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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식사 빈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 계에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이를 해 2010년도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국 ․고등학생 6,979명의 자료를 이용하 다.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

째,아버지 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가족식사 빈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부모와의 가족식사 빈도는 부모와의 의사

소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둘째,가족식사 빈도와 삶의

만족도 간 계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 고 그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이 매개경로 어머니 쪽보다는 아버지 쪽 경로계수

가 더 크게 나타났다.셋째,부분매개모형이 완 매개모형보다 합한 모형으로

지지되어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간 효과 뿐 아니라 직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해 가족

식사와 같은 기본 인 일상이 매우 요하며,가족식사가 의사소통이라는 매개변

인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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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국가의 미래를 논의함에 있어 청소년 인구의 신체 ,정신 건강은 주요한

심사가 되어왔다.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 체의 책임이자 의무라 하겠다.최근 들어 학교폭력이나 자살,인터

넷 독 등 우리 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상들에 해 문가나 정책입안자

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특히,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들 최하 권에 속한다

(한국방정환재단,2012)는 보도 자료가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 지 ,경쟁과 성

취 주의 사회 분 기를 극복하고 돌 과 배려를 생활 속에서 회복하기

한 방안으로서 가정과 가족 계의 요성을 강조하는 노력이 사회 으로 확산

되고 있다.이에 학교 심,학과 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인성이 심

이 되는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 ‘밥상머리교육’의 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가족

이 함께하는 식사에 한 사회 심이 커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2).

인간은 아주 오래 부터 공동으로 식량을 구하고 이것을 함께 나 어 먹는

행 를 통해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고 생존확률을 높이며 살아왔다.문명화되지

않은 오지의 부족들은 아직도 구성원이 먹거리를 함께 나 며 그들만의

계질서와 통을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수하고 있다.그러나 산업화와

화에 따른 격한 사회 변화는 함께 먹는 사람들의 범 를 폭 축소시켜 친

족과 확 가족에서 핵가족으로,그리고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개개인 단 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로부터 가족식사 시간을 손윗세 가 아랫세 를 훈육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생각하 고,특히 조부가 밥상을 받은 자리에 손자를 마주하

여 가르침을 주는 것을 ‘밥상머리교육’이라 부르며 각별하게 여겼다(교육과학기

술부,2012).사소 과 같은 조선시 수신서에는 가족식사의 요성과 가

족식사 시간에 다루어 질만한 자녀교육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민족

문화추진회,1997).그러나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인한 자

녀들의 학습시간 증가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차

어들고 있다(유계숙,김수화,임정 ,최혜림,채희화,2011;조희 외,2011).

진미정(2008)에 의하면, 등학생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일에는 41분,

주말에는 1시간 10분 정도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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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식사시간은 자녀들이 가족과 공유하는 거의 유일한 시간

으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발표된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우리 국민의 가족동반 식사율이 아침식사 53.1%, 녁식

사 65.5%로,2008년의 58.5%,68.1%에 비해 감소하여 실 으로 가족식사 시

간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2012).이

러한 변화는 식사가 단지 먹는 행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유 감을 창출하는 요한 장(Weinstein,2006)이라

는 에서 특히 자녀세 의 발달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삶의 만

족도와 심리 안정감이 더 높고(이 미,이기완,오유진,2009),정신건강과 신

체건강에 한 정 자각증상이 더 높으며(성순정,권순자,2010),약물사용,

비행행동,우울감과 자살생각 등 외 ,내 문제행동은 더 낮다고 알려져

왔다(Eisenberg,Olson,Neumark-Sztainer,Story,&Bearinger,2004;Fulkerson

etal.,2006;Levin,Kirby,&Currie,2012;Sen,2010).

