로살펴보면부부간실제유사성은한가지이나가정된유

사성과이해의지각은남편과부인각자가자신의배우자

에 해내린 단이므로다시각각두가지로구분할수

있다. 즉남편의부인에 한가정된유사성과부인의남

편에 한 가정된 유사성으로 구분되고, 이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남편이부인의특성을정확히아는정도(이해

크기)와 부인이 남편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자는남편의부인이해, 후자는부인의남편이

해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들(고재홍, 명진 2003; Kenny &

Acitelli, 2001)과직 상에따르면, 부부간에는성격

과결혼가치 모두에서이해의크기가가장크고, 그다

음으로가정된유사성, 실제유사성의순서일것이다. 특히

상 방에 한 이해의 경우, 상 방에 한 의존정도가

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Lakey & Canary, 2002).

그러므로 부부 계에서도 상 방에 한 의존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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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는 부인이 남편보다상 방에

한 이해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증가하

는가?

결혼 두사람의문화 사회 차이를불구하고, 결

혼기간이 길수록부부는 여러측면에서 서로 유사해진다

는주장(Blankenship, Hnat, Hess, & Brown, 1984)이수

렴가설이다. 그러나비록종단 연구는아니었지만우리

나라에서 이를 검증한 고재홍과 명진(2003)의 연구 결

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는 자기지

각을근거로부부간의성격과결혼가치 유사성을둘간

의 로 일 유사성 지표를 근거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부간 유사성크기는그들의 결혼기간과는 련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공개(self-disclosure) 이론(Altman & Taylor, 1973)

에 따르면, 자기공개의 가장 요한 동기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연계이며, 이것이 한두 사람의 계발달에

향을 다. 일반 으로사람들은친 하지않은사람에

게는자기공개가주는두려움, 즉거 이나 는배

신때문에진정한자기공개를꺼린다. 그러나자신이신

뢰하는 배우자나아주 가까운친구, 치료자, 종교 충고

자에게는 자기를 공개하기 쉽다. 부부는 결혼을 계기로

“우리”라는 계를형성하면서오랜세월동안서서히상

방에게 침투되어 서로 더 깊고 넓게알아갈 것이

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 방의 자기공개가 많

아지기 때문에 상 방을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볼 수 있다. 그러므로결혼기간이긴 부부일수

록배우자에 한이해의크기가클가능성이있다. 인

지각에 한 Kenny 등(2001)의연구에따르면, 일반 으

로 지낸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서로를 정확히 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가장가까이 지내는 특별한

계인 부부간에서도 상 방에 한 이해의 크기는 두 사

람이서로알고지낸시간(즉결혼기간)에달려있을가능

성이 크다.

반면가정된유사성의경우결혼 기에는자기와배우

자가 서로 유사하다는 착각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서로를 정확하게알아가면서 서로가 유

사한 측면이 많다는 착각(가정된 유사성)의 정도가 떨어

질것으로 상할수있다. 본연구는부부의결혼가치

과 성격의 유사성크기와 이해크기가 결혼기간과 련되

는지를 재검증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는 부부의 결혼

기간이길수록 실제유사성과 이해의크기는 증가할것이

지만, 가정된 유사성은 결혼 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작아질 것으로 상하 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련이 큰 일치도는 무엇

인가?

갈등상황에서부부가 처하는행동을다룬 Acitelli 등

(1993)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실제유사성보다는

가정된유사성이 상 으로 결혼만족도에더 큰 향을

주었다. 그러나이들의연구는구체 인행동지각을다룬

반면, 보다 포 인 성격이나 가치 지각을 다룬 것은

아니다. 한두유사성크기가결혼만족도에미치는효과

와 이해크기의 효과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Altman과

Taylor(1973)의사회침투이론에의하면, 친 계인양자

( ：부부)에서 자기공개가 증가하면, 그들의 친 도가

높아진다. 이를 근거로볼 때, 부부의 결혼만족도에가장

큰 향을주는것은유사성보다는상 방에 한이해의

크기일것이다. 한남편과부인의비교에서는남편보다

는 부인의 남편이해가 결혼만족도에 더 큰 향을 미칠

가능성이있다. 왜냐하면일반 인가부장 가정내에서

통상 권력자( ：남편)는 피권력자( ：부인)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은 반면, 피권력자는 권력자의

특성을잘알고있을때, 자신의처신이편하고스트 스

를 게 받기 때문이다(Allen & Tompson, 1984).

부부의 결혼만족은 상호 인가?

