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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김 명 숙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이 인 회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경제적으로는 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이라

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이러한 흐름은 개인의 가치관,가족구조,인간관계,생활

양식 등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특히 부모의 해외진출이나 인근 대도시로

의 취업,이혼률 상승,그리고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부재 등 수많은 요인들로 인하

여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들은 가치관의 변화,정체성의 혼동,심리적 안정과 애정

욕구의 결핍,자존감의 결여,대인관계의 부적응,학교부적응,우울과 불안,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강점과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문제행동이나 갈등상황에서도 성공적

인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의 관점에 따라 문제행동을 비행,공격성과 같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우울,불안과 같은 과잉 통제된 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그리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지지,탄력

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후,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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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

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변지역에 위치한 연길시,화룡시,룡정

시,안도현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결손가정 아동 총 484명(조선족 265명,

한족 21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자료 분석방법은 Spss18.0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관련변수들의 기술통계,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Amos20.0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으며,다중집단 분석을 통하여 집단 간 구조방정

식모형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연변지역 결손가

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내면화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리고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또한 사회

적지지는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고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행정기관,상담센터,지역사회,학교현장,가정에서 결손가

정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과 상담교육 실행 시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중심,교사 중심,친구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족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교사와 친구지지를 높일 수 있

는 교육환경의 형성과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따라서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전체적인 모형을 고려할 때,사회적지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환

경을 조성한다면 아동의 탄력성은 향상되고,내면화 문제행동은 감소됨으로써 아동

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둘째,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이르는 경로계수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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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경로계수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

게 높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 보

다 사회적지지를 더 많이 지각함으로써 탄력성의 향상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적

게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사회적지지의 향상과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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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1990년 초부터 경제적으로는

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중국 특유의 사회주

의적 현대화를 달성하려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이러한 흐름은 개인의 가치

관,가족구조,인간관계,생활양식 등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특히 한·중

수교 이후 연변 조선족 사회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가족구조와 여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 대부분 한반도와 가까운 압록강과 두

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연변지역을 기반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

하여 민족적 동질성과 한민족의 문화적 전통성을 보존해 오고 있다.조선족은 고

유한 민족문화와 언어를 기반으로 타 민족보다 일찍 해외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이런 변화는 아동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행

동양식과 가치관 정립,자아정체감 형성,심리적 안정과 애정욕구의 결핍,무기

력,자존감의 결여,대인관계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그리고 가정,학교,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들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환경마저 파괴하

고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교육국(2011)의 통계에 의하면,2011년 연변지역 조선족 결

손가정 학생은 18,113명으로 전체 조선족 재학생의 57.83%를 차지하고 있다.즉

조선족 학교마다 결손가정 학생이 있으며,심지어 일부 학급에는 전체 학급인원

중 결손가정 학생이 90%가 넘는 곳도 있다.특히,인력송출로 인한 결손가정 부

모들은 자녀들과의 정상적인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변화에 대응하

지 못하여,아동들은 소심하고,반항심이 강하며,충동적이고,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

고,이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다(朴今海,鄭小新,2009).김명숙과 정혜



- 2 -

원,임원선(2011)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공격성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

한 행동표현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결손가정 자녀들이 부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함으로 우울,불안 수준이 높다고 지적하였다(세계일보,2005.1.1).또

한 교사,교우와의 관계가 긴장되고,우울증 증세가 심하며 의심이 많고 극단적인

행동표현을 한다는 것이다(박정군,2008).

한편 연변지역의 양대 민족의 하나로 가장 큰 민족이며,인구의 59.3%를 차지

하고 있는 한족 결손가정은 주로 부모의 이혼이나 국내 타 지역으로의 취업이

주요 원인이다.이들 결손가정 아동은 전체 한족 아동의 12.39%(연변조선족 자치

주 교육국,2011)로 조선족 아동의 결손가정 비율 및 결손가정 아동이 형성된 이

유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김명숙,2012).중국 한족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

(胡湘明,2009)에서는 학령전(0~5세),초등학령기(6~11세),중학교(12~14세),고령

기(15~17세)등 4개 연령별 아동이 각각 27.05%,34.85%,20.84%,17.26%로 학령

기 결손가정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부재로 안정감이 결여되고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하여,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우울,불안,공포와 같은 정서문제,학업부진,사

회성 부족과 통제력 약화로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고,비행 등의 문제행동

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특히 한족 결손가정 아동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자신

의 욕구좌절이나 갈등에 봉착하였을 때 우울,불안,비행,공격성과 같은 문제행

동을 가장 높게 호소하였다(李東斌,溫義媛,2009;楊會芹,張波,郭雪萍,李瑗,石

聰欣,2009;　张守武,2010).

이와 같이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친구와

의 대인관계 문제,학교생활의 부적응,자아존중감,인지능력,비행,공격성 등의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mato,1987;Peterson& Zill,1986).한국의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연

구에서도 한 부모 가족이나 이혼가족,사별가족의 아동과 시설보호아동 등을 중

심으로 연구한 결과,부모의 사망,가출,행방불명,이혼이나 재혼의 가족해체는

아동의 성격 및 적응 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2001).

즉 부모의 부재로 아동들은 안정감이 결여되고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하여,사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우울,불안,공포와 같은 정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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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업부진,사회성 부족과 통제력 약화로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고,비

행 등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을 보인다는 것이다(김명숙,정혜원,임원선,

2011;박경옥,2006;李東斌,溫義媛，2009;朴今海,鄭小新,2009;朴婷姬,2006;楊

會芹 등,2009;张守武,2010).

또한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대인관계능력 부족과 상실의

경험이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부모 부재를 경험한 아동은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부모의 사회적 역할 모델 작용 등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

성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김명숙,김성봉,김도영,허철수,2012).그러나 아동기

의 문제행동은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고,유아기처럼 급격하

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문제의 정도가 심각

해질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다소 소홀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차윤희,

김영희,2010).Rie(1971)는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동이 연구 및 지도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뿐만 아니

라 오승환(2001)은 가족결손은 청소년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적응에 대한 단기

적 영향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생활할 때 경험하게 되는 생활의 질에 장기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부모와의 결손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

구조적 관점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다루는 것은 결손관련 경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따라서 가족해체와 가족결손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는 결손가정 아동들의 교육적 방치는 비행 청소년의 양산을 가져

올 수 있으며,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심각한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그러

므로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 접근을

위한 노력은 심각한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중요하다.

나아가 발달 중에 있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단일 증상으로 나타

나기보다는 다른 문제와 중복되거나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오경자,1991),아동기

에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 유형으로는 비행,공격성,과잉행동,사회적 위축,신

체증상,우울과 불안이 있다(오경자,이혜련,1991).그러므로 강지현과 오경자

(2011)는 우울,불안 등의 과잉 통제된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비행과 같은

과소 통제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부적응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문

제행동의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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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울과 불안은 영유아 및 아동을 비롯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

쳐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로,정도가 심각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곽금주,문은영,1993;1995;문광훈,2006;박

재연,2010;오승환,2001)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내면화 문제

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순호,2012;문대근,문수

백,2011)결손가정 아동들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김명숙,김성봉,임원선,2010;김명숙,정혜원,임원선,2011;

김명숙 등,2012;김명숙,2012)로부터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개입은 직접

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맥락에서 결

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연

구하는 것은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외현

화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효율적인 개입방안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은 단순히

가족결손이라는 가족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가족기능(Turneretal.,1991),친

구,이웃,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고 있다(Amato& Keith,1991;Simons& Chao,1996).특히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대처기제로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점으로 파악되면서(Amato,1999;Amato& Keith,1991;Hetherington

& Stanley-Hagan,1999;Simons& Chao,1996),위험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경감시키거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보호요소로 탄력

성과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긍정적인 심리사회발달을 이루어

가는 강점과 자원으로 검증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탄력성이 가족결손,가족갈등,스

트레스와 같은 역경 상황에서도 개인에게 미치는 위험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아동들이 변화에 긍정적인 적응을 유지하도록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김명숙,김종호,염순정,2011;김명숙

등,2012;김승경,강문희,2005;김은정,2007;김형태,2011;서지영,2002;천희

영,옥경희,황혜정,2008;한경리,2009;현은민,박혜영,2005;陳惠惠,劉巧蘭,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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冰霜,2011;李永鑫,駱鵬程,譚亞梅,2008;李永鑫,駱鵬程,聶光輝,2009;李志凱,

2009;王淑芳,2010).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

하게 하는 아동의 보호요소인 탄력성은 정서지능(천희영,정계숙,옥경희,황혜정,

최성학,2006;천희영,옥경희,황혜정,2008),대처기제(오승환,2001;이현주,

2011),내적통제(김명숙,김성봉,임원선,2010;오승환,2001),자아존중감(김명숙,

김성봉,임원선,2010;박옥임,2006;오승환,2001;이현주,2011)등의 변인들을

함축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성격특성이다.따라서 탄력성은 포괄적으로 결손

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개인의 강점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그들로부터 받는 물리적,정신적인 지원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김성봉,임원선,

2010;김명숙 등,2012;김형태,2011;김형태,조순실,2009;김혜선,2004;민가

경,2003;민미희,이순형,이옥경,2005;오승환,2001;이현주,2011;최영,2007;

한경리,2009;陳惠惠,劉巧蘭,胡冰霜,2011;段成榮,周福林,2005;李永鑫,駱鵬

程,聶光輝,2009;李志凱,2009;王東宇,王麗芬,2005;楊會芹 등,2009;楊阿麗,

趙洪朋,2011).그리고 아동에게 생태학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으로 가족,친구,교사지지를 들 수

있다.따라서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을 감소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수백(2003)은 인간의 행동은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적

관계성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하였다.즉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

기도 하지만,동일한 환경에서도 발달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개개인의 심리

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함께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설정하면

서 결손가정 아동의 강점과 자원을 발굴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아동을 이해하

는 입장에서 개인변인으로 탄력성을,환경변인으로 사회적지지를 선정하였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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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가족의 구조적 결손,부부갈등 및 이로 인해 형성되는 스트레스는 자아개념

이 형성되는 아동기에 정상가정 아동들보다 쉽게 형성되는 정서로 우울 및 불안

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이라고 판단하여 개인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김명숙 등(2012)은 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우울,불안,비행,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그러므로 탄력성은 결손가정 아동들이 당

면한 어려운 과제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내거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기에,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개인변인이 된다.그리고 사회

적지지는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우울,불안,비행,공격성과 같은 문제행

동을 완화시키고(김명숙 등,2012;장진아,신희천,2006;한경리,2009)가족,교

사,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탄력성이 높으며(장진아,신희천,2006),

높은 적응행동의 수준을 나타냈다(정성인,1998).따라서 사회적지지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

한 환경변인이 된다.

그런데 조선족 아동은 기질 요인 중 공격성,우울,불안이 한족 아동에 비해 높

은 반면에,한족 아동은 활동통제와 주의가 조선족 아동에 비해 높았다(박혜원,

박민정,2005a).뿐만 아니라 김명숙(2012)은 조선족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도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한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외현화 문제행동도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지적

하였다.반면에,한족 아동은 조선족 아동보다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이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조선족과 한족 아동의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에

대한 차이 또한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한 문제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

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

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김명숙

등,2012;김형태,2011;한경리,2009)은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과 문

제행동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지만,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의 외

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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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또 다른 한계는 선행연구들

이 연구방법으로 1차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회귀분석을 사용하여,조사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김경민,정익중,

2009;신효진,노충래,2007;이덕희,2010;정연옥,2010;한준아,김지현,2011;

허남순,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첫째,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여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

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규

명한다.둘째,본 연구는 연변의 한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국과 동일한 민족적 뿌

리를 가지고 있는 연변의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지

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변인들의 집단 간 구조적 관계

의 차이를 비교한다.

2.연구문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용어의 정의

가.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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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미(1999)는 결손가정을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 혹은 따로

살아서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손가정을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인력수출,인근 타 지

역으로의 취업,이혼,사망 혹은 별거 등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살고 있지 못

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나.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Dubow와 Ullman(1989)은 사회적 관계망

에 부모,형제자매,교사,또래 등을 사회적 지지원의 하위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지지로 정의하고,Dubow와 Ullman(1989)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가족지지,친구지지,교사지지를 측정하였다.

다.탄력성

탄력성은 동일한 위기 상황일지라도 이에 더 잘 적응하게 하는 내적 특성과

능력으로,이해리와 조한익(2006)은 전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성들

과 외적 보호요인들을 포괄하여 긍정적 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

다.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아동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내거

나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이해리와 조한

익(2006)의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인지적 탄력성,정서적 탄

력성,의지적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라.내면화 문제행동

Achenbach(1991)는 아동기의 우울,불안,위축 등의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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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상태를 내

면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심후섭(1989)과 최진숙,조수철(1990)의 우울과 불

안 척도를 사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마.외현화 문제행동

Achenbach(1991)는 아동기의 비행,공격성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재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

다.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행동의 충동 조절이 어려워 타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

는 관찰가능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김준호 등(1990)의 비행과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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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결손가정

가.결손가정의 개념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모두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가정을 뜻하며,이혼,사

별,유기,별거 등의 사유로 편부,편모,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또한 결손가정은 넓은 의미로 보면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뿐

만 아니라 가족성원 간의 애정이 결여된 빈껍데기 가족의 성격을 드러내는 심리

적 결손가족까지 포함한다(조홍식 외,1999).

한국의 결손가정은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오미경,

이수희,2010),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가 가족구조에

작용하면서 가족체계의 위기를 가져왔다.나아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 및 기능이 변화되면서,가족 및 친척의 유대가 약

화되었고,질병이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부모의 사망과 이혼 등이 결손

가정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오승환,2000).특히 IMF금융위기 이후,경제적 요

인으로 인한 사회변동으로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부모의 사망,질병,실

직,사고,별거,이혼,맞벌이,수감,파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결손가정이

증가하였다(박옥임,2006).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결손가정이 주로 질병으로 인

한 사망이 원인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고사,이혼증가,경제파탄 등이 결손

가정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정옥,2005).이와 같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

어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여성의 사회진출 그리고 가치와 규

범의 변화에 의하여 결손가정을 형성하는 원인 중,사별이 1995년 70.6%에서

2005년에는 48.1%로 감소한 반면에,이혼은 1995년 29.4%에서 2005년에는 51.9%

로 증가하였다(한국 통계청,2010).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00)의 제5차 전국 인구조사에서 14세 미만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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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아동이 200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결손가정 아동들을 심신

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나라의 안정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

지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경제개혁,대외개방,도

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農民工)대도시로 진출하면서 결손가정 아

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중국은 땅이 넓고,지리적,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지역 간의 경제발전이 불균형하여,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따라서 시장경제의 급속

한 발전에 따라 많은 농촌의 잉여노동력들은 생존을 위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그중 많은 부부들은 함께 도시로 진출하였지만 호적제도,교육

제도,경제수준 및 직종 등에 따라 자녀를 고향에 남겨두게 되자 따로 보호자를

위탁하거나 부모 중 한쪽이 남아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一张(1994)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결손가정 아동을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해외

유학 혹은 취업으로 국내에 남겨져 있는 아동으로 개념화하였다.그러나 1990년

대 후반에는 결손가정 아동을 부모 일방 혹은 쌍방이 국내 타 지역에서 취업하

거나 상업 활동 혹은 기타 활동으로 장기간 조부모,친척 혹은 대리인들이 생활

을 돌보는 미성년을 결손가정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李永鑫,駱鵬程,譚亞梅,

2008).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2007년 이전까지 연구자의 연구목적

에 따라 결손가정 자녀,결손가정 아이,결손가정 학생,결손가정 소년,농촌 결

손가정 자녀,빈 둥지 아동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었는데,2007년 이후 점

차 결손가정 아동으로 통일되었다(朱俊卿,2009).이런 맥락에서 朱俊卿(2009)은

결손가정이란 부모의 일방 혹은 양쪽이 이주(移居)노동으로 인해 아동이 고향에

서 부모의 일방 혹은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을 결손가정(留守家庭)이라고 하

고,이런 가정의 미성년 아동을 결손가정 아동이라 정의하였다.반면에 부모의

이혼으로 형성된 결손가정 아동은 한 부모 가정(單親家庭)아동이라 정의하였다

(张守武,2010).

이상으로 결손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고려해 볼 때,본 연구에서는 결손가

정을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인력수출,인근 타 지역으로의 취업,이혼,사망

혹은 별거 등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살고 있지 못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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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이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손가정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이론적 관

점은 매우 다양하다.Amato와 Keith(1991)는 청소년의 삶에 가족의 결손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론으로 가족상실 이론,가족갈등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Amato(1993)는 부모상실 이론,부모갈등 이론,가족스트레스 이론을 제시하고 있

다.Hetherington과 Stanley-Hagen(1999)은 기존의 가족상실 이론 이외에 탄력성

이론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 가정해체의 결

과물이라는 점에 근거하여(Burnette,1998)결손가정 환경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이론들 중에서 가족상실 이론,가족갈등 이론,가족스트레스 이론,탄

력성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각각의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논한 후에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가족상실 이론

가족상실 이론은 가족의 결손이라는 구조적 특징에 의해 결손가정에서 가정구

성원들이 적응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가족상실 이론에 의하면,가

정이 아동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부와 모로

이루어진 정상가정이 편부모 가정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 좋은 환경이며 부나 모

의 결손은 가정 전체 뿐 아니라 아동에게 지속적인 생활의 긴장과 심리적인 부

적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즉 가족이 아동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부와 모로 이루어진 정상가정이 결손가정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 좋은 환경이며,부나 모의 결손은 가족 전체와 아동에게 지속적인 생

활의 긴장,그리고 심리적인 부적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이론과 역할이론에 기초한 결손가정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

달에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첫째,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동성 부모의 존재는 자녀가 적절한 성관련 행동을 학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있다(Edowards,1987).Lamb(1977)는 5세 이전에 아

버지가 없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는 남아는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경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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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으로써 여성적이거나 복종적이거나 의존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이 되거나 도

덕성 발달에 장애를 가져와 비행이나 범죄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

다.그리고 모성을 상실한 아동은 대인관계,사회성,자율성,독립성이 낮고,사회

적 자극에 대해 형식적인 반응을 나타내며,육체적,지적인 발달의 지연,심리적

갈등,우울,불안 현상,타인을 동일시하는 능력상실을 초래함으로써 아동의 부적

응 및 갈등상태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되었다(전재일,조운희,1990).

둘째,역할이론적 접근은 가족원,특히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역할의 공백상태가 결손가정 아동의 성

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며,아동

의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 것으로 규명되어 왔다면(Phares,1992),아버지

는 독립성과 경쟁을 격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brera etal.,

2000).즉 부양자나 남편으로서의 역할 혹은 부인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상실

한 결손가족은 역할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성원 간의 심리적ㆍ정서적 관계

와 역할구조의 재조정 및 적응과정에서 긴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아동복지편람,

1997).

이런 맥락에서 가족상실 이론은 가족의 구성을 부모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정상가족으로 파악함으로써 가족의 결손을 경험한 자녀의 다양한 적응 양상과

긍정적 적응을 보이는 자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가족갈등 이론

심각한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켜 청소년기의 공격성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나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하고 갈

등적인 경험을 하는 청소년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양상

을 보인다(Congeretal.,1992).따라서 가정의 해체를 경험한 아동들의 부적응

문제를 가족구조가 아닌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족갈

등 관점이다.

Amato(2001)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추적한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해주는 것은 부모의 부재보다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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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결론지었다.이런 맥락에서 부모갈등이 자녀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인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나아가 부모갈등은 자녀들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리고(Emery &

O'Leary,1984),부모갈등에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다.Amato와

Keith(1991)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보다 갈등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사

회적응과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또한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결손가

정 아동은 사별로 인한 결손가정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받는다(김정옥,

2005).특히 이혼가정 아동은 정상가정 아동에 비해 우울,정서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자기 비난과 같은 심리정서 문제,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반사회적 행동문제,

그리고 대인관계나 학업수행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

하였다(성정현,송다영,한정원,2003).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청소년기에는 10대

임신,학교중퇴,약물남용과 같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다

(Amato,1993).

이러한 연구결과로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족 유형이 아니라 가족갈등과의 관계

로 인해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손이라는 가족구조보다 보호자들과의 관계가 결손가

정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보고 결손가정 아동을 이해하

고자 한다.

3)가족스트레스 이론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가장 고전적 이론모델은 스트레스 상황발생의

인과모델로서 위기상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Hill(1949,

1965)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모델 ABCX’모델이다.이 모델은 사건(A),사건에

대처하는 가족자원(B),사건에 대한 가족인식(C),위기수준 또는 위기발생여부

(X)의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

또는 위기발생여부(X)는 A,B,C세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보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가족의 대처능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McCubbin과 Ptterson(1983)은 Hill의 이론을 계승하여 DoubleABCX모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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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이 모델에서는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예방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자원과 인식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대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따라서 가족자원과 대처기제는 가족이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예견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김안자,2005에서 재인용).

대처기제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위기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의미한다.대처기제는 문제해결적 대처기제와 정서적 대처기제

로 구분되는데,문제해결적 대체기제란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

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정서적 대처기제

란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고,자아와 상황의 긍정적

측면만 선별하여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한경리,2009).

이런 맥락에서 Lazarus와 Folkman(1984;김안자,2005에서 재인용)은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문제해결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을 제

시하였는데 개인적 자원으로 신체적 건강과 에너지,긍정적 신념,문제해결 기술

및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고,환경적 자원으로 사회적지지와 물질적 자원을 포함

한다고 해석하였다.

김성이(1992)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청소년이 정상가정 청소년에 비해 객관적

이고 문제지향적 대처기제를 적게 사용하고,과거지향적 대처기제를 많이 사용한

다고 주장하였다.정현숙(1993)은 자녀들이 이혼이라는 위기적 사건에 대처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알아본 결과,스스로 해결,친척ㆍ가족의 지지,종교적 지지,친

구의 지지 등 다양한 대처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중 스스로 해결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사용할수록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정의 해체라는 위기를 겪은 결손가정 아동들이 스트

레스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원으로서 대처기제와 환경적 자원으로서

가족,친구,교사와 같은 지지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결손가정 아동

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4)탄력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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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요소를 탐색하던 연구자들은 위험에 처한 아동들은 그들

중 약 1/3정도만이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나머지 2/3의

아동들은 주요한 발달적인 붕괴 없이 위험 경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rby& Fraser,1997).이러한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보호요소로 탄력성이라

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탄력성이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성

취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스

트레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스트레스 상황을 유능하게 대처함

으로써 상황을 극복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Garmezy(1985)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개인특성,가족응집력,유용

한 외부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는 보호요인

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이런 맥락에서 양옥경과 최명민(2001)은 탄력성을

역경으로부터 더 강해지고 개인의 강점과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위기와 도전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주장하

였다.따라서 높은 탄력성을 가진 아동은 현실적인 통제감이 있고 자긍심이 높고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높아서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에서 높은 능력을 보이고 있

다(Cowen,1990).Werner(1994)도 탄력적인 아동은 적극성과 계획성,미래에 대

한 긍정적인 확신 그리고 자아효능감과 같은 강점들이 문제해결에서 아동의 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와 같이 높은 탄력성을 가진

아동은 특정한 스트레스를 수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나아가 아동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한다(Hernandez,1993).

