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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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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religion in family life through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religion and families and to propose future research agenda. 
Specifically, 41 empirical research on religion and families publish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journals between 1999 and 2016 were selected and topic areas, samples, 
measurements of religiosity, religious experiences investigated, research models, and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tudies were reviewed. The research studies explored various topics 
including marriage preparatio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family relationships, and family 
functioning.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research had some flaws in sampling, 
measurements of religiosity, or research model, and some did not follow analytical procedures 
rigorously. Consequently, understanding of how religion influences family life and shapes the 
experiences of families was limited. Using this review of the empirical research and the 
maj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ddressed in the scholarship of religion and 
families in the West as a backdrop, this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nd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dvancement required to better elucidate the linkage 
between religion and famil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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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삶과 가족생활에서 종교는 더 이상 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

만 사회조사 결과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의 19세 이상 남녀 1500명 이상을 

상으로 한 갤럽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에 각각 44%, 49%, 47%, 54%, 50%로,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4%포인트 감소

하 지만 1984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6%포인트 증가하 다(한국갤럽 2015: 17). 그리고 

2014년에 종교를 믿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다고 한 응답자들은 체의 

59%를 차지하 고, 불교인의 67%, 개신교인의 84%, 천주교인의 73%가 그 다고 하여 

종교는 개인의 삶에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한국갤럽, 2015: 39). 

한 응답자와 모친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은 1984년과 2014년에 불교인들에게 82%와 

82%, 개신교들에게 43%와 56%, 천주교인에게 40%와 46%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 세

 간 종교의 승이 높았다(한국갤럽, 2015). 이러한 결과들은 종교는 한국인의 삶과 

가족생활을 탐색하는데 간과될 수 없는 요소이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과 요성을 심도 깊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다.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  신념, 종교 활동에의 참여, 종교 ㆍ  자원 

등은 가족생활의  역에 향을 미친다(Mahoney, 2010). 첫째, 종교  신념이나 가

르침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 가족, 사회   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을 제공하고 이는 가족기능이나 가족 계의 역동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

다(Mahoney, 2005; Mahoney et al., 2003; Silberman, 2005). 기독교에서는 부모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거나 자녀양육을 인간에 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는데(Bartkowski & Elison, 1995), 유아기 자녀 부

모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양육을 성스럽게 바라볼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언

어 으로 덜 공격 이고 신체  폭력의 사용빈도가 낮았다(Mahoney et al., 2003). 불

교에서는 인간의 치열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경지에의 도달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불교사상에 한 이해도가 높은 유이기 자녀의 어머니들은 반 인 양육능력도 높았

다(김혜순, 2009). 그런데 종교  신념은 가족생활에 부정 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가족 간 종교  신념의 불일치는 가족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 계의 단 이나 소원을 

래하기도 한다(송 동, 2008; 이정덕ㆍ 미경, 1995). 둘째, 배나 교리 탐구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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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주도하는 사활동에의 참여, 명상, 수행  기도 등의 종교활동 참여는 가

족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한내창, 2001). 기독교를 믿는 부부나 연인이 배우자

를 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친 감과 계 헌신도가 높았고(Fincham & Beach, 

2014), 불교를 믿는 어머니의 신행생활 수 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김

혜순, 2007). 셋째, 종교  자원은 가족이 기에 처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응을 

진하는 요한 요소로 나타났다(변경애ㆍ김순옥, 1999; Pargament et al., 2005). 기

독교 신앙이 있는 재혼한 부모와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인 자원을 

활용하여 심리  응을 도모하 고(김형민ㆍ이은경, 2016), 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종교성이 높을수록 자녀학 와 자녀에 한 신체  공격의 험이 낮았다

(Wiley, Warren, & Montanelli, 2002).

이러한 경험  연구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인, 부부, 부모 혹은 자녀 등의 표본

을 사용하여 종교 변인과 가족 변인 간의 계 는 종교가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

정을 탐색함으로서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여하 다. 하지만 향후 

다양한 가족생활 역들에서 종교의 역할을 심층 으로 악하는 연구를 진하기 

해서는 출 된 연구들의 주제, 표본과 연구 상, 종교의 개념, 종교성의 측정, 연구결

과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표본과 표본추출방법, 종교성의 

측정과 같은 방법론은 연구결과와 해석에 지 한 향을 미친다는 에서 이 부분에 

한 분석  고찰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까지 가정학분야에서 출 된 

가족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교변인을 검토한 변경애와 김순옥(1999)의 연구를 제외하고 

출 된 경험  연구들을 통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고

찰한 논문은 부재하다. 

서구에서는 종교와 가족에 한 경험  연구들을 종합 으로 살핀 연구들(Mahoney, 

2005, 2010; Mahoney et al., 2001; Thomas & Cornwall, 1990)을 지속 으로 출 해왔

는데, 이는 종교와 가족연구의 이론 ㆍ방법론  진보를 이 왔다. 미국 가족학 분야

의 표 학술지인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는 각각 1990년과 2010년에 1980년

와 2000년 에 동료심사 학술지에 개제된 가족과 종교에 한 연구 논문들의 출

경향, 주제, 방법론  쟁 , 연구결과들을 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 논문들

(Mahoney, 2010; Thomas & Cornwall, 1990)을 출 하 다. 한 가족심리학의 표 

학술지인 Journal of Family Psychology는 2001년에 1980년 와 1990년 에 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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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가족에 한 양 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Mahoney et al., 2001)를 출 하 는

데, 이 논문은 종교성이 이혼, 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가정폭력, 가족기능, 양육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제시하고 종교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복합 인 역할

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국 사회학의 주요 학술지인 Journal of Social Issues도 2005

년에 종교와 부부  부모자녀 갈등에 한 이론  논의와 경험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고 임상  용과 연구 과제에 해 논의한 논문(Mahoney, 2005)을 출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제

된 종교와 가족에 한 경험  연구들의 개 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가족생활의 어떤 역들에

서 종교의 역할이 탐색되었고, 어떤 표본과 어떤 측정도구들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

고, 주요 연구결과와 한계 을 제시하 다.

Ⅱ. 연구방법 

1. 검토 논문의 선정

검토 논문의 선정을 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도서  등의 목록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제된 경험  연구들  종교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논문들을 검색하 다. 이에는 종교를 가진 개인, 

부부, 부모, 자녀를 상으로 종교 변인과 가족 변인 간의 계를 탐색한 양 연구, 종

교가 가족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질 연구, 종교 변인을 도입하지 않고 종교

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의 특성을 탐색한 실태조사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

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통일교 등과 같이 특정 종교를 믿

는 사람들을 의미하 다. 한 가족생활은 발달  근에 기 해 가족의 상호작용과 

계  가족과정 연구에 을 두는 가족학 분야(한국가족상담연구소, 2010)에서 다

루는 가족생활을 의미하 다. 이에는 가족유형, 가족성립과 응, 가족 계, 가족역할, 

가족권력, 의사소통, 가족생활만족, 가족 기와 해체, 가족정책 등이 포함된다(한국가족

학연구회, 1999). 그리고 발달단계 상으로 결혼 비, 결혼, 유아기자녀 가족,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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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족, 청소년기자녀 가족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들을 포함하 고 노년기 가족 

연구는 제외하 다. 종교를 가진 노인들에 한 연구들은 노인 개인의 발달, 심리, 신

체   정신  건강, 응, 죽음 등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연

구가 거의 무하 다. 한편 1999년 이 에 출 된 가족학 분야 논문들  종교변인을 

도입한 연구들에 한 문헌고찰연구(변경애ㆍ김순옥, 1999)가 이미 출 되어 본 연구

는 1999년 이후에 출 된 논문들만을 검색 상에 포함하 다.

본 연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과 환자 가족과 같은 특수한 맥락에 있

는 가족들에 한 연구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1999년 이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제된 장애인 연구들  종교가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가족생활을 탐색

한 연구는 무하 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가족생활에 한 연

구는 총 2편으로 검색되어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는 공역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학, 교육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

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상담학, 신학, 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종교학, 청소년학 

등의 신학, 인문학  사회과학  역에서 해당 연구논문들을 선정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교와 성을 구분되지만 연결된 개념으로 근하여 성과 

가족에 한 연구들도 분석 상에 포함하 다. 종교와 성이 련되었다고 보는 견

해는 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김동기, 2013). 표 인 

로 종교심리학에서 종교와 성에 한 논의를 이끌어 온 Pargament와 동료들(2013)

의 근이 있는데, 이들은 성을 성스러움의 추구, 종교를 성도모가 주 목 인 종

교  통이나 맥락 내에서 의미추구로 정의하여 종교를 성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았다. 한 이들은 종교생활의 핵심은 성이고 종교기 은 기  구성원들이 성스러

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교  의식  배에의 참석, 종교경 의 탐구, 종교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종교  선의 추구 등을 권장한다는 에서 종교와 성은 분리되어 이

해될 수 없다고 하 다(Mahoney, 2010; Pargament et al., 2013).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과 가족에 한 경험  연구들에서도 성을 기독교, 천주교 등의 특정 종교 맥락

에서 근하고 있어(김덕일ㆍ송원 , 2011; 신승범, 2012) 성이 종교와 연결되어 이

해될 수 있다고 단해 성과 가족에 한 연구도 검색 상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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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어휘

연구논문의 검색을 해 검색항목 체, 주제어, 논문명, 자, 록  검색항목 

체에 가족생활을 표 하는 ‘가족’, ‘배우자 선택’, ‘결혼’, ‘부부 계’, ‘부모자녀 계’, ‘부

모역할’, ‘남편’, ‘아내’, ‘아버지’, ‘자녀’, ‘양육’, ‘가족기능’, ‘의사소통’, ‘상호작용’, ‘폭력’, 

‘이혼’, ‘재혼’, ‘한부모’ 등의 검색어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종교성’, ‘ 성’ 

혹은 ‘신앙’과 각각 조합하여 검색하 다.

