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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 연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상

호 결합된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13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736명

이었다. 

  측정도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 IPPA-R(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만 발췌하여 번안‧ 수정 및 보완한 것

을 사용하였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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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능감 척도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Pearson’s 상

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regression), 일원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 모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은 모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 모 애착 하

위요인 및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 애착은 사

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중 대인적응성과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부 애착 

하위요인중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며, 그 중에서도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 애착 하위요인인 신뢰감은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 애착은 사

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중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모 애착 하위요인중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대

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 애착 하위요인인 신뢰감은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 모두와 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불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

한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부, 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사회적 유능감이 높

으며, 부모 모두와 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불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유능함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 애착 중 의사소통은 아동

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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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일원으로 살아가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

화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도 적응해야 하는 과도기 단계이다. 그러

나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집단따돌림, 등교거부,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 연령대

가 낮아지고 있고, 정서불안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이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원

만한 사회생활을 하며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의 적응을 비롯한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O'Malley, 1977; Waters, Wippman & Sroufe,1979; 

김현주, 2009, 재인용).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또래 및 성인들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아동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우울, 행동장

애, 사회 공포증, 자폐증,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상의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이희영‧ 최태진, 2007). 

  성별,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사회적 환경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은 연구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인중의 하

나이다. 부모와의 애착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주요 변인으로 두

는 이유는 아동은 생후 처음으로 맺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사

회적 관계의 기초를 배우기 때문이다(오성경, 2010).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

치가 있다는 긍정적 신념과 신뢰를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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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Bowlby(1988a)는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애착관계가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는 관점

을 설명하고 있다. 내적 실행모델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이나 사고, 감정을 어떻

게 조직하고 접근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규칙체계로 자신과 애착 대상자와의 관

계에 대한 표상이다. 

  Sroufe와 Walters(1977)는 애착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와 더불어 전 생애적 견

해를 통해서도 애착은 전 생애에 걸쳐 형성이 되며 초기 양육자와 애착이 잘 형

성된 영아는 성장후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도 

친밀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애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크게 개

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연구들

에서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

다(김재현, 2007; 노명희, 1995; 민정원, 2001; 양정화, 2002; 윤소영, 2001; 

이숙희‧ 김숙령, 1996; 홍계옥‧ 최경순, 1995).

  과거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1차적인 역할을 하던 시대에는 어머니와의 애착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 들어 여성 취업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의

하여 더 이상 자녀양육이 어머니만의 몫이 아니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애착과 역

할에도 관심이 증대되었다. 

  Schaffer와 Emerson은 유아가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착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이영환, 1995), 최한순(1995)도 

부모는 각각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유아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쪽의 

영향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Cox 등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속성은 동일하지 않은데, 어머니는 

전형적으로 애착인물로 선호되고 아버지는 놀이친구가 됨으로써 아이는 스트레

스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찾지만 긍정적 감정 일때는 놀이의 대상으로서 아버지

를 찾는다고 하였다(이현미, 1996).

  부, 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도 상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McDonald와 Parke(1984)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놀이패턴과 사회적 유능

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패턴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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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감과 연합됨을 밝히고 있다(박경희, 2005, 재인용).

  부모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보통

은 1차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의 질이 아버지보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나(이수하, 2005; 이숙‧ 정미자, 1995; 지수경, 2001), 

아버지와의 애착도 어머니와의 애착 못지않게 사회적 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민경, 2009; 김현주, 2009; 김현진, 2009; 

박경희, 2005; 이하경, 2003; 이희영‧ 최태진, 2007). 

  따라서 아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이며 아동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

류의 자극은 부모 어느 한쪽에서 받는 일방적인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 사회

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

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의 단일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애착상태와 사회적 발달

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

달단계상 영유아나 청소년과 차이가 있으며 계속적인 발달 과정 중에 있는 학령

기 아동의 행동을 학령기 아동 이외의 발달단계에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연구

한 결과들로부터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박진아, 2001).

  최근에는 애착과 관련하여 전 생애적 관점과 함께 애착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도 아버지, 형제, 대리 양육자, 교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의 복합 애착(multiple attachment)의 영향이다. 

  Howes(1999)는 복합애착 관계 내에서 영아의 내적실행모델의 형성과정에 대

해 위계적, 통합적, 독립적 형성 모델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영아가 주로 

어머니에게 양육되었던 시대의 초기 애착이론은 내적 실행모델의 위계적 형성 

모델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업모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의 양육을 받는 영아가 증가하면서 영아의 애착관

계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애착관계가 연합하여 영아발달에 통합적인 영

향을 미치거나 영아의 특정 발달영역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내적 실행

모델의 통합적 또는 독립적 형성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연

구들이 애착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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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 IJzendoorn 등(1992)은 보육교사, 아버지, 어머니와의 통합적 애착의 질이 

어느 한사람과의 애착안정성보다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을 잘 예측한다고 하였으

며(신지연, 2004, 재인용), 이희영‧ 최태진(200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유능감 발

달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높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과 아버지

와 어머니 중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낮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영환(2002)의 연구 결과는 이들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와 어느 한 

쪽에게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현재까지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부-모 복합애착유형의 연합적 영향력

(joint effect) 혹은 상보적 영향력(compensatory effect)과 관련하여 한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다른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을 보상하거나 완충할 수 있다

는 연구 결과들이 상이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의 연합적 또는 상보적 영향력과 더불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고려

한 복합애착연구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

동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서로 일치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가에 대

한 문제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동들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으며, 유아의 안정과 보살핌에 대한 욕구에 반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민감성과 반응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아가 한 부모 혹은 한 양육자와는 

안정 애착 관계가 되고, 다른 양육자와는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관계적 입장과 기질적 입장을 주요 논쟁점으로 다루

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지에 대해 서

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복합애착 연구는 다양한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발달에 있어 애착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을 더 확대하여 학령후기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봄으로써 내적 실행모델을 검증하고, 학령기 아동 발달에 있어 부모 애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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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역할을 확인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

-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부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

는가?

    가설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 정의 

  가. 애착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

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의미하며 하위개념으로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세 요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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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

해 필요한 능력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

립 유지하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위개념으로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다섯 요인을 포함한다.

  다. 복합애착

  복합애착이란 아동이 어머니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애착하는 것으로 두 사     

람 이상에게 애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애착수준에 대하여 4분

위를 활용하여 애착수준 상위 25%와 하위 25%로 나누어 두 집단을 상호 교차하

여 애착상위-애착하위 집단을 설정한다. 부-모 애착의 순서로 상위-상위집단, 

상위-하위집단, 하위-상위집단, 하위-하위집단으로 구분한다.

   ① 상위-상위 집단: 부와 안정 애착되고 모와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일치  

                      애착 유형을 말한다.

   ② 상위-하위 집단: 부와는 안정 애착 되었으나 모와는 불안정 애착을 형  

                      성한 불일치 애착 유형을 말한다.

   ③ 하위-상위 집단: 부와는 불안정 애착 되었으나 모와는 안정 애착을 형  

                      성한 불일치 애착 유형을 말한다.

   ④ 하위-하위 집단: 부와 불안정 애착되고 모와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일치 애착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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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애착

  가. 애착이론과 내적 실행모델

  인간의 발달과 관련하여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 분야를 전공하

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애착이론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실증적

으로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출생초기 부모와 자녀간의 관

계가 이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애착(attachment)이란 용어는 Bowlby(1958)가 영아와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

끼는 강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애착은 발달심

리학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발달심리학의 중요 구성개념으로도 타당하다

고 받아들여졌다.

  애착이라는 개념은 특정 대상과의 단순한 정서적 관계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

고 있는데 태어나서 오랜 기간 동안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영아에

게 있어 양육자와의 애정적 유대(affectional bond)는 영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기능(biologic function)

으로 말미암아, 모 자녀 애착관계에서 영아는 자신의 욕구가 적절히 받아 들여 

질 때는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느끼지만 어머니와 격리되거나 상실의 아픔을 겪

게 될 때는 분노나 슬픔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김영옥, 2003).