이처럼 Rutter(1990)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위험요소나 보호요소가 아동에 미치는 그 자체의 영향력보다 이들 간의 과정이

나 매개개념의 이해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두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였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손으로 아동들이 가지게 되는 가족상실,가족갈

등,스트레스 등을 위험요소로 보고,탄력성과 사회적지지를 보호요소로 보고 결

손가정 아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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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합적 관점

지금까지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에 대해 살펴보

았다.각 이론적 관점들은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하나의 요소로만 설명하

고 있으나,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가족상실 이론에서 결손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부모

의 부재 즉 가족상실을 경험하여 정상가정의 아동에 비해 적응에 취약하다는 것

을 보여 주고 있고,가족갈등 이론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족 유형

이 아니라 가족갈등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스트레스 이론은 가족구성원 사이에 함께 겪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자

원과 대처기제에 의해 가족구성원의 적응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또한 발달 중

에 있는 결손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이에 대한 대처기제와 결손가정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자원으로 탄력성과

사회적지지를 활용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들이 가족상실,가족갈등 및 가족스트레스 등 위험요소로

우울,불안,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지만,탄력성과 사회

적지지와 같은 보호요소를 적용하여 문제행동을 경감시키거나 발생을 억제시켜

건강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탄력성과 사회

적지지를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결손가정 아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특성

1)문제행동의 개념

문제행동이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드러난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서적

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심리적인 행위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다(장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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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홍경자(1986)는 문제행동을 아동이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

장해 나가면서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임인섭(2012)은 문제행동을 청소년이 행하

는 반사회적 행동과 심리적인 부적응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이 사

회생활 중에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된 방식으로 손상을 주

는 행동 전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이런 맥락에서 문제행동은 사회문화적 규범

에 따라 규정(Kauffman,1993)되기 때문에,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와 행동의 부적응 결과로 볼 수 있다(한미현,1996).

문제행동에 대하여 1950년대 초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용

어가 사용되어 왔다.50년대 이후에는 Freud의 심리학적 영향을 받아 주로 정서

장애라는 용어가 쓰여 오다가 1960년대 후기에는 문제행동이라는 용어가 강조되

었다(장연심,2003).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흔히 문제행동을 행동장애,행동역기

능,심리문제,손상,결함,이상행동,정신장애,정신병리,부적응 행동,발달장애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2004).

문제행동의 유형은 보는 관점과 규정에 따라 종류 및 범위가 다양하지만 대표

적인 분류체계로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정신장애 분류체계(Diagnosticand

StatisticalManual-IV:DSM-IV)와 Achenbach(1991)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 분

류가 있다.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정신장애 분류체계(DSM-IV)는 주로 정

신내면의 주관성에 따른 임상 관찰에 의존하는 임상적 접근이다.DSM-IV에서

명시한 유아기,아동기 또는 사춘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는 정신장애,학습

장애,운동기술 장애,의사소통 장애,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품행장애,반항

장애,섭식 장애,틱 장애,배변장애,분리불안 장애,선택적 함구증,애착 장애

등으로 나누어진다.그리고 청소년 또는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진단에는 물

질관련 장애,정신분열증,기분장애,불안장애,신체형 장애,해리성 장애,성 정

체감 장애,섭식장애,수면 장애 등이 있다.그러나 장애를 하나의 구분되는 집단

으로 묶는 범주로 보기보다 임상적 수준과 비임상적 수준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좋다는 관점과 아동과 청소년은 한 가지 이

상의 장애가 동시에 공존하기에 장애들을 서로 구분되는 범주적 용어로 개념화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대안적 관점이 제기되었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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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정신병리에서 부적응을 논의할 때 크게 범주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개인이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지,아닌지에 따라 진단하고 분류하는 범

주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체계이다.이러한 접근

은 실무율적인 분류의 성질 때문에 관련 증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그와 달리 차원적 접근에서는 정상과 병리사이에 연

속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특정 장애와 일치하는 증상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

도에 따라 수준별로 개인을 평가하게 된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증상을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발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진단 기준이 발달 단계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증상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이러한 차원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가 Achenbach와

McConaughy(1997)가 중다변인적 통계적 접근을 통해 개발한 아동행동체크리스

트(ChildBehaviorCheklist:CBCL)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내면화 문

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명명되었다.이런 연구결과는 문제증상을 보다 포

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점을 지니게 되어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특정 문제행동

이 아닌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축을 통해 문제행동들을 심도 있게 이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chenbach(1991)는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내면화 문제를 우울,불안,위축,신

체증상,주의집중문제 등의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

으로 정의하고,외현화 문제를 비행,공격행동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

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재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으로 구분하였다.구체적으로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과잉 통제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불안(우울),사회적 위축,미성숙한 행동이나 신체증상을

하위요인으로 하고,외현화 문제행동은 과소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

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나타나는 공격성과 비행을 하위요인으로

한다(오경자,홍강의,이혜련,하은혜,2001;Achenbach,1991).

이처럼 경험적 접근에서 개인들 간의 차이는 질적이라기보다 양적이며,정상과

병리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라기보다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경험적으로 추

출된 체계에 대한 신뢰도 연구는 문제행동 점수가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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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Achenbach,1991).오경자와 이혜련(1991)도 문제행동을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각 하위변인으로 공격성,비행,신체증상,과잉행동,정신

분열증,우울ㆍ불안,사회적 위축,사회적 미성숙,성문제 등 9개 요인으로 구분

하여,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타당도를 연구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

다.유안진과 한미현(1995)은 한국 아동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과

잉행동,불안,사회적 위축,공격성,사회적 미성숙이라고 지적하였다.

1980년 초,중국에서 처음으로 4~16세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Achenbach의 儿

童行为量表(CBCL)척도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였으며,지금은 상해(上海)와

다른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있다.그리고 Conners의 儿童行为问卷

는 주로 아동의 ADHD를 감별하는 간이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Rutter의 儿童

行为问卷은 1988년 중국에 유입되어 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신질환을 감별하

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이외에 余强基 등(2001)이 번안한 개방식으로 “초등학

생 문제행동”과 “중학생 문제행동”,崔丽霞 등(2005)이 번안한 신뢰도가 높은 “중

학생 문제행동”자기평가척도가 있다(廖艳华,2007에서 재인용).

문제행동에 따른 성차에 관한 연구를 보면,남아가 여아보다 우울,위축 등 내

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고(한경리,2009),여아가 남

아보다 불안이나 위축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도 있으며

(조복희,이진숙,한세영,2005),내면화 문제행동(김문정,정문자,2004)과 외현화

문제행동(조복희,이진숙,한세영,2005)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이처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성차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

이고 있다.

정명숙과 손영숙,정현희(2004)는 어떤 문화에서나 행동의 기준은 성별에 따라

정해지며,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이고 지배적이고 활

동적이고 모험적일 것으로 기대되며,여자는 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조용하고

민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이런 성 고정관념은 정상적 판단에 지침

역할을 하며,사람들은 지나치게 민감하고 수줍음을 타는 소녀와 지나치게 지배

적인 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이 거꾸로 된 경우에 비해 걱정을 덜 하는 경향

이 있다고 받아들여진다.김민정과 도현심(2001)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남아에

게 용감하고 남자다운 행동을 칭찬하고 공격성을 허용하는 것은 남아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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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공격성의 강화원을 더 접하기 쉽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였다.따라서 아동의 문제 행동이 성 고정관념과 불일치 시에는 부모의

과잉반응적 훈육과 관련되고,성 고정관념과 일치 시에는 부모의 방임 훈육과 관

련됨을 알 수 있다(김현정,2001).이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 유형

이 다른 것은 성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사회화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임인섭(2012)의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빈곤,부모갈등,부모의

사회적지지,부모 우울 및 음주,부모의 양육태도 등 가족환경에서 비롯된 요인

과 기질,자아존중감,자아개념,정서인식 등 개인적으로 내재된 취약성으로 인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초기 청소년기에는 공격성,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감소된다(김도훈,문유신,

2001).또한 우울,불안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은 오랫동안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그러나 공격성과 비행으로 표출되는 외현

화 문제행동의 경우 초기 청소년시기에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

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기에(홍성도,이주영,김지혜,2003)내면화 문제행동

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구분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문제행동이란 아동이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생

활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된 방식으

로 손상을 주는 행위들을 의미한다.이들은 표면적으로만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

라 정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행위를 포함한 사

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특성

서명석(2009)은 동양전통에서 견고하게 지탱해 온 자녀양육의 엄부자모(嚴父慈

母)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아이들과 건강한 소통의 가능성과 양육의 틀을 제공해

준다고 지적하였다.즉 아동은 아버지의 권위와 위엄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용서를 배운다.이렇게 엄부와 자모는 의미

망에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는 상징망이 되어 아이들의 정신세

계를 건강하게 형성시킨다.그러나 결손가정 아동은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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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승인 부와 모의 결핍으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손가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찍이 서구에서 시작하

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어 왔다

(McLanahan& Booth,1989).초창기에는 결손가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점차 아버지의 부재나 이혼이 결손가정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Amato,1987).1980년대에는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차이를 발생시

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Congeretal.,1992;Simons& Chao,1996)를 통해,결손

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단순히 가족결손이라는 가족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기능(Turneretal.,1991),친구,이웃,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 등 환

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Amato& Keith,

1991;Simons& Chao,1996).또한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가족결손이 청소

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Henderson,etal.,1996;Simons& Chao,1996).특히 위험에 처한

아동들의 약 1/3정도만이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나머지 2/3의 아동

들은 주요한 발달적인 붕괴 없이 위험 경험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Kirby &

Fraser,1997),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결손가정 아동들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과 탄력성 및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결손가정 아

동의 건강한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Amato,1999;Amato&

Keith,1991;Hetherington& Stanley-Hagan,1999;Simons& Chao,1996).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아동 간의 성격 특성연구에서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의 아동보다 안정성,사회성과 사려성에 차이를 나타냈다.특히 부가 결손인 경

우 아동은 지배성과 사회성,그리고 안정성과 사려성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이순영,1998).제명숙(1985)은 결손가정의 남아가 정상가정의 남

아보다 매우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대상

의 상실,심리적 결여감,그리고 사회적 요인에 대한 자신감 결여라고 지적하였

다.여아도 남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향적인 특성을 보였으나

정상가정의 여아보다 사회적 요구에 대해 매우 순응적으로 나왔다.이는 모두 부

모의 결여로 인한 성격 형성이 미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결손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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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혹은 모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서도 그 영향이 다르다.

결손가정 아동은 결손이유로 볼 때 아버지를 사별한 경우에 가장의 역할 공백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김정옥,2005),부가 사망한 가족의 자녀는 위축,

퇴행행동을 많이 보이고,이혼한 가족의 자녀는 공격적,일탈적 행동이 많이 나

타난다(Kiston& Morgan,1990).또한 오은순(1997)의 이혼가정 아동에 관한 연

구에 의하면,저학년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대처기술의 부족으로 적응에 더

욱 어려움을 겪고,별거하게 된 부모에 대해 심각한 허탈감을 느낀다.그러나 초

등학교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혼 상황에서의 대처기술을 소유하고 가정

밖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잘 이용하여 정상가정의 아동보다 더 조숙하고 성적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부모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인지적으로 미숙

한 놀이와 충동적이고 반항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특히 남아

에게서 의존적이고 우울,불안하고 학습능력 저하와 같은 문제행동 현상이 두드

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이와 같은 현상은 이혼 후 2년경까지 지

속되나 4~5년이 지나면 대부분 편부모 가정에 익숙해지며,일부 아동은 6년 정

도가 지나면 안정된 감정 상태가 된다(Hetherington,1989;천희영 등,2006에서

재인용).

또한 어경림(2001)은 정상가정 아동보다 결손가정 아동들이 개인자신 스스로

외모,건강,자신감,학업 등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더 많

으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였다.박성옥과 신귀순,박정옥(2003)은

이러한 결손가정 환경에 의해 아동이 지니게 되는 열등감으로 인해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정서불안,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따라서 윤혜

미(1997)는 결손가정 아동일수록 정상가정 아동에 비교하여 열등의식,긴장,갈등

에 사로잡혀 성격이 날카로워지며 항상 불만이 가득하다고 보고하였다.

라춘봉(2004)은 인력송출로 인한 조선족 결손가정 부모들이 자녀와의 정서적인

교류 부족을 물질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이런 행동의 결

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더욱 삭막해지고,아동들의 인생관이 모호하며,과소

비와 낭비를 일삼을 뿐 아니라 불건전한 도덕관념과 인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나아가 장기간의 부모결손으로 결손가정 아동은 정상가정 아동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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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정서,고독정서,대인관계능력,자책경향,과민반응,생리증상,공포증상,충동억

제능력 등에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비율이 정상가정 아동에 비해 4배 높다고

하였다(박정희,류혜순,2004).金明淑(2004)의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

에서도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우울,불안,공격성,비행,신체증상

을 더 많이 표출하고,자아의식,대인관계가 긴장하고 인지에서 극단적인 문제행

동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청소년 범죄율도 더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동인구(流动人口)의 증가와 아울러 결손가정 아

동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회 각 부분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2002년 이후부터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李永鑫,駱鵬

程,譚亞梅,2008).중국 한족 결손가정 아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胡湘明,2009;

李東斌,溫義媛,2009;王敬峰,2010;张守武,2010;楊會芹 등,2009)에서도 결손

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우울,불안,불량한 행위습관,비행,신체화,공

포,충동성,공격성,적대적,범죄,학업부진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차가운 아동들은 따뜻한 감정에 목마르고,

성격이 소심하며 괴팍하며 반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결손가정 유

형,부모의 양육태도,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중국의 결손가정 아동은 주로 조부모와 친척들에 의해 양

육되고 있는데 그 중 조부모가 78.4%를 차지하고,친척이 13.9%를 차지하고 있

다.대부분 조부모들은 문화정도와 지식수준이 낮아 단지 아동의 생활만 보살필

뿐 학업과 심리발달에 무관심한 양육행동을 보여(李東斌,溫義媛,2009),결손가

정 아동의 중학교 입학률은 88%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예를

들어,2009년 미성년 범죄사건 중 결손가정 아동이 60%를 차지하였다(中國寧波

網,2011).

그러나 중국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문제행동에 따

른 불안,사회적지지,성별과 연령 등의 변인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이러한

현상은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일치하지 않고 문화배경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이

며,사용한 설문지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나아가 결손가정 아동에 대

한 많은 개입방안과 제언들이 이론적이라 실천하기 힘든 한계를 드러냈다(朱俊

卿,2009).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의 지역,연령,사회문화배경의 일치 및 신뢰도



- 25 -

와 타당성이 높은 설문지를 사용하여,아동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개입방안과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변지역에서 조선족과 한족은 주요 양대 민족으로 자리잡고 있다.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시기에 인구의 60%를 차지하던 조선족은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의 변

화로 해외인력송출,인근 대도시로 진출하는 새로운 붐의 형성 및 저출산으로 인

해 지금은 인구의 37.7%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족의 위치가 뿌리를 흔들릴 만큼

큰 문제가 되고 있다.예를 들어,민족의식의 갈등,가치관의 변화,정체성의 혼

동,이혼,별거 및 인력수출 증가로 인한 결손가정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자녀

의 교육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낳고 있다.나아가 “한국붐”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증폭시켜 그들의 내

면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심리적·정서적 학교부적응 문제는 물론,자기

통제력의 결여로 인한 비행,공격성과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있다.

박경옥(2006)은 최근 몇 년간 연변지역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전체 청소

년 범죄율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조선족 아동과 가족에 대한 연구들(박성연,김미경,도현심,2000;이시라,

박혜원,2005a;윤갑정,2007;조복희,이귀옥,박혜원,이주연,2005)을 살펴보면,

조선족의 급속한 사회변화가 아동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

고 있으며,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복희,이주연,2005).나아가 한국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보호자와의 별거사유,양육스트레스,양육효능감,평균수입 등이

었다면,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동거인 변인과 보호

자의 양육행동 등으로 차이가 나타났다(천희영 등,2006).특히 결손가정 보호자

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조복희,이주연,2005;천희영 등,2006)에서 조선족 보

호자들은 한국 보호자들보다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행동이 낮고 양육효능

감과 긍정적 양육행동은 높았는데 이는 두 문화집단 간 양육환경이나 양육에 대

한 양육자의 태도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조복희와 이주연(2005)의 연구에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긍정적인 적응양

상은 한국이나 서구 다른 나라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부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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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과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그들은 조선족 사회에서 부모의 외국 인

력수출로 인해 형성된 부모별거의 현상이 아동들에게는 특수한 경험이 아닐 수

있으며,그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조선족 사회는 한국이나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많은 수의 가정이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

라도 함께 사는 친척이 대리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회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족 아동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를 학습하고(정확실,조

연순,이성은,1992),교과서의 내용이 학교,집단,정부 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

므로 박혜원과 원영미,이귀옥(2003)은 조선족 아동은 개인을 강조하는 한국의

아동과는 달리 교육과 철학의 차이로 인해 소속한 집단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

는 문화권에서 자라므로,내적통제성이 한국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하

였다.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조선족 아동의 내적통제성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한국의 아동과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조복희,이진

숙,한세영,2005).그러나 조선족 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제공을 최선의 부모역할과 책임감으로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부모들

간의 경쟁을 자극하여 더 많은 교육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

겨 자녀와의 장기간의 별거를 감수하고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데,이러한 현실은 자칫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들어,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신체증상,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이들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청소

년들이 심각한 심리적 고민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이나 신경증을 호소하는 학생

들이 많이 나타났고(박옥희,2004),가족의 결손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은 특별한

차이를 보였다(류향란,2006).나아가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우울은 정상가정의 청

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으며(문광훈,2006),결손가정 청소년의 불안,고독경

향,자책경향,신체증상도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周岩岩,200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결손가정 아동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가족갈

등,이로 인해 형성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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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따라서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들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비행,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표출한다고 판단된다.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결손가정과 아동 개개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연변지역 결손가정에 대한 학위논문은 주로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처치차원

에서 정서와 행동,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등 일부에 한정되었을 뿐,예방적인 차

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변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하

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아동의 개인적 성격특성으로 탄력성과 환경적

특성인 사회적지지와 문제행동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적다.따

라서 모방성이 강하고 외부세계에 대해 관심을 넓혀나가는 아동기의 문제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강점과 긍정적인 자원을 개발하여

적절한 조기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공격성,비행과 같은 학교생활 중에 아동이 보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다

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강지흔,박성연,2005),현상학적으로도

내면화 문제행동보다 쉽게 관찰 가능하며,더욱이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와 성인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정이,황혜원,2006).그래서 발달 중에 있는 아동은

단일한 문제증상보다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문제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아동

이 결손가정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위기와 역경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보호요소로서의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나아가 이런 연구를 통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하고 건강하

게 적응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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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회적지지의 개념

사회적지지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사랑,존중,인정,상징적이거나 물

질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

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간의 건강

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혜경,2007).

Cobb(1976)는 사회적지지를 정서적 지지,존경지지,관계망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자기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믿음과 동시에 의사전달과 상호의무의 망 조직에 들어 있음을 믿도록 하

는 정보를 사회적지지라고 정의하여,사회적지지의 기능과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였다.Kahn과 Antonucci(1980)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

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지지로 정의하였다.

Pinneau(1986)는 사회적지지를 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지,평가적 지지,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여기서 구체적 지지는 돈이나 물건의 지원과 같이

문제해결의 도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고,평가적 지지는

문제해결방법을 설명해주는 것과 같이 개인의 지식체계에 공헌하는 심리적 형태

의 도움이며,정서적 지지는 존중을 표현하거나 열심히 들어주는 것과 같이 사회

ㆍ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화형태의 도움을 의미한다.

Caplan(1974)의 정의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지지 개념으로,개인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

된다고 주장하였다.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시키고,

지침을 제공하며,정체감과 수행에 관한 환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즉 위기 시에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고,

과업을 분담해 주며,나아가 금전,물질,도구,기술 및 인식적 지도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람의 예방적 개입 및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의 개념에 사회적 지지망과 지지형태,지지욕구까지

포함시켜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구

체적으로 살펴보면,정서적 지지는 존경,애정,신뢰,관심,경험의 행위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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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보적 지지는 직업의 기회 제공,정보 제공 등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전달을 의미하고,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肖水源(1999)은 사회적지지를 객관적 지지,주관적 지지,지지 이용도 등 3개

하위요인을 구성요소로 사용하였으며,辛自強,池麗萍,耿柳娜(2007)는 Vaux가

번안한 청소년 사회적지지 척도를 중국 청소년에게 맞게 가족지지,친구지지,기

타지지 등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

째,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원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권석만(2005)은 사회적

지지의 원천은 배우자, 친한 친구, 가족, 동료, 교사라고 하였으며,

Garmezy(1993)는 가족,교사,이웃,친구의 부모,기관이나 교회라고 하였다.사

회적 관계망을 이루는 지지원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사회적 관계망에 부

모,형제자매,교사,또래 등을 사회적 지지원의 하위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Dubow,Ullman,1989).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원은 가족,친

구(또래),교사 등이 있다(민가경,2003;심승원,2001;주소희,2002;한경리,

2009).

