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2 pp. 682-690,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68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682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

신소정1, 조성제2*

1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2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Effect of Middle-Aged People's Participation Motivation in 
Marine Healing Programs on Psychological Happiness 

- Verification Effect of Family cohesion

So-Jeong Shin1, Sung-je Cho2*

1Department of Rehabilitation for Dementia,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응집력의 매개효
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응집력과 심리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강원
도 소재 성인학습자 389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행복감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로 독립변수는
참여동기, 매개변수으로서 가족응집력, 종속변수로서 심리적 행복감을 선정하였다.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응집력은 중장년층의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추후 현대 사회에 만연된 와해된 가족기능의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된다
고 하겠다. 앞으로의 후속연구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참가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변인들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motivation in middle-aged adults participating in marine 
healing program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Based
on this, we present directions for improving family cohe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that end,
389 adult learners in Gangwon-do were tested to measure variables for psychological happiness. As 
research tools,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a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using family 
cohesion factors as parameters and asp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 dependent variables. We 
confirmed that the motivation in middle-aged adults to participate in the marine healing programs had
an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amily cohe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ose middle-aged adults.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was 
confirmed. In the future, these results will be the basis for a study of the destroyed family functions 
prevalent in modern society. Future follow-up studies will require efforts through relationship analysis 
with variables that may occur during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marine heal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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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단계적인 발달과 변화를 거듭한다. 특히, 여러 생애
주기 형태 중에 중장년층은 이전 연령대와 달리 본격적
인 신체적 노화, 자녀의 성장과 독립, 오랜 경력 단절에 
대한 박탈감, 갱년기의 우울 등을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장년들은 본인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
녀의 이중부양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로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
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노후에 대한 막연
한 불안 중 건강 및 경제에 대한 준비 부족은 저출산․ 고
령화시대로 대변되는 현 사회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중장년들은 각종 복지, 정책 등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위
기는 중장년층의 심리적으로 행복감이 높지 않을 것으로 
확인된다.

심리적 행복감이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
터 자신의 생활에 의미, 성취와 책임감 및 목적 등을 느
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 말
한다[1]. 이러한 심리적 행복감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진할 수 있다. 참여동기는 실제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이
유라 할 수 있다[2]. 해양치유 프로그램에서 참여동기는 
중장년층의 참여 방식에 대한 설명과 참여 결과의 이해
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해양치유 프로그램를 참여하는데 있어서 참여 동기
는 참여자의 가족응집력을 향상 시켜주고, 심리적 행복
감을 경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다. 또한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가족 구성
원 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중장년층의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 불안은 가족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
통과 무가치감 등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4]
이며, 가족응집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가족응집력은 
가족구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가족구성원들 간에 서로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
를 측정하는 것이다[5].

또한, 가족 간의 가족응집력 문제로 인하여 가족 기능 
저하가 발생되고, 부부, 자녀, 그리고 형제사이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문제로 가족은 신체
적 문제 및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의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 불안은 가족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과 무가치감 등으로 심리적 안녕
감을 저해하는 요인과[4], 가족응집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가족 간의 가족응집력 문제로 인하여 가족 
기능 저하와 부부, 자녀, 형제 사이의 문제가 발생 된다
[5]. 가족응집력 문제는 가족의 신체적 문제 및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 

선행연구을 살펴보면, 가족응집력 이 높을수록 가족기
능이 효과적이고, 응집력이 높은 기능적인 가족은 스트
레스를 감소하고 결혼만족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삶
의 질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가족갈등이 높
으면 가족응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만족도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가족갈등과 
가족만족도에서 가족응집력이 매개효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또한 참여동기란, 활동지향적, 목표지향적, 학습지향
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으며, 참여동기는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다[9]. 또한, 여가스포츠 참여동기는 자아존
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요
인 중 가족 유대감, 가족 의사소통, 가족문제 해결능력, 
가족가치관은 노후준비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 가족응집력, 심리적 행복감의 영향관계를 살
펴보고,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와 심리
적 행복감 간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에 관하여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중장년층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
한 활성화와 중장년층의 심리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 
가족응집력,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중장년층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3. 중장년층 가족응집력은 심리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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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중장년층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와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응집력
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복감 간에서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 

