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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representation of peers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representation of mother and social competence. Subjects were 547 elementary school children. Baron

and Kenny's model (1986) was used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s. Results were (1)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presentation of mother by gender. Girls had more positive representation of peers

than boys. (2) Girls' representation of mother had more influence on social competence than boys'. (3)

Girls' representation of peers had more influence on social competence than boys'. (4) Representation

of peers mediated relations between representation of mother and social competence. Girls' representation

of peers had more mediating effect than boys'.

Key Words：어머니 표상(representation of mother), 또래 표상(representation of peers), 사회적 능력

(social competence).

Ⅰ.서 론

아동은 출생 초기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기초로

학령기에 이르면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발달

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긍정적 혹

은 부정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된다. 관계에 대한

아동의 표상은 개인적인 상호작용 양식을 예견

가능케 하며(김영아, 2000) 아동의 사회성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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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타인에 대한 표

상이 대인관계의 결과이면서 또 다른 관계의 지

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어머니표상과 또래표상

은 현재와 미래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능력을 예

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표상은 애착이론, 대상관계이론 등에서 설명

되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아동의 표상을 사회

적 행동과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

로 설명하고 있다(나유미, 2001). 이 이론들의 관

점은 어머니와 가족에 의해 형성된 표상이 심리

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형성되면서 아동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간주하고 있다(김병석, 1999). 즉,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민감하며 적절한 통제를 할 경우 유

아는 또래관계에서 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2002; 손승희, 2002;

Domitrovich, 1998). 이는 아동의 또래관계를 비

롯한 사회적 능력에 어머니 표상이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나유미, 2001：이

기영․고윤희․최성열, 2004：이영환․이진숙,

2001)에 의해서도 지지된 바가 있다.

또 어머니 표상은 개인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

되고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적용되어 어머니의

행동과 또래의 행동을 연계시키는 잠재적인 기제

로 고려될 수 있다(정지나, 2006; Ainsworth, 1989;

Bowlby, 1973). 또래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하

는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높은 반면, 또래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하는 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되거

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어(나유미, 2001; Cassidy, Kirsh, Scolton, & Parke,

1996; Rabiner, Keane, & Mackinnon-Lewis, 1993)

어머니 표상뿐 아니라 또래 표상이 또래 유능성

을 이해하는 기제가 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

라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표상은

어머니 표상을 넘어서 더 넓은 사회적 세계로 확

대해 나갈 때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정지나, 2006).

이와 같이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에 영향을 주고 또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또래 표상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

검증한 논문은 없다. 즉 어머니와의 경험을 토대

로 한 어머니 표상이 이후의 또래 경험과 연계되

어 사회적 유능성을 유도하는 과정은 애착이론

에 의해 개념적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 또래 표

상의 매개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어머니와 또래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

는 과정에 있어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즉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표상과 또래표상의 영향력을 명확히 규명

하고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표상이 또래에 대한

표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이르

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근래에 대인 표상과 사회 정서적 어려움간의

관계를 나름대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을 독립적으로 본 연구

가 대부분이며(이기영, 고윤희, 최성열, 2004; 이

영환, 이진숙, 2001), 또한 유아나 아동의 내적

표상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박응

임, 1998; 이진숙, 2001)는 있으나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가 사

회적 유능성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중기 아동기에

있어서의 표상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의 초기에 형성된 내적 표상

이 심리 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사회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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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의

이론적 관점이 중기 아동기까지도 이어지는 지

에 대한 중요한 실증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애착표상의 차이에 관해 일

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여아

가 남아보다 애착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보고

(LaFreniere & Sroufe, 1985; Park & Waters,

1989)와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안정성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홍계옥, 1995)가 있는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

(Londervill & Main, 1981; Turner 1991)들이 있

다. 본 연구는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성차를 보

고한 연구(노명희, 1995; 도현심, 1994)와 표상에

있어서의 성차를 보고한 연구(민성혜․신혜

원․이영, 2004; 송혜영․최보가, 2002)를 바탕

으로 남 녀 따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

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

학교 3곳을 임의 표집 하여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령기 아동은 또래관계가 중

심적인 사회적 관계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적응

과 부적응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어(김경

연․김귀연, 2005) 유아기 보다 학령기 동안에

양육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Fabes, Eisenberg, Karbon, Bernzweig, Speer &