  애착이론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 John Bowlby와 Mary 

Ainsworth를 꼽을 수 있다. 애착이론은 이 두 사람의 공동작업 이라고 할 만큼 

애착이론의 발달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Bowlby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기존의 관점들과는 상이하게 다른 이론적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애착이론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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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생 초기의 어머니와 영아 간의 유대감이 인간발

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Ainsworth(1973)는 Bowlby의 애착이론을 지지하면서 애착 이론을 한층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애착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격리저항이나 접근추구를 

애착의 지표로 삼았으나 Ainsworth는 애착과 애착행동을 구별하였다. 애착은 특

정한 개인에게 갖는 지속적인 감정 및 정서적 유대로 비교적 안정된 성향을 지

니는 반면 애착 행동은 행동주의적 요소를 지닌 용어로 유아가 특정의 선호하는 

사람에게 근접(proximity)하고 근접을 유지하려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말하며

(옥정, 1998), 상황에 따라 애착행동의 형태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한, 애착은 유기체의 내재된 성향으로서 관찰할 수 없는 반면 애착행동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애착행동으로는 울기, 쫒아 다니기, 매

달리기, 따라 하기 등이 있으며 유아가 애착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분리의 위

협을 느끼게 되면 활성화 되었다가 애착대상과 다시 결합되면 사라지거나 약화

된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성장해 감에 따라 애착행동의 빈도와 강도는 연령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언어와 같은 상징적 의사소통(예, 편지쓰기, 전화걸

기)을 통해 애착 대상과의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부모의 존재 유무의 영향보다는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부모의 유용성(availability)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에 의해 더 중요해진다

(정현희‧ 오미경, 1993). 

  초기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부분 유아의 애착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

추었지만, 최근에는 애착에 관한 연구가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전 생애에 걸

쳐 지속된다는 전 생애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즉 유아의 애착 행동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지만 애착의 질은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유지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애착이론에서는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기 이후의 애

착 발달 연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착관계가 이후의 아동 발달에 미치는 과정은 주로 Bowlby(1982)가 제시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 개념에 근거하는데, Shaffer(2000)는 

‘영아가 양육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자신과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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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표상’으로 내적 실행모델을 정의하였고, Main과 동료들(1985)은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획득 및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

체계’로 규정하였다. 즉, 내적 실행모델이란 개인이 초기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경

험의 질에 따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 능동적

인 정신적 표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요한 타인(주로 

어머니)과 관계를 맺는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체계를 말한다. 

  Bowlby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상호 작용를 통해 어떠한 유형의 애착이 형

성되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 내적 표상이 형성되고, 이는 이후의 대인관계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으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내

적 표상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내적 표상을 확인시

켜 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내적 실행모델의 질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유아가 지지와 보호를 요청했을 때 애착 대상이 대체로 잘 반응해 주었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애착 대상으로부터 지지적인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한 유

아 자신의 판단이다(Marrone, 2005; 서명원, 2009, 재인용). 

  유아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애착대상인 주 양육자로부터 기대하는 도움을 받고 

적절하고 일관적인 반응을 받은 유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주 양육자가 

이를 무시하고 비일관적인 부적절한 반응을 해준 유아 사이에는 질적으로 상이

하게 다른 내적 실행모델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 양육자가 기대하는 도움을 주고 수용적인 자세로 욕구를 적절히 해

소 및 받아준다면 유아의 내적 실행모델에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라는 

표상과 더불어 유아 자신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긍

정적인 표상을 발달시키게 될 것이고(Bretherton, 1985), 이와는 반대로 애착대

상인 주 양육자가 유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아가 보내는 반응과 신호를 무시

하고 기대하는 도움을 계속적으로 거부 및 무시하는 경우에는 유아의 내적 실행

모델에는 부모에 대해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비수용적인 표상으로 인지하며 

유아 자신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표상

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내적 실행모델은 일단 형성이 되면 변화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개인의 내적 실행 모델과 일치하는 정보는 기존 내적 실행모델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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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용되지만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왜곡

과 방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Bowlby, 1989).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의 개념에 근거하여 영

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애착 연구가 최근에는 아동기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아동기 애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에 보여주었던 애착대상에 대

한 강렬한 애착행동이 아동기에는 감소하거나 잘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인지가 

발달하면서 영유아기에 애착행동이 유발되었던 상황이 다른 행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셋째, 애착체계의 목표가 수정되어 애착대상에 대한 근접추구보다는 애착

대상에 대한 유용성(availability)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주 양육자에 대한 신

체적 근접추구행동은 주 양육자와의 사진을 보거나 전화를 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Kerns et al., 2004; 정옥분외, 2009, 재인용).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과 경험이 또래관계 및 학교에서의 적응과 사회정서 발

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령후기 아동의 애착의 기능 및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복합애착의 개념과 특성

  전통적인 애착이론에서의 내적 실행 모델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1차 양육자와

의 애착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후 중요한 타인들(아버지, 형제, 교

사 등)의 애착 형성에 위계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retherton, 1985). 즉 유

아가 1차적 애착 대상과 어떠한 애착의 질을 형성하였는지에 따라 2차적 애착 

관계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관계가 유아의 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

이라 보는 Bowlby의 내적 실행모델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복합애착에 대한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한희정, 2011). 

  복합 애착(multiple attachmen)이란 유아가 두 사람 이상의 대상과 애착 관계

를 형성하는 것으로 유아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 이외 다른 대상과도 애착 관계

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들과의 애착 관계의 질은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Schaffer & Emerson, 1964; 서연주,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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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간은 애착과 관련하여 유아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유아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외의 유아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애착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자녀양육을 거의 1차 양육자인 어머니가 전담하였지만 현

대에 들어 여성들의 취업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 한 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

하면서 유아들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

아지고 고유한 자녀양육의 책임도 더 이상 어머니만의 몫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애착과 관련된 연구 대상도 어머니뿐만 

아니라, 유아의 주변사람들로 확대되어진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 유아가 어머니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들과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 거의 영향 받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Goossens & vanIjzendoorn, 1990; Howes & Hamilton, 1992b ; 

Howes, et al., 1988; Mitchell, 1996; Sagi, et al., 1985; Raikes, 1993; 

Schaffer & Emerson, 1964; VanIjzendootn, et al., 1992; 서연주, 2006, 재인

용). 즉 유아는 어머니와 다른 사람에게 애착하는 것이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애착이론가들은 유아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또는 다른 양육자에게도 접근

하며, 이들로부터 양육행동을 이끌기 위해 울기, 소리내기, 매달리기, 미소짓기 

등과 같은 신호를 방출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유

아의 신호에 대한 양육자의 일관적이고 신속한 반응은 유아로 하여금 양육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지각하게 해주어 안정 애착의 기초를 이루지만, 예측할 

수 없고 비일관적인 반응은 불안 애착을 야기한다(이영환, 1998). 

  이와 같이 양육자의 서로 다른 반응양식은 유아가 양육자에게 서로 다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는 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아버

지하고는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로 아버지와는 안

정 애착을 형성하고 어머니하고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애착 관계가 어떻게 아동 발달에 서로 보완적이며 총체적

인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Hower & Hamilton, 1992a; Howes Rodning, Galluzz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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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rs, 1988b; 서연주, 2006, 재인용).