상호성(reciprocity)이란양자 계에서한쪽의행동

로 다른 쪽이 응함을 의미한다. 상호성은 구체 인 행

동의교환에서주로나타나는데, Tedeschi와그의동료들

(Tedeschi, Gaes, & Rivera, 1977)은상호성을정 상호

성과부 상호성으로구분하 다. 정 상호성은상 방

의은혜에보답하는것이고부 상호성은 군가가나에

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들도 한 그만큼 당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Kenny와 Nasby(1980)는 친 계

( ：연인, 부부)간호감의상호성을다룬여러연구들을

개 한결과, 첫째호감의 상호성이존재하며 둘째,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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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호감의 상호성크기가 증가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결혼만족도를 다룬 연구에서

도 부부간 상호성은 잘 나타나고 있었다(박 화, 고재홍,

2005). 를들어부부 어느한사람(남편)이상 방(부

인)에 해 만족해할 때, 상 방도 그사람에 해만족

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성과 한덕웅(2001)의 주장에 따라

결혼만족도를생활만족, 애정 헌신등세가지측면에

서 살펴보았으며, 우선 부부의 반 결혼만족도 간에

상호성이존재하는지를반복검증하고자하 다. 한결

혼만족도의생활만족, 애정 헌신등세가지하 요인

어떤요인의 상호성이크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인 계에서 양자간의 상호성은 특성보다는 호

감차원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 ：Folkes & Sears,

1977; Kenny, 1994)에근거하여만족과헌신보다는애정

차원에서 부부간 상호성이 클 것으로 상하 다.

방법 차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마산과 창원에거주하는 결혼기간 1

년 이상 된 부부 155 이었다. 이들 임의로 표집된 부부

들을 상으로사 에 제작된일련의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로 연구하 다. 설문지는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별도

로 구성되어 자기 평가와 상 방 평가를 모두하도록 구

성하 다. 응답자의개인 인신상의비 보장을 하여

사 에 각 질문지에서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공통 코

드번호를 부여해 두었고, 응답자들에게는 익명으로 응답

하도록하 다. 응답은연구자가응답자들의집이나직장

을 직 방문하여 장에서 응답하게 하고 수거했다. 일

부직 만나지못한배우자의경우, 반송용 투를동

한 우편으로 응답을 받아 정확성을 기하 다.

측정도구

성격지각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성격에 한 자기지각과 상

방지각을 알아보기 하여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의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Kenny,

Kashy Cook(2006), 고재홍과 명진(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각요인의측정에 표 인문항들을각요인별

로임의로두문항씩모두 10문항을선정하 다. 를들

어자기지각의정서안정성요인의문항으로는 “나는차분

하다”, “나는안정되어있다” 등을선정하 다. 이 게선

정한 각 문항에 해 응답자들은 자신과 상 방 각각에

해 ‘ 아니다(1 )’부터 ‘매우 그 다(7 )’까지의 7

척도상에서응답토록 하 으며, 두문항에 한응답

의 평균치로서 각 요인에 한자신과 상 방에 한 평

가치를 구하 다.

결혼가치 지각

부부들의 결혼가치 에 한 상호지각을 알아보기

해서 Acitelli 등(2001)이 이상 인 결혼에 한 조사를

할때 사용하 던 13가지항목들 문화 차이를고려

하고, 고재홍과 명진(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

을 참조하여 네 가지 항목들(경제 여유, 애정 표 , 성

만족, 종교나정치등에 한신념의공유)을선정하여

사용하 다. 부부들에게 의 4가지각항목이각각이행

복한 결혼생활을 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혹은배우자는그것이얼마나 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 다. 를 들어 “당신은 행복한 결혼생활

을 해 서로의 애정표 이얼마나 요하다고생각하십

니까?” 라는물음에 요하지않다(1 )’부터 ‘매우

요하다(5 )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 다.

결혼만족도 척도

부부의결혼만족도를측정하는 도구로서 이경성과 한

덕웅(2001), 박 화와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만족, 애정

(passion) 헌신의세가지하 역을측정하는총 3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

항들은 총 10문항으로, 계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

을 묻는 질문들( ：나는 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나

는마지못해남편과함께산다)로구성되어있다. 부부간

성 열정을포함하는애정 역에는상 에 한친 성

을나타내는 6문항( ：내남편의행복이곧나의행복이

다)과애정을측정하는 7문항( ：우리부부는서로애정

표 을잘하는편이다) 등총 13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헌신은부부 계에 한의존도를측정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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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만약남편과이혼한다면 자유롭고홀가분할것