둘째,사회적지지의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Pinneue(1986)는 사회적지지

를 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지,평가적 지지,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으며

Mcloyd(1990)은 사회적지지를 도구적 지지,정보적 지지,정서적 지지로 구분하

였다.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를 정서적 지지(존경,애정,신뢰,관심,경청의

행위),정보적 지지(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물질적 지지(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도움이 필요

한 경우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평가적 지지(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

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분류하였고,肖水源(1999)

은 객관적 지지,주관적 지지,지지 이용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원을 사회적지지의 개념

으로 구성하고,결손가정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을 알아보기 위기 사회

적 지지원에 따라 가족지지,친구지지,교사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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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회적지지의 관련변인

1)가족지지

가족지지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관심,인정 또는 도움 등 가족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이혜경,2007).가족은 인간

이 태어나서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는 터전이며,기본적인 행동양식과 가치관

을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며,가족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

망이다.특히 따뜻하고 수용적인 가정환경을 구성해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들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겪는 불안 유발적 경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김문정과 정문자(2004)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무

관심과 결손가정,그리고 그릇된 양육행동에 있다고 지적하였다.그리고 결손가

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우며 부모와 학교

교사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경아,1997).이런

맥락에서 가족지지는 위탁아동의 공격성,비행,불안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다(허남순,2004).민하영과 유안진(1996)은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아동의 심리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동은 조부

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적지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가족지지는 아동의 심리사

회적 적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승경(2004)은 학령기

아동의 탄력성 발달에 부모의 지지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이런 맥락에서 확대가족이나 가족성원은 아동발달에 물리적ㆍ심리적으로 중

요한 자원이며(박현선,1998),스트레스적인 사건에 대해 도와주고,효과적인 대

처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가족 구성원 간

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불안을 경감시킨다(Mena등,1987;박현선,1998에서 재인

용).따라서 탄력적인 아동의 상대적인 취약성과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능력은

상당부분 환경의 지지에 따라 달라지며,특히 가족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Ford,1992;박현선,1998에서 재인용).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 적고,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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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부터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모든 사회적 관

계형성과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기초가 되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개방적일 때,

사회적 관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문제행동도 예방할 수 있다.그러므로 가족 간

에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아동의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김애경,2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결손가정 아동들이 가족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

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가족 간의 유

대감이나 결속력은 아동의 가족지지 인식을 더 높여줄 수 있다(이진아,2007).그

러나 결손가정 아동은 가정 내에서 사회적지지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외적 지

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정보다 친척,친구 지지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오승환,2001).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의 영향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결손가정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자녀의 행동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때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

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친구지지

사회는 아동이 최초로 나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삶을 경험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이며,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지지를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한경리,2009).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동들

은 점차 가족 이외의 성인들이나 또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

의 사회적 세계를 넓혀 나간다.이때 아동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

는 사회적 비교 기능을 가지는 집단이 친구이다(김선진,2005).특히 아동후기는

친구가 매우 중요한 타인으로 부각되는 시기로 또래집단에 소속되거나,인정받고

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며,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보냄으로써 친구관계가 중요

한 사회적 관계로 부상하게 되며(김애경,2001),또래관계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이경숙,서수정,신의진,2000).

이혜경(2007)은 친구지지는 또래와 친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친밀감,심리적 안정감,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인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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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아동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증하고 긴밀해지

면서 친구관계로 발전해 가며,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적응능

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홍복희,2001).

김선희(2000)는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또래와 친구관계와 관련이 있는바,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아동은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며,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친구와 갈등을 많이 겪는 아동은 문제행동

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

적지지가 스트레스 지각,외로움,우울,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과 신체

적 건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심승원,2001).즉 사회적지지는 우울

증을 유발하는 생활사건을 차단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게 된다.예컨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지속적인 상태,

소속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친구의 부족,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상의할

사람의 부재,경제적 궁핍,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의 부족 등과

같은 상태가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석만,2005).

조선족 아동들은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를 보여 여

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와 도움을 많이 받는다.즉 조선족 아동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복희,이진숙,한세영,2005).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애착,자아개념,또래관

계,학교적응 간의 구조분석에서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고,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그러나 자아개념이 미완성시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애착,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청소년에게

어머니와의 애착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개념이 또래관계

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게 나타났다.한편,어머니와의 애착은 아동에

게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

다(이시라 박혜원,2005b;2005c).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한 변인이며,자아개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학교적

응에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조선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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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정 아동들은 장기간 어머니와의 별거로 인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 간에 더

많은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최영(2007)의 연구에서 위탁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가족지지와 친구

지지가 나타났고,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친구지지가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학교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잘 극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중 교사지

지나 가족지지보다 또래지지가 아동의 부적응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명숙,1994;한미현,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아동은 친구지지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과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친구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친구집단에 대한 소속욕구와 인정욕

구를 충족하며,친구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는다.그러므로

아동은 학습과 생활에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잘 극복한다면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교사지지

교사지지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나 정보,도움이나 관심,인정 또는 자신감,성취감 등의 자원으로 정의된다(이혜

경,2007).아동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환경 외에 학교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가족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구와

교사의 영향력은 증가한다(김경연,1987).

이런 맥락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지적 성숙 및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즉 아동에게 있어서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

호작용하는 성인으로서 아동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가치,태도,사회관 등을 형성하게 된다(김선진,2005;홍복

희,2001).따라서 아동에게 가장 긍정적인 역할모델로 신뢰 있는 인물은 교사이

며,교사지지와 관심은 아동의 내적 지향의 동기와 학업성취를 강화시켜줄 수 있

다(Werner& Smith,1992).박현순(1998)은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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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민주적 학교분위기나 교사지지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교사지지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조복희,이진숙,한세영,2005;한미현,1996),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록 문제행동이 적다고 보고하였다.또한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아동의 내적 통제성,가정의 물리적 환경,교

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조복희,이진숙,한세영,2005).특히 조선족 아동은 학교

생활 적응에서 교사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고,아동이 학교생활을 경험

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사와 부모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조복희 등(2005)에 의하면,조선족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과 교사와의 관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결

손가정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그리고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 아동의 두 집단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

면,중국 아동은 한국 화교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과 교사지지에서 더 높은 점수

를 보고함으로써 중국 조선족 아동이 한국 화교 아동보다 학교에 더 잘 적응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복희,이주연,2006).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교사지지는 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기술,가치,태도와 사회관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며,나아가 아

동의 내적동기와 학업성취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교사

지지는 아동들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신장시켜 학

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변인이다.특히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부

모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손가정 아동들은 교사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

은 문제행동을 감소하거나 완충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다.사회적지지의 연구동향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지지를 주고받으면서 살

아간다.Maslow는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에서 욕구계층의 셋째 단계에 소속감,

관심,사랑,인정,용납,이해,도움 등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설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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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소속감의 욕구와 자기만족의 욕구를 사회적 욕구라고 하며 이것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이를 통해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를 얻게 된다.그러므로 환경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

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조언,지도,칭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Ell,1984).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삶

을 지탱하도록 돕는 심리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의미한다.즉 사회적지지는 친밀

감,인정과 애정,소속감,돌봄과 보살핌,정보제공,물질적 도움과 지원 등을 통

해 자존감과 안정감을 유지시켜 주는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이런 사회적지지

의 원천은 배우자,친한 친구,가족,동료,교사 등이다(권석만,2005).

사회적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지지와 지각된 사회적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객관적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의미하고,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Cohen과 Syme(1985)는 개인이 받는 사회적지지보다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문제대처의 효능성,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1970년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등장하면

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핵심변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사회적

지지에 대한 초기 연구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초점을 둔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다가 인간관계의 양적 특성보다는 질적 특성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

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해,사회적 지원의 기능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방향이 전환되었다(Jacobson,1986).최근에 와서 사회적지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그 이유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위로

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스트레스의 예방과 대처과정에도 긍정적인 효

과를 주는 등 개인의 적응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장

미향,2003).

Cohen과 Wills(1985)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잠재적인 영향으로부터 사회적지지

가 개인을 보호한다는 ‘스트레스 완충 모델’과 개인이 가진 스트레스 수준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지지가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효과 모델’로 분

류하였다.즉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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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지지가 완충작용을

하여 사회적지지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또한 사회적지지는 위기에 처한 개인의 기능과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해 개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사회적지

지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의 유해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제적

인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건강한 행동을 조장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중

재 또는 완화시킨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

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로부터 물리적,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의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적응 및 안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한미현,1996).

조복희와 이진숙,한세영(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났는데,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

였다.또한 조선족 아동은 한국의 아동과 달리 또래보다는 가족이나 교사의 영향

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그리고 조선족 아동의 교사지지와 또래지지 지각 점수

분포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는데,이는 아동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 문화권에서 성

장하여 내적통제 신념이 높고 사회적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또한 조선족 아동들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사회적지지와 임파워먼트(김수정,2008;이혜경,2007),

탄력성(강희경,2006;송영경,김영희,황성실,2011;정지영,임정하,2011;陳惠

惠,劉巧蘭,胡冰霜,2011;李永鑫,駱鵬程,聶光輝,2009),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김은경,2000;문승태,김민배,2005),내면화 문제행동(고은정,1997;민미희,이

순형,이옥경,2005),스트레스(정성인,1998;홍복희,2001;Cohen& Wills,1985)

등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다.특히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장

하는 아동과 청소년 및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와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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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명숙,1994;김명숙 등,2012;김은경,

2000;김형태,2011;김형태,조순실,2009;박정희,박정미,2010;장연정,2002;

최영,2007;한미현,1996;Cohen& Syme,1985;楊阿麗,趙洪朋,2011).

3.탄력성

가.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회복력”,“탄성”을 의미한다.

흔히 연구자에 따라 “탄력성”,“적응유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적응

유연성은 단순히 적응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

귀하는 능력으로 규정되고 있으며,“탄력성”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하

게 하는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Block와 Block(1980)은 탄력성을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적,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건강하게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다.Walsh(1998)은 탄력성이란 역경

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자 위기나 도전에

반응하여 이를 감당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며 성장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고민숙(2002)은 탄력성을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

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

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 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이선영(2008)은 탄력성을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긍정

적이고 친근한 대인관계 능력의 발현으로 지지관계를 형성하며,적극적이고 활동

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개인의 역동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탄력성을 긍정적인 적응요소로 역경 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긴장 인내 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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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강희경(2006)은 탄력성을 개인이 가진 잠재적인 중요한 자원으로,개인이

성장ㆍ발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관

점에서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보호요소라고 하였다.나아가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탄력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안정된 성격,높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학교나 사회활동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래관계에서도 적절하고 공감적

인 정서표현 능력을 보였으며 인지적으로도 유능하고 영리하다는 것이다(Block

& Kremen,1996).

이상의 개념을 정의하면,탄력성은 역경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인의 긴장 인

내수준과 충동통제를 유연성 있게 조절하고,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문제해결전략

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기보호기제이다.그러므로 아동은 역경을 통해 더 많은 강

점과 자원을 보유하게 되고,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내거나 어

려운 환경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지금까지 청소년 적응과 관련된 탄력성

요인은 이해리와 조한익(2006)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정서적,의지적,

영적 요인을 포함하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파악된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에서 도출한 탄력성의 여러 요인들이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탄력성의 관련변인

초기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으나,최근에는 탄력성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선영,2008).CCQ(California

ChildQ-Set)탄력성 척도 문항을 분석한 Block과 Block(1980)은 탄력적인 아이

의 행동 특징을 첫째,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다양한 문제해결력을 가진 융통성 있

는 통합된 수행,둘째,덜 불안하고 덜 의심하는 성격의 안정성,셋째,자기 확신

과 자기 수용에서 나오는 자신감,넷째,학교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움을 추구

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융통성 있는 적응,다섯째,적절한 자기표현을 통한

건강한 또래관계,여섯째,유능하고 유창한 인지능력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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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nnell-Higgins(1983)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탄력성을 가진

아동들은 첫째,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고 둘째,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

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셋째,유아 때부터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이 있으며 넷째,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

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Block과 Kremen(1996)은 탄력

적인 사람들의 특징으로 첫째,친구들을 향한 관대함 둘째,감정통제 능력 셋째,

새롭고 특이한 상황에 대한 호기심 넷째,활력성 다섯째,행동하기 전의 신중함

여섯째,강한 성격을 의미하였다.Klohnen(1996)은 탄력성의 요소를 자신감 있는

낙관성,자율성,생산적인 활동,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온정,기술적 표현방법

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은희(1996)는 Q'Connell-Higgins(1983)와 Block과 Kremen(1996)의 탄력성

요소 중 공통점으로 첫째,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으로 대인관계

둘째,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능력을 말하는 활력성

셋째,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감정통제

능력 넷째,새로움을 추구하는 호기심 다섯째,삶의 의미를 긍정적인 신념으로

유지하는 낙관성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지연(2000)은 한국아동 인성검사와 탄력성 척도의 타당성 연구에서 외국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첫째,또래관계 및 자신감 둘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셋째,쾌활함을 포함하는 자기수용 및 낙천성 넷째,가족

화목을 표현하는 가족관계 요인을 탄력성의 구성요소라고 하였다.주소희와 이양

희(2007)는 자기효능감,부정적 감정의 인내,긍정적 지지관계,통제력,자발성을

탄력성의 구성요소라고 분석하였다.이처럼 탄력성의 구성요소는 학자들마다 표

현 언어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의미가 비슷하고 중복된 개념이 많다.

또한 탄력성을 성격적 특질이나 발달과정 혹은 결과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

으나(繆勝龍,2012),탄력성은 개체의 잠재적인 능력 또는 성격특성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적응 결과라고 볼 수 있다(邱婷,譚文,2012).주소희와

이양희(2011)는 탄력성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청소년 탄력성을 자기와 타인

에 대한 신뢰,문제해결 능력,부정적 감정의 인내,학업적 유능감으로 측정하였

다.그러나 이해리와 조한익(2006)은 전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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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외적 보호요인들을 포괄하여 긍정적 적응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안정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하였는데,이 척도는 자기효능감,문제해결,

감정과 충동 조절,공감과 수용,낙관주의,목표와 희망,의미추구,종교적 영성

등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李永鑫와 駱鵬程,譚亞梅(2008)는 Block& Kre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중국 결손가정 아동에 맞는 척도로 재구성하였다.李

海壘와 張文新,張金寶(2008)는 교사관심,친척관심,민주가정,사회능력,자기관

찰,학교와 사회활동에 적극참여,또래의 높은 기대,또래친밀감,문제해결과 자

기효능감,가정의 높은 기대,목표와 희망 등으로 탄력성을 측정하였다.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탄력성 요인으로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인 이해리와 조한익(2006)이 연구한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탄력성의 연구동향

1970년 이후 많은 학자들은 위험상태에 빠지기 쉬운 아동의 유연성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원영,이태영,강정원,2008)로부터 탄력성에 대

한 폭넓은 이해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Rutter(1985)는 이처럼 환경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어린이들

을 발견하고 탄력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즉 탄력성을 주어진 상황을 객

관적으로 인지하며,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자기행동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탄력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정의되어져 왔으나 크게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의 두 가지 이론적 바탕에서 설명되

고 있다.Garmezy(1993)는 탄력성을 아주 심각한 상태나 만성적 스트레스 혹은

그에 뒤따르는 연장된 혹은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정의하였다.한편 Walsh(1998)은 탄력성

을 생활상의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한 채 있지 않고 부정적인 영

향을 덜 받으며 성공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여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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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정이라며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특히 발달정신병리

학적 관점의 경우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달리 탄력성을 정상적 발달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발달상의 적응과정이나 현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급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과학 연구를 계속해 왔다(Coie,et

al.,1993;박민지,유미숙,2011에서 재인용).이러한 예방과학의 개념 중 하나로

도입된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다.탄력성의 정의는 연구자들 간에 다소 차이는 있

지만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심각한 상황에 부딪

혔을 때 이를 잘 극복하고 현실에 적응해가는 능력이 뛰어나며,발달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미래에 대한 도전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허선윤,2010).

席居哲,桑標,左志宏(2011)은 아동의 대인관계와 인지도식에 관한 연구에서 탄

력성이 낮은 아동보다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조화롭고 우호적이며 여유 있는 긍

정적인 특성이 적대적이고 긴장한 소극적인 특성보다 많고,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특히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탄력성이 낮은 아동

보다 대인관계 유형에 대한 판단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이는 탄력성이 높

은 아동은 도움의 필요시 정확한 판단을 통해 대인관계의 지지망을 구축하여,효

율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음으로,위험이나 역경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인 아동은 새로운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적응

하고,과제 해결을 위해 충동을 잘 조절하는 등의 행동 특징을 보이며(Block&

Block,1980),탄력적인 사람은 비탄력적인 사람에 비해 불안과 우울에 덜 취약

할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보인다(고은정,

1997).부모 이혼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령전기의 아동에 비해 학령기 아동이

문제행동을 더 보이고(정현숙,1993;김승경,2004),이혼에 의한 부모와의 별거

경과시간은 아동의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별거기

간이 길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고 있다(천희영,옥경희,황혜정,

2008).뿐만 아니라 아동의 탄력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아의 탄력성이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가 조기발달을 통해 유리한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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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이완정,2001;이용준,박경자,2005).

또한 현은민과 박혜영(2005)의 연구에서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감정적으로 어

려운 경험들을 잘 헤쳐 나가며,계속적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어내는 능

력이 있다고 하였다.이처럼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하

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은 더 많은 정서

적 불안이나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고(Block& Block,1980),또래에 대한 공격

성과 비행행동을 보이며(White,etal.,1994;서보업,2011에서 재인용)다양한 환

경적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Block& Block,1980).이상의 연구

를 종합하면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으로 볼 수 있으며,아동의 위기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적응 수준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하다.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한국 아동과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이지연,2000;이해리,조한익,2006;주소희,이양희,2007;2011),탄력성과

가족기능(강희경,2005),갈등해결전략(정미현,2003;席居哲,桑標,左志宏,2011),

스트레스(김안자,2005),우울(고은정,1997),유능감(김지현,2010),임파워먼트(김

수정,2008),학업성취도(박은희,1996),사회적지지(송영경,김영희,황성실,2011;

李志凯,2009)등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다.특히 탄력성과 문

제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김명숙 등,2012;김민정,2005;김은정,2007;

김현순,2005;김형태,2011;송미령,2006;이예승,2004;천희영,옥경희,황혜정,

2008;현은민,박혜영,2005;Block& Block,1980;姚小燕,2012)가 주를 이루었

으며,적응 향상을 위한 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김미향,2006;이선영,

2008;허선윤,2010)에 관한 연구도 있다.연구방법 측면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사

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경로와 인과관계 구조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김명숙 등,

2012;김승경,강문희,2005,박민지,유미숙,2011;박재연,2010).

4.내면화 문제행동

가.내면화 문제행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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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 문제는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문제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의

미하며 Achenbach(1991)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불안,우울,위축,신체증상 등으

로 기술하였다.즉 내면화 문제행동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화된 문제

행동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나치게 통제되는 성격 장애로 명명되었다.내면화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맡은바 책임을 스스로 완수하고,타인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여 질 수 있지만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과정

의 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이런 맥락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

동들은 쉽게 위축되고,강박관념 등으로 자기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며,극심한 불

안이나 우울로 인하여 만족스런 인간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사회적 상호작용

이 미숙하여 아동의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정신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

다.그러므로 우울과 불안은 아동의 정상발달을 어렵게 한다(허선윤,2010).

김미선(2006)의 연구에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아동이 내면화 문제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부자가정의 아동이 다른 형태의 가정 아동에 비해 내

면화 문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모성역할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였다.이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성역할 분담에 의해 가사노동,아동양육,

정서적 역할 등을 전담하던 모가 존재하지 않는 부자가정의 경우 생계부양자로

서의 전통적 가장 역할만을 수행하던 부가 모의 역할(심리정서적 가족기능)을 수

행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모자가정과 양부모가

정은 상대적으로 가정의 심리적 기능이 원활하여 아동의 적응수준이 높은 반면,

부자가정의 경우 가정 내 정서적 역할을 담당했던 모의 상실로 인해 가족 역할

구조의 재조정 및 적응과정에서 긴장이 생긴다(이영주,1999).그러므로 이러한

긴장이 가족성원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복종을 강요하고,엄

격하며,일방적인 힘에 의한 규율을 요구하고 규칙이나 역할에 있어 경직되어 가

족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송명자,1995).이는 결손가정 청소년

의 문제행동을 조사한 오승환(2001)의 연구에서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청소년이

심리정서 문제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은 극심한 불안이나 우울을 동반하고 만족스러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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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며,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하여 아동의 인격형성에 어려

움을 주는 정신적인 결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상태를 내면화 문제행동으

로 정의하며,심후섭(1989)과 최진숙,조수철(1990)이 번안한 우울과 불안 척도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나.내면화 문제행동의 관련변인

1)불안

불안은 주관적 느낌(불편함,공포,두려움),명백한 행동(회피,위축),그리고 생

리적 반응(발한,메스꺼움,떨림,일반적 각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증상을 포

함하는 경향이 있다.불안 증상의 더 흔한 발현 방식에는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증상과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강박사고나 행동,생리적 각성,신체적

신호에 대한 과잉 민감성,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공포 또는 불안,그리고

일반적으로 과도한 걱정이 있다(이승연,신현숙,이동형,2011).

김혜진(2006)에 의하면,불안은 뚜렷한 원인이 없이 느끼는 근심,걱정,두려움

등의 감정이며,기본적인 심리 상태로서의 불안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성취 활동 및 결과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므로 불안한 아동의 경

우,자기주장이 약하며 수줍어하고 평소 긴장된 모습으로 이완된 즐거움을 느끼

지 못하고,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불안은 긴장,염려,걱정 등 주관적인 감정이면서 자율신경체계

의 자극으로 형성되어지는 유쾌하지 않은 유동적인 정서 상태나 조건으로 스트

레스에 대해 위협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하게 된다.Freud는 초기에는

불안을 부적절하게 해소된 성적충동과 해소되지 못한 흥분으로 생긴 긴장 상태

가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후기에는 자아의 기능으로 불안을 설명했다.

또한 Alder는 불안을 대인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열등감과 열등의식 때문에 발생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불안이란 유아가 자신에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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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착대상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손현규,2003에서 재인

용).나아가 불안은 그 수준이 적당할 때는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지만 심

한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지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으며,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적응능력을 감소시켜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불안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우울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우울과 불안이 모두 자신에 대한 통제감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우울

은 통제감을 가지고 있으나 발휘하지 못하며,불안은 자신이 통제감을 가지고 있

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말 통제감이 없을 때 생기는 것으로 불안과 우울은 다

소 차이가 있다.따라서 정상적인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상이 사라지면 불

안도 사라지지만,현실적인 위협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위험적 요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우 내면화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Crick,1996).