  Tompson(1999)은 복합애착관계에서 영아의 내적 실행모델이 다면적 특성을 

갖는 이유를 어머니와 형성했던 초기의 단순한 표상과정이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내적실행모델

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새롭게 업데이트 되며, 영아의 자신의 관계와 개인적 경

험에 대한 초기 표상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된 맥락에서 형성되어서라고 설명

한다(Fivush, 1994; Nelson, 1993; Oppenheim & Waters, 1995; 신지연, 

2004, 재인용). 즉, 복합애착 형성이 영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영아의 내적 실행모델이 어머니 이외에 중요한 타 양육자와의 관계로

부터 다면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복합애착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도 반영되어 교사와 관

련된 애착, 형제자매와 관련된 애착, 아버지와 관련된 애착, 조부모등 다른 양육

자와 관련된 애착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이 방면의 국내 선행연

구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종일보육이나 주말까지도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말보육을 받는 영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와 보육

교사와의 애착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Shaffer와 Emerson은 유아는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

해서도 애착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유아 발달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이영환, 1995), Russell과 Radin(1983)의 연구

애서도 유아-아버지 관계가 유아-어머니 관계보다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아버지와 유아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서명원, 

2009,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애착연구에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동향에 맞추어 어머

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고려한 애착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서명원, 2009; 이영

환, 2002; 이영환‧ 이진숙, 2003; 이희영‧ 최태진, 2007)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

니와 아버지 애착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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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이란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는 능력으로 아동이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며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의 적응을 

비롯한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Anderson & Messick, 

1974; Chen, Rubin & Li, 1995; Parker & Asher, 1987; Raver & Zigler, 1997; 

Waters, Wippman & Sroufe, 1983; 이경숙‧ 박진아, 2004 재인용). 

  특히 아동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유능감의 기초가 형성

되는 중요한 시기로 아동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감의 질은 청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현주, 2009). 

  아동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게 되

며,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상을 습득하게 되므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Cohn(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학교에서도 또래

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며,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기술이 달라지고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며,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바람직한 규준과 가치가 사회, 

문화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사회, 문화, 개

인의 가치와 연구자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배효심, 2007). 따라서 아동

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정의하였는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필요하다. 

  사회적 유능감을 정의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한다(김현주, 

2009). 

  첫째는 진화론적 입장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생존에 필요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능력으로 보는 동물 행동학적 접근 방식이다. 

  둘째는 사회적 유능감을 인간의 성격구조 중 긍정적 속성으로 보는 인성구조

론적 접근방식이다.

  셋째는 사회적 유능감을 자신과 타인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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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회 상호작용적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본 사회적 유능감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보는 

Attili(1990) 는 사회적 유능감은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단기적, 장기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각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최상으로 조정

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유능감을 관계 수준에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한

다는 관계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 입장으로 보는 O'Malley(1977)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

용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사회적 유능감이라고 보았는데 사회적으

로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성격구조 입장으로 보는 Schaefer(1961)는 애정, 외향성, 접근성 등을 

긍정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속성을 사회적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고, 적대

감, 복종, 내향성, 회피성 등은 부정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결국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이 달리 표

현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뜻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특성을 말하며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감정들로 표현하게 된

다(노윤성, 2007).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행동들은 아동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이며, 

학업성취의 예언도를 높일 수 있고, 사회적 발달에 비해 아동의 행동을 통합된 

영역으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이유에서이다(김민경, 2009). O'Malley(1977)은 아

동기부터 사회적으로 거부된 청소년은 청년기 및 성인 초기에도 부적응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

의 관계, 학업성취 및 신체적 매력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그리고 

이후의 적응상태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

와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과 유

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녀의 발달에 있어 부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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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애착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을 연구해온 것

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발달에 있는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사회적 능력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필수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성격특성으로서 가족 내의 기초적인 대인관계가 잘 

형성되면 사회성도 더욱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천성적인 능력이기 보다

는 가정 내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후천적으로 발달시키는 능력임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의 연령 단계에서 나

타나는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산업화 및 전문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와 부응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

고, 가족구조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아

동들이 가족 내 부모 외의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가정내 부모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어지고 있다.

  Bowlby는 애착대상에 대한 실행 모델과 자아에 대한 실행 모델은 상호 보완적

으로 발달하면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 사고, 느낌을 조절, 해석, 예견하

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는 애착 대상과 자아에 대한 실행모델이 아동의 사

회성 발달에 있어 적응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곽은영, 2010).

  Lieberman(1977)은 안정 애착 아동은 또래와 상호 작용시 호혜적 행동(공유하

기)과 쌍방적인 상호작용(reciprocal interaction)을 비교적 많이 하고 부적 행

동(울기, 신체적 공격, 언어적 위협)을 적게 하지만 불안정 애착 아동은 부정적

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배효심, 2007, 재인용).

  이희영‧ 최태진(2007)의 연구에서 부모 애착정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현주(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불안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보다 또래관계에서 더 친사회적이고, 유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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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

나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애착의 전 생애 발달이론

은 애착관계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애착관계의 질은 아동의 적응 또는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애착의 질에 따라 아동의 발달

과 정서적 안정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박연경, 

2006). Kenny(1987)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 사는 동안에도 부

모와의 애착의 질은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여전히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roufe와 동료들은 미네소타 종단연구에서 아동기에 형성된 안정애착은 또래

와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부모

와의 안정애착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고 또래와의 관계가 주는 

기쁨을 기대할 수 있게 하며(동기적 토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며(태도적 토대), 실제

로 또래친구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또래와 함께 놀이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도구적 토대), 또래와의 다툼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

(정서적 토대). 또한 이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 있게 친구의 반응을 이

끌어 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유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이성적 토대) (정옥분 외, 2009).

  특히 학령후기에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급진적으로 확장되는

데 이 시기에 아동들은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쌓아가며 또래관계의 중요

성이 커지면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게 된

다(문소현, 2010). 이때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가까운 주변 사라들

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가 일관되게 만족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

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지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불신

을 하면서 부정적인 자아상과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기본적인 안전 기능(양육자를 통해 약한 어린이들에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애착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몇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본틀이 되고 있다(Levy와 Orlands, 1995, 1998; 김준경, 2007, 재인용). 



- 17 -

  첫째, 아동이 모든 미래의 감정적 관계를 위한 모델을 제공해주는 기본적 신

뢰와 상호관계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건전한 인식과 사회적 발달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감정(secure 

base)으로 환경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충동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자아조절 능력을 발달

시킨다. 

  넷째, 적성, 자아가치 그리고 자율과 의존의 사이에 균형적인 감각을 포함하

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에 기초를 마련해준다. 

  다섯째, 감정이입, 동정, 양심 과 연관된 도덕적 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보편적으로 자아, 보호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중요한 믿음체계를 발생시킨다. 

  일곱째,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추게 하여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준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애착으로 인생을 시작한 아동들은 발달과정의 모든 기능

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잘 적응하게 된다.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Elicker, Englund와 Sroufe(1992)도 안정애착관계가 사

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이유에 대해 보호자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아

동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도록 하게 하며, 공감적이고 반응

적인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상호관계와 공감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의 본질에 대해 배우며, 보호자의 반응적 보살핌은 아동이 자신을 가치있는 존

재로 생각하도록 해준다고 하였다(김현주, 2009, 재인용).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이다. 실

제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아동은 또래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조롱당하기도 하

며, 비협조적이어서 교우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생활에도 부적응하게 된

다. 이렇듯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술을 갖지 

못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 주는 적절한 사

회적 지지원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유발

하게 한다(노윤성, 2007). 

  Papini와 Roggman(1992)의 연구에서도 특히 아동 후기에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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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고, 불안 및 우울 증상 수준이 낮아 정서

적 적응이 우수하다고 보고했고,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관계 간의 밀접한 관련

성을 살펴본 고윤주‧ 이은해(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불안정 애착관계를 형성

한 아동은 부모와 의사소통의 기회가 부족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낮으며, 

부모와의 거리감을 경험하면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에 비해 그들 스스로 원

만한 또래관계형성을 위한 발달적 과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양육자

와의 신호와 반응에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이후의 사회관계 

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타인에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타인이 자신에게 

반응할 것인지를 기대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연결되어진다.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은 아동들의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

험하는 학령기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은 차이가 있고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상대적이며 부모 각각이 주는 애착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현재까지는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아버지나 어머니중 단일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해 왔다는 제

한점이 있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이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청년기 이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달해 나간다는 점에서 선

행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을 더 확장하여 학령후기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

계에서 경험한 애착안정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연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

  가.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부모의 개념은 엄격한 아버지와 자

상한 어머니였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전통적 역할인 도구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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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역할 특성과 더불어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인 표현적, 애정적 역할 특성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규정되는 유사하

거나 공통적인 역할 형태인 양성적(androgynous)역할로 변화하고 있다(양득주, 

1998). 