이다), 결혼 계를 유지하기 하여 과거에 투자한 수

을 측정하는 4문항(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해

서많은희생을감수했다), 그리고결혼 계를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측정하는 4문항( ：나는 결

혼 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등 총 12문항

으로측정하 다. 본연구에서는각하 역의평균

수를 만족도 지표로 사용하 다. 박 화와 고재홍(2005)

의 연구에서 보고한 각 하 척도의 신뢰도(Cronbach의

α)는생활만족에서남편 α=.90, 부인 α=.90, 애정에서남

편 α= .93, 부인 α=.94, 헌신에서남편 α=.84, 부인 α=.8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의 α)는생활만족에서남편 α=.89, 부인 α=.91,

애정에서남편 α=.89, 부인 α=.88, 헌신에서남편 α=.79,

부인 α=.78이었다.

일치도 산출방법

본연구에서는 부부간상호지각의일치도정도를알아

보기 해서 각 부부의자기평가값과상 방평가값

의 ‘차이의 값’을 구하 다. 를 들어 실제유사성

지표로서∣남편의자기(성격)지각 - 부인의자기(성격)지

각∣를사용하 다. 가정된 유사성크기는남편의자기지

각과 남편의 부인에 한 지각의 차이(남편의 가정된 유

사성 크기), 부인의 자기지각과 부인의 남편지각의 차이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 크기)로 산출하 다. 마지막으로

상 방에 한 이해 크기는 부인의 남편에 한 지각과

남편의 자기지각의 차이(부인의 남편에 한 이해크기),

남편의부인에 한지각과부인의자기지각의차이(남편

의 부인에 한 이해크기)로 산출하 다.

를 들어 A 부부의 경우 남편은 자신의 외향성 크기

를 4.5라고평가하고, 부인의 외향성은 5.0으로평가하

다. 반면부인은자신의외향성크기를 4.0으로평가하고,

남편의 외향성을 3.0으로 평가하 다고 하자. 이때 A 부

부의 실제유사성(Hh-Ww)은∣4.5-4.0∣, 즉 0.5이고, 남

편의가정된유사성(Hh-Hw)은∣4.5-5.0∣, 즉 0.5, 남편의

부인에 한 이해(Hw-Ww)는∣5.0-4.0∣, 즉 1.0이다. 반

면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Ww-Wh)은∣4.0-3.0∣, 즉 1.0,

부인의남편에 한이해(Wh-Hh)는∣3.0-4.5∣, 즉 1.5가

된다.

이상의 세가지 부부일치도를 근거로먼 결혼기간

에 따라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이해가 증가하는

지를 살펴보기 해 부부의 결혼기간(개월)과 세 부부간

일치도지표 간상 계수를 구하 다. 둘째, 부부일치도

(특히상 방에 한이해의크기)가남편과부인간에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부부(2)×일치도 종류(3)’

의 변량분석을 하 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부부간 지각

의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계를확인하기 해이들

간의 단순상 이외에도 일치도 지표들을 언변인으로

하고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를종속변인으로 하는회귀

분석(stepwise 방식)을 하 다.

결 과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의 결혼기간은 1년 4개월-45년

사이이었으며비교 정규분포에가까웠다. 이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16년 9개월(표 편차 8.4년)이었다. 결혼만족

도는 7 만 에 남편이 평균 5.59(표 편차 0.79), 부인

이 평균 5.44(표 편차 0.79)로 결혼만족도가 다소 높은

집단이었다. 구체 으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M=5.59)

가 부인의 결혼만족도(M=5.44)보다 더 높았으며, F(1,

154)=5.38, p<.05, 만족도의 하 요인 에서는 헌신

(M=5.62), 애정(M=5.50), 생활만족(M=5.44) 순이었다,

F(2, 154)=8.35, p<.05. 생활만족에서는 남편(M=5.63)이

부인(M=5.24)보다더높았으나, F(1, 154)=20.45, p<.05,

애정과헌신에서는 남편과 부인간에유의한 차이가없었

다, 각각 F(1, 154)=1.33, F(1, 154)=0.34, ns.

부부간 성격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

5가지 성격 요인에서 부부간 상호일치도를 산출한 다

음, 그 평균치로써성격의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상 방에 한 이해의 크기를 산출하 다(표 1 참조).

