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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의 내현적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사소통만족도에 의해 조절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홍  천  덕†             유  영  달‡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신라대학교

본 연구는 기혼자의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자비

의 매개효과가 부부의사소통만족도에 의해 조절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자 350명의 자료를 SPSS 21.0 및 SPSS MACRO PROCESS ver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자기애는 자기자비, 부부

의사소통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으로, 자기자비는 부부의사소통만족도 및 결혼만

족도와는 정적 상관으로, 부부의사소통만족도는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둘

째,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넷째,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부부의사소통만족도에 의

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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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생각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

람이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이혼하

거나 부부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한다(최규련, 

2015). 결혼만족도의 저하는 가정폭력, 이혼율 

증가,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

며(강혜숙, 김명희, 2012), 낮은 사회적 유능성, 

건강문제 등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Gottman, 1999). 결혼생활의 만족 여부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와 높은 관련이 있

으며, 자녀의 사회성, 품행 문제와 우울과도 

관련이 있다(Emery & O’Leary, 1982; Myers & 

Diener, 1995).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서 부

부가 인식하는 만족감과 기쁨, 불행 등의 주

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이는 부부관계의 변화

를 나타내며, 현재 결혼생활이 어떠한지 살펴

볼 수 있는 개념이다(최선희, 전명의, 1999; 

Hawkins, 1968). 결혼만족도의 상승은 개인의 

행복감, 높은 안녕감, 낮은 우울 수준과 관련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차근영, 2017; Dush 

& Amato, 2005; Hawkins & Booth, 2005), 결혼

만족도는 본인들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배우

자와 자녀의 행복에도 기여한다고 나타났다

(Amato, 2000). 그렇기에 결혼만족도 향상은 개

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초기연구는 주로 남편이

나 아내의 애착이나 인성 특성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연

구에서는 부부 갈등과 의사소통과 같은 부부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역점을 두어 진행되었

다(김경미, 김영희, 2009). 여기에서 주목할 점

은 개인 내적 변인과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 성격특성이 기반한다는 것이다(김희진, 

2004). 즉, 성격특성은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 

지속적인 특성을 보이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강혜숙, 김영희, 

2012; Epstein & Baucom, 2002). 또한, 결혼의 

전반적인 적응과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

치는 변수이다(장지영, 황순택, 2012; Kelly & 

Conley, 1987; Shackelford, Besse & Goetz, 2008).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를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를 시작한 2000년도부터 

이혼사유에 대한 설문을 마지막으로 한 2017

년도까지 “성격 차이”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성격에 기반을 두고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

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 중 

하나로서 내현적자기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 신경증(Kelly & Conley, 1987; Kurdek, 1991; 

Karney & Bradbury, 1997)이나 개방성(Kosek, 

1996; Botwin, Buss, & Shakeford, 1997)과 같은 

다른 성격 특성들은 비교적 외현적으로 드러

나며 결혼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

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아존중감의 손상과 인

정 욕구의 충족 실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 회피와 수동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Isma & Turnip, 2019). 이러한 특성

은 관계의 질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키며, 파트

너와의 상호작용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

는 경향이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는 결혼생

활에 미치는 은밀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

으로 인해 다른 성격 특성과 구별되며, 그 영

향은 보다 복잡하고 장기적일 가능성이 제기

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는 결혼 만족도

를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임을 고려할 때, 높은 중요성을 갖는 변

인이라고 할 수 있다(Sayehmiri, Kareem, Ab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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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vand & Gheshlagh, 2020).

병리적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자기애는 ‘자

기’만 중요하고, 타인은 나를 위한 도구적 존

재로 인식하기에(한수정, 2016), 대인관계의 갈

등을 높이고 커플관계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디(최지현, 2011). 자기애는 내현적자기애, 외

현적자기애로 분류할 수 있는데(Wink, 1991), 

두 유형의 공통점은 심리적 기저에 웅대한 자

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특권의식, 자기과시, 거만함이 외적으로 뚜렷

하게 보이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다(권석만, 

2013; 한수정, 2016; Miller et al., 2011).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과시, 자기표상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

에 취약하고 민감한 것이 핵심적이다(이성욱, 

송현주, 2011). 그중 내현적자기애는 커플관계

에 특히 취약하며(최선우, 이영호, 2015; 최지

현, 2011),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는 외현적자

기애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역기능적이다(강선

희, 정남운, 2002; Wink, 1991).