그 다면,가족식사 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청소년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가족식사 시간이 청소년에

게 미치는 향에 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서구사회에서는 주로 십 약물남용

문제와 련하여 이루어져 왔고(Eisenberg,Neumark-Sztainer,Fulkerson,&

Story,2008;Eisenberg,Neumark-Sztainer& Feldman,2009),우리나라에서는

부분 결식률이나 식습 등 식품 양학 (이혜원,김미숙,김효진,2008;

최진 ,이상선,2009)이나 가족생활시간 분석의 형태(조희 외,2011)로 다루

어져 왔다.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의 련성을 밝힌 연구들(Crouter,Head,

Mchale,& Tucker,2004;Eisenbergetal.,2004)도 있으나 결과로서의 정

산물의 증가와 부정 산물의 감소를 밝힐 뿐 그 경로를 구체 으로 증명한 연

구는 드물다.1950년 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수행된 가족식사

련 연구를 고찰한 Fiese와 동료들(2002)은 상 논문들이 가족식사의 직

효과와 간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지 못한 것을 한계로 지 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어

떠한지를 살펴보고,특히,이 경로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밝히는 데 목 을 둔다.매개변인으로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주목하는 이유는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업과 련되어 있다.



128 청 년학연  제20  제4호(2013.4)

즉,기존의 부모와 의존 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기 해서는

새로운 상호작용 패턴과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며,이 발달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호간의 의사소통(민하 ,1991)이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가족식사가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맥락으로서

의사소통에 주목해 왔다(Fiese,Foley,& Spagnola,2006;Jacobs& Fiese,2007;

Neumark-Sztainer,Eisenberg,Fulkerson,Story,& Larson,2008).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의사소통을 독립된 매개변수로서 악하기 보다는 단지 식사가 이루

어지는 맥락으로서의 의사소통 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인과 경로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승미와 이기 (1998)에 따르면 가족원들이 공유하는 가족식사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결속력과 응집력을 증진하여 궁극 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한 가족식사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생활

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이것이 개인의 삶의 만족과 연결된다(김경미,류승아,최인철,2012)

고 추론한 연구자들도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가 청소년 자녀의 삶

의 질을 제고하는 경로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으로써 가족식사의 직 ,간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의사소통을 주고받는 부모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그 향력

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권정연,강문희,2005;조윤미,이숙,2007)를 바탕으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2개의 매개경로를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식사

동반자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 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가족

식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은 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한 정책과 로그램 개발에 요

한 시사 을 제공할 것이라 기 한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의 두 가

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가족식사 빈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1-1.아버지와의 식사 빈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1-2.어머니와의 식사 빈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1-3.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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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부모

와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2-1.아버지와의 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2-2.어머니와의 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Ⅱ.이론 배경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는 구나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한다.이

러한 보편성과 일상성은 가족식사의 매우 요한 특성이다.가족식사가 지니는 특

별한 의미에 해 Wolin과 Bennett(1984)은 가족의례(familyritual)와 가족일상

(familyroutine)이라는 개념으로 근하 다.이들에 따르면,가족의례는 지속 이

고 공동으로 행해지며 가족에게 상징 인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가

족일상은 가족 내에서 반복 으로 일어나는 유형화된 상호작용 패턴으로 정의된

다.이러한 가족의례와 가족일상은 가족의 삶을 구조화하며,소속감과 유 감을 강

화시켜 주어 가족의 스트 스 상황과 이기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이것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친다(Wolin&Bennett,1984).

가족식사는 매일 반복되는 가족일상이자 동시에 상징 의미가 부여되는 가

족의례로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이다.Fiese와 동료들(2002)이 가족의례

와 가족일상에 한 20세기의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가족일상 가장 많이

보고된 활동은 가족식사 시간이며,가족에게 요하다고 여겨지는 의례 한

가지는 ‘일요일 녁식사’로 나타나 가족식사가 지니는 요성을 보여 다.

1.가족식사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반 인 삶을 얼마나 정 으로 평가하는가

를 의미한다(Veenhoven,1996).청소년의 역동 인 발달 특징과 입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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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등으로 인해 최근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낮아지고 있다.한국방

정환재단(2012)에 따르면,자신의 삶에 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한국 청소년의

비율이 63.6%에 그쳐 OECD 평균인 85,7%에 비하면 매우 조한 수 으로 나

타났으며,조사가 시작된 이후 4년 연속 우리나라가 최하 를 기록하 다.