각 일치도 유형의크기를 비교하기 해 부부(2)×일치

도 종류(3)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하 다. 그결과 부부

의주효과는유의하지않았고, F(1, 154)=0.25, ns. 일치도

유형의 주효과는유의하 다, F(2, 308)=9.89, p<.001. 이

를사후검정(LSD)한결과, 실제유사성(M=1.06)과가정된

유사성(M=1.0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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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부간 성격에 한 상호지각의 일치도 평균(표 편차)

성격 상호지각의 일치도 유형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이해

남편 1.06(0.47) 0.98(0.48) 0.93(0.53)

부인 1.06(0.47) 1.05(0.47) 0.89(0.43)

주. 수치는부부간차이의 값으로서값이작을수록일치도가

큰 것임.

그러나상 방에 한이해의크기(M=0.91)는가정된유

사성(M=1.02)과 실제유사성(M=1.06) 크기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s<.01. 즉 부부간에는실제 가정된

유사성보다도상 방에 해에 한이해가더큰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에 따른 일치도 종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308)=1.95, ns.

부부간 결혼가치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

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제시된 4가지 각 항목을 얼마

나 요하게생각하는지를 평가한자료를 기 하여 부부

상호지각의일치도를산출하 다. 이를근거로산출한부

부의 결혼가치 에 한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상 방 이해의 크기 평균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부부와일치도 유형에따른일치도크기를변량분석한

결과, 먼 남편과부인사이에결혼가치 의상호지각의

일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154)=2.13, ns. 반

면일치도유형의주효과는유의하 다, F(2, 308)=25.65,

p<.001. 이를사후검정(LSD) 한결과, 가정된유사성(M=

0.57)은 실제유사성(M=0.79)과 이해(M=0.80) 보다 작았

으며(ps<.01), 실제유사성과 이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부부간에는서로상 방의결혼가치 에 해

얼마나잘알고있는지에 한이해와부부간실제유사성

표 2. 부부간 결혼가치 에 한 상호지각의 일치도 평균(표

편차)

결혼가치 상호지각의 일치도 유형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이해

남편 0.79(0.51) 0.52(0.50) 0.80(0.51)

부인 0.79(0.51) 0.62(0.50) 0.81(0.55)

주. 수치는부부간차이의 값으로서값이작을수록일치도가

큰 것임.

보다는 상 방이 자신과 같은 생각(결혼가치 )을 갖고

있을 것이란 믿음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

에따른일치도종류간의상호작용효과는유의하지않았

다. F(2, 308)=2.06, ns.

결혼기간과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간의 계

부부들의 성격과 결혼가치 의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

기와 결혼기간 간의 련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해

성격의 경우, 5요인 각각의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평균하 으며, 결혼가치 의경우도 4항목각각의일치도

를 평균하여 이것들과 결혼기간의 상 을 구하 다. 그

결과성격, 결혼가치 과결혼기간과 상 은최하 -.01에

서 최고 .16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의 계

부부간상호지각의일치도 크기가부부각자의결혼만

족도와 련되는지를 알아보기 해, 먼 5요인 성격별

부부간 유사성, 이해크기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간

상 을 알아보았다(표 3 참조).

표 3에서보듯, 성격의하 요인 외향성과교양성의

유사성과이해는 그들의 결혼만족도와유의한 련이없

었다. 그러나호감성과정서성에서부인이남편의성격을

잘이해하고있을수록부인의결혼만족도가큰것으로나

타났다(호감성 r=-.19, 정서성 r=-.17, ps<.05), 한편성실

성요인에서모든부부간지각일치도가남편과부인의결

혼만족도와 유의한 상 이 있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실제유사성(남편 r=-.26, 부인 r=-.18), 남편의 가정된 유

사성((남편 r=-.23, 부인 r=-.15),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

(남편 r=-.34, 부인 r=-.29), 남편의부인이해(남편 r=-.24,

부인 r=-.21), 부인의남편이해(남편 r=-.22, 부인 r=-.19),

등이었다, ps<.05. 특기할만한 은성실성요인에서유사

성과이해는 부인보다 남편의결혼만족도와 더 련성이

큰것으로나타난 이다. 특히부인의남편에 한가정

된유사성은 남편과 부인모두의 결혼만족도와 련되었

으나(남편 r=-.34, 부인 r=-.29), 남편의부인에 한가정

된유사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만유의한 계가있었

다(남편 r=-.23, 부인 r=-.15), ps<.05. 그러나부인의남편

이해와남편의부인이해는둘모두양쪽부부의결혼만족

도와유의한 계를보여주었다. 이는부분 이기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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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부간 성격 하 요인별 상호지각 일치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계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외향성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09

-.14

.03

-.00

-.07

-.06

-.09

.06

-.10

-.03

호감성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01

-.08

.10

-.13

.00

.07

-.04

-.01

.02

-.19*

성실성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26*

-.23**

-.34**

-.24**

-.22**

-.18*

-.15

-.29**

-.21**

-.19*

정서성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09

-.10

-.21*

-.09

-.18*

-.10

-.15

-.05

-.11

-.17*

교양성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03

-.12

.03

.04

-.01

-.03

-.14

.07

-.07

.08

*p<.05, **p<.01 (양방검증)

만, 실제유사성이나가정된유사성보다상 방에 한이

해의크기가결혼만족도와더 련되어있음을말해 다.