2)우울

아동기 우울이란 정서적인 기분의 변화로 슬픔,침울함,외로움,무력감,무가치

함을 나타내는 정서적 장애를 의미하며,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성인의 우

울증에 비해 그 진단이 애매한 것으로 DSM-IV에서는 아동기 우울증이라는 별

도의 진단을 내리지 않고 성인에게 사용되었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사

춘기 전 아동의 우울증은 반복된 격리,불안이 경험과 연합된 것으로 불행한 기

분,흥미의 상실,식사와 수면,신체 활동의 변화,피로,집중곤란,자살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발달을 의미한다(장창현,2006).흔히 아동과 청소년에

게서 나타나는 우울의 부수적 증상으로 과민함과 복통,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불평이 있다.나아가 문제행동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의 존

재를 판단할 때,우울한 기분 또는 극심한 슬픔,여러 활동에서의 흥미상실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며,아동이 어릴수록 우울한 기분보다는 흥미의 상실이 나

타나기가 더 쉽다(이승연,신현숙,이동형,2011).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에 관한 생물학적 관점은 유전과 생화학의 영향에 초

점을 맞춘다.즉 주로 우울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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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근 들어 크게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아동과 청

소년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요인들은 거의 모두가 성인 우울

증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고찰되고 있다.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학적 설명은 그것이 분리나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Freud를 주축으로

하는 정신분석에서 우울증을 설명할 때에는 대상상실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상

실은 실제적일 수도 있고(부모의 사망,이혼),상징적일 수도 있다.이미 상실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동일시와 그 대상을 향한 양면적 감정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데서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일부 심리 역동적 연구자들은 대상상실에서 비롯되는 자아존중감 상실과 절

망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내부를 향해 돌려지는 공격성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려

하였다(Kessler,1988).또한 김현순(2005)은 소아기에 형성된 불안정 애착관계가

아동의 우울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행동주의에 입각한 설명들도 분리와 상실을 언급한다.Ferster(1974;정명숙,손

영숙,정현희,2004에서 재인용)는 우울증의 발달에 부적절한 긍정적 강화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나 그로부터의 분리는 긍정적 강화

의 원천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부적절한 강화는 원하

는 보상을 얻어내는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요인들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어린 시절의 상실과 이후의 우울증과의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다.그러한

상실은 오히려 배려의 부족,가족구조의 변화,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이후에

개인이 장애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불행한 환경을 연쇄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Bifulco,etal.,1992).

인지적,행동적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대인관계의 기술,인지적

왜곡,자기에 대한 관점,통제에 대한 신념,자기조절,스트레스 등이 미치는 영

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Hammen,1992).또한 우울증을 학습된 좌절감으로 설명

하는 학자들(Seligman& Peterson,1986;정명숙,손영숙,정현희,2004에서 재인

용)에 의하면,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습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환경에 대한 통

제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각하게 된다.이러한 학습된 좌절감은 우울

증의 특징적인 기분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다.좌절감과 관련한 이론은 개인이 행

동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귀인양식을 강조한다.부정적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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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뿐 아니라 사건의 원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며 여러 상황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보는 설명양식은 우울

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으로 생각된다.이와는 반대로 긍정적 사건에 대해 그 원

인이 외적이고 불안정하며 특정한 상황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도 우울증적인

설명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귀인양식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절망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절망감은 우울증을 불러일으킨다.

그 밖에 자기통제행동(자기감찰,자기평가,자기강화)에 결함이 있으면 우울증

발병이 촉진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이러한 자기통제 모델에 따르면,우울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보다는 즉

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며,지나치게 엄격한 자기평가 기준을 설정하고,스스로

에게 긍정적 강화는 거의 주지 않고 과도하게 처벌을 가한다.따라서 우울증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기통제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점차 늘어

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우울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학문적 연구의 관심을 받게 된 것

은 비교적 최근이며,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유은애,2008).우울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을 보면,우울과 비행(곽금주,문은영,1993;1995;민병근,

이길홍,장동산,1985;박재연,2010),양육태도,탄력성(박민지,유미숙,2011),완

벽주의 성향(김혜진,2006),자기주장훈련(심후섭,1989),사회적지지(周偉東,陸福

山,2008)와 관련된 소수의 연구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우울의 예

방적인 개입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내면화 문제행동의 연구동향

1990년대까지,아동과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생각

이 일반적이었는데,최근에는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로 보완되었으며,상당히

발전했는바,아동기의 심각한 내면화 문제는 대략 2~5년 동안 지속된다는 결론

을 내렸다.특히 초기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성인기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고,후기의 연구들은 아동기 내면화

문제행동의 장기적 지속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어떤 경우에는 성인기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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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가능성이 매우 강력함을 발견하였다.즉 청소년기의 심각한 우울은 성인기

우울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승연,신현숙,이동형,2011).

이승연과 신현숙,이동형(2011)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첫째,생물학적 요인으로 아동과 성인의 생물학적-신경학적 기능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둘째,가족 요인으로 가족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발달 및

유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긴장된 가족관계,전반적인 가족갈등,

빈약한 가족갈등 해결기술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 양식은 모두 아동기 우울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또한 기분장애나 기타 심리적 문제의 가족력도 우울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취약성을 높인다.

셋째,심리적 스트레스와 생활사건의 영향요인으로,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

레스와 드물거나 심각한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모든 연령층에

서 우울,불안 및 이와 관련된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부모와의 외상적 격리,부모의 이혼,재

난의 경험,입원,가족구성원의 만성적인 의학적 문제,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같

은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은 모든 종류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

다.특정 스트레스와 매우 힘겨운 생활사건에 노출됨으로써 우울,불안 및 기타

문제가 초래되는지의 여부는 취약성과 위험요인,아동의 탄력성,사용 가능한 사

회적지지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넷째,인지적 요인으로 세상에 대한 특정 사고 양식을 발달시키는 방식은 아동

에게 우울과 불안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특히 우울과 관련해서는 인지

적 영향의 세 가지 유력한 모델이 제시되었다.하나는 세상에 대한 귀인에 관한

모델인데,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사건

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각하면,무력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이런 사고방식

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한다.또 하나의 모델은 인지적 왜곡 또는 사고방식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부정적 편향에 관한 모델이다.다른 하나의 모델은 자신의 삶

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역기능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발달시키는 자기통제

모델이다.불안문제도 세상에 대한 아동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데,우울한 아

동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아동도 사물에 대해 부정적이며 때로는 일반적으로 비

현실적이거나 왜곡된 사고 양식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이런 아동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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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

2006년도 한국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정신보건센터 31개소에서 94개 초등학교

학생 7,7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초등학생 4명중 1명

이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한 조사에서도

약 20%의 미국 아동들이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우울,불안 및 다른 심

각한 문제행동들로 인해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StateChildren'sHealthInsuranceProgram,2009;차윤희,김영희,2010

에서 재인용).뿐만 아니라 멜번 로얄아동병원의 커뮤니티 아동보건센터가 발표

한 보고서에 의하면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호주 어린이들 가운데 25%가 정신질

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14%만이 상담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호주

동아일보,2006.10.28).이처럼 아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으며,아동의 정신건강문제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개인

변인으로 성차(구미향,이양희,2003;정문자,전연진,김진이,2004),아동의 과잉

행동(김순호,2012;문대근,문수백,2011;민병근,이길홍,장동산,1985),두려움

(구미향,이양희,2003),부적응 도식(정연옥,2010),정서조절능력(김명숙,2001;

김순호,2012),자아존중감(차윤희,김영희,2010;김경민,정익중,2009),탄력성

(김명숙,2012;한경리,2009;허선윤,2010;陳惠惠,劉巧蘭,胡冰霜,2011;李永鑫,

駱鵬程,聶光輝,2009;李永鑫,駱鵬程,譚亞梅,2008)을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과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나아가 아동의 환경

변인으로 부모의 원가족 경험(정문자,전연진,2004;정문자,전연진,김진이,

2004),가족탄력성(김순호,2012;김은정,2007),보호자의 양육태도(김현정,2001;

장창현,2006;정문자,전연진,김진이,2004),스트레스(차윤희,김영희,2010),사

회적지지(김명숙,2012;민미희,이순형,이옥경,2005;신효진,노충래,2007;한경

리,2009;陳惠惠,劉巧蘭,胡冰霜,2011;李志凯,2009;楊阿麗,趙洪朋,2011;周偉

東,陸福山,2008)를 중심으로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

어졌다.



- 50 -

5.외현화 문제행동

가.외현화 문제행동의 개념

Achenbach(1991)는 아동기의 비행,공격성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재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

다.이처럼 아동이 겪는 문제나 갈등들이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다양한 외현적인

행동인 비행,공격성,과잉행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러한 행동으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절차상의 결함을 보이며 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

이 어려운 것으로 부모 및 교사들에 의해 흔히 발견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비행곡선을 보면 범죄율은 12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7세경에 절정을 이루어 19세까지 지속되다가 성인초기에 급격히 하락하여

이후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이러한 연령에 따른 범죄율은 청소년기에 최고

조로 높아져,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더 난폭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

(Zuckerman,1994;Borum,2000;Gullone,Moore,Moss& Boyd,2000;이희연,

2004에서 재인용).극소수의 습관적 비행청소년들은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비행을

저지르고 성인기까지 비행이나 범죄를 지속하지만(Angenentetal.,1996),다수

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처음 비행행동을 보이며(Moffitt,1993)그 특성이 단

순하고 일시적이며 충동적인 경향이 있고 대부분 성장함에 따라 사라진다.

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비행의 원인이 기질적으로 자신의 성격

이나 개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그보다는 주변 환경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청소년비행은 개인이나 사회,학교,친구 중 어느 한 부

분만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환경 전체와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

생한다.특히 오늘날 사회적 상황은 그 어느 시대보다 청소년이 비행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이석형,2006).

이런 맥락에서 김명숙(2001)은 아동기에 습득된 청소년 범죄는 부적응 행동의

연장 또는 확대인 경우가 많아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문제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나아가 결손가정 아동은 결손이유로 볼 때 아버지와

사별한 경우에 가장의 역할 공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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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김정옥,2005),이혼한 가족의 자녀는 공격적,일탈적 행동이 많이 나타

난 반면,부사망 가족의 자녀는 위축,퇴행행동을 많이 보였다(Kiston &

Morgan,1990).

또한 공격성에 관한 종단 연구들에 의하면 공격성은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환

경적 요인의 상호 작용의 산물로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의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생후 초기부터 공격적 행동의 경향이 높다.특히 유아기와 아동기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고,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강화되므로

(Tremblay,2000;김숙형,2004에서 재인용),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나타나는 공

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결손가정 아동의 특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행동의 충동 조절이 어려워 타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관찰가능한 행동을 외현

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며,김준호 등(1990)이 번안한 비행과 공격성 척도로 아

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나.외현화 문제행동의 관련변인

1)공격성

박인경(2010)은 공격성을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공격자 자신의 심리적,사회

적 적응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에게도 해를 입히는 의도적 행동으

로 정의하였다.공격성의 연구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첫째,공

격성의 결과에 따른 정의로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

게 해를 입히는 경우,이를 공격성으로 인정하는 것이다(Prake& Slaby,1983).

이러한 경우에 공격성을 매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무의식적이고 비의

도적인 행위나 우발적인 사고도 공격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둘

째,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으로,공격성을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곽금주,1992).이것은 행위자의 행동에서

관찰자가 의도를 추론해야 하고,그 해석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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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유형의 

구분기준
유형분류

Hartup(1974) 공격성의 목적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

 Dodge 등(1990) 공격성의 목적 주도적 공격성, 대응적 공격성

Frodi 등(1977) 공격성의 표현방식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Bussey와 Perry(1992) 공격성의 표현방식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적의성

Crick와 Grotpeter(1995) 공격성의 표현방식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박민정(2003)
공격성의 목적과 

표현방식

외현적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

대응적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

다는 문제가 있다.셋째,관찰 가능한 행동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행동결과,행

위자의 역할과 지위,사회적인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

격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적인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Bandura,1973).

표 Ⅱ-1공격성의 유형구분기준 및 분류

*출처:조복희 등(2005)을 재구성함.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격성에 대한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공격성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Hartup(1974)은 공

격성을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도구적 공격성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성이고,적대적 공격성은 공격

행동 그 자체,즉 행위자의 주된 목표가 희생자를 해치는 것이다.Dodge등

(1990)은 공격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공격성인 주도적 공격

성과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

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둘째,공격성의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이다.Frodi등(1977)은 공격성의 유형을

신체적 공격성,언어적 공격성,직접적 공격성,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는데 신

체적 공격성은 공격 대상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모든 반응을 의미하고,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심

리적,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또한 직접적 공격

성은 화나게 만든 사람 즉,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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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시킨 사람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하거나 일정한 대

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공격성이 보다 체계적인 유형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면서 Bussey와

Perry(1992)는 공격행동을 목적에 따라서 신체적 공격성,언어적 공격성,분노와

적의성으로 분류하였다.그리고 최근에 Crick와 Grotpeter(1995)는 공격성을 외현

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외현적 공격성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한 직접적인 공격 형태이며,관계적

공격성은 또래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손상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을 해하려는 공

격성이다.

셋째,위의 두 유형의 공격성의 정의를 결합시킨 것으로 박민정(2003)은 주도

적 공격성을 다시 외현적 공격성,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었고,대응적 공격성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다.이 두 가지 공격 유형은 한국의

아동,조선족 아동ㆍ청소년과 한족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조복희 등,2005).

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남아의 경우는

외현적인 공격성을 나타낼수록 또래관계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유의미하게 높았

고,여아는 관계적인 공격성을 나타낼수록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se

etal.,2001).그리고 조복희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공격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도적 공격성과 대응적 공격성이라는 공격의 기능 측면

과 그러한 목적에 따른 표현양식,즉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측면을 동

시에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비행

비행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정의를 살펴보면,AnnaFreud(1965)는 비행을 사회

화 과정의 실패라고 하였다(김소현,2000에서 재인용).Skinner(1971)는 비행을

성장과정에서 성인 또는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동으

로 규정하고 있다.그는 강화와 벌을 받고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비행에 따르는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건을 선택함으로써 비행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보았



- 54 -

다.

이런 맥락에서 비행에 대한 정의는 흔히 그 사회의 교육풍토나 법률,전통,도

덕,관습 등에 따라 다르며,한 사회 내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제각기 다

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비행이란 법률의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동등의 가

치체계를 침범하는 등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된다.대체적으로 보통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회가 합의하고 도덕적,관습적 규준으로 일탈된 행위

를 의미하며,자신과 타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청소

년대화의 광장,1996).

이석형(2006)은 비행이란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일탈된 행동으로 일탈,문제행동·

부적응,비행,소년범죄로 구분하고,그 순서대로 비행의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김영모(1981)는 법률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 비행은 공공의 가

치체제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된다고 지적하였다.즉 정당한 사유

없는 가정이탈,불량교우관계,유해한 장소출입,상습적 타락,구박,성적행위,그

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청소년들에게 금지되어 있

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은경(2006)은 비행이라는 말은 법률적

용어로서 심리학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되는 용어로 성인의 경우는 비

행이라는 용어 대신에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청소년의 비행이라는 용어는

성인의 범죄와 구분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은 흔히 자신의 욕구와 환경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

을 때 문제행동이 일어나는데,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정에 대한 욕구이다.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자신

이나 사회의 규범적 가치체계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겪으면서,자

아개념을 부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내적욕구를 수용할 능력이 약화되어 목적의식과 책임감

이 결여된 특성을 지닌다(구본용,1992).

이처럼 비행의 정의는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규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

되고 있다.그러나 아동의 비행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하여 표

현되는 자신과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일련의 법규와 사회적 도덕에 금지되어 있

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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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유형의 구분기준 유형분류

Hetherington 등(1971) 성격 역동적 측면
1. 사회화된 공격적 비행   2. 신경증적 비행 

3. 비사회화된 정신병리적 비행

Ross(1979) 자아통제력
1. 충동적 비행   2. 비사회화된 비행 

3. 사회화된 비행

Kobrin 등(1980) 경험적 자료 1. 중비행자 2. 경비행자 3. 간헐적인 지위비행자

Weiner(1982) 비행의 원인
1. 사회적비행  2. 성격적 비행 3. 신경증적 비행 

4. 정신병적 비행  5. 기질적 비행

Angenent 등(1996) 비행의 종류
1. 재산범죄  2. 폭력비행  3. 교통범죄 

4. 약물비행  5. 성비행

김준호 등(2003) 비행의 종류
1. 폭력 2. 절도 3. 약물남용 4. 성비행 

5. 사이버일탈

이석형(2006) 비행의 종류
1. 신경증 또는 정신병적 비행 2. 사회적 규범적 

일탈 3. 약물비행 4. 폭력비행, 5. 성 비행

표 Ⅱ-2비행의 유형구분기준 및 분류

*출처:이석형(2006)을 재구성함.

비행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고 구분하는 기준과 유형의 내용이 조금

씩 다르다.Hetherington등(1971)은 성격 역동적 측면에서 3가지 유형 즉,사회

화된 공격적 비행,신경증적 비행,비사회화된 정신병리적 비행으로 구분하였지

만,비행의 원인이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Ross(1979)는 자아통제능력에 따라 3가지 유형

즉,충동적 비행,비사회화된 비행,사회화된 비행으로 구분하고 있다.Kobrin등

(1980)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청소년비행을 3가지 유형 즉 중비행,경비행,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다.여기서 지위비행은 형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사회규범

상 청소년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음주,흡연,허락받지 않은 외박,가출 등의 일

탈행위를 말한다.Angenent등(1996)은 절도,강도와 같은 재산비행,집단 간 폭

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소한 폭력까지 포함하는 폭력비행,무면허 운전,난

폭운전,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비행,마약,부탄가스 흡입과 같은 약물비행,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저질러지는 성비행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김준호 등

(2003)은 5가지 유형 즉,청소년비행의 유형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폭력,상점절도 침입절도를 포함한 절도,약물남용,청소년 성매매를 포함한 성비

행,인터넷 중독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버일탈로 구분하였다.이석형(2006)은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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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가지 유형 즉,신경증 또는 정신병적 비행,사회적 규범적 일탈,약물비행,

폭력비행,성 비행으로 구분하였다.신경증 또는 정신병적 비행은 개인적 요인이

며,나머지 유형들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친구,가족,학교,지역사회의 상호영

향으로 발생하며 개인적 요인과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외현화 문제행동의 연구동향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

된 반항적,공격적 행동이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초

등학생의 비행 및 문제행동이 청소년의 비행에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

라는 점은(김행섭,2002)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이다.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들

은 단순히 그 발달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개인의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발전해 나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발달사적 측면에서 아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은

성인기의 장애로 이어지며(김보경,1991),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은 비교

적 일찍 학습되고 훈련되는 행동으로 비행청소년 중에는 이미 아동기에 반사회

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김소현,2000).이런 맥락에서 공격성은 한 번 발

현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유아기에 표출되기 시작하는 공격행동은 시

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구체적으로 아동기 공격성과

후기 공격성 간의 상관은 평균 .63정도이며,이러한 점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높

은 안정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임인섭,2012).Olweus(1979)의 장기 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약

물남용,높은 수준의 품행장애,반사회적 성격장애,청소년기의 비행과 성인기의

범죄 및 정신건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예언 요인이라고 분석하

였다(이성정,2006에서 재인용).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이론으로는 Lorenz(1966)를 중심으로 한 본능 이론,

Dollard등(1939)의 욕구 좌절이론,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Dodge(1980)

의 사회정보처리 이론 등을 들 수 있다.첫째,본능 이론을 주장한 Lorenz(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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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은 누구나 강력한 자기파괴적 충동인 죽음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이것

이 외부로 지향될 때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내부로 지향될 때는 자기를 학대

하고,자살을 기도하며,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둘째,욕구 좌절이론은 Dollard등(1939)에 의해 제시되었는데,본능 이론의 내

적인 접근 방법과는 달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을 공격성의 원인으

로 보려는 이론이다.욕구 좌절이란 목표 획득에 간섭을 받거나 방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이러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좌

절을 가져오는 원천에 대해 직접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물체를 대신 공격하

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Bandura(1973)에 의하면 사회학습 이론은 부모의 체벌 같은 공격적 행동

은 관찰이나 모방을 통하여 학습과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며 이러한 행동들은 모

델을 통하여 공격성을 조장한다.부모의 기능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가족 내에

서 공격적 행위를 배우는 중요한 원천으로 꼽히고 있다.부모가 아동의 기강을

잡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쓸 경우,아동은 그와 비슷한 공격적 요령으로 그들

또래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관찰되었다(Hoffman,1960).또한 사람들이 반복적

으로 접촉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위문화는 또 하나의 공격성을 취득하게 하

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데(Bandura,1978),공격성이 높이 평가되는

환경에서 가장 다수의 공격적 행위가 발달한다(Short,1968).특히 현대사회의 다

양한 언론매체들은 공격성에 대한 상징적인 모델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텔레비전,비디오,컴퓨터,만화 등은 새로운 수법의 범죄나 다양한 유형의 공격

적 행동을 성장하는 아동에게 매우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미영,1998).

넷째,Dodge(1980)가 주장한 사회정보처리 이론은 공격 행위를 중재하는 인지

적 처리 과정을 밝혔다.공격적 특성을 지닌 아동은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

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자신의 반응을 탐색할 때도 공격적인

대안을 더 선호하고 다른 대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러

한 인지과정은 공격적인 행동반응으로 연결되고,표출되어 또래의 보복적인 반격

을 받기 쉽고,이것이 공격적인 아동의 적대적인 해석을 강화시켜서 다시 공격적

인 행동으로 순환될 수 있다(Dodge,1980).그러므로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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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격적 행동을 하도록 정보

를 처리해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Dodge& Crick,1990).

이러한 공격성 발달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공격성은 아동 개인의 생득적인 요

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학습되는 사회적인 요인,부적절한 양육행동 등

의 욕구좌절 요인,타인의 의도를 해석하는 정보처리 요인 등이 맞물려 다시 공

격행동을 유발하는 악순환 속에서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신체적 공격성을 주로 의미하였으나,최

근에는 공격성을 크게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유형화하고 다시 외

현적 공격성을 구체적인 보상과 같은 외적 강화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주도적

공격성과 위협이나 도발과 같은 공격성의 원인을 공격하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고 있다.나아가 주도적 공격성은 개인이 공격 대상자에게 직접 행하는 신

체적인 공격과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하고,반응적 공격성은 욕구-좌절 공격모델

에 기초한 좌절이나 위협에 대한 분노 및 자기 방어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여 연

구되고 있다(김순호,2012).국외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공격성을 유형화한 연구

(Galen,etal.,1997)들이 있지만,한국의 경우에는 공격성을 유형화한 연구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보고가 매우 적다(박혜경,2001).