3. 분석 준거

국내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종합 으로 검토한 선

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에 미국의 동료심사 학술지에 개

제된 종교와 가족에 한 184편의 연구들을 검토한 Mahoney(2010)의 ‘Religion in 

families, 1999-2009: relational spiritual framework’와 국내외 종교와 성에 한 44편

의 양  연구들을 고찰한 한내창(2007)의 ‘종교와 성태도ㆍ성행동의 경험  연구들에 

한 국내외 연구 개 ’에서 사용한 분석 거를 참고하 다. Mahoney(2010)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연구 역 별로 분류하고 역에 따라 상세 연구주제를 구분하여 연

구결과와 방법론  한계 들을 논의하 다. 한내창(2007)은 표본과 척도를 심으로 

연구들의 조사방법을 살폈고, 종교성 척도와 성행동ㆍ성태도 간의 계에 한 연구결

과를 요약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연구 역 별로 분류하고 이

에 따라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주요 연

구결과  한계 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 다.

(1) 연구영역 

연구 역은 Mahoney(2010)의 분류에 기 하여 가족형성 비, 결혼과 부부 계, 부

모자녀 계, 부모역할과 양육, 가족스트 스와 응, 가족 계 반, 가족기능의 7개 

역으로 구분하 다. 가족기능에 한 연구는 Mahoney(2010)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분류목록에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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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연구주제

상세 연구주제의 분류를 해 Mahoney(2010)의 21개 상세 연구주제들을 사용하

고 21개 주제들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 탐색되지 않은 상세 주제들을 제외하 고 

우리나라에서만 연구된 상세주제들( , 양육불안, 부모역할지능, 가족강인성, 종교기반 

로그램 등)은 목록에 추가하 다. 최종 으로 본 연구의 상세 연구주제는 배우자선

택,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 결혼 비 로그램, 결혼만족, 부부평등, 부부 계 반, 

결혼과 부부 응  갈등, 결혼여정,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자녀만족도, 부모자녀갈등, 

양육태도,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 스  불안, 부모역할지능, 재혼 응, 가족강인성, 

가족 응, 이혼의도, 결혼만족도, 가족 계만족도, 가족기능의 22개로 분류되었다.

(3)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표본추출방법의 분류를 해 한내창(2007)이 사용한 분류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 (이은해ㆍ이미리ㆍ박소연, 2006)을 사용하 다. 양 조사연구들은 

학률표집과 비확률표집으로 구분하 고, 비확률표집은 편의표집, 목 표집, 덩이표집

으로 분류하 다. 양 실험연구들은 연구설계에 있어 진실험설계인지 실험설계인지

를 악하 고, 실험설계연구들은 피험자들을 무선할당하지 않는다는 에서 모두 

비무선할당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질 연구들의 표집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질

연구들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편의표집과 덩이표집(나장함, 2012)으로 분류하 다. 

(4)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양 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성의 측정과 질 연구에서 사용된 종교의 의미를 악하

기 해 연구들을 양 연구와 질 연구로 분류하 다. 그리고 한내창(2007)의 연구에 

기 해 연구양 연구에서 어떤 종교 변인과 종교 변인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질

연구에서 종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악하 다. 

(5) 주요 연구결과

Mahoney(2010)의 분류에 기 해 각 연구 역 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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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결과 기술에 있어 종교  특성과의 연결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  천주교표본 연구가 1편, 불교표본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나 충분한 논

의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Ⅲ. 연구결과

1. 종교와 가족 연구 개요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기 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41

편이었고, 41편 연구들의 연구 역, 상세 연구주제,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는 다

음과 같다.

(1) 연구영역

종교와 가족에 한 연구들에서 종교의 역할은 가족형성 비(N=5, 12.2%), 결혼과 

부부 계(N=10, 24.4%), 부모자녀 계,(N=4, 9.8%), 부모역할과 양육(N=13, 31.7%), 가

족스트 스와 응(N=6, 14.6%), 가족 계 반1)(N=2, 4.9%), 가족기능(N=1, 2.4%)의 

7가지 가족생활 역에서 탐색되었다. 부모역할과 양육에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출

되었고, 그 다음으로 결혼과 부부 계에 한 연구가 많이 출 되었다. Table 1에 연

구 역과 역 별 상세 연구주제와 출 된 논문 편수를 제시하 다.

Table 1 Areas and sub-areas of research and the number of research (N=41) 

Areas of research Sub-areas of research N

Marriage preparation 

Mate selection 2

Interreligious marriage permissiveness 1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2

<continued>

1) 가족 계 반에 한 연구는 한 논문에서 부부 계와 자녀 계를 함께 살핀 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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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of research Sub-areas of research 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Marita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2

Marital equality 1

Marital relations general 2

Marital adjustment and conflict 4

Marriage journey 1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child communication 2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1

Parent-child conflict 1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Childrearing attitude 2

Parental role satisfaction 1

Childrearing stress and anxiety 5

Parenting efficacy 1

Directions of Christian education 1

Parenting style 1

Christian parenting perception and practices 1

Parental role intelligence 1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Adjustment process of remarried families 1

Family hardiness 2

Family adjustment 1

Divorce intention 1

Marital satisfaction 1

Family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

KDF characteristics 1

Family functioning Family functioning 1

(2) 상세 연구주제 

각 역 별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해 연구된 상세 연구주제는 다양하 다. 가

족형성 비 역의 연구들은 배우자선택(N=2),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

(N=1), 기독교 혹은 비종교 기반 결혼 비 로그램의 효과성(N=2)에 해 탐색하 다. 

결혼과 부부 계 역의 연구들은 결혼(불)만족(N=2), 부부평등(N=1), 부부 계 반

(N=2), 결혼과 부부 응  갈등(N=4), 결혼여정(N=1)에 해 탐색하 다. 부모자녀

계 역의 연구들은 부모자녀의사소통(N=2), 부모자녀만족도(N=1), 부모자녀갈등(N=1)

을, 부모역할과 양육 역의 연구들은 양육태도(N=2), 부모역할만족도(N=1), 양육스트

스  불안(N=5), 부모효능감(N=1), 기독교부모교육의 방향성(N=1), 자녀양육 스타

일(N=1), 기독교 자녀양육 인식과 실천(N=1), 부모역할지능(N=1)에 해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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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스트 스와 응 역의 연구들은 재혼 응과정(N=1), 가족강인성(N=2), 가족 응

(N=1), 이혼의도(N=1)  결혼만족도(N=1)을, 가족 계 반 역의 연구들은 가족

계만족도(N=1)와 동 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N=1)을, 가족기능 역의 연구는 가족

기능성에 해 탐색하 다. 

(3)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들의 연구 역 별 연구들의 표본추출방법과 표

본을 Table 2에 제시하 다. 양 조사연구 25편  국의 성인을 상으로 확률표집

을 한 연구가 1편, 비확률표집  목 표집, 편의표집, 덩이표집을 사용한 연구가 각

각 15편, 4편, 1편이었다. 그리고 표집방법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연구

가 4편이 있었다. 실험연구 6편은 모두 비무선할당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질 연

구 10편  편의표집과 덩이 표집을 사용한 연구가 각각 4편과 6편이었다. 

표본을 종교 별로 보면 총 41편의 연구  기독교표본 연구가 32편, 통일교표본 연구

가 1편, 불교표본 연구가 3편, 천주교표본 연구가 1편, 기독교와 불교 혼합표본이 1편, 

기독교, 불교, 천주교 혼합표본이 1편, 기독교, 불교, 천주고, 무교 혼합표본이 1편, 종교

와 무교 표본이 1편이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생활에 한 연구가 압도 으로 

많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매우 었다.

구체 으로 연구 역 별 표집방법과 표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형성 비

에 한 연구들  한 편의 연구가 확률표집법으로 국의 성인표본(한내창, 2012)을, 

나머지 연구들은 비확률표집법으로 기독교나 통일교 기독교 미혼 청년표본을 추출하

다. 후자의 연구들은 선문 학교 재학 인 통일교 학생들(문선애, 2012)과 (김

률ㆍ정 희, 2001)과 K시의 3개 교회들(경동진ㆍ조윤옥, 2014)에서 미혼 청년들을  표

집하 다. 한 편의 질 연구(우원규ㆍ김수연, 2015)는 정기 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수  이상의 종교  신념이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미혼 여성을 표집하 다.