한편,삶의 만족도는 주요한 삶의 사건들보다 매일의 된 정 인 경험

들에 의해 가장 큰 향을 받는다(McCullough,Huebner,&Laughlin,2000)는

사실은 가족생활의 요성에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응유연성 개념을 통

합 으로 정리한 Masten(2001)은 응유연성이라는 것이 아주 특출한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고 강조한다.“평범함 속의 마법(OrdinaryMagic)"이라는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평범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상 인 기능 요소만

충족된다면 크고 작은 역경과 험들은 부분 극복된다는 것이다.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구성원의 친 감을 증 시키고 애정의

표 이나 의견 교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

력을 높이고 가족 계 형성을 한 요한 토 가 된다(유계숙 외,2011;이승

미,1997;Crouteretal.,2004;Eisenbergetal.,2004).특히 가족식사 시간은 한

국 청소년들이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여성

가족부,2011)는 에서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 안정감이 더 높고(이 미 외,2009),배우고자 하는 열망,사회

유능감, 정 자아감,심리 안녕감,사회성이 더 높았다(유계숙 외,2011;

Fulkersonetal.,2006;Neumark-Sztaineretal.,2010).반면,흡연,음주,약물,

폭력,가출,우울증,자살생각,학교부 응,식습 장애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

이 가족식사 빈도와 부 인 계를 가진다(Compan,Moreno,Ruiz&Pascual,

2001;Crouteretal.,2004;Eisenbergetal.,2004;Fulkerson etal.,2006;

Neumark-Sztaineretal.,2010;Sen,2010)는 연구결과들이 밝 져 가족식사 빈

도가 청소년의 삶 반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느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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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등의 메시지를 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반향 과정이다(민하 ,1991).특히,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와의 계가 아동기

때와는 달라져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도 요한

기능을 한다.조성연,김혜원,김민(2011)에 따르면,부모와 더 개방 으로 화

할수록 ·고등학생 모두 삶의 만족도 수 이 높아졌고,Levin과 Currie(2010)

역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에 높은 상 계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이 외에도 부모와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며(이 응,곽윤정,2011),자신의 삶에 해 부

모와 진지한 화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구 ,박 숙,장은희,2006)는 연구결과들이 밝 져 왔다.

부모-자녀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유리한 발달 결과를 가져오지

만,경우에 따라 잘못된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심리

긴장을 유발시켜 건 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인희,1994).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의 응집성과 응성이 기능 인 수 이 되도록 돕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

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 다.이들이 개발한 PAC(Parent

-AdolescentCommunication)척도는 지 까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어

문제형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업부진,낮은 자존감,우울감,약물사용 공격

성과 련된다고 보고하 다(권미연, 귀연,1998;민하 ,1991;Barnes&

Farrell,1992;Johnson,Su,Gerstein,Shin,& Hoffman,1995).그런데,이후

PAC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외에 가족원 체에 용이 가능하고,보다 간편하

게 측정할 수 있게 할 목 으로 문제형 의사소통을 제외한 개방형 의사소통 10

문항만으로 개정되었고(Olson,2011),국내에서도 최근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

(김 식 외,2012).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된 원

자료를 활용한 계로 최 의 형태인 PAC척도로 수집된 자료가 분석되었다.

한편,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연구함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 어 살

펴 본 연구들도 있다.많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아버지

와의 의사소통보다 더 개방 이라고 보고했다(노윤옥, 미경,2006;Barnes&

Olson,1985).하지만,권정연과 강문희의 연구(2005)에서는,어머니와의 역기능

의사소통은 여학생의 경우에만,아버지와의 역기능 의사소통은 남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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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모두에 있어 문제행동을 측하는 요인이라고 하 다.조윤미와 이숙(2007)

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더 길지만,의사소통 시간과 청소년의 자기효

능감 수 의 계에서 그 강도는 아버지의 경우에 더 높다고 하 다.이러한

결과들은 화시간의 양은 어머니 쪽이 많지만,그것이 미치는 향력은 아버

지 쪽이 더 크다는 을 시사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

는 경로를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경로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3.가족식사,부모와의 의사소통,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의 계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가족

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는 부 인 상 계를, 정 인 응 발

달과는 정 인 상 계를 가진다고 지 까지 매우 일 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계숙 외,2011;Companetal.,2001;Crouteretal.,2004;Eisenbergetal.,

2004;Fulkersonetal.,2006;Neumark-Sztaineretal.,2010;Sen,2010).그러나

가족식사 시간에 구체 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며 거기에서 발생한 어떤 변화가

청소년 자녀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지에 해서 체계 으로 규명하고자 하

는 연구는 의외로 드물다.이에 심을 가진 연구들이 있었으나,결식이 아동의

심리사회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 에 있어서 가족의 체 인 기능수

을 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이혜원,최경옥,2010),혹은 사회인구학

변수나 다른 련 변수들을 단계 으로 통제한 후에도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발

달에 여 히 향력을 유지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Fulkersonetal.,2006;

Sen,2010)이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을 두고 있는 매개변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다.

