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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pect the use possibility of DAS as a depression assessment tool for middle school students 

by finding out their depression tendency and DAS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I have found out explored the differences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accordance with sex and grade, and also found a relationship 

between DAS response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0 middle 

school students in Pusan and Kyungnam, and the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Silver's Draw-a-Story and Beck's depression 

scale and aggression scale. The results were analyzed two-way ANOVA analysis, Duncan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crosstab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pression level of the 9th grad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7th 

grade students. And the aggression level of males was higher than in females, and higher in 8th graders than in 7th graders. 

The emotion content scores and the self-image scores were related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So when the level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high, the emotional response of DAS and the self-image response were negative. 

Through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DAS has the power of discrimination as a tool measuring depression state and 

that DAS is meaningful because it showed it can be used as a tool for estimating the level of depression state of school students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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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사람들은 나 할 것 없이 실패와 상실을 일상 으로 경험한

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실패와 상실로 인해 일시 으

로 우울한 기분에 젖게 되지만 부분,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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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 인 삶을 회복한다. 이처럼 좌  

경험 후에 일시 으로 우울 기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 이

며,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병 인 우울은 정상  

우울에 비해, 우울한 기분의 강도가 하게 강력하고 범

하게 나타난다.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지속

인 상실감이나 무력감, 나아가 자살기도를 포함하는 정신병  

상태에 이르는 우울증까지 그 범 가 양극단 인 연속선상에 

놓여있다(제 묘, 2007). 즉 어떤 우울 기분은 정상 인 기분변

화이고 어떤 것은 임상 인 진단기 에 부합되는 수 에 이른

다고 볼 수 있다. 

정신과  진단체계인 DSM-Ⅳ(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우울의 기 을 성인과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용하며, 단지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른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즉 청소년의 경우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성인과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들 간에 동일한 거가 사용

된다는 가정을 반 한다. 청소년들의 우울증상은 성인과 유사

한 정서 , 인지 , 동기 , 신체 , 정신운동  증상을 포함한

다는 가정 하에 청소년 우울증을 성인과의 동일선상에서 보고

자 하는 견해들도 있는 반면 청소년 우울증의 임상 인 특징이 

성인 우울증과는 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arlson 

& Kashani, 1987). 즉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멜랑콜

리아, 정신증, 자살시도 등의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분리불안, 공포증, 신체 인 불편감, 행동 인 문제들은 아동들

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Ambrosini, 1978; Carlson & 

Kashani, 1987; Lewinsohn, 1974; Seely & Hops, 1993). 한 

상 으로 경미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표 되는 양상

은 성인과 차이를 보인다. 분리불안이 동반되거나 학교에 한 

공포를 보이기도 하고, 가족의 일에 무 심하며 신체  불편감

을 나타낸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가출이나 약물 독 등의 증상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Beck, 1978).

이와 같은 이유는 이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로서 신체

 변화에 한 응, 자아정체성 확립 등 성취해야 할 과 한 

발달과업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신체  성숙과 심리-사회  

성숙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춘기 변화에 수반되는 충동과 욕구

에 효과 으로 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청소년들을 연구

한 임상가들(Chiles et al., 1980)은 청소년 우울의 표 인 

특징을, 사건이나 자신에 한 부정 인 시선이라고 정의하며 

문제행동이 우울과 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우울의 련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에서

(Carpentueri & Cole, 1990; Catron & Weiss, 1994) 문제행동 

즉 공격성과 같은 행동장애를 보인 아동-청소년의 많은 수에서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은 비 형 이면서 사춘기 특성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은폐된 상황에서 측할 수 

없는 충동 이고 괴 인 행동표 으로 발 되는 경향이 있

다. 우울은 반항, 결석, 가출과 같은 행동장애나 범죄행 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울로 인한 부

응 행동이 일탈자나 학교부 응학생으로 치부되거나  다른 

행동문제로 오인되는 경우들이다. 일부 우울증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쉽게 화를 내고, 성인들과 달리 슬픔과 분노를 