내현적자기애는 특권의식, 자기과시, 거만함

이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못

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상처받아서도 

안 되며, 거절당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웅대한 자기상이 기저에 내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작은 실패나 외부 평가에 과도하

게 예민하여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 이면에는 수치심과 열

등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한수정, 2016). 대인

관계 순환모델(Wagner, Kiesler & Schmidt, 1995)

을 바탕으로 고려해보면, 한 개인의 대인관계 

문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보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하며, 그 반응은 다시 그 사람이 가

지고 있는 기존의 문제를 강화 및 유지하게 

하는 일련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내현적자기

애 성향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수줍은 모습을 

나타내지만,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지나

치게 신경 쓰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배우자의 

언행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할 가능

성이 크다. 즉, 그들이 배우자가 중립적인 언

행을 할 때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면서 쉽게 좌절감과 상처를 경험함으

로써 자신이 뭔가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

거나 창피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은 어떻게

든 피하려 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배우자가 자신을 좋게 봐줄 것인

지 걱정하고 초조해한다(김성미, 이수림, 2018; 

한수정, 2016).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배우자로부터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

정적 반응은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에게 더욱 

수치심과 상처, 좌절감을 가져오게 하는 악순

환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이성미, 이영호, 

2021; 정병완, 홍혜영, 2015). 선행연구에 따르

면, 내현적자기애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성미, 이수림, 2018; 정수연, 

2019; 홍천덕, 유영달, 2023), 내현적자기애 성

향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박유진, 심은정, 

2021). 또한,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

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통제하고 저항하려

고 하는 마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우

정, 2011).

한편, 이러한 내현적자기애 성향의 특성은 

Neff(2003a)가 제시한 자기자비의 구성요소와 

관련 있다. 자기자비는 자기 자신을 너그러이 

여기며, 자신은 완벽하지 않고 불충분하지만, 

그 자체로 존중하며 실패나 실수, 약점에 대

해 스스로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Neff,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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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f(2003a, 2003b)는 자기자비의 구성요소로 

자기친절 대 자기비판, 보편적 인간성 대 고

립, 마음챙김 대 과잉동일시를 제시했다. 자기

친절은 일상생활에서 부적절감과 고통을 느낄 

때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친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격려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Neff, 2003a). 보편적 인간성은 

그러한 부적절감과 고통이 자신만 겪는 시련

으로 느끼기보다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

편적인 경험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

고 마음챙김은 자신의 경험을 회피하거나 과

장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그 경험을 관찰하

는 것을 의미한다(Neff, 2003a). 이처럼 자기자

비는 자기평가적인 개념이 아니며 과도하게 

비판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서를 수용하도록 

돕는다. 내현적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과도하게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타인의 평가와 비

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종숙, 2016). 또한 

내현적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개념이 취약하

고 실패경험에 있어 자기비난과 수치심과 같

은 부정적인 정서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

(kohut, 2002; kohut, 2006). 따라서 내현적 자기

애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종숙, 2016; 김길명, 이영선, 

2020; 박주현, 이창현, 2022; 이강애, 이양희, 

2023). 이러한 결과들은 내현적자기애가 자기

자비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한편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류석진, 조현주(2015)의 연구에

서 자기자비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요인인 보

편적인간성, 자기친절, 마음챙김은 결혼만족도

와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부정적 요인인 고립, 

자기판단, 과잉동일시는 결혼만족도와 부적상

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자비는 이성과의 관

계에 만족감을 주는 등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Neff, Beretvas, 2013), 자기자비 수준

이 높을수록 부부관계, 이성 파트너와의 관

계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류석진, 

조현주, 2015; 변지영, 양혜정, 2018; Neff & 

Beretvas, 2013; Yarnell & Neff, 2013)이 있다. 구

체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연결감, 자율

성, 유능성의 욕구가 충족될수록 심리적 건강

이 향상된다고 말하는데(Deci & Ryan, 2000), 

자기자비적인 사람들은 자율성과 연결감 사이

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으며(Yarnell & Neff, 

2013), 모든 존재가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므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균형적으로 

볼 수 있다(Neff & Vonk, 2009). 그리고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여 자신의 실

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임

으로써 대인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다

(Neff & Beretvas, 2013).