Carlo, 1994)는 연구와 함께 중기 아동기가 인지

적으로 안정되면서 내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

기라는(김영아, 2000)연구를 토대로 4, 5, 6학년

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81부를 회수

하였고, 그 중에서 무응답과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547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2.측정 도구

1)어머니 표상 척도

Rudolph, Hammen 및 Burge(1995)에 의해 개발

된 아동용 대인도식 질문지-어머니용(Children's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mother)을 김

영아(2000)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에게

그들의 어머니와의 전형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제시하고, 그들의 어머니가 반응하리라고 가장

기대되는 반응양식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어머

니의 반응양식은 (1)강압적이고 비판적이며 적

대적인(hostile) (2)무관심하고 회피적이며 철회

된(indifferent) (3)보살피며 감싸주는(caring)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응 유형은 각각 1, 2, 3점의 점수를 받게 되어

총점 15점에서 4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

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

뢰도(Cronbach α)는 .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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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반 응 반응 유형

어머니용

어느 날 아침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

침을 차리기로 했다. 그런데, 빵을 굽다가 잘

못해서 빵이 좀 타버렸다면, 엄마는 어떻게

하실까?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빵을 다 버렸다고

짜증을 내실 것이다.
적대적인

내가 구운 빵은 그냥 놔두고, 아침 식사를 새로 준

비하실 것이다.
무관심한

타버린 빵을 다 드시고, 맛있다고 하실 것이다. 보살피는

또래용

친구들이랑 공을 차며 놀고 있는데, 한 친구

가 나한테 공을 차 보냈다. 공을 잡으려고 달

려갔는데 놓쳐버렸다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

고 할까?

나를 비웃으며 너 때문에 질 거라고 말할 것이다. 적대적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릴 것이다. 무관심한

괜찮다고 하며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보살피는

<표 1> 아동용 대인 도식 질문지-어머니용과 또래용 예시

2)또래 표상 척도

Rudolph 등(1992)의 아동용 대인도식 질문지 -

또래용(Children's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

peer)으로 자신에 대한 또래의 행동에 대한 기대

를 측정하였다. 가상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제시

하고 또래가 반응하리라고 가장 기대되는 반응

양식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또래의 반응양식도

(1)강압적이고 비판적이며 적대적인(hostile) (2)

무관심하고 회피적이며 철회된(indifferent) (3)보

살피며 감싸주는(caring)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응 유형은 각각 1,

2, 3점의 점수를 받게 되어 총점 15점에서 4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

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

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표 1>에서 아동용 대인 도식

질문지-어머니용과 또래용에 대한 질문과 반응,

그에 따른 유형을 예시하였다.

3)사회적 능력 척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금옥

(199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사회적 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1=거의

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

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영역별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 척도의 총점수를 사용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7로 나

타났다.

3.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 24일 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과 인천에 위치한 초등학교

1곳의 4, 5, 6학년 각 9개 반의 아동들에게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담임교

사에게 질문지의 내용과 응답방법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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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명을 들은 교사

가 아동에게 질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다음날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4.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

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

의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어머니 표상, 또래 표상,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의 어머니 표상

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

제 3>의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문제 4>의 어머니 표상이 아동

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

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독립변인

으로 어머니 표상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한 또래 표상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 표상을 종속변인인 아

동의 사회적 능력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

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을 독립변인으로 투

입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

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

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Ⅲ.결과 및 해석

1.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

상의 차이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이 아동의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성별에따른어머니표상과또래표상의

차이

변인 성별 M(SD) t

어머니 표상
남

여

2.58(.30)

2.59(.30) -.31

또래 표상
남

여

2.66(.28)

2.75(.27) -3.68***

***p<.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표상의 경

우, 남아의 평균은 2.58, 여아의 평균은 2.59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어서 성별

에 따른 어머니 표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래 표상의 경우, 남아의 평균은 2.66,

여아의 평균은 2.75로 유의한 차이(t=-3.68,

p<.001)를 나타내었다.

2.어머니표상이아동의사회적능력에미치는

영향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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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머니 표상 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

관계

변인 1 2

1

2

1.00

.28*** 1.00

***p<.001

1. 어머니 표상 2. 사회적 능력

<표 4> 또래표상과아동의사회적능력과의상관관계

변인 1 2

1

2

1.00

.49*** 1.00

***p<.001

1. 또래 표상 2. 사회적 능력

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3>, <표 4>와 같다.