억 르지 않는다. 일반 으로 청소년은 두 가지 모두의 경우를 

보이기도 하며, 공격 인 행동은 보이지 않기도 한다(Connor, 

2002). Cartron와 Weiss(1994)는 아동의 우울행동과 공격행동 

간에 상 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신과 입원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노표  양식에 있어서 우울

한 아동이 우울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분노를 인지 으로 통제

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보 다(Kashani et al., 1995)고 보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동의 우울을 측하는데 있어 공격성과 

거부, 귀인의 역할을 검토한 Panak(1992)는 공격성 수 의 

증가가 우울 수 의 증가와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고, Slee(1995)는 학교에서 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과 우를 괴롭히는 아동의 우울수 을 조사했는데, 괴롭

힘을 당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는 것 역시 

우울과 유의미한 연 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우울은 여러 가지 다른 장애나 조건과 함께 나타나

기 때문에 우울로 인한 문제로 인식되기 어려운 이 있어 

분류나 확인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다변 인 청소년의 심리

 특성  행동을 진단할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성인들과

는 양상이 다른 청소년의 우울을 가리는 사정기 의 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 성향을 하나의 증상

으로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해 상당히 민감하게 기능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 하기를 꺼려 자신의 감정과 다르게 표 하

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언어 같은 직 인 

방법보다 항감 없이 무의식 으로 내면을 표 할 수 있는 

특정 주제와 구조  채 체계를 가진 그림검사가 청소년의 

우울을 진단하는 하나의 도구로 제시될 수 있다. 

미술치료 임상가들의 연구보고에서도 우울한 청소년들의 

특징을 찰하 는데, 이들의 우울은 종종 감추어져 있고, 무기

력한 특징을 보이는 우울한 성인과 조 으로 분노에 차있거

나 공격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Wadeson, 1980).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그림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의 그림보다 

색채가 단조로우며 그림의 내용이 공격 (바람직하지 못한 

공격- 를 들어 타인을 해치는 그림)이고, 노력의 흔 이 으

며, 여백을 더 많이 남겼고, 우울한 느낌을 다고 보고하고 

있다(Silver, 2005). Gantt과 Tabone(2003)은 연구를 통해 우울

증이 있는 사람의 그림에는 특징 인 패턴들이 있음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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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성  별 1 2 3   체

남  자

여  자

98

97

96

102

106

101

300

300

  체 195 198 207 600

<표 1> 성별 학년별 분포

는데, 우울증 환자의 그림은 일반인들의 그림보다는 정신분

열증이나 기질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림과 비슷한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투사  그림검사는 그림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 그것을 

그린 사람의 인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즈를 제공하고, 한 

치료를 한 도구와 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Riley, 2003)이 

될 수 있다. 그림검사에 나타난 개인 반응의 다양성과 내용의 

풍부함, 독특한 심리  특성의 반 을 통해 심리 상태나 특성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그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 으로 그림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Silver(1981, 2002)의 SDT(Silver Dra-

wing Test), DAS(Draw-a-Story), Gantt와 Tabone(1988)의 형

식  요소 미술치료 척도(Formal Elements Art Therapy Scale: 

FEATS), Betts의 얼굴자극그림(2003), Cohen(1988)의 진단  

그림 시리즈(Diagnostic Drawing Series: DDS)등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새로운 지시방법과 채 차의 연구가 계속 진행

되어 투사  그림검사를 구조  채 체계로 발 시키기에 이르

다. 그  표  연구자인 Silver(2002, 2005)에 의해 고안된 

DAS는 공격성과 우울증을 선별하기 한 그림 사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우울 행동과 

성인의 우울 형태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정을 가진다.