가족식사는 가족의례나 가족일상으로서 그 가족만의 고유한 공동체 의식과 문

화를 만들어 내는 행 이지만,그 근간이 되는 상호작용이 바로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공동체 의식도 문화도,그리고 유 감과 결속감 같은 정서 산물도

서로 마주보고 화하면서 소통하지 않는 한 결코 생겨나지 못하는 것이다.가

족식사 시간은 가족원들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며(Neumark-

Sztaineretal.,2000),이 시간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정기 으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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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생활에 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고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김경미 외,

2012;Eisenbergetal.,2008).미네소타 학에서 청소년의 식습 과 건강의

련성을 밝히기 해 수년간 진행된 EAT 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Fulkerson

etal.,2006),‘녁식사 시간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시간 이상으로,모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다’라는 문항에 해 청소년의 64.6%가,부모의 94.6%가 동

의했다.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식사를 밥 먹는 행 이상의 의미,특히 가족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다.

가족식사가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맥락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특히 의사소통 변수가 요하게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즉,식사시

간 의 의사소통이 직 이면서 명료할수록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어

들고(Fiese,Foley,&Spagnola,2006),식사하는 분 기가 정 일수록 식이장애

험이 어들며(Neumark-Sztainer,Eisenberg,Fulkerson,Story,& Larson,

2008),식사시간 에 서로에 한 진심어린 심이 부족하거나 소외될 때 과체

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Jacobs&Fiese,2007)고 보고되어 왔다.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의사소통을 하나의 독립된 매개변수로서 악하기 보다는 단지 식사가 이

루어지는 맥락으로서의 의사소통 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인과 경로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궁극 으로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와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Ⅲ.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2010년에 수행된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

으며,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과제

하나이다.제주도를 제외한 국 12개 시도의 남녀 고등학생 6,979명의 데이터를 최

종분석 상으로 하 다.연구 상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이 3,547명(50.8%),여학생이

3,432명(49.2%)이었고, 학생 3,145명(45.1%),고등학생 3,834명(54.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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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의 정의 측정 도구

1)가족식사 빈도 :아버지와의 식사,어머니와의 식사

가족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아버지와 함께 아침식사하기’,‘어머니와

함께 녁식사하기’,‘아버지와 함께 녁식사하기’,‘어머니와 함께 녁식사하

기’4항목으로 측정되었다.각 항목에 해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두세 달에

1~2회’,‘한달에 1~2회’,‘1주일에 1~2회’,‘1주일에 3~4회’,‘거의 매일 한다’의

6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변인의 향력이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노윤옥, 미경,2006;Barnes&Olson,1985),‘아버지와의 식사’와

‘어머니와의 식사’두 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 다.‘아버지와의 식사’는 ‘아버

지와 함께 아침식사하기’와 ‘아버지와 함께 녁식사하기’두 개의 문항을 측정

변수로 사용하 고,‘어머니와의 식사’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식사하기’와 ‘어머

니와 함께 녁식사하기’두 문항을 측정변수로 구성하 다.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모두 .63으로 나타났다.

2)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청소년이 응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PAC(parent-adolescentcommunication)로,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의 두 개 하 요인 각 10개 항목씩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아버지와 어머

니에 하여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개방형 의사소통은 ‘나

의 소신을 부모님과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부모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

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문제형 의

사소통은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 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부모님은 그냥

넘어가도 될 말을 굳이 내게 하시는 편이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잠재변인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아버지

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두 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 고,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의 의사소통’이라는 잠재변인은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문

제형 의사소통 두 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 다.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아버지 문항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 .84,문제형 의사소통 .74,

어머니 문항은 각각 .83과 .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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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자료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Emmons,Larsen과 Griffin(1985)의 SWLS(the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번안한 척도이다.‘지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로이다’,‘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나는 지 의 내 생활에

만족한다’,‘나는 지 까지 원하는 것을 부분 이루어 왔다’,‘다시 태어난다 해

도 나는 지 처럼 살고 싶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었다.잠재변인으로서 삶의 만족도는 이들 5개의 문항들을 측정변

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89로 나타났다.