어머니 표상은 p<.001 수준에서 사회적 능력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

으로 가정한 또래 표상은 p<.001 수준에서 사회

적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결과 또래 표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영향력과 또래 표상의 매개

효과를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어

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표 5> 어머니표상이아동의사회적능력에미치는영

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성별 종속변인 b r2 F

남 사회적 능력 .45*** .04 12.15***

여 사회적 능력 .81*** .12 37.58***

***p<.001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남아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어머니 표상이 유의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5, p<.001). 여

아의 경우도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81, p<.001).

3.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또래표상이아동의사회적능력에미치는영향

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성별 종속변인 b r2 F

남 사회적 능력 1.03*** .20 68.22***

여 사회적 능력 1.35*** .27 105.05***

***p<.001

<표 6>에서 보듯이 남아(b=1.03, p<.001)와 여

아(b=1.35, p<.001) 모두에게 또래 표상이 아동

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4.어머니표상이아동의사회적능력에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

여 남아, 여아 각각에게서 나타난 결과는 <표 7>

과 같다.

남아의 경우 독립변인인 어머니 표상에서 매

개변인인 또래 표상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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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단계 변인 β R2 F

남

1 단계 어머니 표상 → 또래 표상 .43*** .19 60.17***

2 단계 어머니 표상 → 사회적 능력 .21*** .04 12.15***

3 단계
어머니 표상 → 사회적 능력

또래 표상 → 사회적 능력

.02

.44***
.21 34.04***

여

1 단계 어머니 표상 → 또래 표상 .48*** .23 83.66***

2 단계 어머니 표상 → 사회적 능력 .35*** .12 37.58***

3 단계
어머니 표상 → 사회적 능력

또래 표상 → 사회적 능력

.12*

.47***
.29 55.35***

*p<.05 ***p<.001

<표 7>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 검증

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43, p<.001), 어머니 표

상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β=.21,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또

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하였고(β=.44, p<.001), 어머니 표상이 사회적 능

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보다(β=

.21, p<.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β=

.02). 그러므로 또래 표상은 어머니 표상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아의 경우 독립변인인 어머니 표상에서 매

개변인인 또래 표상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48, p<.001), 어머니 표

상이 종속변인인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β=.35, p<.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또

래 표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하였고(β=.47, p<.001), 어머니 표상이 사회적 능

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보다(β

=.35, p<.001)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β

=.12, p<.05). 그러므로 또래 표상은 어머니 표상

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어머니 표

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요인으로서 또래표

상의 역할을 알아보고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의

이론에 기초해서 어머니의 표상이 아동의 사회

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 어머니표상은 또래표상

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질에 영향

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로서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표상 및 또래 표상에는 차이가 있는

가? 둘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또래 표상이 아

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

가로 설정하였고 이들 연구문제에서 밝혀진 결

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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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또래

표상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 표상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또래 표상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 표상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어머니표상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는 결과를 지지해 주는 연구로는 유아를 대상으

로 한 애착 표상의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없다는 Londerville 과 Main(1981)의 연구,

Turner(1991)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범주별로 나누어

긍정적 표상의 차이를 검증했을 때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유영미와 이영(2001)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를 연결시켜 생각할 때 유아기에 성별에 따른 어

머니 표상의 차이가 없는 것이 중기 아동기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유아에게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

안정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LaFreniere

와 Sroufe(1985)의 연구와 홍계옥(1995)의 연구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유아기에는

어머니 표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로 양분

되나, 중기 아동기의 경우 본 연구 결과는 성별

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유아

기에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의 차이가 없는 것

이 중기 아동기 까지 이어지는 결과의 경우는 논

의에서 제외하고, 여기서는 유아기의 어머니 표

상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중기

아동기에 와서 어떻게 없어지는지에 대해 논의

해 보기로 하겠다.