결혼과 부부 계에 한 연구들  양 연구들은 목 표집이나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기독교 부부나 기독교 여성을 표집하 다. 의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서동진, 2005), 

ENRICH 검사를 받은 기독교 부부(김덕일ㆍ송원 , 2011), 신학생 부부(김승희ㆍ김은 , 

2014) 혹은 서울 K교회의 여성리더(조혜정, 2012)를 연구하 다. 질 연구들은 편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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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덩이표집을 통해 학졸업 이상의 종교성이 일정정도 이상인 30-40  기혼여

성(이수인, 2007), 부교역자 아내(김애란ㆍ류혜옥, 2013),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집사 직분 

이상인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부부(백정미, 2014), 년기 목회자 아내(오정미ㆍ조성

희, 2016),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기독교 기혼여성(심은정, 2014)을 표집하 다. 그리

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년 부부를 상으로 한 연구(김경진, 2011)도  있었다. 

Table 2 Areas of research, authors, sampling method, and sample (N=41) 

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Marriage 

preparation 

Kim, K.Y. & 

Chung, H.H.(2001)
Nonrandom 12 Christian premarital couples

Moon. S.A.(2012)1) Convenience 80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Sunmoon University 

Han, N.C.(2012) Probability 1482 national sample from KGSS data 

Kyoung, D.J. & 

Joe, Y.O.(2014)
Nonrandom 20 Christian single recruited via 3 churches

Woo, W.K. & 

Kim, S.Y.(2015)2)
Snowball 24 Christian, Buddhist and Catholic single women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Seo, D.J.(2005) Purposive 
139 Christian couples of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churches

Lee, S.I.(2007)2) Snowball  15 married Christian women 

Kim, K.J.(2011)2) Snowball  12 middle aged Christian couples 

Kim. D.I. & 

Song, W.Y.(2011)
Convenience 815 Christian couples who took ENRICH inventory 

Cho, H.J.(2012) Convenience 
228 middle aged Christian female leaders 

recruited via K church

Kim, A.R. & 

Rhew, H.O.(2013)2) 
Convenience 

8 Christian wives of junior pastors recruited via 

H church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Kim, S.H. & 

Kim, E.E.(2014) 

No detailed 

info
100 Christian couples recruited via seminaries 

Paik, J.M.(2014)2) Snowball 20 middle aged Christian couples 

Shim, E.J.(2014)2) Snowball  2 Christian married women 

Oh, J.M. & 

Cho, S.H.(2016)2) 
Snowball 7 middle aged Christian wives of pastor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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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Parent-child 

relationship

Park, I.K.(2007) Convenience 187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 church

Oh. T.K. & 

Kwon, K.K.(2011)
Snowball 

145 Christian mothers and their 145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9 churches 

Lee, Y.H. & 

Park, J.H.(2011) 
Purposive 292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0 churches

Cho, H. J.(2015) Purposive 269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churches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Chung, 

K.S.(2004)1)
Purposive  

555 Christian parents recruited via Christian 

organizations 

Kim, H.S.(2007) Purposive 
561 Buddhist parent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8 Buddhist preschools 

Kim, K.H. & Lee, 

B.S.(2009)
Purposive 

190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recruited via 

preschools

Kim, H.S.(2009) Purposive 
172 Buddhist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5 preschools

Hwang, O.J.(2009) Nonrandom 26 Buddhist mothers of preschoolers

Chung, 

H.J.(2011)2)
Convenience 

29 Christian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3 Christian preschools 

Shin, S.B.(2012) Purposive 
570 Christian parent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20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es 

Chung, I.S. & 

Chang, E.J.(2012)
Nonrandom 

49 Christian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recruited via 1 church 

Chung, H.J.(2013) Nonrandom
16 Christian North Korean defectors recruited via 

1 church 

Kim, S.W.(2015)
No detailed 

info
252 Christian parents over age 20

Lee, S.H.(2015)2) Convenience 
3 Christian mothers who completed a parenting 

education 

Park, A.K.(2016) Purposive  
111 Catholic mothers of preschoolers recruited 

via 4 catholic churches and 5 preschools

Bae, E.J.(2016) Purposive 
202 Christian fathers of school aged & adolescent 

children recruited via schools & church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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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uthors 
Sampling 

method 
Sample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Jeon. J.S.(2007a) Purposive 
406 Christian adolescents recruited via middle 

and high schools 

Jeon, J.S.(2007b) Purposive 
969 Canadian, Korean Canadian, Korean 

adolescents recruited via 14 high schools 

Lee, H.K.(2008)
No detailed 

info 
70 Korean Americans, 153 Koreans 

Yoo, H.S. & 

Song, J.A.(2009)
Purposive 

288 Christian and Catholic adults contemplating 

divorce recruited via shelters and counseling 

service agencies

Chang, S. & Kim, 

S.A.(2012)
Nonrandom

22 Christian victims of wife abuse recruited via 

social service agencies

Kim, H.M. & 

Lee, E.K.(2016)2)
Convenience 

10 Christian mothers and adolescent from 

remarried families recruited via 1 church 

Family 

relationships

Byun, K.A. & 

Kim, S.O.(2001) 
Purposive 

1110 Christian couples and children recruited via 

churches and schools 

Han, M..R. & 

Kim, J,C.(2005)

No detailed 

info 
20 Christian and 20 non christian couples 

Family 

functioning 
Lee, J.S.(2014) Purposive 

343 Christian couples with children recruited via 

medium- and large-sized churches 

1) 
Descriptive research, 

2)
 Qualitative research

부모자녀 계에 한 연구 4편은 모두 양 연구로서 기독교 ㆍ고등학생이나 기독교 

모와 ㆍ고등학생 자녀의 혼합 표본을 사용하 다. 이 연구들은 서울의 1개 교회(박인

곤, 2007), P시의 여러 교회들(오태균ㆍ권재기, 2011; 이 희ㆍ박 하, 2011), 수도권 소재 

학원에 재학 인 청소년 사역자가 담당하는 교회들(조혜정, 2015)에서 표집하 다. 

부모역할과 양육에 한 연구들은 유아자녀의 불교인 부모(김혜순, 2007)나 모(김경

희ㆍ이복순, 2009; 김혜순, 2009; 황옥자, 2009), 유아자녀의 기독교인 부모(정갑순, 

2004; 신승범, 2012), 등생 자녀의 기독교인 부모(정인숙ㆍ장은정, 2012), ㆍ유아ㆍ

ㆍ 등학생 자녀의 기독교인 모(정희정, 2013), 유아-청소년 자녀의 기독교인 부모

(김성원, 2015), 유아자녀의 천주교인 모(박애경, 2016), ㆍ ㆍ고등생 자녀의 기독교

인 부(배은주, 2016)를 표본으로 하 다. 그리고 한 개 혹은 여러 지역의 교회, 교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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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기 , 성당, 학교 등에서 표본을 추출하 다. 질 연구 2편은 서울시의 3개의 

유치원에서 기독교인 유아기자녀 모(정희정, 2011)와 이음부모교육 로그램과 상담을 

마친 청소년기 자녀 모(이수희, 2005)를 연구하 다.

가족스트 스와 응에 한 양 연구들은 ㆍ고등학생( 요섭, 2007a), 고등학생

( 요섭, 2007b), 성인 기독교인(이 경, 2008), 이혼고려 인 기독교ㆍ천주교 성인남

녀(유향순ㆍ송정아, 2009)를 표본으로 하 고, 각각 캐나다 벤쿠버, 서울ㆍ안양의 고등

학교, 서울과 안양의 ㆍ고등학교, 미국 로리다와 서울의 가족서비스 기 , 국의 

이혼법률상담소, 쉼터  상담소에서 표집하 다. 질 연구 한 편은 연구자가 속한 교

회의 재혼가정 부모와 청소년(김형민ㆍ이은경, 2016)에서 표본을 선정하 다.

가족 계 반에 한 양 연구들은 10개 시의 기독교부부와 자녀(변경애ㆍ김순옥, 

2001)와 K시의 기독교와 비기독교 부부(한미령ㆍ김종철, 2005)를 상으로 하 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에 한 연구(이 선, 2014)는 유자녀 기독교인 부부표본을 서

울, 경기, 에서 추출하 다.

(4)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종교성을 측정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가족형성 비나 가족생활 

련 변수들에 미치는 향을 탐색한 양 연구가 24편, 종교가 가족형성 비나 가족경

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한 질 연구가 10편이었다. 비종교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

가 5편, 변수 간의 계를 살피지 않은 실태조사가 2편이었다. 구체 으로 양 연구들은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의 정도, 종교  신념에 한 믿음

의 정도, 종교ㆍ신앙 몰입동기, 성 등으로 연구 상자들의 종교성을 악하 고, 질

연구들은 기독교 교리 해석과 수용방식, 종교ㆍ신앙ㆍ 성의 역할로 종교를 연구하 다. 