이상과 같이 내현적자기애, 자기자비,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세변

인이 특정한 경로에서 매개변인을 통해 상호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개변인

만 확인해서는 구성한 변인 간의 관계에서 발

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특정 변인에 의존하는 매개효과를 

탐구하는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민정, 이창현, 2024; 이뿐새, 

2017; 홍천덕, 유영달, 2023). 이에 본 연구는 

의사소통이 특정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결혼만

족도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에 

주목하였다(김민정, 이창현, 2024; 홍천덕, 유

영달, 2023).

부부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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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이며, 부부 사이의 느낌, 생각, 경험 

등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통적 이해를 통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가능한 상호작용 과정

이다(Edward, 1980). 부부간의 개방된 의사소통

은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Boyd & Roach, 

1977),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결혼만

족도를 증가시킨다(Krokoff, 1991). 홍천덕과 유

영달(2023)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인식명확성

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

부의사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부부의사소통만족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이창

현, 2024). 또한 우울증 및 기타 질환을 지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의사소통만족

도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Lemmes, Buysse, Heene, Eisler & Demyttenaere, 

2007; Novak, Sandberg, & Harper, 2014). 이처럼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특정 변인과의 상호작

용으로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자비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조절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촉진적 요인으로 

기혼자의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작용할 것이

라는 가정 하에, 부부의사소통만족도를 자기

자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잠

정적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존재하

고 있으나(김민정, 이창현, 2024), 내현적자기

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연구는 드물다. 특히, 

내현적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와 개인별 차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이 강조된다. 이에 내현적자기애가 자기자비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고종숙, 2016; 김민

석, 이상희 2019; 김성주, 정남운, 2016; 이강

애, 이양희 2023),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킨다는 결과(류석진, 조현주, 

2015; Neff & Beretvas, 2013), 그리고 내현적자

기애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결과(이성미, 이영호, 2021, 홍천덕, 유영달, 

2023) 등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기자비

가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부부의

사소통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조절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선행연구

(김민정, 이창현, 2024; 홍천덕, 유영달, 2023; 

Lemmes et al., 2007; Novak et al., 2014)를 고려

하면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자기자비와 결혼

만족도 사이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이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를 통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정하여, 

이 개념의 타당성에 관한 검증을 진행해 보고

자 한다. 내현적자기애, 결혼만족도, 자기자비 

그리고 부부의사소통만족도는 서로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변수 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내현

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다 세

밀하게 개념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기자

비와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역할을 구체적으

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현적자기애는 

웅대한 자기상으로 인해 자기비난과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으

며 타인의 평가와 비판에 예민한 특성(한수정, 

2016)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특성은 자기

자비의 구성요소인 자기친절, 보편적인간성, 

마음챙김(Neff, 2003a, 2003b)에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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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기자비를 일

차적인 잠정적 매개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적

절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부부의사소통만

족도는 성격특성의 영향보다, 비교적 의사소

통기술(오현정, 2014), 의사소통 태도 및 의사

소통 자체의 빈도(Olson et al., 1983) 등과 같은 

기술과 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가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부부의사소통만

족도가 자기자비와는 다소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사소통만

족도는 내현적자기애와 자기자비와 같은 성격

적 특성과는 다른 맥락에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며, 이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

하여,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라는 성격특성

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가 

매개역할을 하며, 또한 자기자비와 부부의사

소통만족도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

을 준다는 조절된 매개 모델을 구축하고, 이

를 PROCESS Macro　model 14를 통해 검증하고

자 한다. 즉,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 사이

의 연결에서 개인차 변인을 고려하여, 그 연

결성을 더욱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교한 모형

을 바탕으로,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가진 기혼

자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부교육 

및 상담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 결혼만족도, 

자기자비,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관계를 체계

적으로 개념화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

계를 자기자비가 매개할 것이다.

둘째,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조절할 것이다.

셋째,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부부의사소통만족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 4월 21일

에서 2023년 5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

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임의 표집 방법을 통해 대상자

를 확보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방식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한 명이 설문을 완료한 

뒤 설문링크를 배우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연구의 목적, 주의사항, 

내용 및 익명성에 대한 안내를 제시한 후 이

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 작성 

중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시 심리적으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참

가자들이 동의란에 체크한 뒤에 설문 작성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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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보상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총 

362명의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하였으나, 불성

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3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

터 수집 과정에서 커플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므로 모집된 데이터를 

단일데이터(one sided data)로 간주하여 분석하

였다. 하지만 커플을 확인하여 배제하는 절차

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자료 중에는 쌍데이

터(paired data)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174명(49.7%), 여자 176명(50.3%)이며 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0.01세, 8.47세로 나

