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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erious leisur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among mothers of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The 
survey was commissioned by an online survey company, and a total of 598 mothers were included. The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Win Ver 25, Amos 25, and Jamovi. First, parenting 
stress negatively affected subjective satisfac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was moderated serious leisure.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involvement in serious 
leisure may be a crucial vehicle for coping with the parenting stress and improving subjective satisfaction 
among mothers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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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흉통, 극심한 피로감, 미각상실 등의 

신체 증상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박지원 등, 2022). 현재까지 정밀한 치료제

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물리적 

거리두기 및 격리 등을 포함한 공중 보건 조치

로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war, Malik, Raees, & Anwar, 2020).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젠더, 연령 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데(문정화, 김수진, 성기옥, 
2021), 남성보다는 여성, 1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가 스트레스

가 높고,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낮다고 보고

된다(조현섭 등, 2021; Li, Bünning & Hipp, 
202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11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정

신 건강의 측면에서 취약한 대상임을 보여준다.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사 노동, 자녀 돌

봄, 학습지도에서 주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며, 오랜 시간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혜인 등, 2021; 진미정 등, 2020). 손영미와 

신규리(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여

가경험을 보고하였는데, 맞벌이 여성들은 개인

여가시간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불안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혼 여성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여성 자신의 정신건강 뿐

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나 

가족갈등(이봉주, 장희선, 2021)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설화, 오은미, 
유선영, 2021).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아 및 초등학

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여가 참여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

다. 유지은과 김현수(2021)는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여가활동 중 신체적 여가활동과 

사회적 여가활동 참여시간이 높을수록 양육스

트레스가 완화되고 가족건강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의 가족여

가만족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생활만족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유지은, 김현수, 2021). 
김미혜와 신규리(2022)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여가스포츠 참여가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여가스포츠 참여정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고, 긍정정서를 매개할 때 양육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혼자서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동하는 빈도가 높

아지면서 건강은 유지하고 있지만 성취, 활력, 
재미 등의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는 수준까지

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혼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는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관적 삶의 만족을 높이

는데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코

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여가활동의 참여

정도보다는 여가경험의 질이 중요할 것이라는 

선행연구(김미혜, 신규리, 2022)와 관련하여 이

를 검증하는 여가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여가 경험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

표로 진지한 여가를 고려하여(김미량, 2009)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의 관계에서 진지

한 여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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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필요가 있다. 
진지한 여가는 Stebbins(1982)가 처음 제시

한 개념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가활동

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지한 여가는 여

가활동에 필요한 기술, 지식, 경험을 습득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김태환, 황선환, 
2017). 문헌에 따르면 진지한 여가는 주관적 

만족을 높인다(황선환, 김미량, 이연주, 2011). 
주관적 만족이란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다(차경애, 2007). 자신

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의미있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삶

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된다

(Wang et al., 202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진지한 여가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도전하

는 과정에서 즐거움, 재미, 성취감을 제공한다

(김영미, 홍혜전, 2013). 또한, 삶의 활력과 주

관적 만족감을 높인다(박광호, 조은영, 2020).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볼 때 진지한 여가

경험은 기혼 여성의 주관적 만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지한 여가 경험은 스트레스 완화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년 여성의 진지한 여

가경험은 긴장감을 낮추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

움이 되고(최보나, 김성훈, 육동원, 2009), 배움

의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부

정적인 상황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개선하게 한

다(강희엽, 이철원, 이민석, 2017).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지한 여가는 주관적 만

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만 아

니라,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의 상호작용

을 통해 주관적 만족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

의 관계에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초등학

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주관

적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양육스트

레스와 주관적 만족의 관계는 진지한 여가 수

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위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에서 기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주관

적 만족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진지한 

여가경험이 조절하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

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

스와 주관적 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

여 리서치 전문기업인 마크로빌 엠브레인에 의

뢰하여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온

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표집방법은 조사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분포의 약 100만 명

의 패널 중,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

로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 참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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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메일을 발송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

로 활용된 유효 표본 수는 총 598부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이외에도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가 498명(83.3%)으로 대다수였다. 전체 자녀 

수는 2명이 406명(67.9%), 3명 이상이 97명
(16.2%), 1명이 95명(15.9%)으로 나타났다. 가
계의 전체 월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440명
(73.6%)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399만원은 