다음으로 결혼가치 에서의 부부간 유사성, 이해크기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간 상 을 알아보았다. 그 결

과의 요약이 표 4이다.

표 4에서 보듯, 결혼가치 의 하 역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와 결혼만족도는 다양한 계를 보여주었다.

경제 여유의 요성 평가에서의유사성과 이해는 부인

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련이 있었다. 특히

남편의가정된유사성(남편 r=-.30, 부인 r=-.20)이부부모

두의 결혼만족과 련되었으며, 부인의 남편이해는 자신

(r=-..01)보다는남편의결혼만족도(r=-.20)와유의한 계

가있었다, p<.01. 그러나남편의부인이해크기는부부모

표 4. 부부간 결혼가치 하 요인별 상호지각 일치도와 결혼

만족도간의 계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경제

여유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23**

-.30**

-.07

-.02

-.20*

-.15

-.20*

.07

-.17

-.05

애정표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37**

-.17*

-.13

-.29**

-.21**

-.15

-.14

-.15

-.14

-.04

성 만족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20*

-.12

.02

-.27**

-.17*

-.08

-.22**

-.18*

-.11

-.12

신념의

공유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11

-.14

-.12

-.09

-.04

-.06

-.08

-.15

-.03

-.05

*p<.05, **p<.01 (양방검증)

두의결혼만족과유의한 련이없었다, 남편 r=-.02, 부인

r=-.17, ns. 애정표 의 요성평가에서도부인의가정된

유사성을제외한실제유사성(남편 r=-.37, 부인 r=-.15), 남

편의가정된유사성(남편 r=-.17, 부인 r=-.14), 남편의부

인이해(남편 r=-.29, 부인 r=-.14), 부인의 남편이해(남편

r=-.21, 부인 r=-.04)는주로 남편의결혼만족도와 련있

는것으로 나타났다, ps<.05. 성 만족의 요성평가에

서는가정된유사성(남편의가정된유사성 r=-.22, 부인의

가정된유사성 r=-.18)이부인의결혼만족도와유의한상

이 있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두 종류의 이해(남

편의부인이해 r=-.27, 부인의남편이해 r=-.17)와유사성

(r=-.20)과 련되었다, ps<.05. 신념공유의 요성 평가

에서는유사성과 이해 모두가그들의 결혼만족도와유의

한 련이 없었다.

특기할만한 은 경제 여유(r=-.23)와 애정(r=-.37),

성 만족(r=-.20)의 요성 평가에서 부부간 실제유사성

크기는남편의결혼만족도와유의한 련이있었으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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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결혼만족도와는유의한 련이없었다. 그러므로남

편의 결혼만족도는 결혼가치 의 다양한 부부일치도와

련되지만,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주로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와 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계

여기서는 성격과 결혼가치 각각에서 하 요인을 구

분하지 않고 부부간 상호지각 일치도를 산출한 다음, 어

떤 유형의일치도가 결혼만족도와더 련되는지를 살펴

보았다2). 결혼만족도의경우에도결혼만족도의하 요인

인만족, 애정 헌신간의상 이남편의경우 .63-.87 부

인의경우 .51-.82 등으로높게나타났기때문에이것들을

묶어 체 결혼만족도로 보고 분석하 다. 이를 하여

성격과 결혼가치 의 두 역 각각에서 5종류의 부부간

상호지각 일치도크기로 남편과부인의 각각의 결혼만족

도를 언하는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실시하 다. 먼

성격에서의부부간 상호지각일치도에 따른 결혼만족

도의 회귀분석 결과요약은 표 5와 같다.

5가지 부부간 성격의 상호지각 일치도는 남편의 결혼

만족도[F(5, 149)=5.91, p<.01]와부인의결혼만족도[F(5,

149)=4.88, p<.01]를 일부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설명량은 각각 7%와 6%로 상만큼 크지는 않았다.

먼 실제유사성은남편과 부인의결혼만족도 모두 언

해 주지 못하 다. 반면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은 자신의

결혼만족도(β=-.21, p<.01)뿐만 아니라, 부인의결혼만족

도(β=-.18, p<.05)를모두유의하게 언하는것으로나타

났다. 즉, 남편이자신의부인이자신과성격면에서비슷

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뿐 아니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함께 높았다. 반면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 효과는 없었다,

각각남편만족도 β=-.07, 부인자신의만족도 β=-.01, ns.