좀 더 구체적으로 공격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공격성 이론에 대한 타

당화 연구(고미영,1998;Dollard,etal.,1939;Lorenz,1966)와 공격성 유형에 따

른 연구(장유진,2007;Bussey& Perry,1984;Lesser,1959;Crick& Grotpeter,

1995;Frodietal.,1997)가 이루어졌고,아동의 공격성과 부부갈등(김민정,도현

심,2001),양육태도(김민정,도현심,2001;박혜경,2001;임인섭,2012),학교생활

(박혜원,박민정,2005b;이성정,2006),교사와 또래관계(박혜원,박민정,2006),

정서조절능력(김순호,2012;김희영,2010;박인경,2010;박혜경,2001),정보처리

능력(Dodge,1980;Dodge& Crick,1990)사회적지지(심승원,2001),내면화 문제

행동,탄력성(김순호,2012)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비행의 근원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

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특히 공식적으로 비행자라고 낙인찍

히지는 않더라도,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변화가 일

어나는 것은 특정 발달시기에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곽금주,문은영,1995).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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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분류하면,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에서 찾는 생물학적 접

근방법,비행행위 당시의 즉각적인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태지향적 접근방법이

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접근방법,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가족관계 이론,인격발달의 왜곡이나 정서적 갈등을 중시하

는 정신역동학적 접근방법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민병근,이길홍,장동산,

1985).

Patterson등(1989)은 비행에 대한 두 가지 발달 경로를 제시하였다.첫째,시

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발달경로로서 부모의 강압적인 훈육 및 아동의

강압적인 행동문제가 성인기의 범죄로 계속 발전한다는 모델이다.즉 비행의 첫

단계인 아동초기에는 부모의 강압적 훈육과 소홀한 감독으로 인해 아동의 품행

문제가 생기게 된다.이런 품행문제를 지닌 아동은 일찍 신체적 공격이나 물리적

방법 등 강제적 수단을 써서 자신의 요구나 뜻을 관찰하는 것을 배우고,이러한

강압적 문제해결 방식을 동료들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시간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업성적이 뒤떨

어지게 된다.즉 아동중기인 두 번째 단계에서도 또래집단의 배척과 학습부진과

같은 학교생활의 실패로 인해 우울한 기분과 비행에 빠지게 된다.이러한 학생들

은 점차적으로 일탈집단에 어울리기 쉽고,따라서 세 번째 단계인 아동후기와 청

소년기에 만성적인 비행을 하게 된다.

둘째,청소년기라는 발달 시기의 심리적 특징에 의해 비행이 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비행경로이다.청소년기가 되어 일어나는 신체적,생물학적인 변화나

가족관계의 변화들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한다고 보는 견해이

다.따라서 청소년기에 비행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기제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Patterson등(1989)의 이론적인 관점이다.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양육태도,가족간의 심리적 거리,의사소통,

이혼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환경요인,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관한 변인의 대부분이 아동기에 지속되는 만성적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

이라면(곽금주,윤진,문은영,1993),청소년기 급증하는 비행은 사춘기 시기의 심

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곽금주,문은영,1993).또한 중학생의 비행을 설명하

는데 있어 부모의 훈육보다는 교우간의 강압적인 행동 변인이 더 영향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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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권정혜,김수현,이봉건,1992).따라서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나

타나는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비행 성향을 보이는 결손가정 아동

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비행의 원인과 연구동향(곽금주,윤진,문

은영,1993;김준호 등,1990;민병근,이길홍,장동산,1985;박미정,1992;이희연,

2004; Angenent& Anton,1996; Loeberetal.,1991;Moffitt,1993;Patterson

etal.,1989),비행의 유형에 관한 연구(김준호 등,2003;이석형,2006;Angenent

etal.,1996;Hetheringtonetal.,1971;Ross,1979; Weiner,1982),비행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구본용,1998;김행섭,2002;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그리고 비행과 우울(곽금주,문은영,1993;1995),스트레스(김소현,2000),어머니

와의 애착(정혜미,2008)등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주를 이

루었다.

이상에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하면,

개인 변인으로 성차(김문정,정문자,2004;정문자,전연진,2004),아동의 부적응

도식(정연옥,2010),자아존중감(김경민,정익중,2009),자기통제력(신효진,노충

래,2007),내면화 문제행동(문대근,문수백,2011);탄력성(김명숙 등,2012;김명

숙,김종호,염순정,2011;李永鑫,駱鵬程,聶光輝,2009;李志凯,2009)을 중심으

로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그리고 환경

변인으로 생활환경(조복희,이주연,2005),부모의 양육태도(김명숙,김종호,염순

정,2011;김문정,정문자,2004;정연옥,2010),부부갈등(정문자,전연진,2004),

가족탄력성(김은정,2007),사회적지지(김명숙 등,2012;신효진,노충래,2007;陳

惠惠,劉巧蘭,胡冰霜,2011;李永鑫,駱鵬程,聶光輝,2009)를 중심으로 외현화 문

제행동 간의 관계성을 보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강지현,

오경자,2011),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문대근,문수백,2011)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임인섭,2012;오영진,2010)등으로 매우 한정되었고,아동에 관한 다수

의 연구들은(김명숙,2001;김명숙,2012;김명숙 등,2012;김문정,정문자,2004;

김봉진,김철구,표미자,최순,1991;김은정,2007;김형태,2011;차윤희,김영희,

2010;한경리,2009)문제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조작적



- 61 -

인 정의를 하였지만,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6.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가.사회적지지와 탄력성과의 관계

사회적지지는 부모,교사,친구 등 친밀한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아동이 얻는 긍

정적인 자원으로서,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

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사

회적 지원과 인지적 특성,성격적 특성,정서 등과의 관계를 주로 보고하고 있는

데,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갖고

있으며,사회적 자극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Hobfoll,1985).또한 박정희와 박정미(2010)는 탄력적인 아동들의 특징으

로 학업에 있어 지적 성취도가 높고,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김형태(2011)의 연구에 의하면 탄력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성향이기도

하지만,사회적지지와 같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그

러므로 결손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지표로서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을 들 수 있다.

여러 실증적인 연구(강희경,2006;김명숙 등,2012;김수정,2008;김승경,강문

희,2005;김형태,2011;정지영,임정하,2011;李永鑫,駱鵬程,聶光輝,2009;李志

凯,2009)들을 보면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은 높은 상관이 있으며,가족이나 부모,

친구,교사,양육부모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이런 맥락에서 탄력성은 역경이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나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므로,보다 탄력적인 아

동은 높은 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승경(2004)은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

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탄력성은 교사지지에 의해 간접적으

로,친구지지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또



- 62 -

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도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 등,2012).

또한 여아의 탄력성이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특히 어머니와 함

께 살고 있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아버지 혹은 부모 쌍방 모두가 없는 결

손가정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고,결손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탄력성이 낮게 나타

났다(李永鑫,駱鵬程,譚亞梅,2008)..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나 교사는

아동에게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그 결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

가 나타났다(권연희,박경자,2003).

이런 맥락에서 李志凯(2009)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탄력성,사회적지

지,지지이용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활용을 더 잘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남아는 성별,성격,사회역할,사

춘기,심리발달 등의 원인으로 하여 사회적지지 자원을 통합하고 활용하는데 있

어서 여자 아이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탄력성과 정적인 관계

를 가지고 있고,가족지지,친구지지,교사지지가 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나아가 가족지지,친구지지,교사지지를 높여준다면,결손

가정 아동들이 타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사회적 자극

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조율

하는 문제해결 전략을 신장시키는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따라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나.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개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스

트레스 완충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Cobb,1976;Cohen& Wills,1985).이처럼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

는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원은 내면화 문제행동인 우울,불안과도 관련되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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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 왔다.Turner(1981)는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사람들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며,한미현(1996)은 아동

이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이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다.

Schmeelk-Cone과 Zimmerman(2003)은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종단 연구결과,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에서는 가

장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고한 반면,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

단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고했다.또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에서는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집단에서 보다 또래와 부모로부

터의 사회적지지와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周偉東과 陸福山(2008)은 정상 청소년보다 우울증 청소년은 아동기에 부모의

이해와 지지보다는 엄격,거부,처벌 등 양육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 주장하였다.특히 우울증 청소년은 발병하기 전에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정상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객관적으로는 물질적 지지가 결핍하고,

주관적으로는 따뜻한 배려,존중,이해와 같은 정서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부족하

였으며,지지 이용률도 낮아 좌절 혹은 스트레스사건에서도 즉각적인 해소를 하

지 못하거나 비건설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아와 신희천(2006)의 연구에서는 지지원 중에서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청

소년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매우 높지만 교사지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여

기서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지지는 문

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비록 결손가정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는 환경적

변화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만,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정 및 사회환경 등

외부의 긍정적인 태도와 수용,지지로 내면화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을 수 있다.

이진아(2007)는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있어 가족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는 아

동의 심리적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가족 간의 유대감

이나 결속력은 아동의 가족지지 인식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은 증상



- 64 -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임상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적고,더욱 광범위하고 심

각한 심리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Weisz,etal.,1987).그러므로 주

변의 중요한 타인들인 가족,친구,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손가정 아동들이

더욱더 존중되고 사랑받는다는 정서적 지지가 아동들의 존재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따라서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예

측할 수 있다.

다.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정성인(1998)의 연구에 의하면,아동은 가족,친구,교사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높은 적응행동의 수준을 보인다.김아영과 이명희,전혜원,

이다솜,임인혜(2007)는 청소년의 지각하는 관계성과 비행 간의 종단적 관계분석

에서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이 높을수록 비행의 경험이 줄고,그러한 관계성의

변화가 정적일 때 비행의 변화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조선족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교사관계가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이고 아

동이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사와 부모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력이 있었다.따라서 조선족 청소년에게는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

힘과 교사와의 관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조복희

등,2005).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지

만(김명숙 등,2012;한경리,2009),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한경리,2009)와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명숙 등,2012)도 있다.이런 맥락에

서 결손가정 아동은 가족,친구,교사지지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

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

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유연한 문제해결전

략을 사용하게 되며,나아가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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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을 형성시키고(민미희,이순형,이옥경,2005),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

한 역할(문승태,김민배,2005)을 하고,가족 외에 교사,친구가 외현화 문제행동

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라.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좌절과 역경을 만나게

마련이다.어떤 사람은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부적응 현상들을 보

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큰 역경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보

인다.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주목받게

된 개념이 탄력성이다.탄력적인 집단의 성격 및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탄력적인 집단이 취약적인 집단보다 불안과 우울에 덜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고은정,1997),스트레스 지각 상황

에서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다(Tellegen,1985).

또한 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수준이 낮고

(박재연,2010;현은민,박혜영,2005),스트레스 또는 문제 상황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능력을 보였다(현은민,박혜영,2005).박재연(2010)은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연구에서도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정서지능이 높았다(천희영,옥경희,황혜정,2008).박원주와 이기학

(2010)은 청소년의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탄

력성은 긍정정서를 매개로 우울과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즉 탄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청소

년들은 우울과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적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역경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접하더라도 이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다

면 우울과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고,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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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나아가 연구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행동과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과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미래의 적응에도 문제를 보이기 쉽다(Rutter,1985).나아

가 외부적 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민감

하게 반응하며 과도하게 충동과 긴장을 억제하는 아동의 경우,청소년기가 되면

정서적 불안이나,우울,신체적 호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김순호

(2012)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긍정적인 정

서를 잘 활용할 수 있지만,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슬기

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우울,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또한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

울과 불안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명숙 등,2012).

이런 맥락에서 탄력성은 긍적적인 적응요소로 역경 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으로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탄력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안정된 성격과 낮은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낮다.또한 높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자기 수용적일 뿐 아

니라 학교나 사회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래관계에서도 적절하고 공감적

인 정서표현능력을 보이며 인지적으로도 유능하고 영리하다(Block& Kremen,

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탄력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긴장 인내

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으로,내면화 문제행동에 부

적영향을 미치며,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효과

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마.탄력성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

게 반응하는 경향으로,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균형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 능력이다(Block& Block,1980).즉 발달적 위기에도 불



- 67 -

구하고 개인을 보호해주는 개인내적인 고유한 성격특성으로,아동기에 높은 탄력

성을 보인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유연성 있는 반응 경향성으로 인해 청소

년기와 성인기에 정신병리를 적게 보이며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

김형태(2011)는 탄력성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적응 수준을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차이는 탄력성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다.조선족 결손가정 아

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탄력성은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한층 더 완화시켜 주는 완충작용을

하였다(김명숙 등,2012;김명숙,김종호,염순정,2011).또한 탄력성이 높은 집단

의 결손가정 아동들은 낮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

으며 학교 적응수준도 높았다(천희영,옥경희,황혜정,2008).

이해리(2007)의 연구에서 역경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탄력성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또래의 청소년들처럼 우울ㆍ분노,좌절감 등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내적 갈

등과 외적 충격들에 대해 인내하며 비행의 유혹에 저항하고 오히려 이타적 행동

과 친사회적 태도를 발달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탄력성 수준이 높을

수록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고 학업성취 수준이 높으

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2005;이예승,

2004).이처럼 탄력성은 개인이 가진 잠재적인 중요한 자원으로,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바.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결손가정 아동은 가족의 구조적 상실,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다

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며,정상가정 아동보다 많은 우울과 불안

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하고(Amato,1993;Amato & Keith,1991;

Burnette,1998),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호,2012;문대근,문수백,2011).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

아동이 우울이나 불안의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의 하나로 비행과 공격성을 표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우울과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심각해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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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에 영향을 주어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

해 주고 있다.

최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초기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양상이나 발생 정도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세

이전의 남아와 여아는 유사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나타내지만(Richmanetal.,

1985),약 4세가 되면서,성에 따라 그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즉,남아들이 과

소통제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비율은 여아들에 비해 거

의 2~3배로 증가되는 반면,과다통제된 불안,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는 남아와 여아가 비슷한 정도의 발생 정도를 유지한다(Offordetal.,1987).그

러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여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증가되고 그 발생 빈도가 남

아를 훨씬 능가하여(Keenan& Shaw,1997),성인기까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

서장애나 불안 장애 등에서 거의 2배의 발생빈도를 보인다(Kessleretal.,1994).

게다가 아동기의 우울은 아동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심리사회적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

요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Weisz,etal.,1987).

그리고 12세에서 16세 청소년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 유형은 비행,공격성,

불안,사회적 위축,우울 등으로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함께 나

타나는 경향이 높다(오경자,이혜련,1991).이런 맥락에서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

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

화 문제행동은 서로 관련이 있다(곽금주,문은영,1993;김순호,2012;민병근,이

길홍,장동산,1985,Achenbach,1991).민병근과 장동산,이길홍(1985)은 우울성

향이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높고,특히 비행 청소년일수록 일반 청소년에 비해 초

조 등 정신운동성 우울성향이 높으며,자극과민성,자살충동 그리고 불만이 많고

체중감소,불면,식욕감퇴 등 주기적 우울성향이 높다고 하였다.특히 청소년기에

는 우울이 충동적인 행동이나 행동장애,약물남용,자살시도 등의 증상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조성진,전홍진,김무진,김장규,김선욱,류인균,조맹제,2001).

청소년비행과 우울 성향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행청소

년들의 우울 성향이 높고(송옥현,1977;한원선,1978),우울한 청소년들이 비행행

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Conger& Peterson,1984),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이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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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는 가면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주는 경우

가 많다(Carlson,1980).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직접 호소하는 경

우는 적지만 우울할 때 우울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

다(Carlson,1980;Conger& Peterson,1984).따라서 이석형(2006)은 우울에 의

해 여러 가지 비행의 위험요소들을 촉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비행은 우울의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결과,선행연구들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

계 또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중 각 하위척도를 중심으로 부적응

에 따른 문제행동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었다.특히 결손가정 아동들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가족 간의 갈등,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형성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탄력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탄력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승경과 강문희(2005)는 이혼가족

아동의 경우,양육부모지지와 친구지지가 아동의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양육부모지지가 친구지지보다 아동의 탄력성에 더 많

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는 이혼가족 아동에게 이혼 후 달

라진 가족환경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생활 영역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친구보다

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긍정적 정서,개인의 생활상황에서 예측성과 안정감,그리

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Cohen과 Wills(1985)의 연구결과로부터 사회적 지원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켜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으며,개인이 지각한 사회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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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환경적 자원으로서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

는 정서적 위안,조언,지도,칭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데(Ell,

1984),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중재 또는 완화시켜(Cohen&

Hoberman,1983)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2000)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아동이 사

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특히 교사

나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특히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

념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부모와 교사지지 또한 이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정보적 지지가 높으면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장

연정,2002).

이혜경(2007)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친구와 가족지지는 아동의 우울,불안,비

행 등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성별에 따라

남아의 경우 친구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며,여아의 경우 친구와 가

족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탄력성은 부

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

추고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문제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송경영,김영희,황성실,2011;姚小燕,2012).박원주와 이

기학(2010)은 청소년의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서 탄력성은 긍정정서를 매개로 우울ㆍ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탄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및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경험하고 있으며,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즉 청소년들은 역경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접하더라도 이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

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다면 우울과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

을 일으키지 않고,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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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2012)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아동의 탄력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이는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위험한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능력을 발휘하여,문제상황에 직면하면 이전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때문이다.나아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지지,탄력성,문제행동에 관한 경로분석에서(김명

숙 등,2012;김형태,2011;장진아,신희천,2006;한경리,2009)사회적지지는 탄

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탄력성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사회적지지(김명숙 등,2012;장진아,신희천,2006)는 탄력성을 매개로 문제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회적지지가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으면 개인이 역

경에 대한 인내력이 강해지고 탄력성이 높아져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게 되지

만,만약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탄력성이 낮아져서 문제행동을 보이

게 된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적응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로부터 외부적인 지지보

다는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

다.그러나 김명숙 등(2012),김형태(2011),장진아,신희천(2006)과 한경리(2009)

등의 연구들은 모두 연구과정에서 사회적지지,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

화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탄력성은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내면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매개

효과도 예측해 볼 수 있다.

7.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

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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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완전매개로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

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이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

동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탄력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행동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李永鑫,駱鵬程,聶光輝(2009)의 사회적지지가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한족 아동의 지지 이용도가 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물질적인 지지를 충분히 주어야 자녀가 지지이용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陳惠惠,劉巧蘭,胡冰霜(2011)은 좋은 또래관계와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는 아동

은 우울,공포,고독감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楊阿麗,趙洪朋(2011)의 유동아동(流动

儿童)의 생활변화 사건,사회적지지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

변화 사건과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아동들은 생활변화 사건이 많을수록 내면화와 외현

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지만,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아동의 내면화와 외

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냈다.또한 사회적지지는 생활변화 사건과 아동의 내

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어 적응을 완화하는 완충작

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조선족과 한족아동 모두 가족,교사,친구지지

를 많이 받을수록 탄력성은 향상되고,나아가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

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사회적지지는 탄

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한족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조

선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아동의 탄력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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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이고,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

동에 대한 적응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김명숙 등,2012;

陳惠惠,劉巧蘭,胡冰霜,2011;李永鑫,駱鵬程,聶光輝,2009;楊阿麗,趙洪朋,

2011)로부터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한족 아동보다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또한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한족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특

히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내면

화 문제행동에서도 평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과 한족 아동 모두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면화 문제행동

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는 거시적 문화배경을 고려할 때,한국과는 다른 가치체

계를 학습하는 연변지역 아동의 발달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이 자

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행 및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가족,학교,사회에서 높은 비

난에 직면할 수 있기에 외현적인 문제행동보다는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김명숙,2012).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조선족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성별,탄력성,

가족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내면화 문제행동에는 친구지지,

가족지지,학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족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가족지지,성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내

면화 문제행동에는 가족지지,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

었다(김명숙 등,2012).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기질에 관한 비교연구(박혜원,박민정,2005a)에 따

르면,조선족 아동은 기질 요인 중 친화,공격성,우울․불안이 한족 아동에 비해

높고,한족 아동은 활동통제와 주의가 조선족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

다.이것은 조선족 아동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전통도 학습해야 하지만,현재 거

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의 문화에

만 익숙해도 되는 한족 아동보다 친화력이 높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억제되었던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면서 공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조선족 아동

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연구(김봉진 등,1991)도 조선족 아동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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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다,잔혹한 행위,규칙위반 등 외향성 행동문제가 한족 아동보다 많이 나타

났다.또한 조선족 아동의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은 조선족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중국의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부모

의 다수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해 과거와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

지기 어려운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세계일보,2005.1.1.). 박혜원과 박

민정(2005b)은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소

원성은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그 다음으

로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족의 경우 아직까지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조선족보다 적게 받고 있

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동양권에서는 긍정적

으로 보는 기질 특성인 활동통제와 주의(Ahadietal.,1993)가 조선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박혜원,박민정,2005a).나아가 소심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적인 내향성 문제행동도 조선족 아동보다 많이 나

타났다(김봉진 등,1991).한편 북경의 한족 어머니가 다원화된 사회인 홍콩의 한

족 어머니보다 공격성에 대한 억압을 더 많이 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Laiet

al., 2000),한족 아동이 각종 우울․불안을 신체증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추론

되었다(김봉진 등,1991).또한 1년간 아동이 보고한 신체 폭력과 관련하여 한족

아동 전체 및 가해자에 따른 가족,또래,교사에 의한 폭력은 모두 조선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그리고 한족 아동이 조선족 아동에 비해 폭력

경험 위험률이 3배나 높았고,남학생,빈곤,결손가정,어린 연령이 위험인자로

나타났다(김대호,김광일,이해원,박용천,이동근,2005).

박혜원과 박민정(2006)의 조선족과 한족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도 한족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애착요인이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조선족 청소년은 교사와 또래 관련변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을 꾸준하게 받고 있어 자

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이시라,박혜원,2005a;이시라,

박혜원,2005b)를 고려할 때,조선족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부모의 인력수출로

인한 부모와의 별거경험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당연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또한 한족은 조선족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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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망 구축 등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를 더 많이 선택한다고 하

였다(박용천,김광일,방금녀,고복자,김대호,1997).김명숙(2012)의 연변지역 조선

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

에 따른 문제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

이 한족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조선족 아동

이 한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고,내면화 문제행동에서도 평균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과 한족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조선족과 한족 아동들은 문제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이유는 민족 간의 기질과 사회문화적 차이,가족의 구조적 결손

원인,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사회적지지 구축망 등의 차이에 기인된다.그러므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특수

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아동의 개인적 특성 또는 미시적 가족환경 특성이 그들

의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런 맥락에서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가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 간에 차이가 있고,변인들 간의 경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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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내생변수 잠재변수 관측변수

외생변수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내생변수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우울

불안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공격성

Ⅲ.연구모형 및 가설

1.연구모형 및 변수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

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이들 변인들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있는데,외생변수는 영향을 받지는

않고 주기만 하는 변수를 말하며,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나,영향을

받기만 하는 변수를 말한다.흔히 통용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해 보면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같다.그리고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는 매개변

수와 영향을 받기만 하는 종속변수 모두를 포함한다.