135명(22.5%), 199만원 이하는 23명(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이외에도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가 498명(83.3%)으로 대다수였다. 거주지

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399명(66.7%)
으로 비수도권 거주자 199명(33.3%)에 비해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56명(76.3%)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

학교 졸업 이하 97명(16.2%), 대학원 이상 45
명명(7.5%)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연
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

과, 368명(61.5%)은 건강 상태가 그대로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COVID-19 이전보다 건강

이 나빠졌다 198명(33.1%), 건강이 매우 나빠

졌다 7명(1.2%)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 또한 높

게 나타났다. 스스로를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인지하는 비율(46명; 7.7%)은 매우 낮게 나타

났다. 이들의 직업은 전업주부 265명(44.3%), 
사무직 190명(31.8%), 전문직 71명(11.0%), 기
타 33명(5.5%), 판매·서비스직 25명(4.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활용하지 않

았고,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

트레스 요인’만 사용하였다.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과 디스트레스 요인은 총 11개 문

항(예: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서지 않는다,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지 자신이 없다)으로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변인 범주 빈도 % 변인 범주 빈도 %

미취학 아동
유무

유 498 83.3
주관적 

건강상태
(COVID-19

전후)

이전보다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7 1.2

무 100 16.7 이전보다 건강이 나빠진 편이다 198 33.1

자녀 수

1명 95 15.9 그대로이다 368 61.5

2명 406 67.9 이전보다 건강이 좋아진 편이다 20 3.3

3명 이상 97 16.2 이전보다 건강이 매우 좋아진 편이다 5 0.8

가계 
월 소득

199만원 이하 23 3.9 코로나 고위험군 
인지

그렇다 46 7.7

아니다 552 92.3200-399 만원 135 22.5

직업

전업주부 265 44.3
400만원 이상 440 73.6

생산/노무직 9 1.5

거주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99 66.7 판매/서비스직 25 4.2

비수도권(그 외) 199 33.3 사무직 190 31.8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97 16.2 관리직 5 0.8

대학교 졸업 456 76.3 전문직 71 11.9

대학원 이상 45 7.5 기타 33 5.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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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만족
주관적 만족은 차경애(2007)가 개발한 긍정

적 사고척도의 하위요인인 주관적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예: ‘전반

적으로 나는 나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으로 여

긴다’, ‘내 인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등). 5점 리커트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의 점수

가 높을수록 주관적 만족이 높다고 해석한다. 

3) 진지한 여가
진지한 여가는 6가지 진지한 경험특질(인내, 

노력, 전문성, 동일시, 고유감정, 지속적 혜택)

로 정의된다(Stebbins, 1997).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의 각 하위 요인별로 단일문항을 

추출한 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단일문항 측정방식은 김미량, 김재운 

및 황선환(2010), Gould et al.(2011), 고동우와 

김병국(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된 바 있다. 본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여가활동에서 참여자가 지각

하는 진지한 여가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도 검

구성개념 측정변인 표준화된 회귀계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t Cronbach’α

양육 스트레스
(10)

양육스트레스1 .759 1.000 -

.903

양육스트레스2 .789 1.019 29.053***

양육스트레스3 .728 1.041 17.775***

양육스트레스4 .692 1.029 16.717***

양육스트레스5 .716 1.025 17.386***

양육스트레스6 .685 .958 12.557***

양육스트레스7 .649 .893 15.670***

양육스트레스8 .527 .803 12.557***

양육 스트레스9 .709 1.098 17.266***

양육 스트레스10 .671 .886 16.269***

주관적 만족
(12)

주관적 만족1 .763 1.000 -

.930

주관적 만족2 .758 .993 21.718***

주관적 만족3 .753 1.055 19.090***

주관적 만족4 .738 1.093 18.630***

주관적 만족5 .778 .962 19.854***

주관적 만족6 .683 .961 17.048***

주관적 만족7 .745 .990 18.874***

주관적 만족8 .776 1.019 19.744***

주관적 만족9 .724 1.009 18.265***

주관적 만족10 .646 .899 16.044***

주관적 만족11 .703 .886 17.671***

주관적 만족12 .608 .724 15.010***

진지한 여가
(6)