종교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도입한 24편의 연구들에서 사

용된 변수들과 측정도구를 Table 3에 제시하 다. 로그램개발  효과성 검증 연구

(N=5)를 제외한 19편의 양 연구들에서 종교성은 단일문항, 자가 구성하거나 기존 

문항들을 수정한 문항들, 다차원 척도로 측정되었다. 10편의 연구들에서 종교성이나 

성이 다차원 척도로 측정되었고, 6편의 연구들에서 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5편

의 연구가 명목척도, 한 편의 연구가 서열척도 수 으로 측정되었다. 나머지 3편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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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 종교성은 자가 구성하거나 수정한 다문항들로 측정되었다.  

Table 3 Measurements of religiosity or spirituality in quantitative research (N=24)

Areas  Authors Independent or Mediating Variables Measurements 

Marriage 

preparation 

Kim, K.Y. & 

Chung, H.H.(2011)

Christian-based marriage 

program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Han, N.C.(2012)

Type of religion, Frequency of 

religious participation, other 

religious participation, and 

prayer, Self-assessed religiosity, 

Intrinsic & Extrinsic religiosity, 

Religious exclusiveness

1 item for each variable 

Marriage 

and marital 

relationship 

Kim. D.I. & 

Song, W.Y.(2011)
Spiritual satisfaction 

Spiritual Satisfaction Items from 

Kim et al.'s Korean ENRICH 

Inventory(2009), 10 items 

Cho, H.J.(2012) Faith maturity 

Modified version of Lee's 

Faith Maturity Assessment 

Scale(2009), 45 items 

Parent-child 

relationship

Oh. T.K. & 

Kwon, K.K.(2011)

Mother's religious participation 

with children at home, Children's 

religious participation with 

mother at home

3 items & 2 items the 

authors created

Lee, Y.H. & 

Park, J.H.(2011) 

Repentance, Salvation, Christian 

faith, Parental faith, Church 

attendance 

1 item for each variable 

Cho, H. J.(2015) Faith maturity

Modified version of Hwang's 

The Shepard Scale(2011), 30 

items 

Parental role 

and 

childrearing 

Kim, H.S.(2007)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Practice of Buddhism

32 items & 29 items the 

author created 

Kim, K.H. & 

Lee, B.S.(2009)
Mindfulness 

Park's Mindfulness 

Scale(2006), 20 items

Kim, H.S.(2009)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Kim's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2006), 38 items 

Hwang, O.J.(2009)
Buddhism-based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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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uthors Independent or Mediating Variables Measurements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Jeon. J.S.(2007a) Christian faith 1 item

Jeon, J.S.(2007b) Christian faith 1 item 

Yoo, H.S. & 

Song, J.A.(2009)

Intrinsic & Extrinsic 

religiosity 

Allport & Ross(1967)' s I/E 

religiosity, 20 items

Chang, S. & 

Kim, S.A.(2012)
Christian-based healing program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Family 

relationships

Byun, K.A. & 

Kim, S.O.(2001) 
Religious participation 

40 items the author modified 

using various scales 

Han, M..R. & 

Kim, J,C.(2005)
Christian faith 1 item 

Family 

functioning 
Lee, H.S.(2014) Spiritual maturity 

Ellison's Spiritual Maturity 

Index, 30 items(1983)

각 연구 역 별로 사용된 종교성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형성 비 

역의 양 연구들은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 종교  신

념에 한 믿음의 정도, 종교ㆍ신앙 몰입동기로 종교성을 악하 다. 먼  종교유형

은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내창, 2012: 

140).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세 가지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응답은 월평균빈도로 

환산되었다. 공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귀하는 얼마나 자주 불공 는 배드리러 

가십니까?”, 기타 종교활동 참여 정도는 “ 재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교회, 성

당,  등에서 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기도빈도를 “귀하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한내창, 2012: 140)로 측정되었다. 한 편의 연구가 기독교 

결혼 비 로그램의 참여 여부로 종교활동 참여를 악하 다(김 률ㆍ정 희, 2001). 

그리고 본인이 평가한 종교성은 “귀하는 얼마나 종교 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

으로 측정되었고, 믿음의 정도는 “귀하의 견해는 ① 어떠한 종교에도 특별한 진리는 

없다 ② 부분의 종교는 나름 로 진리가 있다 ③ 오직 한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한

내창, 2012: 140)로 측정되었다. 한 종교ㆍ신앙의 몰입 동기는 본질   비본질  

종교성으로 측정되었는데, 각각을 해 “나에게는 오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의

미가 있다.”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① 내  평화와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②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 ③ 어렵거나 슬  때 안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④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한내창, 2012: 140)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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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 연구는 종교가 참여자들의 이성교제, 결혼가치 , 사회 계에 갖는 요성과 

의미를 악하 다(우원규ㆍ김수연, 2015). 

결혼과 부부 계 연구들  양 연구들은 종교성을 개인의 종교  신념에 한 믿

음의 정도나 성으로 악하 고, 질 연구들은 신앙체계의 수용, 종교ㆍ신앙의 요

성, 사모 역할, 자원으로서 종교ㆍ 성으로 종교를 근하 다. 양 연구들은 코이노니

아, 리그마, 디다 , 게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의 하 요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신앙

성숙 척도(조혜정, 2012)와 한국  ENRICH 척도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김

덕일ㆍ송원 , 2011)을 사용하 다. 질 연구들은 기독교 교리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

식(이수인, 2007; 심은정, 2014), 건강한 부부 계에 기여하는 요인들으로서 신앙의 역

할(김경진, 2011), 사모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심리 ㆍ역할 갈등(김애란ㆍ유혜옥, 

2013; 오정미ㆍ조성희, 2016), 자원(백정미, 2014)에 해 탐색하 다. 

부모자녀 계 연구들은 연구 상자들의 종교성을 악하기 해 신앙활동의 정도와 

종교  신념에 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도입하 다. 모가 가정에서 하

는 자녀를 한 신앙 활동과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활동으로 구성된 

신앙활동 척도(오태균ㆍ권재기, 2011), 인지 , 정의 , 의지  신앙성숙의 3개 하 요

인으로 구성된 신앙성숙 척도(조혜정, 2015)가 도입되었다. 한 회개여부, 구원여부, 

신 (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 부모신앙(부모양쪽, 부모한쪽, 부모신앙 없음), 교회출

석(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 등으로 측정한 종교성 변인들이 사용되었다(이

희ㆍ박 하, 2011). 

부모역할과 양육에 한 양 연구들은 불교인 부모, 기독교인 부모, 천주교인 부모

의 종교성을 측정하기 해 해당 종교 고유의 특성이 반 된 다차원 척도나 단일문항

을 도입하거나 종교유형과 무 하게 사용되는 종교성향과 성을 측정하는 다차원척

도를 사용하 다. 먼  불교인 부모들의 종교성은 자가 제작한 교리에 한 이해도, 

수행에 한 이해도, 문화ㆍ 습  이해도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 불교사상 이해

도 척도(김혜순, 2007), 자가 제작한 계와 정으로 구성된 신행행활 척도(김혜순, 

2007), 탈 심  주의, 비 단  수용, 재자각, 주의집 으로 구성된 마음챙김 척도

(김경희ㆍ이복순, 2009)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부모들의 성은 불안, 과장하기, 

실제 그 로 받아들임, 실망, 인상주기의 5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 성평가 척도(신승

범, 2012)로, 천주교 부모들의 신앙성숙은 교리충실도, 신앙과 생활의 일치도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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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성숙도 척도로 악되었다(박애경, 2016). 한 기독교인 부의 종교  안녕감은 종

교  안녕감 척도(배은주, 2016)로 측정되었다. 이밖에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신앙경력

(20년 미만, 10-29년, 30-39년, 40년 이상, 모태신앙), 교회직분(무, 집사, 안수집사, 권

사, 목회자/사모, 기타), 신앙정도(좋지 않음, 좋은편 아님, 보통, 좋은편, 매우 좋음), 부

부신앙(부부기독교인, 부만 기독교인, 모만 기독교인, 기타)이 사용되었다(김성원, 2015). 

로그램 효과성 연구들은 종교 기반 로그램의 참여(황옥자, 2009, 정인숙ㆍ장은정, 

2012; 정희정, 2013)로 종교성을 측정하 다. 질 연구들은 양육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신앙의 역할(이수희, 2015)과 자녀양육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기독교부

모교육의 방향(정희정, 2011)으로 기독교의 향을 탐색하 다.

가족스트 스와 응에 한 연구들  양 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 요섭, 

2007a, 2007b), 내재 ㆍ외재  종교성향(유향순ㆍ송정아, 2009), 기독교 인격 로그

램 참여(장선ㆍ김순안, 2012)로 종교성을 측정하 고, 질 연구는 재혼 응에서 자원으

로서 신앙의 역할로서 종교(김형민ㆍ이은경, 2016)를 탐색하 다.