타났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4

명(1.1%)으로 나타났으며, 차례대로 30대는 36

명(10.3%), 40대는 128명(36.6%), 50대는 130명

(37.1%), 60대는 51명(14.6%), 70대는 1명(0.3%)

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내현적자기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

적 특성](Akhtar & Thompson, 1982)을 기반으

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 작업한 내

현적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

상(‘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등), 목표불안정(‘나에

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등), 

과민/취약성(‘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

감을 느낀다.’ 등), 착취/자기중심성(‘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

다.’ 등), 소심/자신감 부족(‘나는 다른 사람들

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등)의 5개 하

위영역, 총 45개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

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 

(Roach et al., 1981)을 이인수와 유영주(1986)가 

번안 및 수정하여 타당화 작업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아내)이/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등), 사회심리적 동질감(‘남편(아내)은/는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등), 결

혼생활의 갈등(‘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근심, 

걱정이 많다.’ 등), 부부관계의 불만(‘지금의 결

혼생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등), 부

부관계의 합리적 태도(‘남편(아내)은/는 내 의

사를 나타낼 충분한 기회를 주는편이다.’ 등),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나는 결혼생활에 있어

서 남편(아내)이/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등)의 6개 하위영역, 총 

38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174 49.7

여자 176 50.3

연령대

20대 4 1.1

30대 36 10.3

40대 128 36.6

50대 130 37.1

60대 51 14.6

70대 1 0.3

표 1.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N=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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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7로 확인되었다.

자기자비 척도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Neff, 2003b)를 김경의 외(2008)가 번

안 및 타당화 작업한 한국판 척도(K-SCS)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친절(‘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등), 자기판단(‘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등), 보편적인간성(‘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

이 겪는 인생의 한부분이라고 여긴다.’ 등), 고

립(‘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

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등), 마음챙김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다.’ 등), 과잉동일시(‘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

못된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

는 경향이 있다.’ 등)의 6개 하위영역, 총 26개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ENRICH(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Inventory의 Communication 척도(Olson 

et al., 1983)를 임영란(1991)이 번안 작업한 것

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간의 신념과 

중요한 감정을 배우자와 나눌 수 있는지, 배

우자의 정보 교환방식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빈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나는 배우자에게 진실된 감

정을 쉽게 표현하는 편이다.’ 등과 같은 문항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Cronbach’s ɑ)는 .85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SPSS 

MACRO 프로세스 버전 3.0과 SPSS 22.0 프로

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수행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

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내현적자기애, 자기자비, 부부의사소통만족

도,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고,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기술통

계분석을 통해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각 변인의 첨도와 왜도를 검토하여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부부의사소통만족도,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내현

적자기애가 자기자비를 매개하여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를 실시하여 자기자비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프로세스 매크로 모

델 1을 실시하여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의 관

계에서 부부의사 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

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내현적자기애가 자기자

비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부부의사소통만족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14를 사용

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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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표본 수 5,000개, 95% 신뢰구간을 사

용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우선 변인 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표준편차 및 평균을 산출하여 표 2

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자비(r = -.636, p < .01), 부부의

사소통만족도(r = -.332, p < .01)

및 결혼만족도(r = -.336, p < .01) 와의 관

계에서 부적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울

러, 자기자비는 부부의사소통만족도(r = .473, 

p < .01) 및 결혼만족도(r = .472, p < .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

부의사소통만족도는 결혼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 = .821, p < .01. 

한편,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계산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변수들

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초

과하지 않을 때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왜

도 및 첨도를 분석한 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내현적자기애가 자기자비를 경유하여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먼

저, 내현적자기애와 자기자비가 각각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이 결혼만족도

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표 3). 

첫째, 내현적자기애가 자기자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예언변인을 내현적자기애로, 

준거변인을 자기자비로 갖는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는 β = -0.636(p < .001)으로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자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내현적자기애가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파악하고자, 

1 2 3 4

1. 내현적자기애 1 　 　 　

2. 자기자비 -.636** 1 　 　

3. 부부의사소통만족도 -.332** .473** 1 　

4. 결혼만족도 -.336** .472** .821** 1

평균 111.70 88.39 35.62 115.24

표준편차 24.66 12.51 6.48 19.87

첨도 0.43 0.18 0.02 0.01

왜도 0.21 0.16 -0.20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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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N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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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을 내현적자기애로, 준거변인을 결혼

만족도로 갖는 회귀분석 실시결과, 회귀계수

는 β = -0.336(p < .001)으로 내현적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 셋째, 내현적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주

는 영향력을 통제한 채, 자기자비가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β = 0.433, p < .001). 넷째, 자기자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내현적자기애가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β = -0.061, ns.).