  아버지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관점은 아버지를 어머니의 단순한 보조자나 자녀

의 놀이친구로서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Bigner는 아기를 안아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가 다른데, 어머니는 아기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아 주지만, 아버지는 

아기가 원할 때나 아기와 놀아주기 위해서 안아준다고 보았다. 이렇게 어머니와

는 다른 순간에 아기를 안아주는 것은 아기의 심리적인 상태에 다른 자극을 준

다고 하였다. 

  Parke는 자녀와 놀아주는 놀이형태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큰 차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머니는 언어적으로 놀아주는 형태이지만 아버지는 신체적, 

활동적인 놀이형태로 자녀와 놀아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한순(1995)은 부

모는 각각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유아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한쪽의 

영향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이나 참여가 지난 2세기 동안에 변화되어 

온 과정은 Pleck의 연구에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아버지의 역

할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도덕적 안내자(the moral teacher), 가족부양자(the 

breadwinner), 성역할 모델(the sex role model), 양육적인 보호자(nurturant 

caretaker)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김현진, 2009). 

  국내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애착과 관련된 연구(이영환, 1992; 이영환, 

1994; 이영환, 백지은, 1998; 이영환, 2001)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과 애착대상이 어머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는 점을 밝힘으로써 아버지와 유아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소라(2003)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회라는 외부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가정에서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시해 주므로 자녀들

이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성인기로 접어들수록 아버지 역할이 더 큰 의미로 다가

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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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2007)은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적극적이고, 높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대인관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주소영(1995)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와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는데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공감도나 친밀도에 의해 

자녀의 대인관계와 성향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Grossmann(1997)의 연구에서는 민감하고 구성적인 아버지의 놀이행동 즉, 아

동이 놀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동의 제안을 받아들

이며 필요할 경우 정서적 혹은 육체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행동이, 아동이 16세

가 되었을 때의 안정된 애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아기를 보살펴 줄 때의 민감성보다는 놀이상황에서의 민감성

이 아버지에 대한 안정된 애착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곽은영, 2010, 재인용). 

  이영환과 백지은(1998)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

력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보고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본 최경순(1993)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아동과 여

가활동을 함께 하고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지도력이 높으며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많은 연구에서도 아버지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면 사회적 유능감도 높

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민경, 2009; 김현주, 2009; 김현진, 2009; 박경희, 

2005; 이하경, 2003; 이희영‧ 최태진, 2007). 

  이와 같이 부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는 인성적인 발달이 안정되어 

있지만,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는 이후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정서

적인 우울과 인성적인 혼돈을 겪게 되며, 심지어 다양한 부적응문제행동이 야기

된다고 한다(김현지, 2003). 특히 아버지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

하게 될 경우 불안이 심해지며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한다(Malcolm, 

1995; 노윤성, 2007, 재인용).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은 유능한 양육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어머니와 비교하여 아버지들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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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행동하며, 그러한 결과가 유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기 시

작하였다(이영환, 1993). 

  이런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성역할 학습, 인지발달, 성취동기 및 직

업선택 등 제반 영역에서 어머니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고(이

영순, 1988), 신지영(2002)은 아버지의 애착이 어머니의 애착보다 교우관계의 질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적 유능함과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과 애착을 형성하는 양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아동이 습득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에

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전담하도록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애착의 주제도 주로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되어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관계 측면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발달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게 대부분이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애정적 

유대관계 측면에서 사회적 능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

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점점 아버지

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버지와의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회적 반응은 영아기에 어머니 혹은 대리 양육자에

게 보이는 애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애착 연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주 양육자였던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owlby도 어머니와의 애착은 아동의 정서 상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3세 전 애착 형성의 시기에 어머니로부터의 격리는 유아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저해하고 애착 발달에 문제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서연

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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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적으로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접근했던 Freud(1897)도 구강기

에 있는 유아가 수유를 통한 기본욕구 충족과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되므로 어머

니의 역할이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나종혜, 1994, 재인용). 

  이와 같이 유아는 어머니와 친밀한 애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수적인 애정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게 된

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는 그 아이가 자라서 갖게 될 대인 관계의 질을 결

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김영옥, 2003).  

  Ainsworth(1979)가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실험에 의하면 유

아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는 유아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

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행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첫째는 유아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는 유아가 울음으로 신호를 보낼 

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보다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을 하였으며 어

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유아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는 유아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신호를 보낼 때면 이를 

빠르게 감지 및 해석하여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보다 신속하고 적절

하게 반응해 주었다. 

  셋째는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어

머니보다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애정표현을 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다.

  넷째는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신체접촉시도 

일관적인 반응과 표현을 하였다.

  애착연구에서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

향이 더 우세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연구도 있지만(노신민, 2004) 보통은 어머

니가 1차 양육자인 상황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질이 더 강한 

예측력을 갖는다고 기대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사회적 유

능감 발달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몇몇 연구(Main, 

Kaplan, Cassidy, 1985; Suess, Grossmann, Sroufe, 1992; 이희영‧ 최태진, 

2007, 재인용)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영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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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며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1차적인 양육자는 어머

니이며, 애착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영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들 간에 

인기가 있고, 리더가 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불안정 애착의 아동보다 낯선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더 많이 보였다

(Sroufe, 1983; Water, Wippman, & Sourfe, 1979). 

  또한 12~19개월경에 엄마에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불안정 애착을 형

성한 유아보다 엄마 말을 더 잘 듣고 낯선 성인과 더 잘 어울리며, 다른 유아와 

더 잘 어울리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래 유아에게 더 다정하고 사교적이

며 인기가 있었다(Thompson & Lamb, 1983; 김현주, 2009, 재인용). 

  국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숙과 정미자

(1995), 지수경(2001), 이수하(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

에 대한 애착보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또래관계, 사회정서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숙희와 김숙령(1996), 이희영과 최태진( 

2007), 홍계옥과 최경순(1995)의 연구에서도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사회적으

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더 유능한 반면 과민한 성향은 낮으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사회적으로 덜 유능하고 지도력이 낮으며 과민한 성향은 높게 나

와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노명희(1995)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

동의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사교성, 인기도 및 지도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유

능감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이진숙(2005)도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

성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종단 연구에서 2세 때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이 3세 

때의 사회적 능력을 부분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여, 영유아의 모 애착 및 정

서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은 아동이 사

회적으로 유능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동기에

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적응과 사회적 발달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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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합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친밀한 애착관

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

수적인 애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한 부모 혹은 다른 양육자를 함께 고려한 복합애착 연구에서는 지금까지도 해

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쟁점이 있는데 양육자간에 애착 

유형이 서로 일치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지에 대한 문제와 애착의 연합적 영향

력(joint effect) 혹은 상보적 영향력(compensatory effect)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Bretherton(1985)은 양육자의 서로 다른 반응양식은 유아에게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하며 서로 다른 질과 양식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한다고 주

장하였다. 양육자는 유아의 안정에 대한 요구에 그들의 민감도와 반응도가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아와 상호작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부모 혹

은 한 양육자와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다른 양육자와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환(2002), 이영환과 이진숙(2003)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행동이 일관적인 이유는 영아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일치성을 주장하였고, Belsky, 

Rovine, & Taylor(1984)의 연구에서는 애착의 관계적 입장에서 부-모와 자녀간

의 애착의 독립성을 주장하였다(서명원, 2009, 재인용).