이야기 그림검사(DAS)는 검사자들이 동일 자극화에 해 

각기 다른 지각을 하며, 그림과 이야기 내용은 개인의 경험과 

성격을 반 하며 양  평가가 가능하다는 제를 가진다. 응답

자들에게 14가지 자극 그림을 제공하여 그  두 가지를 선택해

서 이야기를 만든 후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하는 기법으로, 

선택된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엇을 상상한 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그리게 하여 명백하거나 숨겨진 의미

들이 설명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해 Silver(1988, 2002, 

2005)는 다양한 피험자를 상으로 지속 인 연구를 실시하여 

DAS가 우울과 공격성을 사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 DAS를 용한 등학생의 

우울성향 분석(신미경, 2005), 우울성향 여 생의 검사반응 

특성(정주희, 2005), 발달장애 어머니의 검사반응 특성(정지은, 

2006), 20 의 여성 내담자와 정상인의 검사반응 비교 연구(주

리애, 2006)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는 없을 뿐 아니라, 한 연구에서 우울과 공격성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lver의 연구를 토 로 우리나라 학생이 가지는 우울과 공격

성의 특성을 알아보고, DAS의 반응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이 감정을 인식하거나 언어나 로 표출하기 

어려운 내면의 심리상태를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하여 DAS가 

청소년의 우울을 사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는

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아울러 개인에게 치료와 교육  개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림 반응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진단  

자료 뿐 아니라 가정과 교육 장에서 청소년의 지도방법 설정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수 을 알아보고, 

DAS가 청소년의 우울을 사정하는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수 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 수 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우울수 은 DAS상의 정서내용 수, 자기상

수와 어떠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공격성은 DAS상의 정서내용 수, 자기상

수와 어떠한 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상은 부산과 경남지

역에 소재하는 3개의 학교에서 1, 2, 3학년 각 3학 씩 표집 

하여(629명; 남 318, 여 311명)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그림과 질문지  하나가 없거나 질문지 응답의 락이 

많아 연구에 부 당하다고 단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선정된 상 수는 600명이었다. 상자의 성별과 학년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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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비조사는 2006년 9월 7일부터 

2006년 10월 20일까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50명을 

상으로 했다. 학교의 양해를 얻어 연구자가 직  실시하 고, 

DAS와 BDI, 공격성 질문지 검사를 집단 으로 실시하 다. 

DAS에서는 그림의 내용보다 이야기 내용을 특별히 요하게 

다룬다. 이런 이유로, 질문이나 화를 통하여 명백하거나 숨겨

진 의미들이 설명되어져야 하나, 실시결과 집단검사라는 제한

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집단검사의 제한 을 최소화 

하기 해 검사자들이 구성한 이야기 내용들이 명백해지도록 

보충질문지를 제작하여 집단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조사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3개의 학교 1, 

2, 3학년 학생 629명을 상으로 하 다. 검사기간은 2007년 

3월 17일부터 2007년 9월 21일까지 각 학교의 양해를 얻어 

연구자와 미술치료학과 학원생 2인이 DAS와 BDI, 공격성 

질문지 검사를 학 단 로 집단 으로 실시하 다. 먼  공격

성 검사 질문지와 BDI를 실시하고, DAS에 따른 지시사항을 

달하 다. 본 연구 실시에 있어 청소년들이 질문지의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설명을 하 으며, 집단검사를 실시하 지만 

그림검사지와 질문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 으로 

다시 설명하여 불성실한 검사태도를 최소화 하도록 하 다. 

한 연구자는 청소년들에게 검사 시 비 이 보장됨을 알리고 

개인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  공개에 한 불편

감을 덜어주도록 하 다. 이 검사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 솔직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3. 연구도구

1) DAS검사(이야기 그림검사)

Silver의 이야기 그림검사는 공격성과 우울의 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평가하기 한 최근의 사정법이다. DAS는 

첫째, 검사자들이 동일 자극화에 해 각기 다른 지각을 하며 

둘째, 그림과 이야기 내용은 개인의 경험과 성격을 반 하며 

셋째, 양  평가가 가능하다는 제를 가진다. DAS는 물리 , 

표면  특징- 를 들어 선, 색채, 두 장의 자극 그림-보다 이야기

의 내용을 요시 한다. DAS Form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이 검사를 해 사용되는 것이므로(Silver 1988b, 2002) 

본 연구에서도 DAS Form A형의 검사형태를 사용했다. 