3.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빈도분석,기술통계분석,상 분석을 해 SPSS18.0을 사용하 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 계를 검증하기 해 Amos18.0을

사용하 다.분석의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상 분석을 시행하 다.둘째,연구모형

으로 설정한 매개모형의 경로계수를 구하고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모형

의 합도는 χ2와 자유도,그리고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표본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고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상 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Fitindex), 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를 선정하여 사용하 다(홍세희,2000).

셋째,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1982)의 계수들의 곱 검증법(aproductof

coefficientstest)을 사용하여 z값의 유의수 으로 검증하 다.마지막으로,부

분매개모형과 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합도를 비교하 다.

한편,구조방정식에서 결측치를 포함한 추정방법인 완 정보최 우도법(Full

Information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 다.FIML은 변수의 결측치가 무

선 으로 발생했거나(MissingCompletelyAtRandom),결측 여부가 자료 내의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MissingAtRandom)에, 통 으로 사

용되어 온 목록별 결측치(listwisemissing)나 응별 결측치(Pairwisemissing)

처리방법 보다 더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Arbuckle,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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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해석

1.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 계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 잠재변인으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들 간의 상 계는 다음의 표 1과 표 2에 제시하 다. 체 으로 청소년

들은 아침식사와 녁식사 모두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더 자주 함께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부 아침 3.39<모 아침 3.66,부 녁 3.92<모 녁 4.24).의사

소통 면에서는,개방형 의사소통 수(부 16.18>모 14.40)와 문제형 의사소통

수(부 17.47>모 14.24)모두 아버지 쪽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삶의 만족도

는 25 만 에 체 평균이 15.19 으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 다.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는 모두 유의하 으나 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고유근의 분산

비율이 90%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공선성은 의심되지 않았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 편차

아버지와의

식사

부 아침식사 1 6 3.39 1.98

부 녁식사 1 6 3.92 1.75

어머니와의

식사

모 아침식사 1 6 3.66 2.02

모 녁식사 1 6 4.24 1.76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부 개방형 의사소통 5 25 16.18 4.46

부 문제형 의사소통 5 25 17.47 4.27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모 개방형 의사소통 5 25 14.40 4.01

모 문제형 의사소통 5 25 14.24 3.95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이상 삶 1 5 2.85 1.05

환경만족 1 5 3.45 1.02

생활만족 1 5 3.19 1.08

희망성취 1 5 3.00 1.04

생만족 1 5 2.70 1.20

체 5 25 15.19 4.53

<표 1>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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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주요변인들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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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모형의 검증

1)매개모형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해서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향하는 경로와 매

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해야 하며,이 두 개의 경로가 만

들어 내는 간 효과가 유의해야 한다.본 연구에서 선정한 잠재변인들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독립

변인과 매개변수,종속변수에 이르는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고,각 경로

의 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을 통해,아버지와의 식사 빈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해

지고(β=.36,p<.001),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가 높아지는 것(β=.38,p<.001)을 알 수 있다.마찬가지로,어머니와의 식사

빈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β=.28,p<.001),이에 따라 삶의 만족

도가 높아지는 것(β=.24,p<.001)으로 나타났다.그런데,매개모형의 표 화

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아버지와의 식사 빈도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매

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어머니 쪽 향에 비해 더 큰 것

으로 나타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식사의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

다.한편,매개변수를 통한 간 효과 뿐 아니라 부모와의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

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 효과의 경로계수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아버지 β=.10,p<.001,어머니 β=.12,p<.001).모형의 합도를 평가

하기 해 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본 크기에

향을 받는 χ2를 제외한 나머지 합도 지수가 모두 권장기 치1)를 안정 으

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부모와의 식사 빈도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하는 데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미치는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부와의