  Howes(1999)는 위와 같이 복합애착 관계 내에서 영아의 내적실행모델의 형

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위계적 형성 모델로써 영아의 어머니와 타인 양육자에 대한 애착형성과

정이 위계적인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영아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처

음으로 형성한 애착의 질은 이후에 형성되는 타인과의 애착형성에 위계적인 영

향을 주게 됨으로써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둘째, 통합적 형성 모델로써 영아의 내적실행모델이 단 하나의 유력한 애착관

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형성한 다양한 애착관계에 의해 통합

적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즉, 독립적인 각각의 애착관계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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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영아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독립적 형성 모델로써 어머니와 타 양육자에 의한 애착의 질은 서로 독

립적이며,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라는 견해이다. 독립적 

형성모델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아버지와 영아의 애착관계가 상호적 갈등상황에

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긴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되는 반면, 어머니와 영아

의 애착관계는 보다 일반적인 아동발달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영아가 주로 어머니에게 양육되었던 초기 애착이론은 내적실행모델의 위계적 

형성 모델을 지지하였으나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 속에 취업모의 증가로 다양

한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 양육 받는 영아가 증가하는 최근에는 영아의 애착관계

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애착관계가 연합하여 영아발달에 통합적인 영향

을 미치거나 영아의 특정 발달영역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내적실행모델

의 통합적 또는 독립적 형성 모델이 많은 애착 연구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증가로 인해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지금까

지 국내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애착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an Ijzendoorn(1992)와 Mitchell(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불안정하게 

애착한 유아일지라도 교사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

발달에 최상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도 완충기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며, 유

아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교사와의 

안정애착이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을 보상한다고 하였다. 

  신지연(2004)은 종일제 보육시설에 다니는 24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 100명

의 어머니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이 가정과 일상에서 충동적, 공격적, 반항적인 

문제행동을 가장 적게 보였으며, 양육자 모두에게 불안정 애착한 영아들이 가장 

많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였는데 어머니와는 불안정 애착되었지만 보육교사와 

안정 애착한 영아들은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불안정 애착한 영아들보다는 

외현적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서 보육교사와의 안정애착이 비록 최상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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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모 애착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교사 애착이 이를 

보완하거나 보상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김영명, 1997; 배효

심,2007; 손혜숙, 1998), 유아와 교사간의 애착은 유아와 어머니간의 애착관계

에 거의 영향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것이며 교사와의 애착은 어머니와 불안

정 애착 관계일때 사회적 발달에 보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은 대상을 달리하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복합애착과 사

회적 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Verschueren과 Marcoen(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

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안정

적으로 애착된 유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보여 주었고, 어머

니나 아버지 중 어느 한 쪽과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양쪽 모두에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는 낮으나 양쪽 모두에게 불안정 애착된 유아보다는 높

은 사회‧ 정서적 발달을 보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희영‧ 최태진(2007)이 초등학

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 복합애착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높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과 아버

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낮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중 어느 한쪽의 애착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다른 한쪽이 이를 

보완하거나 보상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명원(2009)이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애착유형에 따른 인지‧ 사회‧ 정서능력

에 대한 능력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부모 모두와 안정애착 일치를 보인 

유아가 애착 불일치를 보인 유아보다 외현적 행동 문제를 덜 보였으며, 총 사회

능력에서 더 잘 기능하며 불일치 애착을 보인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에서 불안정 애착 일치를 보인 유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한 부모에 대한 안정애착이 다른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을 보상하거나 

완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완충 영향이나 보상 작용이 

완전하지는 않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위의 결과들과는 다르게 이영환(2002)의 만 3세 유아와 부모 90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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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형성한 애착유형이 일치

한다고 보고하면서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안

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와 어느 한 쪽에게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까지 복합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불일치하고 있어서 실증적 검증을 통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갈수록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면서 아

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질적인 특성으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이 밝혀지고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속해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은 아동 발달에 

있어 애착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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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초등학생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령후기 아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조직화된 집단과 또래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조절을 잘 해야 하므로 사회적 유능감은 이 시기 아동의 발달상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며 또한 발달단계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학

령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감의 질은 이후 청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Crick, 1996; Kupersmidt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 이경숙‧박진아, 2004, 재인용)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대상을 선정

하였다.

  조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13개 초등학교 5, 6학년 중에서 학년

별로 1개 학급씩을 선별하였고, 부모에 대한 애착,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질문지 

845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질문지와 무응답 질문지, 부모 모

두 계시지 않은 질문지 109부를 제외한 나머지 73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

<표 Ⅲ-1> 인구학적 통계

구  분 빈  도(명) 백 분 율(%)

성별
남

여

375

361

51.0

49.0

학년별
5학년

6학년

296

440

40.2

59.8

전체 7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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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부모 애착 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를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김진아(2006)가 또래애착 척도는 제외하고 부모 애착 척도만 발췌하여서 

문항내용과 구성 및 채점방식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지, 문항내용중 초등학교 

5,6학년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친숙한 어휘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IPPA-R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

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하도록 설계되었다. 부, 모의 애착척도가 각각 25문항

으로 내용은 동일하며,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항상 그

렇다(5)’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적 내용의 문항은 모두 역 

채점 하여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부모와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신뢰감은 부모가 아동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

끼고 아동도 부모를 믿음직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외감은 아동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은 부 애착은 .94, 모 애착

은 .9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표 Ⅲ-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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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부모 애착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신뢰도(김진아)

   부    모

신뢰도(연구자)

   부    모

의사소통 9 1,6
*
,7,12,15,16,19,21,25     .84   .82     .89    .88

신뢰감 10 2,3
*
,4,5,9

*
,13,17

*
,20,22,24     .84   .80     .87    .87

소외감 6 8
*
,10

*
,11

*
,14

*
,18

*
,23

*     .64   .63     .73    .71

전체 25     .92   .91     .94    .93

                                                       
*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나. 사회적 유능감 척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적 능력 검사를 

초등학생들에게 맞도록 수정․ 보완한 왕정희(2001)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검사는 5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

참여도, 주도성 및 인기도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 ‘조금 그렇지 않다(2)’, ‘조금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성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행동을 나타내며 더 쉽게 친구를 사귄다는 내용을, 대인적응성은 또

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사회참여도

는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에 활발히 참여하는 내용을, 주도성은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이끌어나가고 친구들에게 지

시를 잘하며 그러한 행동을 친구들이 잘 따라 한다는 내용을, 인기도는 재미있

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

단이 되는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은 .96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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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사회적 유능감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 신뢰도(왕정희) 신뢰도(연구자)

사교성 10   1-10 .86 .85

대인적응성 10   11-20 .83 .85

사회참여도 10   21-30 .91 .91

주도성 10   31-40 .89 .91

인기도 10   41-50 .90 .93

전체 50 .96 .96

3. 연구절차

  본 검사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 1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기로 한 해당 학교의 교사를 직접 만나 연구

의 취지를 설명 후 질문지를 전달하고 검사 실시상의 유의점을 전달하였다. 담임

교사의 주도하에 특활 및 재량 등의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검사시간은 

30~40분 정도로 충분히 주게 하였다. 작성한 질문지는 검사를 실시한 1주일 후

에 연구자가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를 통하여 직접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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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 애착, 모 애착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

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 애착, 

모 애착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 애착을 각각 상위 25%, 하위 25%로 나누어 애착상위-애착하위 

집단을 설정하였다. 각 애착수준에 따른 두 집단(상위, 하위집단)을 상호 교차하

여 하위 4개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집단별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네 집단 

구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랑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으며, 네 개 집단 간의 개별적인 비

교를 위해서는 Scheffe ́방식에 따른 사후비교(Post-hoc test)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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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각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측정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요인 평균 표준편차

부 애착

의사소통 3.51 .88 

신뢰감 3.64 .56 

소외감 3.65 .78 

모 애착

의사소통 3.66 .85 

신뢰감 3.73 .53 

소외감 3.71 .76 

사회적 유능감

사교성 2.87 .56 

대인적응성 2.80 .55 

사회참여도 3.33 .60 

주도성 2.61 .67 

인기도 2.46 .70 

아동의 부 애착의 세 하위요인의 평균은 5점 Likert 척도 기준에서 의사소통 

3.51, 신뢰감 3.64, 소외감 3.6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 애착의 경우

에는 의사소통 3.66, 신뢰감 3.73, 소외감 3.71로 나타났다. 부, 모 애착의 각

각 하위요인의 평균은 모의 경우가 부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

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은 사교성 2.87, 대인적응성 

2.80, 사회참여도 3.33, 주도성 2.61, 인기도 2.46으로 측정되었다. 인기도 평

균이 다른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게 나온 것에 대하여는 본 애착검사

가 자기보고식검사여서 자신이 타 또래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에 대

해 스스로 답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

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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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가설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부, 모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IV-2>과 같으며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IV-3> 

과 같다.