2.2 검사도구
중장년층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 관계에 있는 변인과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참여동기, 가족응집력, 심리적 행
복감 검사 도구를 선정하였다. 각 검사 도구에 관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2.1 참여동기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11]의 SMS-28(sport motivation scale)과 
[12] 의 LIM(Lei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초로 
[13]이 수정 개발한 번안하여 [14]의 사용했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취지와 여건에 맞게 번안하여 탐색적 요인 분
석을 실시하여 사용하였다. 이 구성은 총 24문항으로 하
위 개념을 즐거움 요인 4문항, 기술발달 및 성취감 요인 
7문항, 사교 요인 4문항, 외적과시 요인 4문항, 무동기 
5문항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는 총점이 높을수록 참여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연구에서 신뢰도는 참여동기
의 기술발달과 성취감 .892, 무동기 .797, 사교모임 
.789, 즐거움 .815, 외적과시 .787, 사교 .790이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즐거운, 64, 기

술발달 및 성취감, .85, 사교 .85, 외적과시 .65, 무동기 
.66, 전체 .85이였다. 참여동기 척도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Sort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Joy 8 .64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nse of 

accomplishment
6 .89

Socializing 4 .85

Show off your 
appearance 4 .65

Unmotivatedn 5 .66

All 24 .85

Table 1. Reliability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cale

2.2.2 매개변수 : 가족 응집력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가족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15]이 제작한 FACESⅢ(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Ⅲ)를 [16]가 수정·보
완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응집력 및 가족 
적응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다. 가족응집력 문항(10개)과 가족 적응성 문항
(10개)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영역을 합하
여 ‘가족응집력’이라 하고,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
족적응성과 가족응집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문
하였다. [1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가족응집력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Table 2>와 
같다.

Sort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Adaptability 10 .78

cohesive attraction 10 .92
All 20 .886

Table 2. Reliability on the family cohesion scale

2.2.3 심리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복감의 측정은 [17]의 PE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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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ly Expressive Activities Question naire)
와 심리적 행복감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성, 생활
목표 요인을 참고로 하여 제작된 검사지를  [18]이 수정 
개발하고 사용하였던 것을 본 연구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총 20문항으로 즐거움에 관한 11문항, 자신감에 관한 질
문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는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8]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심리적 
행복감은 .902∼.938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α값은 즐거움 .73, 자신
감 .92 전체 .78이였다. 심리적 행복감 척도구성은 
<Table 3>과 같다. 

Sort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enjoyment 11 .73
Confidence 9 .92

All 20 .78

Table 3. The reliability of psychological happiness 
scale

2.3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은 강원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설
문 조사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의 임의표집 방법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활용하여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
록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대상은 총 400
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396부 중 
불성실한 설문 7부를 제외하고 성실히 응답한 389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들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60세 이상
이 44.0%(171명), 45∼49세가 22.6%(88명), 50∼54세
가 22.4%(87명), 55∼59세가 11.1%(43명)순으로 조사
되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이 59.9%(233명)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32.1%(125명), 고등학교 졸업이 5.9%(23명), 대학원 졸
업이 21%(8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결혼이 
85.9%(334명), 사별이 14.1%(55명)으로 나타났다. 월평
균 가구소득은 251만원∼300만원 이하가 45.2%(176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01만원∼250만원 
이하가 27.0%(105명), 200만원 이하가 14.9%(58명), 
301만원 이상이 12.9%(50명)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51.7%(201명), 불교가 24.2%(94명), 개신교가 

15.4%(60명), 천주교가 4.9%(19명), 기타가 3.9%(15명)
순으로 나타났다.