식사 → 부와의 의사소통 → 삶의 만족도 경로의 매개효과와 모와의 식사 →

모와의 의사소통 → 삶의 만족도 경로의 매개효과를 각각 Sobel의 검증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아버지 쪽은 z값이 11.06(p<.001),어머니 쪽은 z값이

7.52(p<.001)로 나타나 양쪽 경로의 매개효과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

1) TLI  CFI는 .95 상, RMSEA는 .06 하  매우 양호(Hu & Bent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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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매개모형

경로
비표 화
계수(B)

표 화
계수(β)

표 오차 t

부 식사 → 부 의사소통 1.076 .36 .048 22.35
***

부 의사소통 → 삶의 만족도 .089 .38 .007 12.09
***

부 식사 → 삶의 만족도 .068 .10 .019 3.63***

모 식사 → 모 의사소통 .771 .28 .043 17.87
***

모 의사소통 → 삶의 만족도 .058 .24 .007 8.12
***

모 식사 → 삶의 만족도 .080 .12 .017 4.75***

<표 3>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으로 나타났다.이로써,부모와의 가족식사 빈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고 있음이 밝 졌다.

***p<.001

모 형 χ2 df TLI CFI RMSEA

매개모형 534.29 53 .984 .991 .036

<표 4>매개모형의 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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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쟁모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함과 동시에

모형 합도 지수도 매우 양호하게 수용되었다.그런데,매개효과의 경우 부분매

개효과를 지니는지,완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부분매개모

형에 내재된 모형인 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재평가

하 다.내재된 모형의 경우 합도 지수의 비교는 물론,χ2값과 자유도의 차이

를 이용한 검정이 가능하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식사 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 이르는 2개의

경로를 없앤 완 매개모형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한 결

과,χ2값 차이가 125.19인데 비해,자유도 차이는 2에 그쳐,이는 유의수 .005

에서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 다른 합도 지수의 면에서

볼 때,완 매개모형도 체 으로 수용할만한 합도 지수를 보이긴 하지만,

애 의 부분매개모형 보다 조 씩 나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이로써 부분매개

모형이 경쟁모형인 완 매개모형보다 더 합한 모형으로 지지되어,부모와의

가족식사 빈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간

효과 뿐 아니라 직 효과도 가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 형 χ2 df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534.29 53 .984 .991 .036

완 매개모형 659.48 55 .980 .988 .040

차이 (+)125.19 (+)2 (-).004 (-).003 (+).004

<표 5>경쟁모형 비교 

Ⅴ.결론 논의

본 연구는 가족식사 빈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그리고 가족식사 빈도와 삶의 만족도 간 계에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간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주

요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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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아버지 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가족식사 빈도가 높을수록,그리고 의

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가족식사가 청소년의 정 발달과 정 인 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유계숙

외,2011;이 미 외,2009;Fulkersonetal.,2006;Neumark-Sztaineretal.,

2010)와 일치하고,부모와의 의사소통 수 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련된다

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구 ,박 숙,장은희,2006;이 웅,곽윤정,2011;조성

연 외,2011;Levin&Currie,2010)를 지지해 다. 한 아버지 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식사 빈도가 의사소통 수 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한 정 계를 보

여 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이 결과를 해석할 때 추론의 형태로 언 했을 뿐 구

체 인 인과구조를 규명하지 못했던 가족식사 빈도와 의사소통 수 의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아버지 는 어머니와의 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아버지 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유의한 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 졌다.이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가족식사 빈도

와 청소년의 정 발달 사이에 체계 으로 규명하지 못했던 숨겨진 매개 경

로를 일부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다

루어져 왔던 가족식사의 직 효과와 간 효과를 구분하는 데에도 기여했

다고 볼 수 있다.즉,부모와의 가족식사는 청소년들과 부모 간의 의사소통에

향을 미치고 한 이것이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본 연구의 최종모형의 표 화 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아버지와의 식

사 빈도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이 어머니 쪽 향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식사의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일상 으로 화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은 어머니이지만,그것이 미치는 향력은 아버지 쪽 효과가

더 강력할 수 있음을 시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권정연,강문희,2005;조윤미,

이숙,2007)를 지지한다.자녀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설명력을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밝힌 이재림,김지애,이윤주,진윤아(2012)에 따르면,아버지가 부