표 Ⅲ-1연구변수

따라서 표 Ⅲ-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외생변수에 탄력성,내

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내생변수에 해당한다.내생변수 중에서 탄력성과 내면

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매개변수이고,외현화 문제행동은 최종적인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이와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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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Achenbach(1991)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문제행동을 특정 문제행동이 아닌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관점을 시사하였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아동들이 문제

행동을 내면과 외면으로 표출하는 방식의 차이로 파악하여,연구모형에서 선후의

순서가 아닌 동일한 축의 사각형 모양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Ⅲ-1가설적 연구모형

2.연구가설

(1)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1.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

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

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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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2-1.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

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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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방법

1.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연변지역 연길시,화룡시,룡정시,안도현에 위치한 23개 초등학교

중 50%에 해당하는 12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고,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5～6학

년 결손가정 학생 약 2,000명 가운데 4개 지역의 인구비율에 따라 각각 40%,

20%,20%,20%의 비율로 표집하였다.총 6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543부를

회수하였고,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 59부를 제외한 조선족 265명과 한

족 219명의 총 484명에 대한 자료(89.1%)를 분석하였다.

민족별로 성별의 비율을 살펴보면,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은 총 265명으로 남아

는 131명(49.4%),여아는 134명(50.6%),학년의 비율을 살펴보면,5학년은 130명

(49.1%),6학년은 135명(50.9%)이었다.거주가족의 비율을 살펴보면,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56명(21.1%),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72명(27.2%),조부모

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122명(46.0%),친척과 함께 살거나 혹은 위탁하고 있

는 아동은 15명(5.7%)이었다.결손원인의 비율은 사망이 6명(2.3%),이혼이 42명

(15.8%),외국 인력송출이 188명(70.9%),국내취업이 29명(10.9%)의 분포를 보였

다.그리고 한족 결손가정 아동은 총 219명으로 남아는 94명(42.9%),여아는 125

명(57.1%),학년은 5학년이 97명(44.3%),6학년이 122명(55.7%)이었다.거주가족

의 형태는 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57명(26.0%),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115명(52.5%),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42명(19.2%),친척과 함께 살거나

혹은 위탁하고 있는 아동은 5명(2.3%)으로 나타났다.결손원인을 살펴보면,사망

은 11명(5.0%),이혼은 79명(36.1%),외국 인력송출은 52명(23.7%),국내취업은

77명(35.2%)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조선족 아동은 주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면,한족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결손원인으로 조선족 아동은 주로 외국으로 인한 인

력송출과 이혼인데 비해,한족 아동은 주로 부모의 이혼과 국내 기타 지역으로의

취업이 주된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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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선족(명,%) 한족(명,%)

성별
남 131(49.4) 94(42.9)

여 134(50.6) 125(57.1)

학년
5학년 130(49.1) 97(44.3)

6학년 135(50.9) 122(55.7)

거주

가족

부 56(21.1) 57(26.0)

모 72(27.2) 115(52.5)

조부모 122(46.0) 42(19.2)

친척 15(5.7) 5(2.3)

결손

원인

사망 6(2.3) 11(5.0)

이혼 42(15.8) 79(36.1)

출국 188(70.9) 52(23.7)

별거 29(10.9) 77(35.2)

표 Ⅳ-1연구대상

(조선족 n=265;한족 n=219)

2.측정도구

가.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AppraisalScale)를 한미현(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각 문항은

연변지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이 문장의 문맥이나 단어에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는 친구지지 8개 문항,가족지지 8개 문항,교사지지 8개 문항 총 24개 문항

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예비조사에서 신로도 계수는 .81로 나타났고,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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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친구지지 1,2*,3,4,5,6,7,8 8 .89

가족지지 9*,10,11,12,13,14,15,16 8 .84

교사지지 17,18,19*,20*,21,22,23,24 8 .87

전체 24 .92

탄력성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인지적 탄력성 1,2,3,4,5,6, 6 .73

정서적 탄력성 7,8,9,10,11,12, 6 .71

의지적 탄력성 13,14
*,15,16,17,18 6 .73

전체 18 .89

표 Ⅳ-2사회적지지 척도

* 
역문항

나.탄력성

탄력성은 이해리와 조한익(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각

문항은 연변지역 학령기 아동이 문장의 문맥이나 단어에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하위요인으로는 중국사회의 중소학

교 교육실정에 맞게 종교적 부분을 제외하고 인지적 탄력성,정서적 탄력성,의

지적 탄력성 3개 하위요인별로 각각 6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

도로 구성되었다.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예

비조사에서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고,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표 Ⅳ

-3과 같다.

표 Ⅳ-3탄력성 척도

* 
역문항

다.내면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우울척도는 심후섭(1989)이 아동에 맞게 Kovacs(1981)의

우울검사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불안척도는 Larzelere등(1989)이 영유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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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 문제행동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불안 1,2,3,4,5,6,7 7 .75

우울
8,9,10,11,12,13,14,15,16,17,

18,19,20,21
14 .89

전체 21 .91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TBC(ToddlerBehaviorChicklist)와 아

동·청소년용 자기 보고식 행동평가척도(KoreanYouthSelfReport:K-YSR)그

리고 Reyonds등 RevisedChildren'sManifestAnxietyScale(RCMAS)을 최진

숙,조수철(1990)이 번안하여 아동에 맞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각 문항은

연변지역 학령기 아동이 문장의 문맥이나 단어에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

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한경리(2009)의 연구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의 척도는 하위요인이 없는 하나의

구성 개념만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의 척도로 사용되었으므로,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우울,불안 문항을 추출하였다.불안은 7문항,우울은 14개 문항 총 21문항

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고,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내면화 문제행동 척도

라.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비행과 공격성은 김준호 등(1990)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비행척도와 아동ㆍ청소년용 자기 보고식 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K-YSR)를 사용하였다.각 문항은 연변지역 학령기 아동이 문장의 문맥

이나 단어에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비행은 7문항,공격성은 10문항 총 17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예비조사에

서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고,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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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화 문제행동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비행 4,5,6,13,14,16,17 7 .74

공격성 1,2,3,7,8,9,10,11,12,15 10 .84

전체 17 .87

표 Ⅳ-5외현화 문제행동 척도

특히 한족 아동의 설문지는 조선족 설문지를 제주대학교 중문학과 박사과정 대학원

생과 교육학과 상담심리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것을 연변지역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중국어교사와 상담교사 등 7인 전문가들의 수정을 거쳐 예비조

사를 한 후 재수정을 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3.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직ㆍ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2012년 1∼8월까지 연변지역 초등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과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평가척도 질문지를 아동들에게 직접 측정하고 회수하였

다.본 연구는 자기보고법(질문지)으로 측정하였다.따라서 모든 문항에 정답이나

오답이 없음을 지시문에 명시하고 익명으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현장에서 재차 설명하고 밝혀두었다.

4.자료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 기초분석으로 표본의 특성 정리를 위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 간 관측변수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spss1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다음으로 연구문제의 해결 및 가설 검

증을 위하여 Amos20.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검증을 하였다.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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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구조모형에서 4개 측정모형은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를 확인적 요인분석

의 통계분석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거하고,구조모형에서는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문수백,2009;이인회,2010;이지혜,이인회,

2010).단위부하량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수의 변량 값을 1로 고정시킨 후,모델인

증 심사를 위해 모수치와 정보수를 파악한 다음 모형추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측정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추정하였다.다음으로 전체 구조모

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추정하였다.모형적합도

는 부합도 지수 χ²값,RMSEA,GFI,AGFI,TLI,CFI,NFI,PGFI등을 통해 평

가하였다.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이들을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indices),증분 적합도 지수

(incrementalfitindices),간명 적합도 지수(parsimonyfitindices)로 분류할 수

있다.절대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입력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나타

내는 지수로,이 지수는 연구모형을 다른 모형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 자체를 평

가하므로 절대 적합도 지수라고 부른다.여기에 해당하는 지수로 χ²통계량,Q값

(χ²/df),GFI(goodnessoffitindex,적합도 지수),AGFI(adjustedGFI,조정된

적합도 지수),RMSEA(rootmeansquareapproximation,근사원소간평균차이)

등이 있다. 다음으로 증분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null모형(모든 측정 변수

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

를 평가하는 지수이다.여기에 해당하는 지수로 NFI(normedfitindex,표준 적

합도 지수), NNFI(non normed fit index, 비표준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index),CFI(comparativefitindex,상대 적합도 지수)등이

있다.마지막으로 간명 적합도 지수는 여러 개의 경쟁모형들이 있는 경우 적합도

와 간결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수이다.여기에 해

당하는 지수에는 PGFI(parsimonygoodnessoffitindex,간명기초 적합도 지수),

PNFI(parsimony normed fitindex,간명표준 적합도 지수),PCFI(parsimony

comparative fit index,간명비교 적합도 지수),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정보 표준)등이 있다(김계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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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구조모형 변인들 간의 직접 효과는 유의수준 .05~.001에서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원인 변인인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집단 간 모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하였다(이지혜,

2009).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집단별로 적합도 지수,집단 간의 회귀계

수를 비교하였다.집단 간 구조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구조계수의 동일성 검증,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구조공분산 동일성 검증,측정오차의 동일성 검증을 통

해 집단 간 구조적방정식모형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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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관측변수 M SD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4.21 0.74

친구지지 3.64 0.82

교사지지 3.74 0.75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3.67 0.63

정서적 탄력성 3.49 0.62

의지적 탄력성 3.59 0.59

내면화 문제행동
우울 2.02 0.82

불안 2.31 0.80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1.47 0.49

공격성 1.75 0.66

Ⅴ.연구결과

1.기초자료

가.관측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는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등 4가지이고 각 잠재변수들의 관측변수들은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Ⅴ-1과 같다.

표 Ⅴ-1관측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 (n=484)

사회적지지의 관측변수 평균을 살펴보면,가족지지,교사지지,친구지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아동들이 가족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친구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탄력성은 인지적 탄력성,의지적 탄력성,정서적

탄력성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아동들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포함

하는 인지적 탄력성은 높고,공감과 수용,그리고 감정 및 충동조절을 하는 정서

적 탄력성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우울의

평균(2.02)은 불안의 평균(2.31)보다 낮았다.따라서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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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x3 x4 x5 x6 x7 x8 x9

x2 .38**

x3 .51** .44**

x4 .47** .45
** .45**

x5 .42** .45** .41** .64**

x6 .46** .51** .44** .56** .54**

x7 -.41** -.44** -.40** -.47** -.41** -.43**

x8 -.45** -.49** -.46** -.54** -.51** -.47** .69
**

x9 -.56** -.53** -.48** -.52** -.43** -.54
** .59** .69**

x10 -.45** -.43** -.42** -.44** -.40** -.44** .49** .63** .69**

x1:가족지지, x2:친구지지, x3:교사지지, x4:인지적 탄력성, x5:정서적 탄력성, x6: 의지적 탄력

성, x7: 우울, x8: 불안, x9: 비행, x10: 공격성

서 우울보다 불안의 평균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외현화 문

제행동을 알 수 있는 비행의 평균(1.47)은 공격성의 평균(1.75)보다 낮다.따라서

아동들의 비행보다 공격성의 평균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은 점수가 높

을수록 긍정적인 지지와 탄력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모두

평균이 3.49~4.21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한편,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

제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모두 평균

수준이 1.47~2.31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나.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관측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를 살펴보면,표 Ⅴ-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측

변수들이 p<.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 결손가

정 아동의 사회적지지의 가족지지,친구지지,교사지지,탄력성의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의지적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의 우울과 불안,외현화 문제행동

의 비행과 공격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Ⅴ-2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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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선족(265명) 한족(219명)

t p
M SD M SD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4.09 .73 4.36 .72 4.17*** .000

친구지지 3.52 .74 3.78 .89 3.51*** .000

교사지지 3.58 .67 3.94 .79 5.41*** .000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3.36 .43 4.04 .65 13.64
*** .000

정서적 탄력성 3.31 .52 3.70 .67 7.19*** .000

의지적 탄력성 3.50 .55 3.69 .61 3.67*** .000

내면화 

문제행동

우울 2.11 .69 1.91 .94 -2.75** .006

불안 2.43 .70 2.17 .90 -3.54*** .000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1.60 .44 1.31 .50 -6.56*** .000

공격성 1.95 .59 1.51 .65 -7.70*** .000

다.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관측변수들의 평균차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

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표 Ⅴ-3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관측변수의 차이검증

**p<.01,***p<.001

우선 사회적지지에 있어서 가족지지와 교사지지,친구지지 모두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평균 수준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t=4.17,

p<.001;t=3.51,p<.001;t=5.41,p<.001),탄력성에서도 인지적 탄력성과 정서적

탄력성,의지적 탄력성 모두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평균 수준이 조선족 결손가

정 아동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13.64,p<.001;t=7.19,p<.001;t=3.67,

p<.001).내면화 문제행동은 우울과(t=-2.75,p<.01),불안에 있어서(t=-3,54

p<.001)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평균 수준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비행과 공격성은 조선족 결

손가정 아동들의 평균 수준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6.56,p<.001;t=-7.70,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보다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의 평균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내면화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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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χ²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기준
확률값

.05이상

.05이하: 

아주양호,

.05~.08:양호

.9이상 .9이상 .9이상 .9이상 .9이상 .5이상

측정값

71.946

(df=29,

p=.000)

.055 .972 .946 .973 .983 .971 .512

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 수준은 모두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한족 아동이 조선족 아동 보다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고,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

이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김명숙,2012).나아가 조선족 아동은

한족 아동보다 우울,불안,공격성,규칙위반 등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박혜원,박민정,2005a;김봉진 등,1991).그리고 결손가정

아동이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김명숙,김성봉,임원선,2010;김명숙,정혜원,임원선,

2011).

2.측정모형 분석

가.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본 연구의 잠재변수인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Ⅴ-4와 같다.

표 Ⅴ-4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우선 측정모형이 본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

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χ²,

RMSEA,GFI,AGFI,TLI,CFI,NFI,PGFI이다.적합도 지수의 기준과 측정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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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χ²값은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든 결과 값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χ²검증의 p값은 최소

한 유의수준 5%보다 커야 두 공분산행렬이 같다는 영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χ²검증은 p=.000으로 나왔다.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 기법을 응용한

사회과학 실증분석 연구들은 상당수가 p값이 0에 가까워 영가설이 기각된다.그

이유는 χ²값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표본크기의 민감성과 영

가설의 엄격성 등의 이유로 모형적합에 대한 판단은 χ²검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김대업,2008).

χ²값 이외에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RMSEA는 .05이하라면 표본과 모형

의 오류가 아주 작은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고 .05에서 .08사이면 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정도로 괜찮은 모형으로 평가한다.또한 GFI(.9이상),AGFI(.9이

상),TLI(.9이상),CFI(.9이상),NFI(.9이상),PGFI(.5이상)과 같은 기준 적합도 지

수에 부합되어야 한다(문수백,2009).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볼 때,본 연구

에서의 적합도 지수 측정값은 기준에 충족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나.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잠재변수인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Ⅴ-5와 같고 측정모형의

표준화 계수는 그림 Ⅴ-1과 같다.

표 Ⅴ-5의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지표변인

별 요인부하량이 평균 .50이상(문수백,2009)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렴 타당도를

만족시켜 각각 원래 측정하고자 했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또한 그림 Ⅴ-1을 살펴보면,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수가 -.22~.38의 범

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 모형의 변별 타당도(잠재변인별 상관이

높지 않아야 함)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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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잠재변수 관측변수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886 .665 .070 12.644 .000***

친구지지 1.000 .678

교사지지 .886 .656 .069 12.789 .000***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1.000 .800

정서적 탄력성 .993 .756 .056 16.550 .000***

의지적 탄력성 .843 .728 .053 15.920 .000***

내면화 

문제행동

우울 1.000 .902

불안 .844 .778 .042 19.998 .000***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625 .778 .031 19.896 .000***

공격성 1.000 .929

표 Ⅴ-5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p<.001

*주: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Ⅴ-1측정모형

3.구조모형 분석

가.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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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χ²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측정값

71.946

(df=29, 

p=.000)

.055 .972 .946 .973 .983 .971 .512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모형 추정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Estimation:MLE)을 통한 초기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모

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Ⅴ-6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표 Ⅴ-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RMSEA(.055),GFI(.972),AGFI(.946),TLI(.973),CFI(.983),NFI(.971),

PGFI(.512)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

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Ⅴ-7과 같다.우선 잠재변수들 간의 유의성 판단은

비표준화 계수 부분의 C.R.값으로 한다.C.R.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수준 5%

에서 유의하며,±2.58보다 크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다.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제외한 ‘사회적지

지→탄력성’,‘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경로의 C.R.값이 2.58이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으며,‘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경로의 C.R.값이 1.96이상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유의한 4개의 경로들에 대해서 표준화 계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사회적지지→탄력성’은 .884,‘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1.054,‘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797로 모두 p<.0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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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지지 → 탄력성 .808 .884 .065 12.412 .000***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1.407 -1.054 .307 -4.576 .000***

탄력성 → 내면화 문제행동 .316 .216 .312 1.014 .311

사회적지지 → 외현화 문제행동 .296 .270 .303 .979 .327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467 -.389 .200 -2.330 .020*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55 .797 .128 5.130 .000***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000 .678 .000***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886 .656 .070 12.644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886 .665 .069 12.789 .000***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933 .756 .056 16.550 .000
***

탄력성 → 의지적 탄력성 .843 .728 .053 15.920

탄력성 → 인지적 탄력성 1.000 .800 .000***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 1.000 .902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844 .778 .042 19.998 .000***

외현화 문제행동 → 공격성 1.000 .929

외현화 문제행동 → 비행 .625 .778 .031 19.896 .000***

준에서,‘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389로 p<.05수준에서 유의하

였다.이와 같은 결과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적인 직

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사회적지

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7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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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주2:경로계수가 유의한 선은 굵은 선,유의하지 않은 것은 약한 선임

그림 Ⅴ-2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다.모형수정 및 최종 구조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기준에 의하여 모형다듬기를 하였다.다시 말해 연구모

형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제시된 경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경쟁모형

을 채택하였다.즉 본 연구에서의 경쟁모형은 동일한 관측변수와 동일한 잠재변

수를 가지면서 경로의 수가 다른 내포모형으로,연구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와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위

계적으로 제거한 모형들이다.이때 모형비교를 위해서는 χ²값의 차이검증이 필

요하다(이지혜,2009에서 재인용).χ²의 영가설은 두 모형의 모든 모수들이 같다

는 것이며,대립가설은 두 모형의 모수들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2개의 경로들을

위계적으로 제거하였다.결과는 표 Ⅴ-8과 같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H₁,H₂,H₃경쟁모형은 χ²값의 통계량 차이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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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제거된 경로 χ²(df) χd²(dfd) p

연구
모형

71.946(29) -

H₁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 73.209(30) 1.263(1) .261

H₂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 73.292(30) 1.346(1) .246

H₃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
74.150(31) 2.204(2) .332

각 1.263,1.346,2.204로 모두 p<.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에서 경로를 하나 혹은 두 개를 제거하였으나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

도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간명성은

H₁,H₂의 경우 df=1 만큼, 그리고 H₃의 경우는 df=2 만큼 좋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초기모형에서 실증적 기준에 따라 제거된 경로의 H₁,H₂,H₃경

쟁모형과 연구모형 중 가장 간명한 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Ⅴ-8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의 χ²차이 값과 자유도 차이 값

가장 간명하고 적합도 지수가 높은 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택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적합도 지수는 χ²,RMSEA,GFI,AGFI,TLI,CFI,NFI,

PGFI 이외에도 경쟁모형을 채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Akaik

InformationCriaterion)를 추가하였다.AIC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있어서 간명

도 문제뿐만 아니라 통계적 적합도 및 추정치 모수의 수를 고려한다.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며,AIC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

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 보면 표

Ⅴ-9와 같다.

표 Ⅴ-9에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RMSEA,GFI,AGFI,

TLI,CFI,NFI는 우수한 모형들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

다.따라서 모형비교에서 간명도 지수를 알 수 있는 PGFI와 AIC지수를 비교하

였다.적합도 지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모형임을 알 수 있는 PGFI의 경우,수정모

형 H₃이 높게 나왔고,낮을수록 적합도가 우수하며 간명도가 높은 모형임을 알

수 있는 AIC또한 수정모형이 초기모형에 비해 낮게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유지하면서도 간명도가 가장 개선되는



- 96 -

적합도

지수
χ²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AIC

연구

모형

71.946

(df=29,
p=.000)

.055 .972 .946 .973 .983 .971 .512 124

H₁

73.209

(df=30,
p=.000)

.055 .971 .947 .974 .983 .971 .530 123

H₂

73.292

(df=30,
p=.000)

.055 .971 .947 .974 .983 .971 .530 123

H₃

74.150

(df=31,
p=.000)

.054 .971 .948 .975 .983 .971 .547 122

방향으로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와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제거한 H₃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Ⅴ-9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라.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다중상관치

연구모형에서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와 ‘탄력성→내면화 문제행

동’의 경로를 제거한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Ⅴ-10과 같다.

우선 표 Ⅴ-10에서 C.R.값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유의성 판단결과 모두 유의수

준이 1~5%에서 유의하였다.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사회적지지→탄력성’은

.865,‘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840이었다.즉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고,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은 높고,내면화 문

제행동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

계수는 -.235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669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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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지지 → 탄력성 .786 .865 .060 13.177 .000***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1.117 -.840 .079 -14.108 .000***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282 -.235 .076 -3.704 .000***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548 .669 .055 10.034 .000***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000 .682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895 .667 .070 12.728 .000***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884 .668 .069 12.746 .000***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930 .755 .056 16.520 .000***

탄력성 → 의지적 탄력성 .843 .729 .053 15.937 .000***

탄력성 → 인지적 탄력성 1.000 .801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 1.000 .905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842 .778 .042 19.985 .000***

외현화 문제행동 → 공격성 1.000 .928

외현화 문제행동 → 비행 .627 .780 .031 19.937 .000***

변수 다중상관치(R²)

사회적지지 -

탄력성 .748

내면화 문제행동 .705

외현화 문제행동 .732

수 있다.