가족 계 반에 한 연구들은 종교활동의 참여 정도와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종

교성을 측정하 다. 종교활동 참여는 교회 심 종교 활동과 가정 심 종교 활동으로 

구성된 종교활동 척도(변경애ㆍ김순옥, 2011)로, 신앙 유무는 기독교 신앙의 유무(한미

령ㆍ김종철, 2005)로 악되었다.

가족기능에 한 연구는 다차원척도인 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

증하 다(이 선, 2014). 

한편 비종교변수를 사용하여 종교인 가족의 가족생활을 탐색한 연구들은 결혼 비 

집단상담 로그램(경동진ㆍ조윤옥, 2014), 자아상태(서동진, 2005), 원가족건강성과 갈

등 처행동(김승희ㆍ김은 , 2014), 인터넷 사용동기(박인곤, 2007), 가족스트 스(이

경, 2008)를 측 변수로 사용하 다. 그리고 실태조사로 통일교인들의 배우자선택(문

선애, 2012)과 기독교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한 연구(정갑순, 2004)가 있다.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75

2. 종교와 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결과

(1) 가족형성 준비

종교유형은 미혼 청년들의 배우자 선택에 향을 미쳤다. 선문 학교 재학 인 통일

교 학생들에게 동질혼의 선호도는 높았는데, 실태조사에 참여한 80명의 학생  67.5%

가 배우자는 종교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 고, 77.5%가 통일교 내에서 배우자를 선

택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문선애, 2012). 종교유형 별 종교  동질혼의 선호도는 정기

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정도 종교  신념이 있는 24명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미혼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 연구에서도 탐색되었다(우원규ㆍ김수 , 2015). 기독교 미혼 

여성들은 본인과 비슷한 수 의 종교  신념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 고, 

남성의 가족의 종교성까지 고려하 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 여성들은 타종교라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남성이라면 결혼할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종교유형, 종교  신념에 한 믿음의 정도, 종교활동의 정도나 종교성향은 가

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향을 미쳤다. 확률표집법을 통해 추출한 국 18

세 이상 성인남녀 1482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한내창, 2012)에서 가족의 타종교인과

의 결혼 허용도는 종교 집단 내에서 종교활동 참여 정도, 본질 ㆍ비본질  종교성, 

종교  배타성 등의 종교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불교인 집단에서는 종교성 

변수들과 통제 변수들 모두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어떤 향도 미치지 

않았고, 천주교 집단에서는 본질  종교성만이 유의미한 부  향을 미쳤다. 반면 기

독교 집단에서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본질  종교성의 정도가 높을

수록, 종교  배타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쳤다. 한 이들에게 성별, 연령, 교육수 은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

도에 어떤 향도 미치지 않았다. 

미혼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결혼 비 로그램은 이들의 결혼 비도와 계  성숙

을 증진하는데 효과 이었다. 기독교  원리를 용한 결혼 비 상담 로그램에 참여

한 의 6 의 비부부들은 참여하지 않은 6 의 비부부들에 비해 사 ㆍ사후ㆍ

추후 시기의 기독교  성숙도의 평균 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김 률ㆍ정

희, 2001). 그리고 비기독교 결혼 비 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기독교 미혼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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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사 ㆍ사후 시기의 결혼 비도와 자기개념의 평균

수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경동진ㆍ조윤옥, 2014).

(2) 부부관계

성과 종교성은 여성이나 부부가 지각한 계만족, 계능력, 부부 응에 향을 

미치면서 기독교인 부부의 계역동을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먼  성과 

부부 계에 해 탐색한 연구들  ENRICH 검사를 받은 20  이상 기독교인 부부 

815 의 연구에서  만족도는 부부 계 만족도, 이혼고려  가정폭력과 련이 있

었다(김덕일ㆍ송원 , 2011).  만족도의 수 이 높은 부부들은 그 지 않은 부부들

에 비해 부부 계에 더 만족하 는데,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 리, 여가활

동, 성 계, 자녀 양육, 기족친구, 역할 계, 커 친 , 가족친 , 커 유연, 가족유연 모

든 부부의 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이혼고려도 낮았고, 가정폭력의 발생도 었다. 한 성은 기독교인 부부의 계능

력에도 향 미쳤는데, 신앙생활이 10년 이상인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10 의 기독

교인 부부에게  자원은 부부의 계능력의 4가지 요소인 서로를 수용하는 능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갈등 처 능력에 여하면서 부부 계의 

특성과 역동(성장추구형 부부, 극복노력형 부부, 성장필요성 부부, 갈등 지속형 부부)

을 형성하 다(백정미, 2014). 한편 종교성과 부부 계에 해 탐색한 연구들  228명

의 기독교 년 여성리더들에 한 연구에서 신앙성숙도의 5가지 하 요인  리그

마(믿음 공동체 속에서의 말 )와 디아코니아(공동체 내에서의 섬김과 사)가 부부

응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정, 2012). 그리고 교역자 아내들의 부부 응에 

한 질 연구(오정미ㆍ조성희, 2016)에서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부부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사모역할에서 벗어나 남편과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

을 주는 요한 자원이기도 하 다. 이들은 “균형 잡힌 목회자 부부모델의 부재, 목회

자 아내의 삶이 고되고 힘듦, 남편에 한 실망과 갈등이 생김, 갈등 처방식의 미숙

함”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을 통한 치유와 회복, 남편과 자신의 한계를 수

용, 변화를 한 노력,  남편의 정서  지원에 한 확신”을 통해 교역자 아내로서

의 어려운 삶에 응하고 있다(오정미ㆍ조성희, 2016: 222).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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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년기 부부의 혼합표본 자료에서 신앙은 행복감에 기여하는 요한 요소로 나타

났다(김경진, 2011).

종교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향은 부교역자 아내에 한 질 연구에서도 나타났는

데, 이들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과 부교역자의 아내라는 특수한 역할로 인해 심각

한 혼돈과 갈등을 겪었다. 부교역자의 아내들은 가정생활을 한 시간의 융통성을 발

휘할 수 없는 부교역자 남편으로 인해 가정의 모든 소사를 혼자 챙겨야 하지만 어

려움을 남편에게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김애란

ㆍ류혜옥, 2013).

기독교의 가부장  교리와 신앙체계는 기혼 여성들의 부부평등 의식과 실천이나 아

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하 다. 종교성이 깊은 15명의 산층 졸 기독교 

여성들의 기독교 교리에 한 해석은 남편 우 형, 혼합형, 실질  평등형의 부부평등 

유형에 따라 달랐다(이수인, 2007). 남편 우 형과 혼합형 부부 계의 여성들은 신앙을 

삶의 가부장  실재와 이에 한 인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실질  평

등형 부부 계의 여성들은 교리체계를 부분 으로 거부하거나 편의 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에 통합하 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부장  교리는 부부평등성 인식과 실천뿐 

아니라 아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향을 미쳤다. 2명의 기혼여성은 성장하는 과정

에서 어머니를 통한 모양처상의 내면화,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이 겪었던 사건

들, 한국의 사회문화  특성, 가부장  질서를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결혼에 

한 기 와 태도를 형성하 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형성된 결혼에 한 태도와 인식

은 결혼생활에서 변화되는데, 이들은 교회에서 강조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범 인 

아내 상과 사회문화 으로 두되는 행복한 아내 상을 통합하면서 아내로서의 정체성

을 형성하 다(심은정, 2014).

한편 자아상태와 원가족 건강성  갈등 처행동과 같은 비종교변수들이 기독교인 

부부의 결혼만족과 결혼 응에 미치는 향도 탐색되었다. 년기 기독교 부부 138

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자아상태는 비  어버이 자아, 양육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순응 인 어린이 자아로 분류되었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자아상태가 매우 

높거나 낮은 집단에서 결혼불만족과 갈등이 높았다(서동진, 2005). 한 결혼 7년 미만

의 신학생 부부 100 에게 원가족 건강성과 처방식은 결혼 응과 한 계가 있

었다(김승희, 김은 , 2014). 아내와 남편 모두 원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결혼 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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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 그리고 남편이 외부도움요청을 사용하고, 회피방법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결혼 응이 높았고 아내의 처방식은 결혼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가

족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결혼 응이 높았다.