응답자들에게 14가지 자극 그림을 제공하여 그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만든 후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하는 기법으

로, 선택된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벌어지는) 무엇을 상상한 

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그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선택한 자극 그림 이외에도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나 주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림이 완성되면, 질문을 하여 이야기를 

첨가하고 화를 통해 명백하거나 숨겨진 의미들이 설명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DAS 지시사항

“여러분 우리는 지  한 장의 그림과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건 못 그리건 상 없습니다. 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표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 어  그림 을 보면 사람, 동물, 장소, 물건이 있는 

14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에서 2개의 그림을 선택하여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선택한 카드의 그림은 바꾸어도 되고, 

다른 것을 더 첨가시켜 넣어서 그려도 됩니다. 그림은 나 어 

 검사지의 네모 칸 안에 그리십시오. 반드시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그리기가 끝나면 그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시다.“ 라고 지시한다.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비조사에서 DAS검사를 집단 으

로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이야기 구성이 매우 간략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이 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질문하여 

선택된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명백하거나 숨겨진 의미들을 

악할 수 없어 채 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  연구에서

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 구성을 하고 난 후 “이 일이 있기 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자신

이 그림 속에 있다면 무엇( 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계에 

있나요?” 등을 지문을 통해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 내용을 

다시 구조화 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2) 채 기

척도의 범 는 1에서 5 으로 구성되며, 2가지의 범주로 

채 된다. DAS 체 내용의 평가는 정서내용 수로 채 되며, 

자기를 심으로 구성된 내용은 자기상(self-image) 수로 채

된다. 그림의 채 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미술치료를 공부하

고 있는 학원생 2명이 함께 하 으며. 채 자간의 일치도는 

r= 0.73이 다. DAS 평가 척도는 아래 <표 2, 3>과 같다.

2)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학생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하여 Beck(1967)의 우울척

도를 이 호(1993)가 번안한 한국  BDI 우울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Beck이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것으로 

임상  우울을 가려내는데 유용하다. 정서 , 인지 , 동기 , 

생리  증후군 등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 범 는 

0 부터 63 까지이다. 한국인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가 0~9 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 은 가벼운 

우울, 16~23 은 한 우울 상태, 24~63 은 심한 우울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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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주  제 세 부 내 용

1 병 인 환상 -응답자가 슬픔, 무기력, 고립, 자살, 죽음과 련된 묘사

2 불행한 환상 응답자가 놀람, 좌 , 불행과 련된 묘사

3 양가 , 비정한, 애매한 환상 응답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묘사

4 유쾌한 환상 응답자가 tv를 보거나 구조되는 것처럼 수동 인 행운과 련된 묘사

5 욕구충족 환상 행복한, 사랑받고, 강력한, 뛰어난, 인, 괴 인, 공경 인, 성취 인 것과 련된 묘사

<표 3> DAS의 자기상 수

  수 주  제 세 부 내 용

1 강한 부정  주제
-슬픔, 무기력, 고립, 자살, 살인과 같은 내용 묘사

- 괴 , , 치명 , 살인  내용 묘사

2 보통의 부정  주제
-놀람, 화남, 좌 , 실망, 걱정, 괴 , 불행과 같은 내용 묘사

-긴장된, 냉담한, 불쾌한 계의 내용 묘사

3 립  주제 -양가 , 립 인 비정함, 애매한 내용 묘사

4 보통의 정  주제
-소극 인 행운과 같은 내용묘사

-다정하거나 명랑한 계의 내용 묘사

5 강한 정  주제
-행복한, 감동 , 성취 인 내용 묘사

-돌 , 애정이 있는 계 묘사

<표 2> DAS의 정서내용 수

3) 공격성 척도

공격성 측정을 한 척도는 곽 주(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척도는 21개 문항으로 