표 Ⅴ-10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
p<.001

다음으로 최종 구조모형의 다중상관치(SquaredMultipleCorrelations)를 확인

하여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구체적

인 결과는 표 Ⅴ-11과 같다.우선 탄력성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4.8% 설명되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0.5% 설명되고,외현화 문제행동은 사회

적지지,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의해 73.2% 설명되고 있다.

표 Ⅴ-11최종 구조모형의 다중상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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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지지 → 탄력성 .865*** .865***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840*** -.840***

사회적지지 → 외현화 문제행동 -.765** -.765**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235*** -.235***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69*** .669***

마.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최종 구조모형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사회적지지,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

과효과,즉 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본 연구에서는 간

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사

용하였다.부트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

시키는 방법으로,구조모형의 모든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여 근사적

인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김대업,2008).구

체적인 잠재변수들 간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Ⅴ-12와 같다.

표 Ⅴ-12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
p<.01,

***
p<.001

표 Ⅴ-12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865만큼의 正(+)적인 직접효과를 가지

고,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840의 負(-)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235의 負(-)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669의 正(+)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765의 負(-)적인 간

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는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

효과를 곱한 것인데,간접효과 중에서 ‘사회적지지→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가 -.203이고,‘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가

-.562이다.따라서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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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

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지지를 높이면 탄력성을 신장시켜 외현화 문제행

동을 적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사회적지지를 높이면 내면화 문

제행동을 감소하게 되며 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즉 사회적지지를 증진하면 탄력성을 높이거나 혹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하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

로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Ⅴ-3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바.가설검증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가설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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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2.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사회적지지는 탄력

성(.865)에 p<.001수준에서 유의한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고,사회적지지는 내

면화 문제행동(-.840)에 대하여 p<.001수준에서 유의한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를 검증한 결과,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203만큼의 유의한 負(-)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지지되었다.따라서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으면,탄력성의 향상을 보이고,

결국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을 검증한 결과,잠재변수들 간의 직

접효과를 곱한 -.562만큼의 유의한 負(-)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지지되었다.따라서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으면,내면화 문제행동

의 감소를 보이고,결국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1-4>를 검증한 결과,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외현화 문제행동(-.235)에 대하여

p<.001수준에서 유의한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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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6.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 1-4>는 기각되었다.

<가설 1-5>를 검증한 결과,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5>는 기각되었다.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6>을 검증한 결과,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669)

에 대하여 p<.001수준에서 유의한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6>은 지지되었다.

4.민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다중집단분석(Multi-GroupAnalysis)은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상이한 집

단에 따라 동일한지 혹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실시하는 분석이다

(이지혜,2009).즉 모형의 전반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동일성을 측정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변수들 간 전반적인 구조적 관계와 변수

들 간의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동일성(차이)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측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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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χ²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측

정

모

형

조선족

(n=265)

64.812

(df=29,

p=.000)

.068 .953 .910 .957 .972 .951 .502

한족

(n=219)

51.043

(df=29,

p=.007)

.060 .957 .918 .968 .979 .954 .504

구

조

모

형

조선족

(n=265)

67.590

(df=31,

p=.000)

.067 .951 .913 .959 .972 .949 .536

한족

(n=219)

51.502

(df=31,

p=.012)

.056 .956 .922 .972 .981 .954 .539

측정 동일성

제약

135.472

(df=68,

p=.000)

.046 .947 .914 .962 .971 .944 .585

형과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측정모형은 그림 Ⅴ-1의 모형과

구조모형으로는 최종모형이었던 그림 Ⅴ-3의 모형을 사용하였다.측정결과는 표

Ⅴ-13과 같다.

표 Ⅴ-13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측정모형과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표 Ⅴ-13에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조선족 결손가정 집단은

χ²=64.812(df=29,p=.000),RMSEA=.068,GFI=.953,AGFI=.910,TLI=.957,CFI=.972,

NFI=.951,PGFI=.502이었고,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은 χ²=51.043(df=29,p=.007),

RMSEA=.060,GFI=.957,AGFI=.918,TLI=.968,CFI=.979,NFI=.954,PGFI=.504로 적합

도가 괜찮은 편이었다.

그리고 구조모형에 대하여 민족별로 적합도 지수를 알아본 결과,조선족 결손가정 아

동집단은 χ²=67.590(df=31,p=.000),RMSEA=.067,GFI=.951,AGFI=.913,TLI=.959,

CFI=.972,NFI=.949,PGFI=.536이었고,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은 χ²=51.502(df=31,

p=.012),RMSEA=.056,GFI=.956,AGFI=.922,TLI=.972,CFI=.981,NFI=.954,PGFI=.539

로 구조모형 역시 두 집단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괜찮은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동일성 제약을 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χ²=1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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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모형 χ²(df) χd²(dfd) p

 S₀ 비제약모형 119.090(62) -

S₁ 경로계수 동일 135.472(68) 16.381(6) .012*

S₂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 동일 151.111(73) 32.021(11) .001***

S₃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 ,

잠재변수의 오차분산 동일
270.584(86) 151.494(24) .000***

(df=68,p=.000),RMSEA=.046,GFI=.947,AGFI=.914,TLI=.962,CFI=.971,NFI=.944,

PGFI=.585로 모두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의 적합도

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단 간

의 회귀계수가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나.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구조방정식모형의 동일성 검증

모형의 집단 간 동일성이란 집단 간에 동일한 형태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집단 간 동일성 검증의 기본적 방법은 위계적 모

형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최종 구조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은 비제약모형(S₀)과 경로계수가 두 집단

간에 같은 것으로 제약한 모형 (S₁),경로계수뿐만 아니라 잠재변수 간 분산/공

분산까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한 모형(S₂),그리고 경로계수,잠재변수 간 분산/공

분산,잠재변수의 오차분산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모형(S₃)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Ⅴ-14와 같다.

표 Ⅴ-14최종 구조모형의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

 *
p<.05,

***
p<.001

표 Ⅴ-14에서 비제약모형에 비해 경로계수가 두 집단 간에 같은 것으로 제약

한 S₁의 모형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또한 경로계수 외에도

잠재변수의 분산/공분산까지도 같은 것으로 제약한 S₂모형과 경로계수,잠재변

수 간 분산/공분산,그리고 잠재변수의 오차분석까지 제약한 S₃모형도 비제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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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지지 → 탄력성 .468 .847 .047 9.914 .000***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975 -.860 .078 -12.539 .000***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059 -.035 .160 -.371 .711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79 .821 .082 8.253 .000***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000 .772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754 .643 .075 10.059 .000***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777 .609 .082 9.500 .000***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1.085 .656 .112 9.662 .000
***

탄력성 → 의지적 탄력성 1.393 .797 .123 11.365 .000***

탄력성 → 인지적 탄력성 1.000 .737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 1.000 .934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817 .756 .055 14.949 .000
***

외현화 문제행동 → 공격성 1.000 .902

외현화 문제행동 → 비행 .621 .755 .047 13.228 .000***

형에 비해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사회적지지,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

제행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조선족 결손가정 아

동집단의 경우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5와 같다.

표 Ⅴ-15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p<.001

표 Ⅴ-15에서 C.R.값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유의성 판단결과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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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다중상관치(R²)

사회적지지 -

탄력성 .717

내면화 문제행동 .740

외현화 문제행동 .717

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사회적지지→탄력성’은 .847,‘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

행동’은 -.860의 경로계수를 보였다.그러므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고,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높

을수록 탄력성이 높고,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821로 내면화 문제행

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반면,‘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Ⅴ-16에서 변수들의 다중상관치(SquaredMultipleCorrelations)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1.7% 설명되고,내면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4.0% 설명된다.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에 의해 71.7% 설명되고 있다.

표 Ⅴ-16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다중상관치

다음으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과효과,즉 집적

효과,간접효과,총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구체적인 잠재변수들의 경로계수

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Ⅴ-17과 같다.

표 Ⅴ-17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847만큼의 正(+)적인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내면화 문제행동에 -.860만큼의 負(-)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외현화

문제행동에 -.706의 負(-)적인 간접효과를 지닌다.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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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지지 → 탄력성 .889 .874 .113 7.872 .000***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1.360 -.838 .168 -8.110 .000***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191 -.166 .111 -1.719 .086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515 .714 .074 6.915 .000***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000 .592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937 .620 .131 7.148 .000***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961 .695 .124 7.731 .000***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948 .750 .084 11.271 .000***

탄력성 → 의지적 탄력성 .816 .712 .077 10.645 .000***

탄력성 → 인지적 탄력성 1.000 .822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 1.000 .902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810 .769 .062 13.157 .000***

외현화 문제행동 → 공격성 1.000 .945

외현화 문제행동 → 비행 .615 .751 .049 12.487 .000***

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적지지 → 탄력성 .847
***

.847
***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860
***

-.860
***

사회적지지 → 외현화 문제행동 -.706
*

-.706
*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821
***

.821
***

제행동에 .821만큼의 正(+)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Ⅴ-17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p<.05,***p<.001

라.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

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

단의 경우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

-18과 같다.

표 Ⅴ-18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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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다중상관치(R²)

사회적지지 -

탄력성 .764

내면화 문제행동 .703

외현화 문제행동 .711

C.R.값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유의성 판단결과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경로

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

면,‘사회적지지→탄력성’은 .874,‘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은 -.838의 경로

계수를 보였다.그러므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正(+)

적인 직접효과가 있고,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

고,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리고 ‘내면화 문제

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714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

동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내면화 문

제행동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반면,‘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Ⅴ-19에서 변수들의 다중상관치(SquaredMultipleCorrelations)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6.4% 설명되고,내면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0.3% 설명된다.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에 의해 71.1% 설명되고 있다.

표 Ⅴ-19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다중상관치

다음으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

현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과효과,즉 집적효

과,간접효과,총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구체적인 잠재변수들의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Ⅴ-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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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적지지 → 탄력성 .874
***

.874
***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838*** -.838***

사회적지지 → 외현화 문제행동 -.598
*

-.598
*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714*** .714***

표 Ⅴ-20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874만큼의 正(+)적인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내면화 문제행동에 -.838만큼의 負(-)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외현화

문제행동에 -.598의 負(-)적인 간접효과를 지닌다.또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

현화 문제행동에 .714만큼의 正(+)적인 직접효과를 가지지만,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Ⅴ-20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
p<.05,

***
p<.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하도록 가족,친구,교사지지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의 매개효

과를 고려하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

시키며,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이 어떤 경로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이때 모수추정치는 비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였는데,이는 집단 내 비교에서는 표준화 계수가 적절하지만,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집단 간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비표준

화 계수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문수백,2009).구체적인 결과를 살

펴보면 표 Ⅴ-21과 같다.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경우 모두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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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조선족(n=265명) 한족(219명)

비표준화
계수

C.R.
비표준화
계수

C.R.

사회적지지 → 탄력성 .468 9.914
***

.889 7.872
***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975 -12.539
***

-1.360 -8.110
***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059 -.371 -.191 -1.719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79 8.253
***

.515 6.915
***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로

나왔다.이와 같은 결과는 두 집단 모두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가 유

의미하지 않는 경로이며,두 집단 모두에서 경로는 같지만 경로계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21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비표준화 계수

***
p<.001

바.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등가제약 분석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두 집단 모

두 영향관계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

동’의 경로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유의한 경로계수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좀 더 엄격하게 검증

하기 위하여 두 모수 간에 등가제약을 가하였다.집단 간 등가제약은 집단 간에

특정 모수추정치(경로계수)가 동일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만약 비제약모형과

경로계수에 대해 등가제약을 한 모형의 χ²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면,등가제약을 한 경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표 Ⅴ-22에서 알 수 있듯이,모든 경로에 등가제약을 한 모형의 χ²값이

비제약모형의 χ²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 구조모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χ²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로는 ‘사

회적지지→탄력성’과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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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모형 χ²(df) χd²(dfd) p

비제약모형 135.472(68) -

사회적지지→탄력성 141.954(69) 6.483(1) .011*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 139.779(69) 4.307(1) .038*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137.194(69) 1.723(1) .189

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에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Ⅴ-4와

그림 Ⅴ-5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지지가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선족 결손

가정 아동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표 Ⅴ-22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등가제약 분석결과

*
p<.05

*주1:모든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주2:경로계수가 유의한 선은 굵은 선,유의하지 않은 것은 약한 선임

그림 Ⅴ-4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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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1.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

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1:모든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주2:경로계수가 유의한 선은 굵은 선,유의하지 않은 것은 약한 선임

그림 Ⅴ-5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사.가설검증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의 가설을 검증하면 다

음과 같다.

조선족과 한족의 구조방정식모형은 경로계수,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그리고

잠재변수의 오차분석까지 제약한 모형과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사회적지지,탄

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차이가 있었으

며,구체적으로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를 확인 후 집단 간 등가제약 분석을 실시

한 결과 <가설 2-1>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두 집단의 경로 중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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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인 경로는 ‘사회적지지→탄력성’과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경로였

다.‘사회적지지→탄력성’경로의 비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과,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로계수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로계수에 비해 p<.05수준에

서 유의미하게 높았다.그러므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우,사회적지지가 탄

력성에 미치는 正(+)적인 직접효과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경로의 비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과,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경로계수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의 경로

계수에 비해 p<.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이런 결과는 한족 결손가정 아

동들은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負(-)적인 직접효과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

동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나아가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영향력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선족 결

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런 결과는 한족 아동이 조

선족 아동 보다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

와 일관된다(김명숙,2012).그리고 한족 아동들은 조선족 아동들보다 문제 중심

적 대처,사회 지지망 구축과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를 더 많이 취

한다고 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박용천 등,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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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

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다.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

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변지역의 연길시,화룡시,룡정시,안

도현에 위치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5~6학년 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표집하

였다.최종적으로 484명(조선족 265명,한족 219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으

며,Amos20.0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연구모형이 실제 경험적 자료와 일

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초기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

제행동,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장 적절한 모형을 찾고자 모형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정모형 확인 전략을 통하여 초기모형에서 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

동,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인 경로가 삭제된 모형을 최종 연구모

형으로 결정하였다.최종 연구모형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를 초기모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모형으로서 더 간명

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모형보다 더 좋은 모형으로 평가되었다.따라서 최종 연

구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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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의

가.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

동 간의 구조적 관계 논의

1)사회적지지,탄력성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

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

과,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밝혀져,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김명숙 등,2012;장진아,신희천,2006;한경

리,2009)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으면 개인이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강해지고 탄력성이 높아져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게 되지만,만약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탄력성이 낮아져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지지

한다.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원인 변인으로서 간접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외

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상담센터,학교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 때,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중심,교사 중심,또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특히 가족지지를 받지 못

하는 결손가정 아동들이므로 교사와 친구지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

과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할 수 있는 학교의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무엇

보다 중요할 것이다.또한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프로그

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해 학습과 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위기 가운데

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결과는 결손가

정 아동이 가족지지,교사지지,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탄력성이 높아져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긍



- 115 -

정적으로 해결하거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나아

가 이러한 보호기제로 외현적 문제행동을 감소하거나 적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

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

동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

들어 이론을 통해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었는데,본 연구결과를 통

하여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김명숙 등,2012;김순호,2012;문대근,문수백,2011;한경리,2009)를 지지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친구,교사와 같이 아동발달에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

용으로부터 지각되는 따뜻한 배려,존중,이해와 같은 정서적 지지,정보적 지지

는 개인의 생활에서 예측성과 안정감,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여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나아가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

응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며,좌절을 극복하고,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므로 궁극적으로 스트레스사건에서 건설적으로 대처하여 외현

화 문제행동을 완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이 정상가정보다 가족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족

의 구조적 결손으로 부모와 아동의 대리양육자 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또한 아동기의 중요한 사회성 발달과업의 하나인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즐거움,친밀감,심리적 안정감,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래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특히 대인관계의 부적응과

상실의 경험이 우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결손가정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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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이

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아동들의 사회적지지를 높일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은

감소되면서 외현화 문제행동도 완화시킬 수 있다.또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탄력

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3)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첫째,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김순호,

2012)와는 달리,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탄

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탄력성,정서적 탄력성,의지적 탄력성과 내면화 문

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우울,불안 간에 높은 負(-)적 상관을 나타냈다.이런 결

과는 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

들(고은정,1997;김명숙 등,2012;박재연,2010;현은민,박혜영,2005;Block,

2006;Block& Kremen,1996;Rutter,1985;Tellegen,1985)을 지지하지만,탄력

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김명숙 등,2012;한경리,2009)에서 탄력성은 문제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직ㆍ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힌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그러나 이

론을 통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었는데,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탄

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순호(2012)의 연구에서는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 차이는 동일한 잠재변

수에 대해 각자의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조작적 정의의 차이 때문이거나,동일한

잠재변수이지만 구성되는 하위 측정 변인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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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김순호(2012)는 탄력성을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 맥락이 요구하는

기능인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그리고 탄력

성 척도는 하위요인이 없는 하나의 구성 개념만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의 척도를

사용하였고,연구대상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잠재변수인 탄력성의 조작적 정의와 하위요인의 구성 및 연구대상 측면

에서 차이가 있다.따라서 일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김명숙 등,2012;김명숙,김종호,염순정,2011)와 맥을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탄력성은 결손가정 아동들이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반응하여,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

록 하는 역동적 능력(Block& Block,19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나아가 이러

한 개인의 내적인 성격특성이 결손가정 아동들의 비행과 공격성을 적당하게 통

제해 주어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은 사회화 과정의 부적응으로,결손가정 아동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실제 경험 간의 부조화 또는 기타 행동 및 현실과의 부조화에서 나

타나는 부적응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욱 강화되기에(Tremblay,etal.,1995;김순호,2012에서 재인용),청소년기 및 성

인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개인적 내적 특성인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과 유아

교육현장에 적용한다면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 혹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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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

한 결과,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론을 통해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었는데,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탄력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탄력성,정서적 탄력성,의지적 탄력성

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우울,불안과는 負(-)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즉 탄력성이 높으면 내면화 문제행동이 완화될 수 있지만 탄력

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이와 같

이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는 탄력성

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내면화 문

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곽금주,문은영,1993;김순호,2012;문대근,문수백,2011,민병근,이

길홍,장동산,1985;Achenbach,1991)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12~16세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우울,

불안,비행과 공격성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오

경자,이해련,1991)와도 일치한다.따라서 아동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우울과

불안한 행동이 지속되면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비행과 공격성으로 나

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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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아동기의 우울은 아동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

지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심리사회적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ovacs,etal.,1988),내면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아기부터 내면화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기개입이 중요하다.특히 인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내

면화 문제행동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행

동이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개인 내적

특성을 가진다면 비행과 공격성 억제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그

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아동의 성차에 따른 학부모,담임 및 상담교사에 대

한 교육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이나 학교,사회복지시설에서 활용한다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6)사회적지지와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첫째,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사

회적지지는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강희경,2006;김명숙 등,2012;김수정,2008;김승경,강문희,2005;김

형태,2011;장진아,신희천,2006;정지영,임정하,2011;한경리,2009;李志凯,

2009;李永鑫，骆鹏程，聂光辉,2009)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와 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

회적지지와 탄력성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가족,대리양육자,친구,교사 등

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그러므

로 결손가정 아동들의 가족지지,친구지지,교사지지를 높여준다면,아동들은 타

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나아가 사회적 자극을 보다 긍

정적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결손

가정 아동들은 위기나 어려움에서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조율하는 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유연성을 신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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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본 연구 결과,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를 증진하

기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가정이나 교육기관,사회복지 시설에서 활

용한다면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

시한 결과,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밝혀져,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이진아,2007;한미현,1996;周伟东,陆福山,

2008;Turner,1981)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서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은 높은 부적상관이 있으며,가족,대리양육자,

친구,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본 연구와

도 일치한다.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는 환경적

변화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가정,학교 및 사회환경 등 외부의 긍정적인 태도

와 수용,지지로 내면화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면화 문제행동은 결손가정 아동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를 긍정적

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행동이고,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증

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임상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적고,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한 심리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Weisz,etal.,1987).이런 맥락

에서 결손가정 아동들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

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이진아,2007).따라서 결손가정 아동

들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아동들은 더욱더 사랑을 받고 존중되어진다는 긍정

적인 정서적 지지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본 연구 결과는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신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

한 결과,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

(한경리,2009)와 달리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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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들은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

게 될 경우,개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스트레스 완충 과정을 통해 이들 요소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Cobb,1976;Cohen& Wills,1985)로부터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장진아와 신희천(2006)의 연구에서는 지지

원 중에서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상관이 매우 높지만 교사

지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사회적지

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사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

을 측정한 비행과 공격성 점수의 분산과 표준편차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한

우울과 불안의 분산과 표준편차보다 크지 않은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

다.따라서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대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

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우선 사회적

지지는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었고,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다.또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

접효과를 주었고,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적인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리고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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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그러므로 환경변인으로서 사회적지지는 개인변인인 탄력성과 내면화 문

제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손가정 아동들이 가족지지,교사지지,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보호기제인 탄력성은 증가하고 내면화 문제행동도 완화되거

나 감소될 수 있으며,결국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행정기관,상담센터,학교,지역사회,가정에서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

교육이나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 중심,교사중심,또래중심의 교육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결손가정 아동들이 부모의 구조적 결손으로 정상

가정보다 가족지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교사지지나 친구지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의 형성과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또한 아동들이 또래집단을 통하여 소속감과 우정,자존감을 증진할 수 있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사

회적지지를 높여주면,아동들의 탄력성이 증진되거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

킬 것이며,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사회적지

지가 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

는 차원에서 탄력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임을 알 수 있다.

나.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

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논의

우선 두 집단 간에 동일한 형태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적 관계의 동일성 검증 결

과,비제약모형에 비해 경로계수가 두 집단 간에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S₁의 모형

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또한 경로계수 외에도 잠재변수의 분산

/공분산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S₂모형과 경로계수,잠재변수 간 분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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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그리고 잠재변수의 오차분석까지 제약한 S₃모형도 비제약모형에 비해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적 관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조선

족과 한족 아동들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영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

다(김명숙,2012;김봉진 등,1991;박혜원,박민정,2005a;박용천 등,1997).