(3) 부모자녀관계

종교성의 측정방법과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갈등, 부모

자녀 계만족도에 한 다양한 사실들이 규명되었다. 292명의 기독교 ㆍ고등학생들

을 상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을 탐색한 연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회개여부, 구

원여부, 신 , 부모신앙의 여부, 교회출석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이 희ㆍ박 하, 2011). 자녀의 회개유무는 부와의 의사소통에는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회개를 한 집단에서 모와의 개방  의사소통이 높았고 폐쇄  의

사소통이 낮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집단에서 부모 모두와 개방  의사소통이 높았

고, 폐쇄  의사소통이 낮았다. 신 (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에 따라 부와 모 모두와 

개방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의 신앙(부모양쪽, 부모 한쪽, 두 분 신앙 없음)에 따라 부와의 

개방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양쪽이 신앙이 있는 집단이 신앙이 

없는 집단보다 개방  의사소통이 높았다. 교회출석(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

에 따라 부와 모와의 개방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종교성과 부

모자녀갈등에 한 연구에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수들은 기독교 ㆍ고등

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에 향 미쳤다(조혜정, 2015). 신앙경력이 주일학교 5년 이하인 

청소년 집단이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 5년 이상인 집단 보다 생활규칙과 상매체 

역에서 모와의 갈등이 높았고, 주일학교 5년 이하가 모태신앙과 주일학교 5년 이상 집

단보다 생활규칙과 학업진로 역에서 부와의 갈등이 높았다. 한편 ㆍ고등학생 자녀

와 모 145 에게 수집한 자료로 신앙활동과 자녀와 모가 인지한 모-자녀 계만족도

의 련성을 행 자-상 자 상호의존모형에 기 해 분석한 연구에서 행 자 효과와 

상 자 효과는 계만족의 하 역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오태균ㆍ권재기, 2011). 모

와 자녀 모두에게 상 방의 신앙활동 보다 본인의 신앙활동이 모-자녀 계의 심리내

 만족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모의 신앙활동은 자신과 자녀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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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외  만족에 향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의 신앙활동은 자녀와 모의 심리외  만족

에 향을 미쳤고 모에게 미치는 향이 더 컸다. 한 모의 신앙활동은 자녀가 느끼

는 의사소통만족도 보다 자신이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더 컸고, 자

녀의 신앙활동은 자신이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보다 모가 느끼는 의사소통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더 컸다. 

비종교 독립변수를 도입한 연구에서, 187명의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정보추구나 환경

감시를 목 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동기는 부모와의 정 인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고, 오락  시간 때우기와 개인  인커뮤니 이션을 목 으로 하는 인터

넷 사용동기는 부모와의 소극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박인곤, 2007). 

(4) 부모역할과 양육

부모의 종교성과 부모역할 간의 련성은 경상북도와 충청도 소재 유아기 에 자녀

를 보내는 유아기 자녀의 불교인 모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회에 규칙 으로 출석

하는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에 한 연구들에서 규명되었다. 먼  불교인 모의 

종교성은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로 측정되었는데, 신행생활은 불교에서 가장 강조

하는 궁극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종교  수행을 의미한다(김혜순, 2007). 이 연구

에서 불교사상이해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부모역할만족도의 수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신행생활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부모역할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고 

높은 집단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아동기 자녀를 둔 기독교 아버지들의 

아동기 때 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향에서 종교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배은주, 2016), 계경험은 종교  안녕감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종교

 안녕감은 부모역할지능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동기 때의 계경험이 

부모역할지능에 미치는 향에서 종교  안녕감은 완 매개효과가 있었다. 

한편 부모양육에 한 연구들은 종교성과 자녀양육 스트 스와 불안, 양육태도, 기

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 부모효능감, 자녀양육스타일 간의 련성을 규명하 다. 

먼  자녀양육 스트 스를 결과변수로 한 연구들은 부모의 종교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거나 종교기반 부모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 다. 마음챙

김 수 은 종교가 있는 모에게서 높았고, 모의 마음챙김 수 이 높을수록 양육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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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낮았다(김경희ㆍ이복순, 2009). 기독교 세계 에 기 한 교육 과 기독교 부모의 

역할에 한 교육내용을 심으로 모의 학습 련 자녀양육스트 스 감소를 도모하는 

로그램에 참여했던 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들은 사 ㆍ사후시기에 양육스트 스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정인숙ㆍ장은진, 2012). 한 북한이탈 주민 기독교 어

머니들이 남한에서 겪는 심리 내면의 어려움과 스트 스 상황  원인을 인식하고 성

경  방식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머니들

은 로그램 참여 후 자녀양육스트 스가 감소하 고, 자녀양육행동이 정 으로 변

화하 다(정희정, 2013).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 스에 향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한 연구에서, 모의 기질  특성, 부모의 내 ㆍ외  욕구 요인, 부모의 건강요인 

등의 부모의 개인  특성으로 인한 스트 스, 부부간 갈등 요인, 고부간 갈등요인 등

의 부모의 인 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 스,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 스, 래 

계, 자녀의 형제 계요인 등의 자녀의 인 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 스 등이 원인으

로 나타났다(정희정, 2011). 

양육불안에 한 연구들은 부모의 종교성과 양육불안 간의 계를 탐색하 다. 천주

교 어머니들에 한 연구에서 천주교 신앙성숙과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은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종교기반 부모교육과 상담의 참여는 기독교 어머니들의 양

육불안을 낮추었다. 경기도의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 유아기 자녀의 모 111명의 자료

에서 신앙성숙도와 양육불안은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박애경, 2016). 기

독교인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에 한 질 연구(이수희, 2015)에서 양육불안을 높이는 

요인들로 원가족과의 분화수 이나 분리불안, 모의 완벽주의 성향이나 자녀에 한 높

은 기 치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음부모교육 교육 로그램을 수료하고 성경  

상담을 받은 이후 양육불안이 감소되었고, 가족 계도 회복되고  성숙도 이 졌다.

한편 양육태도에 한 연구들은 불교부모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불교인 부모들과 

아기자녀의 기독교인 부모들을 상으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 다. 경상북도 1곳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불교 어머니들에게 붓다의 수행법인 명상과 사무량심을 불교

부모교육 로그램에 목하여 개발한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의 하 요인 5

개  민주  태도, 의도  무 심 태도,  자율  태도에서 향상이 있었다(황옥자, 

2009). 그리고 유아자녀의 기독교인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온정 이었고, 

가정 배를 드리는 가정이 11.2%,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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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48.5%, 자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는 9.9% 등이었다(정갑순, 2004).

이 외에 기독교 양육에 한 인식과 실천, 부모효능감, 양육스타일에 한 연구도 

있었다. 기독교인 부모 252명의 기독교양육에 한 인식과 실천 정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종교성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오래되고, 교회

에서 더 많은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분일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독교인일수록 자녀양육에 한 인식과 실천  총 이 높았다(김성원, 2015). 

한 경북 소도시의 불교기 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자녀가 있는 불교인 어머

니들 172명의 자료에서 불교이해도가 높은 집단에서 양육 효능감의 모든 하 역인 

반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과 

체 효능감에서 높게 나타났다(김혜순, 2009). 그리고 5개 도시 기독교 성결교회 소속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570명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그 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기쁘

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권 형 양육방식과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고, 

자신의 믿음을 과장, 하나님을 불신, 인 만족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지배형 양육방

식과 유의한 정 인 상 이 나타났다(신승범, 2012). 

(5)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종교와 가족스트 스와 응 간의 련성은 이혼, 재혼, 가정폭력을 겪은 기독교인

과 천주교인 가족을 상으로 종교 변수가 가족 응에 미치는 향이나 자원으로서 

종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해 탐색되었다. 기독교와 천주교 성인남녀 288명에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향과 갈등 처양식, 분노  용

서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유향순ㆍ송정아, 2009), 내재 -외재  종교성향에 따라 

변수들 간의 계에 차이가 있었다. 외재  종교성향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분노와 용서는 매개효과가 있었지만 갈등 처양식은 그 지 않았다. 내재  종교성향

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분노나 용서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갈등 처

방식을 통해서만 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종교는 응에 

요한 자원이었는데, 이들은 사랑, 용서, 이해를 심으로 돌 과 의사소통  성을 

포함한 기독교 인격  치유 로그램을 수강한 이후 자아존 감, 사회 응능력, 결

혼만족도가 높아졌다(장선ㆍ김순안, 2012). 한편 자원으로서의 성과 신앙공동체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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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기독교 재혼가정의 응을 진하는데 핵심 이었다(김형민ㆍ이은경, 2016). 재혼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 의 결혼에서 나타났던 외도나 폭행 등의 심각한 부부 기사건

들을 재혼 이후에도 경험하 고, 계자녀의 문제와 갈등으로 결혼의 해체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신앙생활을 통한 치료  계의 형성으로 재혼 응을 도모하 다.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모의 권 유형이 다양한 사회  맥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가족강인성에 미치는 향은 다소 복합 이었다. 캐나다 청소년, 캐나다 이

민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신앙유무에 따라 부모의 권 유형과 강인성에 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요섭, 2007b).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는 캐나다 청소년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경우는 캐나다 한인 청소년이 아버지를 독재 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 캐나다의 청소년이, 신앙이 있는 경우 한인 청

소년이 어머니를 독재 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캐나다 청소년과 캐나다 

한인 청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우 가족강인성이 높다고 인지하 고, 한국 청

소년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을 경우 가족강인성이 높다고 인지하 다. 서울과 안양의 

기독교 ㆍ고등학생 남녀 406명의 자료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모의 권 유형

의 향은 가족 강인성의 하 요인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요섭, 2007a). 이 연구에서 

아버지의 권 유형과 신앙의 유무는 가족강인성의 하 역인 동심과 자신감에 

한 인식에 향을 미쳤지만 통제감에는 향 미치지 않았다. 