<표 IV-2>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

부 애착 모 애착 사회적 유능감

부 애착

모 애착 .84
**

사회적 유능감 .38** .3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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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부, 모 애착 하위요인 및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FC FT FI MC MT MI B A P L F

FC

FR .80
**

FI .67
**
.54
**

MC .83
**
.67
**
.56
**

MR .66
**
.83
**
.43
**
.78
**

MI .56
**
.43
**
.86
**
.63
**
.48
**

B .32
**
.28
**
.20
**
.32
**
.27
**
.20
**

A .34
**
.31
**
.23
**
.36
**
.28
**
.24
**
.49
**

P .28
**
.27
**
.18
**
.27
**
.26
**
.17
**
.58
**
.34
**

L .35
**
.29
**
.21
**
.31
**
.24
**
.18
**
.65
**
.52
**
.59
**

F .30
**
.26
**
.19
**
.26
**
.22
**
.18
**
.62
**
.48
**
.52
**
.78
**

변인명
MT모 신뢰감,MC모 의사소통,MT모 소외감,FR부 신뢰감,FC부 의사소통,

FI부 소외감,B사교성,A대인적응성,P사회참여도,L주도성,F인기도

**
p<.0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모

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r=.38~.84, p<.01). 하위요인들을 살펴

보면 부 애착과 모 애착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43~.86, p<.01). 즉, 아동이 부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모와의 애착도 안

정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부, 모의 애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

낸다. 

  부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r=.19~.35, p<.01) 그 중에서도 부의 의사소통과 주도성

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5, p<.01).

  모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r=.18~.36, p<.01) 그 중에서도 모의 의사소통과 대인적

응성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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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1. 부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 애착 3개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5개(사교성, 대인적

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와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대하여 단계적 회

귀분석(stepwise-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Ⅳ-4>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736)

종속변인 R2 
독립변인

(부 애착)
B  t p

사회적 유능감

전체
.15

부 의사소통

(상수)

 .221

2.037

.392 11.557

29.459

.000

.000

사교성 .10
부 의사소통

(상수)

 .204

2.157

.320  9.149

26.787

.000

.000

대인 적응성 .12
부 의사소통

(상수)

 .212

2.052

.342  9.847

26.352

.000

.000

사회 참여도 .08

부 의사소통

부  신뢰감

(상수)

 .119

.135

2.417

.175

.126

 2.995

 2.150

16.521

.003

.032

.000

주도성 .12
부 의사소통

(상수)

 .262

1.688

.347 10.013

17.803

.000

.000

인기도 .09
부 의사소통

(상수)

 .240

1.618

.302  8.586

16.017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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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 애착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에 대한 종속변인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부 애착의 하위변인 중에서 의사소통

만이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1.557, 

p<.001). 부 애착 중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에 15%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 애착

의 상대적 중요성을 R
2 값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결과를 보면, 부 애착은 대인

적응성과 주도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가장 높은 R
2=.12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 대인 

적응성,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교성

(R
2=.10), 인기도(R

2=.09), 사회 참여도(R
2=.08)의 순으로 부 애착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 애착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

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

히 주도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7). 둘째, 신뢰감

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26).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 애착에서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적응성과 주도성은 부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

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2.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 애착 3개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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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5개(사교성, 대인적

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와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대하여 단계적 회

귀분석(stepwise-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Ⅳ-5>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736)

종속변인 R
2 독립변인

(모 애착)
B  t p

사회적 유능감

전체
.14

모 의사소통

(상수)

 .216

2.019

.371 10.827

26.848

.000

.000

사교성 .10
모 의사소통

(상수)

 .209

2.106

.317  9.043

24.256

.000

.000

대인 적응성 .13
모 의사소통

(상수)

 .229

1.958

.356 10.314 

23.470

.000

.000

사회 참여도 .08

모 의사소통

모  신뢰감

(상수)

 .114

.156

2.324

.162

.138

 2.895

 2.454

14.802

.004

.014

.000

주도성 .10
모 의사소통

(상수)

 .242

1.723

.308  8.778

16.633

.000

.000

인기도 .07
모 의사소통

(상수)

 .214

1.674

.261  7.314

15.189

.000

.000

우선 모 애착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에 대한 종속변인 사회적 

유능감 전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 애착 하위요인 중에서 의사소통만

이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0.827, 

p<.001). 모 애착 중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에 14%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 애착

의 상대적 중요성을 R2 값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결과를 보면, 모 애착은 대인

적응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가장 높은 R2=.13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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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 적응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으로 사교성과 주도성

(R
2=.10), 사회참여도(R

2=.08), 인기도(R
2=.07)의 순으로 모 애착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 애착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

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

히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6). 둘째, 신뢰

감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8). 

  결과적으로 아동의 모 애착에서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으

로 유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적응성은 모의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가설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부-모의 애착을 각각 상위 25%, 하위 25%로 나누어 애착상위-애착하위 집

단을 설정하였다. 각 애착수준에 따른 두 집단(상위, 하위집단)을 상호 교차하여 

하위 4개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집단별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네 집단 구분

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랑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네 개 집단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Scheffe ́ 방식에 따른 사

후비교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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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부 애착 상위-하위 집단별 분포

집단구분 N %

부 애착

상위집단 199 51.4

하위집단 188 48.6

전체 387 100

아동이 지각한 부 애착의 상위 25%는 199명으로 전체 387명 중에서 51.4%를 

차지했고, 하위집단은 188명으로 48.6%를 차지했다.

<표 Ⅳ-7> 모 애착 상위-하위 집단별 분포

집단구분 N %

모 애착

상위집단 186 48.4

하위집단 198 51.6

전체 352 100

아동이 지각한 모 애착의 상위 25%는 186명으로 전체 352명 중에서 48.4%를 

차지했고, 하위집단은 198명으로 51.6%를 차지했다.

  <표 Ⅳ-8>은 부 애착 수준(상위, 하위)과 모 애착 수준(상위, 하위)에 따른 

각각의 두 집단을 상호 교차하여 4가지 형태의 복합애착 유형(상위-상위, 상위-

하위, 하위-상위, 하위-하위)으로 결합한 다음 4개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표 Ⅳ-8>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하위집단별 분포

상위-상위 상위-하위 하위-상위 하위-하위 전 체

N 157 3 3 147 310

백분위 50.6 1.0 1.0 4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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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 복합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이 전체 310명중 

부-모의 순서로 안정-안정 일치 애착 유형인 상위-상위 집단이 157명(50.6%), 

불안정-불안정 애착 일치 유형인 하위-하위 집단은 147명(47.4%)이다. 따라서 

부-모 애착 일치형은 모두 304명(98%)이다. 

  다음은 불안정-안정 애착 불일치 유형인 상위-하위 집단은 3명(1%), 안정-불

안정 애착 불일치 유형인 하위-상위 집단은 3명(1%)이다. 따라서 애착 불일치형

은 6명(2%)이다.

  부-모 복합애착유형 각 집단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Ⅳ-9>와 같다. 