5  Likert식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  Likert로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매우 그 다 4 , 그 다 3 , 그 지 

않다 2 ,  그 지 않다는 1 을 부여하여 총 은 84 이며, 

수가 높을수록 공격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 .86 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SPSS 14.0 로그램으로 수행하 다. 척도

의 구성을 해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하 으며, 

그림의 채 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수를 구하

다. 본 연구문제와 련하여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하 다. 둘째, DAS 정서내용 수, 자기상 수, 

우울과 공격성 수 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하 으며, DAS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우울집단은 4집단(정상집단, 

가벼운 우울, 간우울, 심한 우울)으로 분류하 으며, 공격성 

수 은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3집단(낮은 집단, 간집

단,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crosstab)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성과 학년에 따른 우울수 의 차이

성과 학년에 따라 우울수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

여 이원변량분석을 하 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하 다. 그 결과는 <표 4, 5>와 같다. 

표에 의하면 우울수 은 성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98, p<.05). 사후검증 

결과 1학년과 3학년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3학년

(M=11.61)이 1학년(M=9.25)보다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성과 학년에 따른 공격성수 의 차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공격성수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 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

를 하 다. 그 결과는 <표 6, 7>과 같다. 

표에 의하면 공격성수 은 성(F=4.022, p<.05), 학년(F=

3.745,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63, p<.05). 성별

에 따라서는 남학생(M=36.90)이 여학생(M=35.55)보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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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학  년

남학생 여학생   체

M SD M SD M SD

1학년

2학년

3학년

 9.25

11.07

11.61

5.03

8.23

7.43

10.39

11.35

11.61

6.62

7.37

8.63

 9.82

11.21

11.61

5.89

7.79

8.03

  체 10.64 7.08 11.12 7.58 10.88 7.33

<표 4> 성별, 학년별 우울수 의 평균과 표 편차

우  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값 Duncan

성

학  년

성별×학년

오  차

33.607

353.080

35.293

31793.380

  1

  2

  2

594

33.607

176.540

17.647

53.524

.628

3.298

.330

*
a<c

*p<.05, a: 1학년, c: 3학년

<표 5> 성과 학년에 따른 우울수 의 이원변량분석

성  별

학  년

남학생 여학생   체

M SD M SD M SD

1학년

2학년

3학년

34.80

37.61

38.31

7.20

8.15

7.72

35.19

36.86

34.59

8.29

8.73

9.54

34.99

37.23

36.45

7.74

8.43

8.85

  체 36.90 7.82 35.55 8.89 36.22 8.39

<표 6> 성별, 학년별 공격성수 의 평균과 표 편차

공격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값 Duncan

성

학  년

성별×학년

오  차

  277.440

  516.723

  450.210

40974.800

1

2

2

594

277.440

258.362

225.105

 68.981

4.022*

3.745*

3.263*
a<b

*p<.05, a: 1학년, b: 2학년

<표 7> 성과 학년에 따른 공격성수 의 이원변량분석

정서내용 자기상

우울 -.233** -.161**

**p<.01

<표 8> 우울과 DAS 정서내용, 자기상 수와의 계 성이 높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사후검증 결과 학년은 1학년과 

2학년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2학년(=37.23)이 1학년

(M=34.99)보다 공격성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

용효과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1학년보다 3학년이 공격성 수

가 높았으나, 여학생은 3학년의 경우 오히려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우울과 DAS상의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와의 

계

DAS상의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와 우울과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고, 

구체 으로 우울정도에 따라 DAS상의 정서내용 수와 자기

상 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8>에서와 같이 DAS의 정서내용 수(r=-.233, p<.0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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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상집단 가벼운 우울 간우울 심한 우울