위와 같은 방식은 Baron과 Kenny(1986)에 의

해 제안된 방식으로 변인들간의 연관성을 통

해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검증방식이

다. 반면,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면 변인들 간

의 매개효과 유의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

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사이에

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bootstrap 방법을 통

해 분석한 후 해당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는 

-0.222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현적자기애 원점

수가 1점 증가하면 자기자비를 통하여 결혼만

족도 원점수를 0.222점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

미한다. 더불어,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에 대한 하한값이 -0.306으로, 상

한값이 -0.145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

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내현적자기

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

사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에서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Aiken & West, 1991),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 2 F

1 내현적자기애 자기자비 -0.323 0.021 -0.636 -15.375*** .403 236.394***

2 내현적자기애 결혼만족도 -0.271 0.041 -0.336 -6.659*** .110 44.339***

3
내현적자기애

결혼만족도
-0.049 0.049 -0.061 -0.990 .220 50.298***

자기자비 0.688 0.097 0.433 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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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N = 350)

변수 Effect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간접효과 -0.222 0.041 -0.306 -0.145

주. 부트스트랩 표본은 10,000번 추출됨.

Boot S.E. = bootstrap 방법으로 산출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사이의 하한-상한값.

표 4.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간접효과 유의성에 관한 검증(N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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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하여 자기자비와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점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이와 

같이 평균중심화된 두 점수를 곱하여 상호

작용항에 투입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자기자비와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1단계에서는 예측변수로 자기자비와 

부부의사소통만족도를, 2단계에서는 자기자비

와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상호작용항을 중다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켰다(표 5).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단계에서 상대방의 

원점수가 0점일 때,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 

= 0.190, p < .01. 한편, 자기자비의 원점수가 

0점인 경우,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조건부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 = 2.346, p < .001. 자기자비와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12, p < .05; ΔR 2=.003, p < .05), 이는 자

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의

사소통만족도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는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

미한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해 각 예측변인별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상수를 바탕으로 원점수 회귀방정식을 구성하

였다. 부부의사소통만족도는 평균 및 표준편

차를 기준으로,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로 

떨어진 점수를 저수준, 평균 점수를 중수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로 떨어진 점수를 고

수준으로 사용하였다(그림 2). 부부의사소통 

만족도의 수준이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향할

수록 정적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더 완만해지

는 경향을 보였다. 즉,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

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결국, 자기자

독립변수 B S.E. β t R 2 F

1 단계

(상수) 113.721 0.603 　 188.695***

.681 373.368**자기자비 0.171 0.054 0.108 3.146**

부부의사소통만족도 2.358 0.105 0.770 22.435***

2 단계

(상수) 114.175 0.642 　 177.778***

.684 252.345***
자기자비 0.190 0.055 0.119 3.448**

부부의사소통만족도 2.346 0.105 0.766 22.374***

자기자비 ×

부부의사소통만족도
-0.012 0.006 -0.061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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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N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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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영향은 부부의사소통

만족도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자기자

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

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어떤 조건

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는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특정 영

역에서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

미하지 않은지를 조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탐색(probing an interaction)

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s)으로 알려진 특정 값 선택방

법(pick-a-point approach)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Aikent와 West(1991)의 제안에 따르기 

그림 2.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준 B S.E. t

저수준(M-1SD) 29.133 0.259 0.070 3.705***

중수준(M) 35.617 0.182 0.055 3.345**

고수준(M+1SD) 42.102 0.106 0.064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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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N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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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조절변수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평균,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의 세 가지 조

건에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

부의사소통만족도가 조절하는 효과는 저수준

과 중수준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프로세스 모델 14번 모형 분석에서 제공하

는 조절된 매개 지수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부의사

소통만족도의 수준에 따라서 간접효과가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결과만으로는 조절된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를 활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Hayes, 2013).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95% 신뢰

구간의 하한값은 0.001, 상한값은 0.009로 나타

났으며, 자기자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부의

사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표 7).