한편부인의 남편성격에 한이해크기는 자신의결혼

만족도(β=-.15)뿐만아니라남편의결혼만족도(β=-.15)를

모두 유의하게 언하는 것으로나타났다, ps<.05. 즉부

인이 남편의 성격을 정확히 악하고 있을수록, 자신뿐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함께 높았다. 반면 남편의

부인성격에 한이해는부부의결혼만족도에 향을주

2) 부부간 체 성격일치도는 5차원에서의 부부간 일치도 값을

평균한 것이며, 부부간 체 결혼가치 일치도는 4항목에서

의 부부간 일치도 값을 평균한 것이다.

표5. 체성격에 한상호지각일치도크기에따른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β t β t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05

-.21

-.07

-.05

-.15

0.59

2.68**

0.83

0.65

1.92*

.01

-.18

-.01

-.08

-.15

0.08

2.28*

0.06

0.9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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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않았다, 각각 남편만족도 β=-.05, 부인만족도 β=-.08,

ns.

이상의결과로볼때성격의경우, 남편은부인의성격

이자신과유사하다고생각할수록, 부인은남편의성격을

잘 악하고있을수록부부의결혼만족도가높았다. 다음

결혼가치 에서의상호지각일치도에 따른결혼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5가지부부간결혼가치 의상호지각일치도는남편의

결혼만족도[F(5, 149)=14.06, p<.001]와부인의결혼만족

도[F(5, 149)=5.95, p<.01]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

로나타났으며, 그설명량은남편(약 16%)의경우가부인

(약 7%)의 경우보다 약간 높았다. 먼 실제유사성은 남

편의 결혼만족도만을 유의하게 언하 다, β=-.30,

p<.01. 그러나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은 자신의 결혼만족

도(β=-.17, p<.05)뿐만아니라, 부인의결혼만족도(β=-.22,

p<.01)를 모두 유의하게 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자신과 결혼가치 이 비슷하다고

지각할수록자신뿐 아니라 부인의결혼만족도가 함께높

표6. 체결혼가치 에 한상호지각일치도크기에따른결혼

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β t β t

실제유사성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남편의 부인이해

부인의 남편이해

-.30

-.17

-.03

-.19

-.08

3.85***

2.15*

0.45

1.90

0.87

-.03

-.22

-.13

-.11

-.03

0.36

2.72**

1.57

1.31

0.3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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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반면부인의가정된유사성효과는없었다, 각각남

편만족도 β=-.04, 부인만족도 β=-.13, ns. 한편남편의부

인 결혼가치 에 한 이해와부인의 남편 결혼가치 에

한 이해크기는모두 부부의결혼만족도에 향을 주지

않았다, 각각남편만족도 β=-.19, β=-.08, 부인만족도 β=

-.11, β=-.03, ns.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결혼가치 의 경우, 남편은 부인

의 결혼가치 이 자신과 실제로 유사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지만, 부인은 남편이

부인 자신의 결혼가치 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

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상호성

부부간의결혼만족도의상호성을결혼만족도를구성하

는 세 가지 하 요인별로 알아보고 다시 체 결혼만족

도를산출하여부부간상호성을살펴본결과남편과부인

의결혼만족도상호성은표 7에서나타난바와같이모두

유의하 다.

표 7.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상호성 크기(상 계수)

남 편

생활만족 애정 헌신 체

아 내

생활만족

애정

헌신

체

.46**

.57**

.38**

.55**

**p<.01 (양방검증)

표 7에서볼수있듯이부부의결혼만족도는 체결혼

만족도 뿐만아니라 모든하 요인에서 상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부부 어느한쪽( ：부인)의결혼만족도

가높으면다른한쪽( ：남편)의결혼만족도도높게나

타났다. 결혼만족도의 하 요인별 상호성크기는 애정의

상호성(r=.57), 생활만족의 상호성(r=.46), 헌신의상호성

(r=.38) 순서이었다.