통계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서내용

1

2

3

4

5

74

46

107

31

36

25.2

15.6

36.4

10.5

12.2

66

29

70

11

4

36.7

16.1

38.9

6.1

2.2

38

19

29

2

2

42.2

21.1

32.2

2.2

2.2

18

4

12

2

0

50.0

11.1

33.3

5.6

0

χ 2
=44.86***

df=12

체 294 100 180 100 90 100 36 100

자기상

1

2

3

4

5

22

14

190

23

45

7.5

4.8

64.6

7.8

15.3

21

17

116

8

18

11.7

9.4

64.4

4.4

10.0

15

13

46

2

14

16.7

14.4

51.1

2.2

15.6

8

3

21

1

2

22.9

8.6

60.0

2.9

5.7

χ 2
=31.359**

df=12

체 294 100.0 180 100.0 90 100.0 35 100.0

**p<.01, ***p<.001

<표 9> 우울정도에 따른 정서내용, 자기상 수의 차이

정서내용 자기상

공격성 -.215** -.082*

*p<.05, **p<.01

<표 10> 공격성과 DAS 정서내용, 자기상 수와의 계 
자기상 수((r=-.161, p<.01)는 우울과 부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우울 수가 높을수록 그림검사에서의 정서내

용 수와 자기상 수는 낮은 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

이 높을수록 그림은 부정 으로 채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우울집단별로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의 비

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9에 의하면 우울정도에 

따라 정서내용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
2
=

44.86, p<.001). 정서내용 수가 1 인 경우 정상집단은 25.2%, 

가벼운 우울집단은 36.7%, 간우울은 42.2%, 심한 우울인 

경우 50%로 나타난 반면 정서내용 수 5 은 정상집단은 

12.2%, 가벼운 우울과 간우울집단은 2.2%, 심한 우울집단은 

0%로 나타나 조를 보 다. 즉 정상집단보다 우울집단이 DAS

상의 정서반응이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 수도 우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
2
=

31.359, p<.01). 자기상 수가 1 인 경우 정상집단은 7.5%, 

가벼운 우울집단은 11.7%, 간우울은 16.7%, 심한 우울인 

경우22.9%로 나타난 반면 자기상 수 5 은 정상집단은 

15.3%, 가벼운 우울은 10.0%, 간우울집단은 15.6%, 심한 

우울집단은 5.7%로 나타났다. 즉 정상집단 보다 우울집단이 

DAS상의 자기상반응이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격성과 DAS상의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와의 

계

DAS상의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와 공격성과의 계

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고, 

구체 으로 공격성 정도에 따라 DAS상의 정서내용 수와 자

기상 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와 같이 DAS 수(r=-.215, p<.01)와 자기상

수(r=-.082, p<.001)는 공격성과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공격성 수가 높을수록 그림은 부정 으로 채 되었

음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공격성 집단별로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11>에서와 같이 정서

내용 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30.263, 

p<.001). 정서내용 수가 1 인 경우 공격성이 낮은 집단은 

19.5%, 간집단은 31.0%, 높은 집단은 49.5%로 나타난 반면, 

정서내용 수가 5 인 경우 공격성이 낮은 집단은 13.0%, 간

집단은 7.1%, 높은 집단은 2.0%로 나타나 조를 보 다. 즉 

공격성이 낮은 집단보다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DAS상의 정서

내용반응이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 수도 공격성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11.048, p<.01). 자기상 수가 1 인 경우 공격성이 낮은 

집단은 5.2%, 간집단은10.7%, 높은 집단은 16.8%로 나타난 

반면, 자기상 수가 5 인 경우 공격성이 낮은 집단은 14.3%, 

간집단은 14.0%, 높은 집단은 8.9%로 나타나 조를 보 다. 