또한,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8). 이 연구

에서는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

은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높은 점수의 세 가지 조건에서 자기자비

가 매개효과로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자기애가 자기자비를 통해 결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준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저수준(M-1SD) 29.133 -0.078 0.036 -0.154 -0.015

중수준(M) 35.617 -0.054 0.026 -0.108 -0.005

고수준(M+1SD) 42.102 -0.029 0.024 -0.083 0.013

주. 부트스트랩 표본은 10,000번 추출됨. Boot S.E. = bootstrap 방법을 통하여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사이의 하한-상한값.

표 8.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준에 따른 자기자비의 매개효과(N = 350)

변수 INDEX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부부의사소통만족도 0.004 0.002 0.001 0.009

주. 부트스트랩 표본은 10,000번 추출됨. Boot S.E. = bootstrap 방법을 통하여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사이의 하한-상한값.

표 7. 조절된 매개 지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N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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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부의사소통

만족도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Effect = -0.078, 95% 신

뢰구간: -0.154 ∼ -0.015). 다음으로, 의사소통

만족도가 평균인 조건에서도 자기자비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Effect = 

-0.054, 95% 신뢰구간: -0.108 ∼ -0.005). 마지

막으로, 의사소통만족도가 평균보다 1 표준편

차 위인 조건에서는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Effect = -0.029, 

95% 신뢰구간: -0.083 ∼ 0.013). 즉, 부부의사

소통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을 제외한 나머

지 집단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에서 결혼만족도

까지 자기자비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경로

가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기혼자의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자기자비를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이 부부의사소통만족도에 의해 조절

될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

도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완전 매개 역

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보다는 자기자비를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

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기친절, 보

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으로 구성된 자기자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고종숙, 2016; 박주

현, 이창현, 2022) 낮은 자기자비는 이성과의 

만족감과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변지영, 양혜정, 2018, Neff & 

Beretvas, 2013)와 같은 맥락이다. 즉, 내현적자

기애가 높을수록 자기자비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승하며, 자기자비가 저하될수록 

배우자와의 결혼만족도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결혼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적 개입을 모색할 때 

치료적 변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자기애가 결혼만족

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자기자비를 경유하여 결혼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상담 

현장에서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가진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저하에 대해서 개입하는 경우, 

자기자비를 중점으로 하여 사례를 개념화하

고 개입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

었다. 이는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준에 따라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부부

의사소통만족도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

양가성 등의 특정 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김민경, 이창현, 2024; 홍천덕, 유영

달, 2023)와 비슷한 맥락을 가졌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상호작용 양상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조절효과의 구체적 형태를 살펴보면, 부

부의사소통만족도의 수준이 저수준에서 고수

준에 다다를수록 정적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

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부부의사소통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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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

에 주는 영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자기자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

의사소통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으며, 이는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유의미한 조절효

과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그래프의 

전반적 형태를 보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

자비의 효과는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준이 중

간 및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준이 높은 경우

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부부의사소통

만족도 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였는 바, 이는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부부의

사소통만족도의 효과(β=0.766)가 자기자비의 

효과(β=0.119)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자비가 개인

의 내적 감정 처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직

접적인 갈등 해결보다는 갈등으로 인해 초래

된 감정적 처리 및 부정적 감정으로부터의 회

복에 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갈등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자기자비는 개인이 자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가까워 

보인다. 자기자비는 의사소통과 같이 직접적

인 만족도 상승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낮아 

보이지만, 만족스러운 의사소통만으로는 해결

되기 어려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증진

한다는 측면에서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를 제

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내현적자기애가 자기자비를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의사소통만

족도에 의하여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내현적자기애로 인해 자기자비가 낮아

지고 이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이 경향이 모든 사람에

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부부의사소통만족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

적자기애가 자기자비를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평균에

서 1 표준편차 아래로 떨어진 수준과 평균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사소통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자비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 경우, 부부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질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되는 바, 내현적자기애에 기인한 자기

자비의 저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한편,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높지 않고 평균 

혹은 그 이하의 수준인 경우에 내현적자기애

로부터 비롯되는 자기자비의 저하가 결혼만족

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간접효과 크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

부의사소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간접효과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대한 내

현적자기애의 간접적 영향을 조절할 뿐만 아

니라,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효

과의 강도가 약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부부간의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내현

적자기애로 인한 자기자비의 감소가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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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원인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인적 변