유아기에 어머니 표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는 부모는 아들과 딸에 대한 성

정형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차별적 사회화 환경을 만들어주어 어머니

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온정적이고 일관된 양

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권연희, 1996)결과와 연

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유아기의 성별에 따른 어

머니 표상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성숙함에 따라 점점 덜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Shaffer, 1994), 특히 유

아시기를 지나면서 부모는 남아에게 더 자유를

준다는 연구(Berk, 1994)와 연관 지어 생각할 때,

남아의 경우 유아기에 부정적이었던 어머니 표

상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함

으로써 중기 아동기에는 어머니 표상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4세와 5세의 유아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어

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이 많았고, 여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표상이 적게 나타났다

는 유영미 등(2001)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가 또래 표상이 더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표상에 관

한 성차 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나유미, 2000;

Miller, Danaher, & Forbes, 1986)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성에 따라 또래에

관한 태도를 다르게 교육하여 남아에게는 남자

다움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래에게 다소 공격성

을 허용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다른 사람의 정서

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되

고(김문정, 2003), 또 남아의 경우 성취지향적인

면이 강조되고 자기주장에 대한 허용정도가 큰

반면, 여아는 남아보다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고

감정이입이 격려되는 등 관계지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Maccoby, 1990) 여아의 또래 관계가

남아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친밀하게 형

성되어 여아의 또래 표상이 남아에 비해 긍정적

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어머니 표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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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표상의 차이는 연령의 변화와 함께 발달되

는 과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

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표상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볼 때 어머니는 아동이 경험하는 최

초의 사회화 환경으로써 아동은 어머니의 돌봄

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

동, 가치 등을 획득한다고 하겠다. 즉 아동은 어

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을 토대로 타인과 자신의

욕구에 대해 배우고 정서를 조절하며(Eisenberg

& Fabes, 1994; Garner, Jones, & Miner, 1994) 사

회적 관계에서 안정성, 자기신뢰, 안정된 애착,

그리고 긍정적인 표상을 촉진시킨다(Davies &

Cumming, 1994). 또한 어머니의 비일관적이고

양가적인 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으로

이어지며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겠다(Solomonica-Levi, Yirmiya, Erel, Samet, &

Oppenheim, 2001). 이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적

이고 수용적인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인 어머니표상이 형성될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

이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또래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

한 영향력을 미쳤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나유미, 2000).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과정

에는 아동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 아동이 보이게 될 사회적

행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Crick & Dodge,

1994). 즉 또래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하는 아

동은 또래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가 높고 긍정적

이고 유능한 상호작용을 하고, 또래에 대한 부정

적인 표상을 하는 아동은 또래 수용도가 낮고 부

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 표상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남아 여아 모두에서 또래 표상이 어머

니 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은 어머니

에 대한 지각이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

한 유아의 경험은 또래 표상에도 영향을 미쳐 또

래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표상이 또래 표상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일반화된 표

상의 이론적 개념을 지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상을 개인이 특정 사회적 상황을 접할 때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 과정

으로 설명한(Crick & Dodge, 1994) 사회정보처

리이론에 의하면 새로운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

할 때 아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한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은 과거 경험

을 기억 속에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

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곧 사회적 세계에 대한 표

상이 되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단서를 해

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한다. 따라서 어머니로부

터 거부를 당해온 아동은 새로운 다른 또래의 중

립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으로 반응하기

쉽다(Burks, Dodge, Price, & Laird, 1999). 반면

따뜻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사회

적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친사

회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즉 긍정적인 어머니표

상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며 또래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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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Domitrovich & Bierman, 2001).

그런데 또래 표상은 어머니 양육에서 비롯된

어머니 표상의 영향력에 현실의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해져 형성된다(김영아, 2000).

즉 어머니표상의 바탕위에서 발달시킨 또래표상

은 대인관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외부현실에

잘 조율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겠다. 또래집단이

나 이성 관계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가져오는 청소년기의 전단계로서 중기 아동기를

생각할 때 또래 표상의 인지적 평가를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다시 한 번 관계의 기본이 되는 어머니

표상의 중요성과 아울러, 어머니 표상은 또래 표

상으로 전이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기 아동기에 아동들의 긍정

적 또래 표상을 발달시키거나 부정적 또래 표상

을 중재할 수 있는 인지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적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의 일부 초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표

집오차를극복하지못했다. 따라서 이를 대한민국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둘째,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국한함

으로써 발달적 시기에 따른 표상의 일관성이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표상이 어떠한 양상과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나 연

구대상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집단으로 확대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된 연구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가 어머니 표상이 또래 표상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를 밝힌 것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학령기 아동들

을 대상으로 긍정적 또래 표상을 위한 개입과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 정도를 밝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

머니표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데 있어서 또래표상의 매개역할을 규명하여

애착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을 경험적으로 규명하

여 그 과정의 본질을 좀 더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는 점과 중기 아동기의 표상과 사회적 능력의 관

계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동의 또래관

계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표상

을 포함시킨 인지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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