2.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 중장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구에 활용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
히 설명한 후, 중장년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설정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수집
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각 측정 도구의 평
균, 표준편차,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 등을 알아보기 위
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주
요 변수인 참여동기, 가족응집력, 심리적 행복감 간의 인
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ㆍ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섯째, 참여동기와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
단계 매개효과 분석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소
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
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중장년층의 참여동기, 가족응집력, 심리적 행복
    감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들의 분포 경향성을 알
아보고자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참여동기(M=3.884.03) 전체 점수는 평균 점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 하위요인별 평
균은 사교(M=4.37)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적
과시(M=4.12), 무동기(M=3.99), 기술발달 및 성취감
(M=3.96) 즐거움(M=3.70)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이 지각한 가족응집력(M=3.73) 전체 점수는 평
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응집력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응집력(M=3.82) 요인이 적응성
(M=3.63) 요인으로, 모두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행복감(M=3.43) 전체 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심리적 행복감 
하위요인별 평균은 자신감(M=3.83) 요인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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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즐거움(M=3.02)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Sortation
Minim

um 
value

Maxim
um 

value
M SD

Motivatio
n for 

participat
ion

Joy 1.75 5.00 3.70 1.71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nse of 

accomplishment

2.00 5.00 3.96 3.35

Socializing 1.75 5.00 4.37 2.39
Show off your 

appearance 2.00 5.00 4.12 2.76

Unmotivatedn 1.60 5.00 3.99 2.40
All 1.82 5.00 4.03 2.52

Family 
cohesion

Adaptability 2.30 5.00 3.82 5.93
cohesive attraction 2.20 5.00 3.63 4.72

total 1.88 5.00 3.83 2.53

Psycholog
ical 

happiness

Joy 1.73 5.00 3.02 5.94

Confidence 2.33 5.00 3.83 4.97
All 1.88 5.00 3.83 2.53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N=389)

3.2 중장년층의 참여동기, 가족응집력, 심리적 행복
    감의 상관관계 분석

각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경우 상관관계에 있어 r=0.8 이상일 경우 의심
한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
는 r=0.17~0.83 정도로 독립변인 간 상관이 높지 않았
다. 더불어 보통 다중공선성을 판단할 때 팽창계수(VIF)
값과 공차한계 수치를 확인하는데 VIF값이 10보다 작고, 
공차한계가 1보다 작으면, 그리고 Durbin-Watson 값
이 2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을 체크한 결과 VIF값이 10보다 
작고, 공차 한계값 또한 1보다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참여동기와 가족응집력, 심리적 행복감 요인 간의 관련
성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 요인과 가족응집력 요인과의 관계는 보통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18∼r=.70, 
p<.01). 또한 참여동기 요인과 심리적 행복감 요인과의 
관계도 보통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r=.15∼r=.47, p<.01). 한편, 가족응집력 요인
과 심리적 행복감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62
∼r=.83,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
적 유의수준 아래에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ortation 1 2 3 4 5 6 7 8 9

Motivat
ion for 
particip

ation

1 -

2 .57** -

3 .60** .77** -

4 .39** .54** .64** -

5 .25** .50** .60** .25** -

Family 
cohesion

6 .41** .43** .44** .32** .28** -

7 .32** .32** .37** .29** .18** .70** -

Psychol
ogical 
happin

ess

8 .01 .19** .17** .23** .15** .03 .83*** -

9 .43** .44** .47** .30** .27** .06 .62** .06 -

** p<.01
Category: 1. Joy, 2. Technology Development and Achievement, 
3. Socialism, 4. Externality, 5. Unmotivated, 6. Cohesion, 7. 
Adaptability, 8. Joy, 9. Confidence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N=389)

3.3 중장년층의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의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력을 회귀분석을 시행해 알아보았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가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
선, 첫 번째 독립변인인 참여동기에  학력(β=.10, 
p<.05), 즐거움(β=.21, p<.001), 사교(β=.25,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2는 해당 
변수가 회귀모형에 투입될 때 설명력의 변화량을 보여준
다. 우선, 중장년층의 해양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복감 모형은 26%(△R2=.26)의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 사교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즐거움, 학력으로 순차적으로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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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ation
Model