즉 공격성이 낮은 집단보다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DAS상의 

자기상 반응이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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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공격성

통계량낮은 집단 간 집단 높은 집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정서내용

1

2

3

4

5

15

 9

32

11

10

19.5

11.7

41.6

14.3

13.0

131

 76

156

 29

 30

 31.0

 18.0

 37.0

  6.9

  7.1

 50

 13

 30

  6

  2

 49.5

 12.9

 29.7

  5.9

  2.0

χ 2
=30.263***

df=8

체 77 100 422 100 101 100

자기상

1

2

3

4

5

 4

 6

48

 8

11

 5.2

 7.8

62.3

10.4

14.3

 45

 34

261

 22

 59

 10.7

  8.1

 52.0

  5.2

 14.0

 17

  7

 64

  4

  9

 16.8

  6.9

 63.4

  4.0

  8.9

χ 2
=11.048**

df=8

체 77 100.0 421 100.0 101 100.0

**p<.01, ***p<.001

<표 11> 공격성 집단에 따른 정서내용, 자기상 수의 차이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수 을 알아보고, DAS의 

정서내용 수, 자기상 수와 질문지 척도의 우울수 , 공격성

수 의 계를 악하여 DAS가 청소년의 우울사정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남, 여 학생 600명에게 DAS와 BDI, 공격성 검사를 시행하

고, 자료 분석은 척도의 구성을 해 내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하 으며, 그림의 채 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수를 구하 다. 본 연구문제와 련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는 이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하 으며, DAS 정서내용 수, 자기상 수, 

우울과 공격성 수 의 계는 상 분석을 하고 우울집단과 

공격성집단에 따른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의 차이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선행연구에 

기 하여 논의를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우울수 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학생 4, 5, 6학년을 상으로 한 조수철, 이 식(1990)

의 연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우울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김연선(1993), 박경민

(1995)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우울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그러나 등학교 5, 6학년을 

상으로 한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장은진, 서민정, 정철호, 2001)와는 차이를 

보 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김서 , 2006; 박정민, 

2007; 이선희, 2002; 이희연, 2006)에서 우울증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을 상으로 한 

차지연(199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상이 

높다는 것이 일반  견해이나,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연구와 여아가 우울이 높다는 연구 등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우울에 한 성차의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어 이에 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우울수 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은 등학교 6학년 아동이 3학년아동보다 우울수

이 높게 나타난 연구(김은미, 2008)와, 연령증가에 따라 우울증

상이 증가한다는 이희연(2006)연구, 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우울이 높으며(박정민, 2007), 고등학생의 경우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우울수 이 증가한다고 한 연구(이선희, 2002)와 일치

하 다. 우울장애의 경우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성차가 나타나 

15-18세에 격한 성차가 나타난다고 한 Abramson, Seligman

과 Teasdale(1978)의 견해로 미루어 보아 고등학생, 학생들

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함께 실시된다면 연령변화에 따른 우울

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공격성 수 의 차이에서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1학년보다 2학년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남학생은 3학년이 공격성 수가 

높았으나 여학생은 오히려 3학년이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비행이 

많다는 김서 (2006)의 연구, 외 화 장애는 남자청소년에서 

발병률이 많다는 Simon(200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공격

인 청소년을 상으로 한 Earwood, Fedorko, Holzman, 

Montanari 와 Silver(2004)의 연구에서 공격성은 성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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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연 이 있는 것으로 남자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보

다 공격 인 것으로 나타난 보고와 일치한다. 그러나 공격성 

수 자체는 남녀 간 성차가 없다는 김지경(1995)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 다.

학생의 분노양식과 우울  공격성과의 계를 연구한 

고 인(1994)의 연구결과에서 우울이나 공격성 수 은 자신의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는 성별이나 학년보

다 개인의 신체, 정신건강수 , 감정표 방식이 우울수 을 

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울, 공격성 수 은 성별, 

학년간의 차이보다 개인 인 변인에 의한 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청소년 개인의 성격유형, 정신건강 수  

등과 련된 우울의 연구의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DAS의 정서내용 수, 자기상 수는 우울과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집단 간에 차이를 보 다. 