(6) 가족관계 전반 

종교활동이나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측정된 종교성이 가족 계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향이 규명되었다. 10개 시 30  이상 기독교 부부와 자녀 1110명에게 수

집된 자료에서 종교활동  가정 심의 종교활동이 부부 계와 자녀 계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변경애ㆍ김순옥, 2001). 연령, 교육수 , 취업상태, 가정소득, 

자아개념의 모델에 교회 심  가정 심 교회활동을 추가하여 아내의 부부 계 만족

도와 남편의 부부 계 만족도를 분석한 모형에서, 아내 모델은 6.3%, 남편 모델은 

6.0%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가정 심 종교활동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부부 계 만족

도를 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 종교활동 변수를 추가해 모자 계

를 분석한 모형에서 어머니 모델은 2.5%, 자녀 모델은 2.2%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83

가정 심 종교활동은 어머니의 모자 계 만족도와 자녀의 모자 계 만족도를 측하

는 가장 강력한 변수 다. 교회 심 종교활동은 아내와 남편의 부부 계 만족도 뿐 아

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모자녀 만족도에 부 으로 향 미쳤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 가족화 자료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부부 계와 부모자녀

계에 한 지각이 분석되었는데, K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10 의 부부와 신앙

이 없는 10  부부에게 배우자와 자녀의 그림의 크기와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한

미령ㆍ김종철, 2005).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자녀를 더 크고 좋게 그려 기독교인

이 자녀를 더 정 으로 보고 있었지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배우자를 더 크

고 좋게 그려 비기독교인이 배우자를 더 정 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

독교 신앙의 유무에 상 없이 여성이 배우자에 해 평가한 수보다 남성이 배우자

에 해 평가한 치 수가 낮아 여성이 남성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가족기능

서울, 경기, 의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유자녀 기독교인 부부에게 수집한 자료

로 기독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향에서  성숙도의 매개효과

가 검증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원가족 경험은 가족기능성에  성숙도를 매개로 직

ㆍ간 으로 향을 미쳤다(이 선, 2014).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으로의 직 경로

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가족기능성도 높았고, 원가족 경험이  성숙도로의 

직 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성숙도도 높았다. 한  성숙도에서 

가족기능성의 직 경로에서  성숙도가 좋을수록 가족기능성이 높았고, 원가족 경

험에서  성숙도를 거쳐 가족기능성으로의 간 경로에서 원가족 경험이 좋을수록 

 성숙도가 높았고,  성숙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성도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개제된 종교와 가족

에 한 경험  연구들을 개 하여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고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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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분석에 포함된 41편의 연구들을 연구 역에 띠라 분류하

고, 연구 역 별로 상세 연구주제, 표본추출방법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연구결과를 요약하 다. 

본 장에서는 연구 역 별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한 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형성 준비

가족형성 비에 한 연구들에서 종교가 배우자 선택,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 결혼 비도에 미치는 향이 탐색되었다. 종교유형, 믿음의 정도, 종교성향 등

에 따라 배우자 선택과 가족의 타종교인과의 결혼 허용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종교는 사회경제  요인을 넘어 배우자 선택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요소 다(한내창, 2012). 그리고 기독교 청년들을 한 결혼 비 로그램은 기독교  

결혼생활이나 반 인 결혼생활을 비하는데 효과 이었다. 하지만 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들은 표본의 정규성 분포 검증 차를 거치지 않아 종교기반 혹은 비종교 

기반 결혼 비 로그램이 미혼 청년들의 결혼 비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에 한 연구들은 분석 차를 엄격히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독교기반 결혼 비 로그램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 응에 정 인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에서 결혼 비 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의 메타분석 

연구가 요구된다. 메타분석연구는 로그램들의 체효과 크기  로그램 유형, 

로그램 효과 변수들, 운 특성( 로그램 회기, 참여한 인원의 수, 로그램의 운 시간) 

등에 따른 효과크기를 악하게 해 주는데, 이를 통해 결혼을 비하는 청년들을 해 

좀 더 효과 인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과 부부관계

종교는 부부 계의 역동을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기독교인 부부들의 

만족도는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가정폭력 발생에 향 미쳤고, 기독교인 기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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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앙성숙도는 부부 응을 측하 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부교역자 아내들에게 역

할갈등이나 교역자 아내들에게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천이었지만 갈등해결의 

자원이기도 하 다. 한 종교는 평등의식이 있는 기독교 여성들의 부부 계의 역동이

나 아내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강력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과 부부 계에 한 연구들은 표본과 통계분석 등에서 문제 이 발견되

어 종교가 부부 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먼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만족도 수 과 직업군에서 

편향이 높은 표본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10편의 연구  3편의 질   양  연구들이 

근이 용이한 상을 1개 교회나 특정 목 이 있는 모임을 통해 편의표집을 하 는

데, 이 표집법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권장되지 않은 표집법이다. 우리나라에서 확률표

집에 기 한 단  사회조사들  종교와 부부 련 문항들을 포함하는 조사들이 거

의 무하다는 에서 부부 계의 역동이나 상호작용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고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표본추출의 오류가 연구결과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에서 향후 부부 계와 종교에 한 연구들은 연구의 목

을 해 왜 특정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해야하는지에 한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나장함, 2012).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질 연구들에서 학교 졸업 이상이나 종교성이 

깊은 여성들을 주로 연구참여자로 하고 있어 다른 사회경제  맥락의 여성들이나 종

교성이 낮은 여성들의 종교와 부부 계 경험에 한 정보는 부족하 다. 미국의 산

층과 소득층 아시아계 여성이민자들이 부부 계에서 종교교리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한 질 연구들(Chan, 2005; Kim, 2010)은 종교경험이 사회경제  맥락과 분

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연구들에서 사회경제  맥락과 종

교경험과 부부 계의 복잡한 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부부 계와 종교에 한 연구로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계  성의 한국  용이 있을 수 있다. 지 까지의 연구들은 남편ㆍ아내ㆍ여성 

각자의 종교활동 참여 정도나 믿음의 정도가 부부 계에 미치는 향을 탐색해왔는데, 

부부 계를 증진시키는 계  종교 변수가 무엇이지를 규명하는 것은 연구뿐 아니라 

임상  측면에서 요하다. 서구에서 발 된 계  성 (Relational spirituality 

framework)에 기 한 연인ㆍ배우자 심 기도(Partner-focused prayers)에 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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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 인 이다. 계  성 은 연인ㆍ부부가 친 한 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고 변화시키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종교  신념과 행동에 을 둔 이론이다

(Mahoney, 2010, 2013). 연인ㆍ배우자 심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느

낌을 표 하는 심리내  의사소통 과정과 연인ㆍ배우자의 안녕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종교 구인이다(Mahoney and Cano, 2014). 서구

의 경험  연구들에서 연인ㆍ배우자 심 기도의 정  향이 규명되고 있는데, 미

국 학생들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연인 심 기도는 계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 계만족도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Fincham and Beach, 2014). 한 

흑인 노년기 부부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 심 기도는 자신의 결혼에의 헌

신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 자신의 계만족도의 부분 매개효과도 나타났다. 그리

고 자신의 배우자 심 기도는 배우자의 결혼에의 헌신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배우자의 계만족도의 완 매개 효과도 검증되었다(Fincham and Beach, 2014). 부부

계의 응을 진하는 계  종교 변수들을 탐색하고, 종교 변수가 결과변수에 

향 미치는 메커니즘을 악하는 연구들은 부부교육이나 부부문제의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계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기 해 여러 방식으로 측정된 종교성은 

ㆍ고등학생 자녀 혹은 ㆍ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인지한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자

녀만족도, 부모자녀갈등에 미쳤지만, 이 연구들에서 한계 들이 발견되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먼  표본을 추출하기 해 근이 용이한 상을 1개 교회

에서 편의표집한 연구가 있었다. 한 회개유무, 구원여부, 신 , 교회참석 정도, 신앙

경력으로 종교성을 측정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들이 종교의 향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회개유무와 구원여부는 개념 으로 모호하고, 신 의 응답범주

를 유아세례, 세례, 세례 무로, 부모신앙을 부모양쪽 신앙, 부모한쪽 신앙, 부모신앙 없

음으로, 교회출석을 월 8회 이상, 월 4-7회, 월 1-3회로 나  것에 한 근거가 제시되

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게 향을 주고받는 계라는 에서 모-

자녀의 커  자료를 행 자-상 자 상호의존모형을 도입한 연구는 의의가 매우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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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회ㆍ인구학  변수들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에서 종교의 향을 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선정과 변수들 간의 련성

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연구의 요성을 악하기 어려운 연구도 있었

다. 향후 부모자녀 계에 한 연구들은 종교성 측정도구의 선정과 연구에 포함되는 

변인들의 선정에 한 과학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 계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해 합한 종교 변인이 사용되어야 하

는데, 서구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성화(Sanctification)’는 우리나라의 연구

의 한계 을 극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화는 인간이 종교  가르침에 기

해 사물, 시간, 가족 계, 일, 사건, 사람 등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신성

한 가치가 부여된 것은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와 요성을 갖는다(Pargament et al., 

2005). 기독교에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보거나 자녀양육을 부모가 하나님을 닮

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신

성화의 표 인 이다(Bartkowski and Ellison, 1995). 서구에서 신성화를 도입하여 

부모자녀 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하나님(신)의 임재 척도(Manifestation of God 

Scale)나 신성화 척도(Sacred Qualities Scale)를 사용해왔다(Pomerleau et al., 2015). 