논의 결론

본연구에서는특별한이자 계인부부간상호지각일

치도 크기와 그들의 결혼만족도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구체 으로는 본연구에서는 155 의 부부를

상으로성격과 결혼가치 의 두 역에서 부부간상호지

각의일치도크기가결혼기간에따라달라지는지, 부부간

상호지각 일치도의 크기는 남편과 부인의 경우 다른지,

일치도크기가부부각자의결혼만족도에어떤 향을미

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크기를변량분석한결과성격과결혼가치 모두

에서 남편부인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성

격에서는 ‘이해'의크기가실제유사성과가정된유사성보

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가치 에서는

이와 달리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가다른 두 지각인 유사

성과 이해의 크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가 서로 성격을 지각하는 데는실제 가정된 유사

성보다 상 방에 한 이해가 더 크고, 결혼가치 에

한 지각은 상 방이 자신과 같은 생각(결혼가치 )을 갖

고있을것이란믿음이가장크다는의미이다. 이는더나

아가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계에 한

물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부부의 성격과 결혼가치 에서의 상호지각 크기

는결혼기간과 련이없었다. 단지다른상호지각일치도

보다는 상 방에 한 성격과 결혼가치 의 이해크기는

결혼기간과정 계를 보여주었으나유의한 수 은아

니었다. 이는결혼생활이길어질수록여러측면에서부부

가서로유사해진다는수렴가설을지지하지않는것이며,

오히려부부 유사성이 결혼기간과 무 하다는고재홍과

명진(2003)의연구결과와일치하 다. 한결혼 기

에는배우자를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는자신과 유사할것

이라는 가정된 유사성이 클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된유사성의 크기는 작아지고상 방에 한이해가

커질 것으로 상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부부간 상호지각의 크기와 결혼만족도의 계는

성격과결혼가치 의 역에서각각다르게나타났다. 우

선성격 역에서는성실성을제외한다른요인에서유사

성은부부의결혼만족과아무런상 을보이지않았으며,

이것은 고재홍과 명진(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호감성과 정서성은 부인의남편이해가 부인자신

의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계가있었다. 성실성의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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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상호지각일치도 모두가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와

련성이 높았으며, 특히 부인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더 련이높게나온 은주목할만한하다. 하 요인

외향성과 교양성의부부간 지각일치도는 결혼만족과 유

의한 계가없었다. 한부분 으로실제유사성이나가

정된 유사성보다상 방에 한이해의 크기가 결혼만족

도와더 련이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체성격

역을종합하여회귀분석한결과, 부인의남편이해크기와

남편의가정된유사성의크기가모두남편과부인의결혼

만족도를유의하게 언하 다. 즉남편은부인성격이자

신과유사하다고가정할수록, 부인은남편의성격을잘

악하고 있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실제유사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무 하 다.

이는성격에 한상호지각의일치도크기에서두유사성

보다는 이해의크기가 결혼만족도와긴 한 계를 보일

것이라는 본연구의 상을부분 으로 지지해주는 결과

이다. 특히 남편의 부인에 한 이해보다는 부인의 남편

에 한이해가높을수록남편과부인모두의결혼만족도

가 높게 나타난 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인 계에서

상 방에 한의존정도에 따라상 방에 한 이해크기

가다르기때문일가능성이있다(Lakey & Canary, 2002).

특히 통 인부부 계에서 부인의남편에 한 의존정

도가남편의부인에 한의존정도에크기때문에남편의

태도, 신념 취미등에민감하게 응하는경향이있기

때문일것이다(Feingold, 1989). 한남성에비해여성의

친 성과배려성이더크기때문에상 방에 한이해가

크고, 이러한 부인의이해크기가 (특히남편의) 결혼만족

도를증가시키는역할을했을 것이라는 상도가능하다.

다음으로결혼가치 에서부인의결혼만족도와유의한

상 을보인것은경제 여유와성 만족에서남편의가

정된 유사성뿐이었다. 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경제

여유, 애정, 성 만족에서부부간상호지각일치도가모두

유의한상 을보 다. 즉신념의공유항목을제외한세

항목 모두에서 유사성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련되었

으며, 남편의부인이해와부인의남편이해도남편의결혼

만족도와만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정 항목에서남편의 결혼만족도는부인의 가정된 유사

성을제외한나머지네상호지각일치도와모두유의한

련이 있었으나부인의 결혼만족도는어떤 것과도 유의한

상 이없어남편과부인의결혼만족에 향을주는요인

들이 다름을 시사하 다.