즉 우울수 이 높은 경우 DAS의 정서내용과 자기상 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이는 Silver의 

기(1988a, 1988b)의 연구에서 우울증을 가진 상자는 DAS 

수에서 1 을 부여하는 부정 인 주제로 반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학생을 상으로 실버그림검사

(SDT)의 상상화의 정서내용, 자기상 수에 따라 우울수 이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김은미(2008)의 연구에서 우울집단은 

비우울집단보다 정서내용, 자기상 수가 1, 2 가 많았으며, 

비우울집단은 4, 5 가 많았다. 즉 우울집단이 정서 으로 

고립되고 부정 이며 자기상에 하여 부정 이고 수동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여 생을 

심으로 DAS와 우울과의 계를 연구한 정주희(2005)의 연구

에서도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 간에 DAS 수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넷째, DAS의 정서내용 수, 자기상 수는 공격성과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 집단 간에 차이를 보 다. 

즉 공격성이 낮은 집단보다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DAS상의 

정서내용반응이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ilver(2002)의 연구에서 공격 인 집단 상자들 거의가 부정

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격성은 정서내용 수와 유의

미하게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밝 져(Earwood et al., 2004) 

공격성이 높은 학생이 정서내용 수가 더 낮고 부정 인 반응

을 보인다는 과 일치하 다. 한 우울과 공격성이 높을수록 

부 응  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다(배은 , 2007)는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울과 공격성 수 이 높은 집단에서 

DAS의 정서내용 수와 자기상 수는 공통 으로 1 을 받는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은 우울  공격성간에

는 상호 련성이 있다는(김지경, 1995) 과 Craighead(1991)

가 지 하듯이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의 20-30%가 공격성이 

포함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한 을 반 하 다. 등학교 

정상아동을 상으로 우울경향을 조사한 곽경숙(2007)의 연구

에서 우울성향이 있는 아동은 충동성과 과잉행동 등의 품행장

애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그러나 Earwood 등의(2004)연구에서 DAS 자기상 수 5

과 공격성이 유의미한 반응을 보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 다. 

Silver(2005)는 DAS검사에서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정서내용, 자기상 수 모두 1  즉 매우 

부정 인 반응사이에 연 성이 있음을 시사하 고, 정서내용

수 1 과 자기상 수 5  즉 부정 인 정서내용 반응이 능동

인 자기상 이미지와 결합되는 것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험을 가진 아동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

다. 그러나 자기상 수의 경우 5 에는 정 인 내용( , 

행복하고, 사랑받고)과 부정 인 내용( , 괴 , 공격 )

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DAS자기상 수에서 채 체계의 구분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 이 부분의 명확한 

구분을 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DAS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을 선별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만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일반

화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는 등학생, 

고등학생, 학생, 일반인들로 상 범 를 확 시켜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기의 

연구로 일차 으로 우울, 공격성을 DAS의 정서내용 수, 자기

상 수 각각으로 분석하 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DAS 정서

내용 수와 자기상반응 수의 연 성을 악하여 아동 청소년

의 우울 특성을 변별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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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이야기 그림검사(DAS)의 자극그림



13학생의 우울  공격성과 DAS반응특성과의 계연구

- 417 -

[부록 2] 이야기 그림검사(DAS)의 검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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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야기 그림검사(DAS)의 사례

<그림 1> 정서내용 1 , 자기상 1

심한 우울 

제목:“배신당한 공주의 자살”

<그림 2> 정서내용 1 , 자기상 5

강력하고 폭력 인 자기상 이미지

제목:“공룡이 사람을 삼켰다”

<그림 3> 정서내용 1 , 자기상 3 

모호하거나 양면 인 자기상 이미지

제목: “매형과 처남의 불륜” 

<그림 4> 정서내용1 , 자기상 5

강력하고 폭력 인 자기상 이미지

제목: “어린 병아리를 먹으려는 공주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