진지한 여가1 .737 1.000 -

.903

진지한 여가2 .710 .880 17.054***

진지한 여가3 .881 1.147 21.319***

진지한 여가4 .863 1.147 20.913***

진지한 여가5 .706 .953 16.927***

진지한 여가6 .746 .997 17.963***

[모형적합도] X2=861.605(df=341, p=.000); Q=2.527; TLI=.941; CFI=.947; RMSEA=.051
***p<.001

표 2.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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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타당도에 

대한 적합도 기준은 홍세희(2008)의 제안에 따

라 Q(X2/df≤3.0), TLI(≥.90), CFI(≥.90), 
RMSEA(≤.08)를 활용하였다. 전체 측정모형

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모델의 전체 모형

적합도는 Q=2.557, TLI=.933, CFI=.939, 
RMSEA=.05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측정모델 중 주관적 만족 1문항

과 양육스트레스 1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나 해당 문항을 제거한 후, 확인적 요인분

석을 재실시하였다(<표 2> 참조). 전체모형의 

적합도는 Q=2.527, TLI=.941, CFI=.947, 
RMSEA=.051로 나타나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903~.930으로 나타났다. 이
는 Nunally (1978)가 제시한 적합도 기준인 

.70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수준이다.

4.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승인

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과제번호: 2021-0029-01).

5. 자료처리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와 

AMOS 25 및 Jamov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전체 측

정모형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척도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

하였다. 이후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

의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

관관계분석 및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치의 유의 수준은 .05수준으로 하였다.

Ⅲ.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양육스

트레스, 진지한 여가와 주관적 만족감의 기술

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M=2.785, SD=.761), 진지한 여가(M=2.87 2, 
SD=.781), 주관적 만족(M=3.408, SD= .639)으
로 나타났다.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

598

2.785 .761

진지한여가 2.872 .781

주관적만족 3.408 .639

표 3.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2. 상관관계 분석

주요 요인별 척도에 대한 상관성과 다중공선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
다. 분설결과,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 계수는 

-.116~.481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양육 

스트레스는 주관적 만족에 부적 상관관계를 그

리고 진지한 여가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위험

양육스트레스 진지한 여가 주관적 만족

양육스트레스 1

진지한 여가 -.116** 1

주관적 만족 -.481** .327** 1
**p<.01

표 4.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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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의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인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기

혼 여성의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양육 스트

레스와 주관적 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

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1단계 모형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주관적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변화량은 

179.283(p<.001)이며, 약 23%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후 조절변인인 진지한 여가를 추

가 투입하여 분석한 2단계 모형의 분석 결과, 
진지한 여가는 주관적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1단계 모형으로부터의 F변화량은 

130.978(p<.001)이며, 약 30.3%의 설명력을 보

여주었다. 마지막 3단계 모형검증에서는 진지

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작

용항(양육스트레스×진지한 여가)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주관적 

만족에 부정적 영향(β=-.758***, p< .001)을 

미치며,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β
=.421**,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지

한 여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단계 모형으로부터의 F변화량은 

90.706(p<.001)이며, 약 31.1%의 설명력을 보

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령기 

초등자녀를 둔 한국 기혼 여성들의 양육 스트

레스와 주관적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진지한 여

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 같은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

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진지한 여가가 높은 집

단(M+1SD), 평균 집단(M), 낮은 집단(M-1SD) 
각각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 간의 단

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초등학령기 자

녀를 둔 기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만

족 간의 회귀계수(기울기 계수)는 진지한 여가 

값 M-1SD, M, M+1SD의 모든 범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지한 여

가 수준의 고·중·저 모든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

스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만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저집단의 회귀계수보다 중집

단이, 그리고 중집단의 회귀계수보다 고집단의 

회귀계수가 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진

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고집단에서 양육스트레

스가 증가하더라도 주관적 만족을 더 적게 감소

시키는 완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상수 4.532 3.811 4.540

양육스트레스 -.404 -.481*** -.377 -.449 -.636 -.758***

진지한여가 .225 .275*** -.027 -.033

양육스트레스×진지한여가 .091 .421**

Adjusted R2 .230 .303 .311 

△F(p-value) 179.283 (p<.001) 130.978 (p<.001) 90.706 (p<.001)
***p<.001, **p<.01, Drubin-Watson=1.929