B β t

Joy .62 .21 3.69***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nse of 

accomplishment

.20 .13 1.88

Socializing .52 .25 2.77**

Show off your 
appearance -.03 -.02 -.27

Unmotivatedn .01 .00 .05
R² .28

△R² .26
F(df1, df2) 14.62***(10, 378)

**p<0.01, ***p<0.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results         (N=389)

3.4 중장년층의 가족응집력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

가족응집력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
분석을 시행해 알아보았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가 
<Table 7>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종속변인인 심리적 행복감에 응집력(β=.76, 
p<.001), 적응성(β=.09,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2는 해당 변수가 회귀모형에 투
입될 때 설명력의 변화량을 보여준다. 우선, 중장년층의 
가족응집력이 심리적 행복감 모형은 69%(△R2=.69)의 
설명이 된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상
대적 영향력에 있어 응집성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적
응성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다.

Sortation
Model

B β t
Adaptability .64 .76 19.10***

cohesive 
attraction .09 .09 2.26**

R² .69
△R² .69

F(df1, df2) 123.26***(7, 381)
**p<0.01, ***p<0.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results          (N=389)

 

3.5 중장년층의 해양치유프로그램 참여동기와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

복감과의 관계에서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 <Table 8>과 같이 3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Sortation Independent variable of 
regression equation

Independent variable of 
regression equation

Step 1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s

Step 2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ep 3 Independent 
variable+Parameters Dependent variable

Table 8.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procedure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9>와 같
이, 1단계에서 참여동기가 가족응집력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단계인 
참여동기가 심리적 행복감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가족응집력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ortation variable B β t F R²

Step 1
Independent 
variable→Par

ameter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Family 
cohesion

.46 .48 -10.39
***

107.96
*** .22

2단계
Independent 

variable→Dep
endent 
variabl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Psychological 

happiness

.12 .15 2.99
**

8.95
** .02

3단계
Independent 
variable·Para
meters→Depe

ndent 
variabl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Psychological 

happiness

.12 .15 2.99
**

69.94
*** .26

Family 
cohesion→ 

Psychological 
happiness

.45 .56 11.31
***

**p<0.01, ***p<0.001

Table 9.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N=389)

가족응집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참여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간에서 가족응집력이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Sobel test를 하기 위한 검증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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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Motivation 
for participatio  → Family cohesion 　　SEa : a의 
Standard deviation
b(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 Family 
cohesion → Psychological happiness
SEb : b의 Standard deviation

참여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간 가족응집력의 부문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두 변수의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 보기 위하여 단순매개 한계
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한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Pathway a(SEa) b(SEb) Zab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
Family 

cohesion→
Psychological 

happiness

.48(.100) .56(.057) 3.182***

***p< .001

Table 10. Sobel Test                          (N=389)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Z값은 3.182으로 가족응
집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응집력이 중장년층의 참여동기와 심
리적 행복감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4. 결론

중장년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동기와 가족응집력, 
심리적 행복감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19]의 연구결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장
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가 가족응집력과 심리적 
행복감과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참여동기의 하위변수인 즐거움, 사교가 심리
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중장년층의 해양
프로그램 참여가 심리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중장년층은 가족생활, 사회적 생활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심리적 행복감
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심리적 행
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년층의 가족응집력의 하위변수인 응집력, 적응성
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21]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장년
층에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족 간의 응집력
이 증진되어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중장년층의 자녀 독립 등 빈둥지 증후군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시기라 할 수 있다. 가족 내 대화를 활발
하게 하여 서로의 고민이나 갈등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심리적 행복감을 
주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가족응집력은 중장년층의 심
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력을 주는 변인으로 가족응집
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족응집력이 중장년층의 참여동기와 심리적 행복감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2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아
졌다. 또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중장년층이 심리
적 행복감이 증진됨으로써 가족응집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참여동가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중장년층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가족을 단합하여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라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중장년층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할 수 있
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에 내재된 긍정적 기능에 대
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추후 현대 사회
에 만연된 와해된 가족기능의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된다
고 하겠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참가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인
들과의 관계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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