모역할을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한 아동 청소년 자녀가 높은 수 의 정

인 발달 특성 혹은 낮은 수 의 부정 인 발달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특

히,이 연구에서 국가를 조 변수로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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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내 ,외 발달특성 간의 효과크기가 한국 표본에서 미국표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자녀에 한 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가

족식사는 가족체계 체를 단 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 내

하 체계들(부모-자녀 하 체계 는 부부 하 체계 등)의 에서 분석되는

가 드물었다.그러나,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하 체계별로 가족

식사의 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의 삶에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

록 돕기 해서는 특별하고 비일상 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나 일

상 으로 하게 되는 하루 세끼의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

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재확인하 다.동시에,가족식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요한 역할

을 한다는 이 밝 졌으며,부모 특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더 강력한 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그러나,우리의 실은 세계 최장 근로시간에 시달리는 부모와 세계 최장 학

습시간에 허덕이는 자녀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필요충분한 가족식사

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가족식사의 요성과 그 효과를 알리는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보 이 시 하며,거시 수 에서 가족친화 정책과 공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가족식사를 통해 의사소통 수 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실제 인 가이드라인과 아버지가 보다 극 이고 주체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가

매주 수요일을 “가족 행복의 날”로 지정하여 직장인들이 일 귀가할 수 있도

록 권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해서는 보다 세 한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거시 ,정책 노력 외에 임상 실천 장에서의 근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Neumark-Sztainer,Wall,Fulkerson,그리고 Larson(2012)의 연구

에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가정 내 가족식사 빈도 추이를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가족식사 빈도가 증가한 데 비해,최하층

가족의 가족식사 빈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차이는 청소

년 발달에 미치는 가족식사의 요성을 감안할 때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을

상으로 한 집 이고 치료 인 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실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 이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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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첫째,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횡단 자료로 인과 계와 매개효과의 정확한 확인을 해서는 종단연구를 통

해 보다 정 하게 탐색될 필요가 있다.둘째,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응

답만을 분석하 으나,가족식사가 부모의 삶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양방

향 으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특히,가족식사를 실행에 옮기기

해서는 자녀보다는 부모의 노력과 심이 우선 으로 필요하며 교육 로그램의

상도 부모가 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 바,부모에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된다 하겠다.셋째,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를 통한 간 효과

뿐 아니라 부모와의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 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족식사의 독립 인 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보

여주었으나, 다른 면에서 볼 때,향후 좀 더 다양하고 타당한 매개변인들이

탐색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끝으로, 가족식사를 통해 가족

원들 사이에 어떤 정서와 사고가 생성되고 교류되는 것인지 심층 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가족식사 시간에 일어나는 역동 과정을 질 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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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nfluenceoffamilymealfrequencyonthe

LifeSatisfactionofAdolescents:MediatingEffect

ofCommunicationwithParents

HeeboonBaeㆍSunWhaOkㆍKyungSunYangㆍGraceH.Chung

SeoulNationalUniversity

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meal

frequencyandadolescent’slifesatisfaction.Dataincluded6,979adolescents

from '2010Korean Survey on theFamilialConsciousnessofYouth and

Parents'conductedbyKoreanYouthPolicyInstitute(KYPI).

First,thestructuralequationmodelshowedthatthefrequencyoffamily

mealsandcommunicationwithfatherormotherhadsignificanteffectson

adolescent’slifesatisfaction.Second,communicationwithfatherormother

significantlymediatedtheinfluenceoffamilymealfrequencyonadolescent’s

lifesatisfaction.Themediation path forfathershad largerstandardized

coefficientsthan formothers.Third,the partialmediation effectmodel

showedabettermodelfitthanthecompletemediationeffectmodel.In

otherwords,thefamilymealfrequencyhadbothindirectanddirecteffects

foradolescent’slifesatisfaction.

Resultssuggested thatweshould pay attention totheimportanceof

sharingdailyfamilymealstoimproveadolescents'lifesatisfaction.Also

worthnotingwastheroleofcommunicationwithparentsasahiddenpath

throughwhichthefamilymealaffectedadolescents'lifesatisfaction.

＊KeyWords:Familymealfrequency,Communication,Lifesatisfaction,

Mediating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