표 5. 양육스트레스가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지한 여가의 조절효과 검증

진지한 여가 b SE Z
95% C.I (b)

lower upper

고 집단
(M+1SD)

-.306*** .039 -7.88 -.382 -.230

중 집단
(M)

-.376*** .029 -13.17 -.432 -.320

저 집단
(M-1SD)

-.447*** .039 -11.60 -.522 -.371

표 6. 진지한 여가 각 수준에서의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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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기

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 간의 관

계에서 진지한 여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으

며,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기혼여

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주관적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나리, 진미

경, 2014; Wang, Huang, & Kong, 2020). 이
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

하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주관적 만족

도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감염재난 

상황으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초등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로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예를 들어, 3
월에 예정된 개학은 5번에 걸쳐 연기되었고, 
휴교와 등교가 반복되면서 워킹맘들은 직업과

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강희주, 구슬이, 윤
은영, 정익중, 2021; 손영미, 신규리, 2021). 또
한, 온라인 가정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녀 학습에 대한 돌봄시간이 증

가하였다. 문설화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은 극심한 번

아웃을 경험하였고,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주

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과

도하게 자녀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양가감정

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생 자녀

를 둔 기혼 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의 필요할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서나 인지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삶에 대

한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Roslan & Cho, 
2022).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혼여성들이 스트

레스 대처를 위한 심리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여가 및 문화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스트레스

에 관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

처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지한 여가는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양육스트레스가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진지한 여가가 완화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의 조절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진
지한 여가 수준을 고·중·저의 3개 집단으로 구분

하여, 각 집단 별로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집단(고집단)은 다른 2개 집단에 비

해, 회귀계수가 완만하게 나타나, 양육 스트레스

가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효과적

으로 완충시켜 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

구의 결과는 진지한 여가가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주관적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긍정

적 개입이라는 실증적 근거이다. 
진지한 여가 참여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특질

은 인내, 노력, 전문성, 동일시, 고유감정, 지속

적 혜택 등이다(Stebbins, 1982). 그러나 코로

나19 팬데믹 기간 중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

성의 진지한 여가경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

재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코로나

19 펜데믹 중 자페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이 런닝, 운동루틴을 만들어 생활

하기, 십자수활동 등을 통해 우울증, 불안감, 
무력감을 대처하였다는 질적연구(Rogers et al., 
2021), 전업주부의 홈트레이닝이 실존 및 자아

존중감을 높였다는 실증연구(김유식, 이솔잎, 
박세혁, 2021)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이전에 수행된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진지한 여가연구들을 참고함으

로써 본 연구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참여 특성

을 예측할 수 있다. 임항아(2018)의 40, 50대 기

혼여성의 진지한 여가로서 라인댄스 경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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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라인댄스를 시작하

였으나, 진지한 체험의 과정에서 몰입, 성취감, 
자유감을 경험하였고, 전문 지식의 습득, 배우

자의 인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라

인댄스를 즐기면서 삶의 낙관성을 회복하고, 부
부관계가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러한 기혼여성들의 진지한 여가 경험을 참고할 

때, 코로나19 기간에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성들은 진지한 여가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긍

정성을 회복하고(Liu, Lavender-Stott, Carotta, 
& Garcia, 2022), 일상의 루틴을 즐거운 여가활

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삶의 이야기를 여가경

험을 중심으로 만들어감으로써(김형훈, 2013; 
Hayosh, 2017; Heo & Lee, 2010), 양육스트레

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기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

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사회적 상황

을 고려하여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진지

한 여가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제안한다

(박호성, 김혜림, 류성옥, 2022).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가생활은 온라인 기반으로 보다 다양

화되고 확장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기반 여가

활동은 사회적 교류의 축소, 야외활동의 위축

이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였다(서울연구

원, 2022). 이러한 점에서 온-오프라인의 균형 

있는 여가참여를 위한 연계형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온라인으로 하

는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에서의 활동이 오프라인의 사회성 여가활동으

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양육스

트레스와 주관적 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한국 전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SPSS 18.0과 

AMOS 18.0 및 Jamov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기

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주관적 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령기 아동을 자녀로 둔 기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경험이 양육스트레스

가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

절한다는 실증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간 중 

기혼 여성의 주관적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다만 본 연

구는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거주지

역, 직업유무,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진지한 

여가 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코로나 두

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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