<표 Ⅳ-9>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상위-상위(A) 157 3.12 .45

상위-하위(B) 3 2.81 .08

하위-상위(C) 3 3.00 .43

하위-하위(D) 147 2.58 .51

합계 310 2.86 .55

  

  부-모 모두 안정애착인 상위-상위 집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은 3.12, 

표준편차는 .45이고, 부와는 안정애착, 모와는 불안정 애착인 상위-하위 집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평균은 2.81 표준편차는 .08이고, 부와는 불안정 애착, 

모와는 안정애착인 하위-상위집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평균은 3.00, 표준편차

는 .43이며, 부-모 모두 불안정 애착인 하위-하위집단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은 2.58, 표준편차는 .51로서 유능감 전체 평균이 부-모 애착 순서로 상위-

상위(A)> 하위-상위(C)>상위-하위(B)>하위-하위(D)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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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cheffé

부-모

복합애착유형
22.50 3 7.50 32.74

***     A>D

오차 70.01 306 .229 　

합계 95.59 309 　 　

  
***
p<.001

  <표 Ⅳ-10>은 부-모 복합애착유형에 따른 네 집단 구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32.74, 유의수준 p<.001 

으로 부-모 복합애착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또한, 사후비교를 통해 네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F=32.74***)는 상위-상위(A)와 하위-하위(D)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고, 부-모 

모두와 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불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

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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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상호 결합된 부-모 복합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

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관계는 어떠

한가? 를 살펴본 결과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 애착과 모 애착의 모든 하위요인에서도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이 부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모와의 애착도 안

정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부와 모의 애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어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김재현, 2007; 이희영‧ 

최태진, 2007; 김현주, 2009)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모 애착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

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부, 모와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

감이 높다는 이러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를 살펴본 선행연구(이숙희 ‧ 김숙령,1996;박응임,1998;이하경,2003;배효

심,2007;이희영‧ 최태진,2007; 김현주,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모와 유아 

간의 애착뿐만 아니라 부, 모와 아동 간의 애착 또한 사회적 유능감 형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사회적 유

능감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 애착 중 부 의사소통은 주도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모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의 경우에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의 의사소통과 대인적응성의 상관관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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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연구문제 2>중 부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본 결과 부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

적응성과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

주(2009)의 연구에서 부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중 주도성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서명원(2009)의 연구에서

도 아버지는 아이들이 좌절에 부딪쳐도 쉽게 도와주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가 잘 보살핀 영아들이 자

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탐색하는데 덜 불안해하고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활발

하게 탐색하기 때문에 주도성을 키우는데 부 애착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 애착의 하위요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5개 하위요인과 모두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현주, 2009; 

신지영, 2002; 이하경, 2003)와 일치하며 특히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민경(2009)의 연구에서 부-자녀간의 애착의 하위요인중 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박경희(2005)가 부모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에

서 부의 의사소통이 주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또한, 안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대화기술 발달을 촉진한다는 Feeney와 

Noller(1996)의 이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이하경, 2003, 재

인용). 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리더쉽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심원희(2003)와 허주연(2005)의 연구에서도 부

와의 상호작용적이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안정적이고 높은 사회성을 형

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신뢰감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윤성(2007)의 연구에서 부-자녀간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참여도와 사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김현주(2009)의 부의 신뢰감이 대인적응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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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신뢰감 형성이 잘 될수록 자신

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며 사회

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애착 관계의 중요성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확

장될 수 있으며, 학령후기 아동에게도 부 애착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또한, 과거 가족부양의 책임만 요구되던 아버지의 역할의 변화로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버지들이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어머니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메시

지를 전달한다.

  셋째, <연구문제 3>중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본 결과 모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

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효심

(2007), 김현주(2009)의 연구에서 모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중 대인적

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 애착 하위요인 측면

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

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인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경희(2005)의 연구에서 모 애착의 의사소통은 사회

적 유능감중 사교성과 주도성 두 요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김민

경(2009)의 연구에서 대인적응성에는 모 애착의 세 가지 하위요인 의사소통, 신

뢰감, 소외감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와 마찬가지로 모와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으로 유능함

을 알 수 있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왕따 문제를 

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뢰감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참여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쳐서 노명희(1995)의 연구에서 모와의 신뢰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사회참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박경

희(2005)가 모 애착의 신뢰감은 사회적 유능감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에 대해 느끼는 신뢰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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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또래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부, 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행동을 나

타내고, 친구를 쉽게 사귀며, 또래와 상호작용시 협동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놀이에 활발히 참여하며, 자신 있

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친구들을 잘 이끌고, 재미있는 활

동을 하여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애착

의 내적수행모델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높게 받아들임으

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다

는 애착이론의 내적수행모델 가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 

정도가 이후 아동이 맺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감과 긍

정적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어 아동의 발달에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의 중

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착 중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

인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조윤정과 김경신(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 문제 행동은 가족 간 의사소통과 부

적인 유의상관을 나타냄을 밝히면서 가족 내 특히, 부모와의 따뜻한 대화나 애

정적 표현의 중요함을 시사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개방

적인 의사소통은 아동들이 또래관계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와의 대화의 단절로 인해 청소년 비행등 학

교부적응이 늘어나고 왕따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

이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연구문제 3>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차이가 있

는가? 를 살펴본 결과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유의하게 

다르며, 부-모 모두와 높은 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부-모 모두와 낮은 불안정 

일치 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왔다. 

  이는 Howes(1999)가 복합애착 관계 내에서 영아의 내적모델의 형성과정이 어

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제시한 세 가지 모델중 위계적 형성 모델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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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이며, 오성경(2010)이 부모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

적 유능감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서 부모와의 안정애착 점수가 높은 아동들이 

회피, 양가애착의 불안정 애착의 아동들보다 사회적 유능감의 점수가 높다는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에라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 불안정 애착 일치 아동이 부

모 모두에게 높은 안정애착 일치 아동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지만 부모 모

두와 불안정 일치애착을 형성한 아동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높아서 부모중 어느 

한쪽의 애착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다른 한쪽이 이를 보완하거나 보상적 

역할을 할 수 있다(Verschueren‧ Marcoen, 1999; 서명원, 2009; 이희영‧ 최태

진, 2007)는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한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다른 부모에 대한 불안정 애착을 보

상하거나 완충할 수 있다는 부모 복합애착유형의 연합적 혹은 상보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상이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복합애착유형으로 분류된 아동 31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애착 유

형의 일치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모의 순서로 안정-안정 일치 애착유형이 

157명(50.6%), 불안정-불안정 애착 일치 유형은 147명(47.4%)로 일치형은 모두 

304명(98%)이었고 불안정-안정 애착유형 3명(1%), 안정-불안정 애착유형 3명

(1%)으로 불일치 애착유형은 6명(2%)에 불과했다. 이러한 애착 일치형의 비율이 

불일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서명원(2009), 이영환(2002), 

이영환‧ 이진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애착의 기질적 특성 때문

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유사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애착

의 기질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지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또 다른 양육자에 대한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혼합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애착의 관계적 입장과 기질적 입장

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좀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좀 더 확실히 규명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상에서 나타난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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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 안정 애착 일치 아동이 부-모 불안정 애착 일

치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 또한 복합 애착 관계내의 위계적 형성 모델

을 지지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에 들어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

고 아버지가 어머니와는 다른 질적인 특성으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1차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 보

다는 더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하여 자녀와 어머니와의 상호 신뢰적인 애착관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에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

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고 일반화시키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령후기에

는 아동의 성차가 뚜렷해지는 시기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척도는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의 수준으로 인해 사용하는데 어려

움은 없었으나 사회적 유능감 부분에 있어서 자기보고와 함께 타인의 보고도 함

께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을 각각 상위 25%, 하위 25%로 나누어서 애착 

상위-애착 하위 집단을 설정하여 부-모 애착의 순서로 4개의 복합애착유형으로 

나누었는데 부-모 복합애착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이 전체 310명중 부-모의 순서

로 안정-안정 일치 애착유형이 157명(50.6%), 불안정-안정 불일치 애착유형 3명

(1%), 안정-불안정 불일치 애착유형 3명(1%), 불안정-불안정 불일치 애착 유형

은 147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

의 사회적 유능감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일치유형 304명(98%)에 비해 불일치 애착유형

이 6명(2%)으로 현저히 적어서 애착의 일치여부는 밝혀냈지만 상대적인 예측력

과 상보적 영향력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규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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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에서는 애착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표집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 모에 대한 애착은 근본적으로 상호 높은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애착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

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애착의 형태로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

며 애착의 상보적 또는 연합적 영향력 여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복합애착유형과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

서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기의 바

람직한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근거로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하여 부모와 아동

간의 애착(특히,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둘째, 애착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존에는 모 애착만을 주로 

다루거나 부 애착만을 단독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 애

착과 모 애착을 모두 고려하여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따로 분리하여 측정하였으

며 부-모 복합 애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의 결과에 의해 복합 애착 관계 

내의 위계적 형성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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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nfluenceofParentsAttachmentonYoungChildren'sSocial

Competence

Hong,Yeon-hee

MajorinCounselingPsychology,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Jeju,Korea2)

SupervisedbyProfessorKim,Sung-bong

Thepurposeofthisstudy wasto investigatetheinfluenceofparents

attachmentonyoungchildren'ssocialcompetenceandtriedtofindoutwhich

difference ofthe socialcompetence had according to type ofMultiple-

Attachment.