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결혼생활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상담을 받을 때, 내

현적자기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

생하는 자기자비의 부족을 인식하고 증진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부부간의 의사

소통 방식과 만족도를 분석하여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자기애가 자기자비를 통해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 간접효과가 부부의사소통만족도에 의해 조

절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내현적자기애, 

자기자비, 부부의사소통만족도, 결혼만족도의 

네 가지 변수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안한다. 이것은 개인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자비의 

저하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며, 이러한 

과정은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라 

지연 및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자기자비는 내현적자기애가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며, 부부의사소통만

족도가 이 경로의 강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두 변수의 개별적인 기여를 명

확히 했다. 네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

으로 살펴보면, 자기자비가 내현적자기애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부부의사소통만족도는 자기자비

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러한 효과를 완화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의사소통만족도가 자기자비에 비

하여 더 효과적인 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

였다. 자기자비는 개인의 내적인 감정과 자아

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개인의 회복과 관련된

다. 반면 부부의사소통만족도는 외적 요인으

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으로 나타나며, 내적 요인인 자기자비에 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사소통이라는 행위 자체가 부부

간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를 반영하는 변인

이기 때문에 높은 부부의사소통만족도는 빈번

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내적 세계에서 일어

나는 자기자비에 비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안

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자기자비와는 달리 

부부의사소통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

은 부부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며, 서로

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강화한다. 따라서 부

부상담에서 내현적자기애 성향을 나타내는 내

담자가 결혼생활의 불만족을 호소할 때, 자기

자비에 대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긍정적

인 부부의사소통을 익히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결혼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당 연구는 내현적자기애에서 결혼

만족도까지 이르는 경로에서의 매개변인으로 

자기자비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박유진, 심은정, 2021), 용서와 공감(정

수연, 2019), 배우자평가(이성미, 이영호, 2021), 

정서표현양가성(김민정, 이창현, 2024), 정서인

식명확성(홍천덕, 유영달, 2023)에 관하여 이뤄

졌지만, 내현적자기애의 주요 특성인 취약한 

자기개념, 자기비난, 수치심 등을 고려한 자기

자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내현적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자기자비의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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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접근 방

식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상담에

서 내현적자기애가 강한 내담자의 결혼만족도

를 개선하고자 할 때, 자기자비와 의사소통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

형 개입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자기자비의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해 명확한 알아차림, 수용적 

태도를 강조하는 모델인 게슈탈트 치료 및 수

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등

의 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사소통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폭력대화(NVC)기

법, 사티어 의사소통기법 등을 시행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기반으로 

한 자기보고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

구대상자가 응답을 축소하거나 과장했을 가능

성이 있다. 부부의사소통만족도나 결혼만족도

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심리적 변인

이므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기보고식 설

문 방식이 적절할 수 있으나, 여전히 주관적 

편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

에서는 관찰과 검사자의 사정과 같은 추가적

인 방식을 사용하여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측정하였

기 때문에 대인관계적 특징을 나타내는 결혼

만족도 연구에서 부부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부부

간 상호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짝으로 자료

를 표집하고 분석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성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전국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362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서

로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이 내재 되어있음을 

감안했을 때, 편중된 결과로 인해 주어진 샘

플이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한 층화표집과 같

은 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한다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자기자비의 효과가 표준화된 계수로 비교

했을 때(β=0.119), 부부의사소통만족도의 효과

(β=0.766)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자기자비의 대인관계적 특성을 척

도에서 측정하지 못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

다.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나

타내는 연구이지만, 자기자비가‘개인’특성 변

인이면서‘관계’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방초아, 신희천, 2016), 자기와 파트너의 정적

인 관계에 대해서도 유의한 상관을 확인한 연

구(Neff, Beretvas, 2013)가 있다. 또한,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공감과 이해를 보이며, 이로 인해 관계 만족

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Yarnell & Neff,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기자비가 개인의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대

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규명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자기자비가 한 개인의 특성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대인 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개발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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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Person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moderated by marit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Chunduk Hong              Youngdal You

              Busa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Silla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test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s moderated by marit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the process of married people's Covert narcissism on marital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hypothesis was verified using data from 350 married people living across the 

country using Spss 21.0 and Spss Macro Process ver 3.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in all major variable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marital satisfaction. Third, marit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a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Fourth, it was found that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marital was moderated by marit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 Narcissism, Self-compassion, Marital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