이상의 결과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생활환

경,아동의 기질 특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첫째,생활환경을 살펴보면,비

록 모두 부모의 일방 혹은 쌍방의 구조적 결손으로 형성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

지만,한족 아동들은 52.5%가 모,26%가 부,19.2%가 조부모,2.3%가 친척과 함

께 생활하는 반면,조선족 아동들은 46%가 조부모,27.2%가 모,21.1%가 부,

5.7%가 친척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또한 결손가정이 형성된 이유를 보면,조선

족은 외국 인력송출이 70.9%,이혼이 15.9%,국내 기타 지역으로의 취업이

10.9%,사망이 2.3%라면,반면에 한족은 이혼이 36.1%,국내 기타 지역에서의 취

업이 25.3%,외국 인력송출이 23.7%,사망이 5%로 차이가 있다.뿐만 아니라 조

선족 아동의 부모들은 외국 인력수출 비율이 높고 감당하기 힘든 출입국 비용과

외국에서 취업이 쉽지 않는 요인 등으로 결손기간이 길게는 10여년,짧게는 5~6

년으로 나타나(朴今海,郑小新,2009),전통적인 가정구조의 생활방식과 가족기능

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런 변화는 아동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아가 조선족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은 조선족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중국의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부모의 다

수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해 과거와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과 관계가 있다(세계일보,2005.1.1).따라서 아동발달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고,어머니와의 애착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박혜

원,박민정,2006;조복희,이주연,2005),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의 부동한 생활

환경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지지에 서로 다른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손가정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보면,한족 결손

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탄력성의 평균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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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았으며,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족,친구,교사의 지지를 더 긍정적으로 지

각하고,위험이나 역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낙관적

인 의지력,감정과 충돌을 조율하고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정서적인 탄

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조선족 아동은 기질 요인 중 친화,공격성,우울,불

안이 한족 아동에 비해 높고,한족 아동은 활동통제와 주의가 조선족 아동에 비

해 높다는 박혜원과 박민정(2005a)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나아가 조선족 아동

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전통도 학습해야 하지만,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

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의 문화에만 익숙해도 되는 한족 아

동보다 친화력이 높고,사회가 다원화되어 억제되었던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면서

공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김봉진 등(1991)의 연구를 지지한다.한족의 경우 아직

까지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조선족 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동양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질 특성인 활동통제와

주의(Ahadi등,1993)가 조선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도 일관하다.

구체적으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두 집단 모두 사

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또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영향을 주었지만,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첫째,조선

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는 서로 연관되었다.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내면화 문제행동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선족과 한족 아동들이 사회적지지

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고,간접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도

감소하는 것을 시사한다.특히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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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부적응이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현상학적으로 관찰

하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가족,친구,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활

용은 아동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함에 있어서 우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

다.특히 기질적으로 우울,불안이 한족 아동들보다 높고,부모들의 외국 인력송

출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

동을 감소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교육부문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지지원을 구축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를 향상

하고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

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서는 탄력성이 외현화 문제행동

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지만,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으로 나누어

집단 간의 관계적 구조 분석에서는 탄력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이유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

다 조선족과 한족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한 비행과

공격성 점수의 분산과 표준편차가 적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즉 전체모형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의 분산이 넓게 분포되었지만 민족별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또한 비행과 공격성의 평

균이 조선족은 1.60과 1.95이고,한족은 1.31과 1.51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

지 않다’의 사이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이

유는 학교,집단,정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문화적 배경,교육과 철학의 차이로

인해 소속집단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고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

로 볼 수 있다.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기주장과 표현보다는 집단규준에 맞

추는 현실은 아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인을 강조하는 서구나 한국의 아동보

다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억압하기 때문에 외현화 문제행동

을 쉽사리 들어낼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집

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표본 크기의 변화가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도 추측할 수 있다.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 수를 늘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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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을 포함한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탄력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 중 어떤 경로에서 조선족과 한족 결손

가정 아동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엄격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등가제약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모든 경로에 등가제약을 한 모형의 χ²값이 비제약모형의

χ²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므로,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 대한 구조모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사회적지지→탄력성’의 경로와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 비해 ‘사회적지지→탄

력성’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이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우 사

회적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한족은 조선족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사회 지지망 구축 등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를 더 많이 취한다(박

용천 등,1997)는 선행연구로부터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지지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문제중심적 대처,적

극적인 대처방식과 문제해결능력은 탄력성의 증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추리할 수 있다.따라서 교육행정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에서는 조선족 결손

가정 아동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지지원을 구축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도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 비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이는 한족 결손

가정 아동들은 조선족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기질적으

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우울,불안이 더 높은 현실에서 사회적지지를 향상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프로그램을 개입한다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내

면화 문제행동은 물론,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사회적지

지의 향상과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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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결과는 교육행정기관,지역사회,상담

센터,학교 현장에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에 따른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을 만들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2.결론

본 연구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연구의 결

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서 외현화 문

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그리고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또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간접효과보다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고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로 결손

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적인 모형을 고려하였을 때,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향상이 필요하고,다음으로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결손가정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

러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지지를 높여 내면화 문

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 효과

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결손가정 아동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는 다양한 활동은 아동들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따스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

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형성된 외로움을 보완해줄 수 있다.나아가 이와 같은 사

회적지지는 아동의 탄력성 증진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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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상담센터에서 방학 중에 진행하고 있는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

의 자기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상담교

사가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실시하는 심리건강교육과 담임교사

의 생활지도가 결부된다면 결손가정 아동들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내면화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연변지역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사회

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차이

가 있었다.구체적으로 두 집단 간 비표준화 경로계수에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

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

의미하게 높았지만,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계수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의 향상과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 및 내면화 문

제행동을 감소하는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는 사회문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기관,학교,지역사회에서 민족,결손가정 유형과 원인에 따라 보다 구체

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특히 기질적으로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우울,불

안,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을 생각할 때 조선족 부모들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과 같은 미시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즉 조선

족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민족적 특수성을 함께 고

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본 연

구를 통해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과 외

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지만,본 연구의 표본은 연길시,화

룡시,룡정시,안도현의 5~6학년에 재학중인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 129 -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환경

변인으로 사회적지지를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이 변인들만으로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전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

인변인과 환경변인을 확장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인과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으나,후속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저학년과 고학년 및 유아교육기관까지 확대

하여 발달 중에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

기 개입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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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theStructuralRelationshipsamongSocialSupport,

Resilience,InternalizingProblem BehaviorsandExternalizingProblem

Behaviorsofthe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inYanbianArea

Ming-ShuJin

DepartmentofEducation

GraduateSchool,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In-HoiLee

China has been going through the construction of unique sociallist

modernization economically,although Chinastandsforsocialistcountry.In

this regards,ethnic Korean society ofYanbian area in China has been

undergoingconsequentialchangesofindustrializationandurbanization,social

structure,familystructure,andsocio-economicstatusofwomen.Especially,

foranumberoffactorsincludingtheparents’overseasdepartureortothe

nearbymetropolisofemployment,risesinthedivorcerate,andtheabsence

oftheirchildren'seducation in home,thechildren from deficientfamilies

show changesinvalues,identityconfusion,psychologicalstability,deficiency

ofdesireandaffection,helplessness,interpersonalmaladjustment,behavioral

problemssuchasflight,aggression,andcrime.Therefore,theprincipalpoint

istodevelopandutilizeinherentstrengthsandresourcesofchildren,and

investigatetherelationshipbetween therelevantvariablesthatcan induce

successfuladaption in the situations ofbehavioralproblems or conflic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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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isstudy,accordingtotheAchenbach(1991),behaviorsassortedinto

twoclassifications.Under-controlledbehaviorssuchasflightandaggression

are classified for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and behaviors such as

depression,anxietyandexcessivecontrolareforinternalizingbehaviors.After

setting up the structuralrelationship between socialsupport,resilience,

internalizingbehaviorproblems,andexternalizingproblem behaviorsbasedon

theresearchreview,causalrelationshipsbetweenvariableswasinvestigated

according tothestructuralequation modelanalysis.Forthispurpose,the

followingresearchquestionswereproposed.

1.Whatisthestructuralrelationshipamongthevariablesofsocialsupport,

resilience,internalizingproblem behaviors,andexternalizingproblem behaviors

of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inYanbianarea?

2.Arethereany structuraldifferencesofthesocialsupport,resilience,

internalizingproblem behaviors,andexternalizingproblem behaviorsbetween

EthnicKoreanandChinese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

InordertoinvestigatetheseresearchquestionsTotalof484(Koreanfor

265people,Hanfor219people)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wereselected.

Theywerefrom 5-6gradeinelementaryschools,locatedintheregionof

YanjiCity,LongjingCity,AntuCountyinYanbian.Descriptivestatisticsof

therelevantvariables,t-testwereverifiedbyusingSPSS18.0program,the

structuralequationmodelwasverifiedbyusingAmos20.0program,and the

differencebetweenthetwogroupswasverifiedthroughmulti-groupanalysis.

Thefollowing conclusionsweredrawn from theresultsand discussion.

First,socialsupportsof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inYanbianhada

directimpactontheresilience,socialsupport,andalsohadadirectimpacton

the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Andresiliencehadadirectimpacton

externalizingproblem behaviors,internalizingproblem behaviorshadadirect

impact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Also,socialsupportindirectly

affected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throughresilienceandinternalizing



- 156 -

problem behaviors.Itwasproventhattheindirecteffectofsocialsupport

mediatedbyinternalizingproblem behaviorsinfluencingexternalizingproblem

behaviors was larger and more effective than the effect mediated by

resilience. These results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parent-centric,teacher-centric,friend-centriceducationinordertogetmore

socialsupport.whentheeducationadministrativeoffices,counselingcenters,

local communities, schools, and families make early intervention and

counseling for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Asthechildrenindeficient

familiesespeciallyhardtoreceivefamilysupport,itissoimportanttoform

theschool'seducationalenvironmentthatcanincreasethesupportofteachers

andfriends,cultureofsharingandcaringtoformationemotionalsupportand

informationalsupport.Considering overallmodels ofsocialsupport,social

support,resilience,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theeffortstoimproveexternalizingproblem behaviorsof

the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intheYanbianaretheeffectivestrategies.

Second,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ofstructuralrelationshipsofthe

variablessuchassocialsupport,resilience,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between ethnicKoreans and Chinese

childrengroupsfrom deficientfamilies.Furthermore,theresultsofspecific

pathcoefficientsofethnicKoreanandChinese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

confirmedthatChinesechildrenwassignificantlyhigherthanethnicKoreans

insocialsupportpathcoefficientinfluencing resilience,andethnicKorean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hinese children in socialsupport path

coefficientrelatedto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Theseresultsindicate

thatChinesechildrenfrom deficientfamiliesreceivedmoresocialsupportthan

ethnic Korean children followed by resilience improvement and fewer

internalizingproblem behaviors.Therefore,moreeffortsareneededforethnic

Korean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including improvementof social

supportandresilience,reductionofinternalizingproblem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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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延邊地區留守儿童的社会性支持、心理弹性、内显问题行为和外显问题

行为间的结构关系分析

金 明 淑

济州大學校 大學院 教育學科

指導敎授 李 仁 會

  中国随着经济改革和对外开放，迎来了中国特色社会主义现代化转型期，社会也发

生了工业化和城市化引起的个人价值观、家庭结构、人际关系和生活方式的变化。特

别是受父母海外离境、到邻近大都市的就业、离婚率上升、留守儿童教育匮乏等因素

的影响，引发了延边地区留守儿童价值观的变化、人生观的混乱、心理安全感和情感

需求的缺乏、人际关系和学校生活的适应不良，焦虑和忧虑、非行和攻击性等诸多问

题。为帮助留守儿童充分发挥自身内涵的优势和环境资源，克服在学习和生活中的困

境和冲突，让孩子们身心健康快乐地成长，特界定了相关变量之间的结构关系。本研

究根据阿亨巴赫(1991)的理论，把非行和攻击性为外显问题行为，把抑郁和焦虑为内

显问题行为，根据先行研究设置了社会性支持、心理弹性、内显问题行为和外显问题

行为等变量间的关系，通过结构方程模型分析，界定了诸多变量之间的因果关系。

  本研究提出了以下问题。

1、延边地区留守儿童的社会性支持、心理弹性、内显问题行为和外显问题行为间

的结构关系是如何？

2、延边地区朝鲜族和汉族留守儿童的社会性支持、心理弹性、内显问题行为和外

显问题行为组间的结构关系是否有差异？

为此，选取了延边地区的延吉市、龙井市、和龙市、安图县小学5-6年级留守儿童

484名(朝鲜族265人，汉族219人)为被试。运用spss 18.0统计软件进行了相关变量的

记述统计和差异性检验，使用Amos 20.0统计软件进行了结构方程模型分析，组间比

较差异性检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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结果表明：

                     

首先，延边地区留守儿童的社会性支持直接影响心理弹性；社会性支持直接影响内

显问题行为。心理弹性直接影响外显问题行为，内显问题行为直接影响外显问题行为。

而且，社会性支持通过心理弹性和内显问题行为对外显问题行为起到间接的影响。间接

的影响力‘社会性支持-心理弹性-外显问题行为’路径比‘社会性支持-内显问题行为-外

显问题行为’路径小。根据以上结果，教育行政机关、心理咨询中心、社区、学校、家

庭开展留守儿童的早期干预和教育时，先行家长、教师、同学为中心的教育，形成分

享、关怀、共同进步的育人环境，增强对留守儿童社会支持力度，让儿童从中得到人

文关怀和心理支持。对缺少家庭温馨的留守儿童，应该搭建教师和同学们的情感沟通

桥梁。为改善延边地区留守儿童的外显问题行为，考虑社会性支持、心理弹性、内显

问题行为和外显问题行为的结构方程模型时，首先要采取增进社会性支持的各种努力

和人文环境的改善，那么，儿童的心理弹性自然会增强，随之缓解外显问题行为。

其次，朝鲜族留守儿童组和汉族留守儿童组间的社会性支持、心理弹性、内显问题

行为和外显问题行为结构关系上呈显著差异。两组间的路径系数是汉族留守儿童组比

朝鲜族留守儿童组在‘社会性支持-心理弹性’上呈显著高，而在‘社会性支持-内显问题

行为’上呈显著低。以上结果显示汉族留守儿童比朝鲜族留守儿童在感知家庭、教师、

同学们的支持更多，比朝鲜族留守儿童在增强心理弹性和缓解内显问题行为上显著差

异。总之，朝鲜族留守儿童比汉族留守儿童更需要增进家庭、教师和同学诸方面的社

会性支持的人文环境，增强心理弹性的训练，减少内显问题行为的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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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일상생활 특징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평소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좀 더 신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

니다.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선택하여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명숙

※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해당란에 V표 하시거나,직접 적

어주세요.

1.성별은? ① 남 ( ) ② 여 ( )

2.학년은? ① 4학년 ( ) ② 5학년( ) ③ 6학년( )

3.지금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적으세요.

( )

4.친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망 ( ) ② 이혼 ( ) ③ 별거 ( )

④ 외국으로 돈 벌이 나감( ) ⑤ 국내 다른 곳에 돈벌이 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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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비슷한 칸에 V표를 해주세요.

번호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 해주는 것 같다.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18 우리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

다.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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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래의 문항들은 탄력성에 관한 것으로 평소 나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슷하다고 생각

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2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5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한다.

6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찬찬히 생각해 본

다.

7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다.

8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9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 나도 아픔을 느낀다.

10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한다.

1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낙담하지 않는다.

1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참을 수 있다.

1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16 나는 내 꿈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17 어려움이 많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18 세운 목표나 계획들을 실천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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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여러분의 거주가족에 변화가 있다면 그 이후의 생활에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비슷한 것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2 나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싸우는 경향이 생겼다.

3 나는 항상 슬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게 되었다.

5 나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6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까봐 겁이 났다.

7 나는 항상 아픈 곳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다.

8 나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9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지 않는다 생각하게 되었다.

10 나는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다.

11 나는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2 나는 남보다 못났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13 나는 항상 나쁜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4 나는 내 자신이 미웠다.

15 나는 잘못된 일은 거의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6 나는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7 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8 내가 커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19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었다.

20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되었다.

21 나는 식욕이 없고 입맛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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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여러분의 거주가족에 변화가 있다면 그 이후의 생활에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비슷한 것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2 나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경향이 생겼다.

3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게 되었다.

4 나는 자주 가출을 하게 되었다.

5 나는 부모님 돈을 몰래 훔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6 나는 가끔 무단결석을 하게 되었다.

7 나는 주위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8 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남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9 나는 사람(친구)을 잘 때리거나 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10 나는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경향이 생겼다.

11 나는 조그만 일에도 시비를 걸고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12 나는 선생님 말씀에 대들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

13 나는 나쁜 말과 욕을 자주하게 되었다.

14 나는 나쁜 일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15 나는 남을 잘 놀리게 되었다.

16 나는 가끔 담배나 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17
나는 갖고 싶으나 돈이 없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가끔 하게

되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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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您好！

 感谢您参与问卷调查.

  本次问卷调查是为了了解同学们在家里和学校生活中的个人情况, 以帮助

同学们能有一个更加丰富多彩的生活.  

  所有问题无对错之分, 您真实的回答对于我们非常重要，我们将对您个人

资料和观点予以保密. 

2012年 1月 

济州大学校 大学院 教育学科

金 明 淑

                                                   

부록 2

关于汉族留守儿童日常生活特征问卷 

                 

 
※  以下是写您及家人的基本情况.

（请用V 号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 或者直接填写.） 

 

1. 您的性别：    ① 男 (    )         ② 女 (    ) 

 

2. 年级         ① 五年级(      )   ② 六年级(     )    

 

3. 请填写现在和您住在一起的家人. 

 

(                                                                 )

 

4. 如果与父母一方或双方不住在一起的话, 其理由是? 

 

 ① 死亡 (    )      ② 离婚 (    )     ③ 分居 (     )  

                            

④ 出国挣钱 (    )        ⑤ 去国内外地挣钱 (     ) 

 



- 165 -

Ⅰ请阅读下面社会支持的选项, 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后打V.

序

号

问       题 完全
不

符合

比较
不

符合

说
不
清

比较
符合

完全
符合

1 朋友们似乎喜欢我.      

2 朋友们似乎疏远我.      

3 朋友们似乎听从我的想法或话语.      

4 当我遇到困难的时候,朋友们安慰我,鼓励我.      

5 我和朋友们互相帮助，似乎相处得很好.      

6 朋友们对我似乎很关心.      

7 朋友们似乎喜欢和我在一起.      

8 朋友们似乎很理解我.      

9 家人似乎不太喜欢我.      

10 家人之间有许多互相帮助.      

11 我家人很理解我.      

12 我家无论有什么， 似乎都能一起分享.      

13 我困难的时候,家人给我力量和勇气.      

14 家人似乎听从我的想法和我说的事.      

15 家人似乎很在乎我.      

16 家人似乎非常关心我.      

17 我和老师似乎很亲近.      

18 我觉得老师热心的帮助我.      

19 我和老师说话似乎很难.      

20 我觉得老师并不太在乎我的心情.      

21 我觉得老师似乎喜欢我.      

22 我觉得老师似乎很关心我.      

23 当我生病或者有事请的时候,老师好担忧.      

24 老师重视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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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问         题 完全
不

符合

比较
不

符合

说
不
清

比较
符合

完全
符合

1 我只要通过努力就可以做好许多事情.      

2 我有能力克服困难.      

3 如果发生事情就想到各种解决办法.      

4 我能做好很多事情.      

5 我会区别能解决的事情和不能解决的事情.      

6 出了问题，首先思考出事的原因.      

7 在学习和工作当中，我可以集中精力而不受到情感的干扰..      

8 仔细听他人讲自己的经历.      

9 如果别人伤心，我也会跟着伤心.      

10 设法了解他人的想法和感受.      

11 即使伤心或者疲惫的时候，也不会灰心.      

12 即使情绪低落的时候，我也能控制自己的情绪.      

13 即使失败了，也不会过分失望.      

14 事情的发生，不像我希望的那样.      

15 即使失败了，我也会鼓起勇气，重新开始.      

16 为了实现我的理想而努力.      

17 虽然很难，但是我相信理想总会实现.      

18 我努力实现 制定的目标和计划.      

Ⅱ请阅读下面心理弹性的选项, 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后打V.



- 167 -

序号 问         题 完全
不

符合

比较
不

符合

说
不
清

比较
符合

完全
符合

1
我变得不再期待幸运的事情会发生在我身上.

2
我变得不再回避与人的冲突，按自己的个性去与人争吵或打

架..

3
我变得经常伤心.

4
我经常失眠，还做噩梦.

5
我变得会说谎了.

6
我担心今后会发生什么事情.

7 我常常因为疼痛担心的事情多了起来.

8 最近我感到很寂寞.

9 我觉得谁也不肯为我着想.

10
不管做什么事情我都感觉到很困难、很累.

11 我觉得自己是一个什么事情都做不好的人.

12
我不如别人的想法多了起来.

13
我经常觉得自己是个坏孩子.

14 我讨厌自己.

15 我最近总觉得，所有的事情几乎都是我的错.

16 我偶尔有寻死的感觉.

17 我最近觉得自己真的连一个好朋友都没有.

18
我最近担心长大以后是否会成才.

19
我最近变得不听父母的话.

20 我最近感觉到别人对我都不太友好.

21 我最近没有食欲.

Ⅲ 请阅读下面的选项，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后打V.

（家庭成员发生变化以后, 您的感受和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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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感谢您的合作！ -------

Ⅳ 请阅读下面的选项，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后打V.

（家庭成员发生变化以后, 您的感受和想法.） 

序号 问         题 完全
不

符合

比较
不

符合

说
不
清

比较
符合

完全
符合

1 我最近变得抢钱或抢东西.

2 我最近有经常妨碍别人的倾向.

3 我变得一生气，就扔东西.

4 我变得常常离家出走.

5 我最近偷了父母的钱.

6 我最近常常无故缺席.

7 我最近威胁过周围的人.

8 因为琐碎的事情，我和别人吵架的次数多了起来.

9 最近我动手打人的次数多了起来.

10 我变得很固执，还有叛逆的倾向.

11 小事情我也与他人争执，使人难受.

12 最近我变得顶撞老师，不服从老师的倾向.

13 我变得经常说坏话，喜欢骂人.

14 即使做了坏事，我也没有罪恶感.

15 我变得经常戏弄人.

16 偶尔也吸烟、喝酒.

17 即使没钱买我想要的东西， 有时也去商店里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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