Forthesepurposes,thisstudyaddressedthefollowingassignments:

First,whatis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achmentand young

children'ssocialcompetence?

Second,doesfatherandmotherattachmentinfluencetheyoungchildren's

socialcompetence?

Third,istheredifferenceinsocialcompetenceaccordingtotypeofmultiple

attachment?

Thesbjectsofthisstudywere736studentswhowereinfifthandsixth

gradeof13elementaryschoolswithin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In

ordertomeasurechildren'sattachmenttoparents,InventoryofParentAnd

PeerAttachment-Revised forChildren(IPPA-R)invented by Armsden and

Greenberg(1987)wasused.Socialcompetencewasmeasuredusing Child's

SocialCompetenceScalewhichwasdevelopedbyPark,Gum Ok(1998).

Thedatacollectedfrom thisresearchhadbeenanalyzedbytheSPSS18.0

program.thefrequency,percentage,Person'scorrelation,stepwise-regression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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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nalysisofvariance(ANOVA)wereconductedtoexaminetheresultsof

theresearchquestions.

Theconclusion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First,Through theanalysisofthisstudy,itwasfound thatthereare

significantcorrelations between fatherand motherattachmentand young

children'ssocialcompetence.Also,fatherandmotherattachmentandchild

socialcompetencemeasured underthediversesub-categorieshad positive

correlation.

Second, the children's leadership and adjustment showed the most

significanteffectonthechildren'sattachmenttofatherwhenconsidering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to fatherand children socialcompetence.

Communication,whichwasalsooneofsub-categoriesinattachmenttothe

father,alsohadaneffectonallsub-areasofchildren'ssocialcompetence.

statistically,socialparticipationwasinfluencedbycredibilitywhicharethe

low factorsoffatherattachment.

Third,thechildren'sadjustmentshowedthemostsignificanteffectonthe

children'sattachmenttomotherwhenconsidering therelationshipbetween

attachmenttomotherandchildren'ssocialcompetence.Communication,which

wasalsooneofsub-categoriesinattachmenttothemother,alsohadan

effecton allsub-areas ofchild socialcompetence.statistically ,social

participation was influenced by credibility which are the low factors of

motherattachment.

Forth,children'ssocialcompetencehaddifferencesaccording tomultiple

attachmentwith theirfatherand mother,and in socialcompetence,the

childrenwhosecureattachedtotheirfatherandmothershowedhighergrade

thanthechildreninsecureattachedtothem.

Thefindingsofthisstudyimplythatinsocialcompetence,thechildren

who secureattached to theirfatherand mothershowed higherthan the

childreninsecureattachedtothem.alsothecommunicationwiththefather

andmotherinfluencethesocialcompetenceoftheboyandthegirl,andthe

roleofthe parents isvery importantforthechildren to form a soci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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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질문지

<부록 2>  부모 애착척도

<부록 3>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척도

<부록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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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평상시 부모님에 대해 느끼는 생각과, 평소에 가지

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시험도 아니고 공부와도 관계가 없으므로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한 느낌과 생각대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지에는 이름을 쓰지 않

으므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이 하나라도 빠진 질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

도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대답해 주십시오. 

♠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홍 연 희

 

<부록 1> 질문지

질 문 지 

♥ 주의할 점 ♥

1. 질문지에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2. 시간제한은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읽고 답해 주십시오.

3. 질문지는 1쪽에서 6쪽까지이며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야 합니다.

4. 모든 문항의 답은 1개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5. 말의 뜻이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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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대체

로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우리 부모님은 내 기분을 존중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역할을 잘하

고 계신다.

아버지

어머니

3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어머니

4
우리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5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6
부모님에게 내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7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나쁠 때 

내 기분을 금방 알아차리신다. 

아버지

어머니

8
부모님께 나의 고민을 얘기할 때 나는 창

피하고 내가 바보 같다고 느껴진다.

아버지

어머니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

신다.

아버지

어머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독서를 좋아하신다.
아버지 ◯

어머니 ◯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또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에 대한 여

러분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다음의 보기와 같이 아버지(또는 

아버지처럼 돌봐주신분)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윗줄에 어머니(또는 어머니처럼 돌봐

주신분)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아랫줄에 구분하여 솔직하게 표시(○)해 주세요.

<부록 2> 부모 애착척도

   

   <보 기>

 ☞ 아버지에 대한 답과 어머니에 대한 답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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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대체

로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아버지

어머니

11
내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부모님은 잘 모르신다.

아버지

어머니

12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들어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믿어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14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걱정거리들이 많기 때

문에 내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

는다.

아버지

어머니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17 나는 부모님에게 화가 난다.
아버지

어머니

18 부모님은 내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버지

어머니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0
우리 부모님은 내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는다.
아버지

어머니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

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4
내가 어떤 일로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때 부모님께 기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25
부모님께서는 내게 고민이 있다는 걸 아시

면 내게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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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2 나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1 2 3 4

  3 나는 친구를 쉽게 잘 사귄다. 1 2 3 4

  4 나는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잘 사귄다. 1 2 3 4

  5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지 않는다. 1 2 3 4

  6 나는 새로운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한다. 1 2 3 4

  7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8 나는 이웃 사람들과도 잘 사귄다. 1 2 3 4

  9 나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1 2 3 4

10 나는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건넨다. 1 2 3 4

11 나는 친구들과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준다. 1 2 3 4

12 나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잘한다. 1 2 3 4

1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다투지 않고 잘 논다. 1 2 3 4

14 나는 기분이 나빠도 친구에게 신경질을 부리지 않는다. 1 2 3 4

15 나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16 나는 나의 입장보다는 친구의 입장을 더 생각해준다. 1 2 3 4

17 나는 주위 사람들이 충고해 주면 고맙게 생각한다. 1 2 3 4

18 나는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1 2 3 4

19 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1 2 3 4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평소의 태도와 일치

하는 칸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

면 고맙겠습니다. 

<부록 3>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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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0 나는 친구들과 심한 말다툼은 하지 않는다. 1 2 3 4

21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2 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3 나는 여러 명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4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한다. 1 2 3 4

25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1 2 3 4

26 나는 친구들과 함께 행동할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27 나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8 나는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1 2 3 4

29 나는 친구들과의 게임에 잘 참여한다. 1 2 3 4

30 나는 친구들이 하는 운동이나 놀이에 잘 참여한다. 1 2 3 4

31 나는 친구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 1 2 3 4

32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놀이를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4 친구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른다. 1 2 3 4

35 친구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면 잘 설득시킨다. 1 2 3 4

36 나는 자신 있게 새로운 활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7 나는 게임을 할 때 놀이를 잘 진행해 나간다. 1 2 3 4

38 나는 어려운 일도 내 나름대로 잘 처리한다. 1 2 3 4

39 나는 새로운 일을 자신 있게 시도한다. 1 2 3 4

40 나는 모임에서 진행을 자주 맡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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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41 나는 친구들 모임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있다. 1 2 3 4

42 나는 소풍가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 2 3 4

43 나는 학급에서 친구들을 곧잘 웃긴다. 1 2 3 4

44 친구들이 나를 잘 따른다. 1 2 3 4

45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친구들이 좋아한다. 1 2 3 4

4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1 2 3 4

47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기가 있다. 1 2 3 4

48 나는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다. 1 2 3 4

49 나는 어떤 모임에서도 인기가 있는 편이다. 1 2 3 4

50 친구들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1 2 3 4

학년 ① 5학년    ② 6학년

성별 ① 남       ② 여

가족관계
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신다.   ② 아버지만 계신다. 

③ 어머니만 계신다.                 ④ 두 분 다 안 계신다.

♠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Ⅲ.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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