하나님(신)의 임재 척도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표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는데, 이는 하

나님(신)을 바라보는 과 부모자녀 계에서 하나님(신)의 임재에 한 인식을 포함

한다(Breslsford and Righi, 2013). 14문항을 7  응답범주로 측정한 이 척도는 “하나님

은 나와 어머니/아버지/자녀와의 계에 임재한다.”, “나는 나의 어머니/아버지/자녀와

의 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와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Breslsford and Righi, 

2013). 한 신성화 척도는 부모자녀 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하는지를 평

가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해 ‘거룩한-거룩하지 않은’, ‘ -세

속 ’, ‘기  같은-생물학 ’과 같은 형용사 짝으로 응답내용을 제시하고 7  척도로 

정도를 악한다(Murray-Swank et al., 2006). 향후 하나님의 임재척도나 신성화 척도

와 같이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통한 검증에 기 한 종교성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자녀

계와의 련성을 탐색하는 시도들은 종교의 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4편의 연구들  3편이 자녀를 상으로 하 는데, 

부모들을 상으로 부모자녀 계에서 종교의 향을 탐색하는 연구들도 필요하다. 특

히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높다는 에서 부모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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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 갈등을 감소시키기 해 종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종교성은 

부모자녀 갈등, 의사소통, 만족도 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종교의 

역할을 심도깊게 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부모역할과 양육

종교와 부모역할과 양육에 한 연구들은 유아기 자녀 부모들이나 ㆍ ㆍ고등학

교 자녀 부모들의 종교성이 부모역할이나 양육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 다. 종교가 부

모역할이나 양육에 미치는 향은 부모에게 깊이 자리 잡힌 종교성의 정도를 악을 

통해 가능하다는 (Holden, 2001)에서 다차원 척도로 측정한 신앙성숙, 종교  안녕감, 

신행생활, 불교이해도는 부모양육 연구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주형으로 

측정한 종교유형, 신앙경력, 교회직분, 신앙정도와 같은 척도는 부모역할과 양육에서 종

교의 향을 악하는데 합한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리고 로그램 효과

성 검증 연구들  통제집단을 포함하지 않고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사 ㆍ사후시기의 

평균 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로그램의 효과라고 결론내리거나 표본의 정규성 분포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분석을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한 연구자가 문항들

을 자의 으로 만들거나, 분석 차를 엄격히 따르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다.

불교를 가진 부모들에 한 연구의 자들은 직  구성한 문항들의 요인분석을 통

해 변수를 측정하 는데, 이는 타당화 작업을 거친 불교 종교성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

으로 단된다. 부분의 종교성 척도는 기독교 문화에 기 하여 개발되었다는 에서

(정승국, 2014; 한내창, 2001) 불교인의 종교성을 측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불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들은 기독교와 달리 공  종교활동이 거의 부재하여 기독교

를 기반으로 개발된 종교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 불교인들의 

종교성을 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한내창, 2001; 한국갤럽, 2015). 최근에 정승국(2014)

에 의해 개발된 불교 종교성 척도는 이러한 제한 을 해결하 는데, 이 척도는 불교원

리에 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 해는 불교원리에 한 이해를 의미하는 이, 불교원리

에 따른 실천 수행을 의미하는 행, 수행을 통한 궁극  깨달음을 의미하는 증을 포함

한다. 불교 종교성 척도는 향후 불교인들의 가족생활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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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향후 신성화를 활용한 연구들은 기존의 자녀양육 연구들에서 나타난 이론의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정서 ㆍ행동  문제를 보이

는 자녀의 부모들이나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같이 역경에 처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해 어떻게 종교를 활용하는지에 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5.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가족이 기를 겪을 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한 탐색이 이 졌는데, 종교

는 기독교 재혼가정, 이혼을 고려 인 성인남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응에 도움

을 제공하 고, 비록 캐나다 이민 가족의 청소년, 미국 청소년, 한국 청소년의 신앙의 

유무와 가족강인성 간의 련성은 다소 복합 이었지만 종교는 스트 스 상황에서 

정 인 역할을 하 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유무로 종교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도출

된 연구결과에 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표본추출 과정이나 측정도구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

도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종교는 가족이 기를 겪을 때 정 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종교  자원이나 처가 정 이지는 않다는 은 

향후 가족연구에서 종교의 다양한 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에서 

2년 이상 병원에 입원한 55세 이상 환자들의 건강과 종교와의 련성을 탐색한 종단

연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한 의심, 재의 역경을 하나님의 체벌로 인식,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인지하는 것과 같은 종교  처방식은 사망률을 측하 다. 한 

인구학  변수들과 의료 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부정 인 종교  처방식은 사

망률의 험을 22-33%. 높 다(Pargament et al., 2001). 이는 종교가 인간의 삶에 오

히려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Pargament et al., 2005). 

종교는 인간이 곤혹스러운 생애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한내창, 2001).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종교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나 소망을 갖거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앙공동체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

는 것 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Pargament, 1997). 종교는 인간이 본

질 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 성의 문제를 해결해 다는 에서 기 시 핵심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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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들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탐색한 

재혼, 이민, 폭력과 같은 가족사건 이외에도 가족원의 사망, 질병, 부모기로의 이, 장

애, 실직, 재해, 독, 심각한 부부갈등, 자녀의 문제행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역경에

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서 종교와 가족연구에 한 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족관계 전반

가족 계 반에 한 연구들은 종교와 가족 계만족도와 동 가족화에 의한 가족

지각 간의 련성을 탐색하 다. 변경애와 김순옥(2001)의 연구는 규모의 표본으로 

교회 심 종교활동과 가정 심 종교활동을 포함하여 종교활동을 측정하고 사회ㆍ인구

학  변수들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종교의 향을 구체 으로 악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향후 종교가 가족 계에 미치는 정 ㆍ부정  향의 탐색을 통해 종교의 복합

인 역할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종교  가르침은 정 인 가족 계를 

도모하지만, 종교  가르침에 한 개인의 해석과 수용방식은 다양한 가족 계의 양상

이나 특성을 가져온다(Mahoney, 2005). 가정폭력에 한 서구 연구들에 의하면, 폭력

을 행사하는 부모나 배우자는 종교  가르침을 자신의 병리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

단으로 사용하거나(Mahoney and Tarakeshwar, 2005),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은 남

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종교  교리에 한 순종으로 인해 결혼을 유

지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한다(Nason-Clark, 1997). 종교가 어떤 상황에서 정  

혹은 부정 으로 활용되는지에 한 연구를 통해 종교와 사회  맥락과 가족 계의 

복잡한 련성이 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제된 종교

와 가족에 한 연구논문들의 개 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고 향

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가족의 내  상호작용과 계  역동

과 련된 가족생활 역에서 종교의 향과 요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의 상세 연구

주제, 표본추출과 표본, 종교성의 측정과 종교의 의미, 주요 연구결과 등을 고찰함으로 

종교의 향을 이해하고자 하 다. 여러 연구 역들에서 표본추출 방법과 표본의 편향, 

종교성 측정도구와 통계  분석에서의 문제  등이 공통 으로 나타나 종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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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 동안 다양한 가족생활 

역들의 연구들은 종교는 가족생활을 이해하는데 결코 간과될 수 없고, 가족의 건강

성에 기여하는 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향후 종교와 가족 연구들은 좀 더 다양한 

주제에 한 탐색과 방법론 인 진보를 통해  시 의 연구들이 규명한 가족생활에

서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한 층 더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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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 연구개관

김성은 (성균 학교 겸임교수)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개제된 종교와 가족

에 한 연구들의 개 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

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총 41편의 연구논문들이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

었고 논문들을 연구 역에 따라 분류하고 역 별 상세 주제, 표본, 종교가 연구된 방

식, 연구결과, 제한 을 악하 다. 분석 결과, 1)종교의 역할은 가족형성 비, 결혼

과 부부 계, 부모자녀 계, 부모역할과 양육, 가족스트 스와 응, 가족 계 반, 가

족기능 역에서 탐색되었다. 2)표본은 확률표집, 편의표집, 목 표집, 덩이표집 등을 

통해 추출되었다. 3)종교는 종교유형, 종교활동 참여 정도, 믿음의 정도, 종교ㆍ신앙 조

직 몰입 동기, 성 등으로 측정되거나, 교리 해석과 수용방식이나 종교ㆍ 성ㆍ신앙

의 역할로 연구되었다. 4)하지만 표본추출의 문제와 표본의 편향, 부 합한 종교성 척

도의 사용, 연구모형의 제한성으로 인해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을 통해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문헌검토 결과와 서구 논의를 토 로 향후 

가족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 다.

주제어 : 종교, 영성, 결혼준비, 결혼,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