이를 체결혼가치 으로묶어회귀분석한결과남편

의가정된 유사성만이 부부모두의 결혼만족을유의하게

언해주었으며, 특이하게 유사성(실제유사성)이 남편의

결혼만족을유의하게 언하 다. 다시말해남편은부인

의 결혼가치 이 자신과 실제로 유사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지만, 부인은

남편이 부인 자신의 결혼가치 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

록자신의결혼생활만족도가높았다. 이는부부유사성

과 결혼만족도의 계를 연구한 고재홍과 명진(2003)

이가치 , 결혼 , 성격, 취미의네가지차원 유일하

게결혼 의 유사성만이 남편과부인 모두의결혼만족도

에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난것과부분 으로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결혼기간이길어질수록 부부가함께하는시간

이 많아질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

록가정된유사성은 어들고 신이해가높아질것이라

는본연구의 상은지지되지않았다. 이는부부간의상

호지각의크기와 결혼기간의 계가직선 이 아니라곡

선 일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즉 결혼 기에는 결혼기

간이길수록유사성과이해가증가하고, 가정된유사성은

감소하지만, 어느 정도 결혼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증가

(혹은감소)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이런경우결혼기간

과상호지각의일치도는곡선 계이므로둘간의상

이유의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참여한부부

들의 결혼기간을 기 을 4 집단(10년 미만, 11-17년,

18-21년, 22년 이상)으로 략 25%씩 분류한 다음 집단

별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비교해 본 결과, 결혼기간과 상

호지각의일치도크기간의곡선 계에 한증거는발

견할 수 없었다.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

치도크기변화는궁극 으로종단 연구를통해밝 야

할 과제이다.

특히 결혼가치 에 있어 남편은 경제 여유와 애정,

성 만족의항목에서 유사성을 포함한다양한 부부간일

치가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친 반면, 부인은 극히 일부

항목에서 부부간 일치도가 결혼만족도와 련되었다. 이

결과가본 연구에서만 나타난국지 인 것인지의여부는

앞으로 방법을 달리한 여러 연구를통해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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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남편과 부인이 결혼생활 만족에 향을 주

는 변인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과부인의 결

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 변인에 해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 부부간상호지각의크기를성격과결혼

가치 이란 제한된두 역에서만조사하여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언하는분석을하 다. 한성격과결혼가치

의 지각을측정하는 문항들도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들

을 참조하여 임의로 선정한 소수의 문항들이었다. 이런

문항 선정의임의성으로 인해성격이나 결혼가치 의 유

사성등과같은변인의결혼만족도에 한설명량이다소

었을가능성이있다. 한이후의후속연구는성격이나

결혼가치 뿐만아니라부부각자의 심리 욕구( ：한

소 , 신희천, 2006)와같은다양한측면에서의유사성이

나 이해에 따른 결혼만족도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이러한제한 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특별한이

자 계인부부간 실제유사성뿐만아니라 가정된 유사성

과이해라는복잡한상호지각의일치도크기를측정한후

이 측정치들과부부의 결혼만족도와의 계를 알아본 연

구라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부부간상호지각의일치도크기를부부

간의 차이 수라는단순한 방식으로산출하 다. 부부간

상호지각의일치도크기를산출하는방법은차이 수 이

외에도다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일치도를 측정하느냐

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미 오래 에

Cronbach와 Gleser(1953)는 유사성의 지표(Indices of

similarity)를차이의 값, 변산성 로 일의세가

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즉 부부연구에서도 단순한 차

이 수 이외에도 부부간 로 일의 일치도를 알아보는

방법( ：고재홍, 명진, 2003)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부간 상호지각의크기를 산출하여이것이 부부에게 미

치는효과를연구한다면, 부부간상호지각에 한지 까

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수 있

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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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of a Married Couple's

Perception Congruence to Marital Satisfaction

Hyang Ryeun Kim Jaehong Ko

K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veral indices of perception

congru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Specifically it was carried out to find whether

indices of perception congruence depend on marriage periods, domains, husbands and wives' beliefs and

finally whether they are related to martial satisfaction. Data was collected from 155 married couples in

Masan and Changwon. They did respond on prepared questionnaire to find out perceptions of the self

and his(her) spouse on personalities and beliefs of marriage. Perception about personalities was measured

in five domains based on Big 5 personality traits and perception about beliefs of marriage in four

domains. The major results are followed ： First, there was no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couple's

marriage periods and all indices of their perception congruence. Second, in personalities couple's

understanding of his(her) spouse was greater than actual and assumed similarity. In beliefs of marriage,

assumed similarity that a spouse has the same beliefs of marriage was greater than other measures of

perception congruence. Last, the effect on measures of perception congr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was

different in personalities and beliefs of marriage. In personalities, the greater husband's assumed similarity

and wife's understanding were, the greater their marital satisfaction was. In beliefs of marriage, However,

the greater actual and assumed similarity of husband was, the greater the his marital satisfaction was.

While the greater the wife's assumed similarity was, the greater her marital satisfac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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