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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관계적, 외현적공격성에 향을미치는관련변인들의탐색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Young Children’s Relational and External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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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variables on young children’s external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Specifically, young children’s temperaments and gender differences, parental marital conflicts,
fathers’ anti-social behaviors,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male children exhibited a higher level of external
aggression than female childre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children in terms
of relational aggression. Secondly, analysis of variables such as children’s temperaments and domestic environments
revealed that fathers’ anti-social behaviors, the adaptability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s and mothers’
depression tendency have significant explanatory adequacies for young children’s relational aggression. Furthermore,
gender difference adaptability, activity and emotionality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s, in addition to parental
marital conflicts, also have significant explanatory adequacies for young children’s external aggression.

주제어(Key Words) :관계적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외현적공격성(external aggression) 성차(gender
differences), 유아기질(young children’s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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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아기의 공격성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야기하여 사회

적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의 비행,

범죄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다(신유림,

2008; Coie & Dodge, 1998; Rubin, Stewart, & Chen,

1995). 유아의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이 높은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정도로 적대감을 표현하

며, 대인관계에문제가있을때마다감정적대응과폭력적이

고파괴적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Graham, Hudley, & Williams, 1992;

Slaby & Guera, 1988), 이러한특성들은청소년기나성인기

까지 지속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범죄

에 연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Hall, Herzberger, &

Skowronski; 1998). 이는유아기는공격성을조절하는것을

학습하는시기(Tremblay, et al., 2004)이며, 행동의변화가

빠른 시기(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라는점을고려할때, 유아의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조기

중재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공격성은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또는 정신적인

해를가하는행동이며, 자신이나타인에게상처나고통을주

려는의도를가진행위(Coie & Dodge, 1998)로정의된다. 공

격성의유형은학자에따라여러가지유형으로분류되어제

시되고있다. Crick과Grotpeter(1995)는공격성을공격유발

대상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공격성

(external aggression)과의도적인속임수로개인의감정이

나 관계를 손상,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관계적 공

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하 으며, Dodge와

Coie(1987)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먼저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을 주기 위해 해를 가하는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다른사람에의해유발된공격적행동에대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보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반응적 공격

성(re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하 다. 또한 박성연

(2002)은 Crick과 Grotpeter(1995)의 분류와 Dodge와

Coie(1987)의 분류를 기초로 공격성을 주도적 공격성, 반응

적공격성, 관계적공격성으로분류하 다.

이와 같은 공격성의 유형화는 연구대상의 연령과도 관련

되어, 유아를대상으로한연구들은주로 기, 때리기, 발로

차기와같은신체적공격성에초점을두고남아를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김지현, 박경

자, 2006; 신유림, 2008; Crick & Grotpeter, 1995)은우정

관계 또는 또래관계를 통제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해 의도적

인조작을통해서다른사람에게해를입히는관계적공격성

이여아에게더높게나타난다고보고하여공격성유형이성

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공격성을성차에따라설명하기위하여외현적공격

성과관계적공격성으로분류하여살펴보고자한다. 또한연

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외현적 공격성은 관찰이 용이한 반

면, 관계적공격성은쉽게눈에띄지않는행동이고, 특히유

아는사회적관계망의조절미숙으로관계적공격성을표현

하기에는어려울것으로사료되어관계적공격성의초기발

달특성인외로움, 우울감, 급변하는정서등의행동(Crick &

Grotpeter, 1995)으로관계적공격성을측정하고자한다.

공격성발달은유아의타고난유전적특성을강조하는생

물학적관점(biological aspects)과경험에의한학습을강조

하는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적정보를

해석하는 인지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포함하는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등으로설명되어지고

있다. 먼저생물학적관점으로공격성은타고나는본능적행

동으로서 신경생물학적인 과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 으

며, 이에따라호르몬에의해 향을미칠수있는성차와선

천적이며유전적인특성이강한기질이공격성발달에 향

을미친다고하 다(Tiger, 1980). 이와관련하여Maccoby와

Jacklin(1974)은공격성의성차가호르몬의 향에의한다고

하 으며, Kagan(1955)은남성호르몬이공격성을높인다고

보고하여공격성의성차를남성호르몬의역할에서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설명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남성호르몬이 공격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

녀의사회적역할의차이및사회화가남성을보다공격적으

로만들고있음을지적하 다(김정원, 김현주, 2007).

기질은 유아기 초기에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으로 생물학

적 향을받아상당히안정적으로나타나는유전적성향으

로 환경자극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유아

의기질과공격성에관한연구에서최순 (2003)은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기질적 충동성으로, 기질을

행동의 동기나 내용으로 보기보다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의

일관된 패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수경(1993)은 기질

의유형중낮은적응성, 높은반응성, 높은활동성을보이는

유아가유치원에서공격성, 불안등의부적응행동을많이보

인다고 하 으며 유아의 기질이 활기찰수록 우울하거나 불

안한 정도는 낮은 반면에 공격적인 성향이 높다는(김연,

2007; 원 미, 박혜원, 이귀옥, 2004) 연구결과는기질특성

이강할경우환경과의상호작용에서부정적행동양식을증

가시킬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은 환경적 향에 의한 공격성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Bandura(1977)는 공격성의 학습은

다른 새로운 학습과 같이 강화와 처벌에 의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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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n, 1994). 사람들은타인의행동을관찰함으로써공격적

행동을하는시기와방법등을학습하는데부모는아이들에

게아주강력한공격적모델의역할을한다(이지희, 문혁준,

2007). 이와 관련하여 성용은(2006)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부폭력을목격한자녀는폭력을화가났을때갈등해결의

적절하고 수용 가능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폭력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 다. 또한 아버지의

공격적분노나모욕적인행동과같은반사회적행동은자녀

가이를모델링하게함으로써자녀의외현화문제를초래할

수있다(Arnold, O’Leary, Wolff, & Acker, 1993; Gelfand

& Tetis, 1990)고밝히고있다. 이러한결과는사회학습이론

에서 주장한 대리학습기제가 아동의 공격성 발달을 증폭시

킬수있음을입증하는것으로서유아의공격성을예측하는

데부모의폭력을관찰하는것이매우커더란 향을미치는

요인임을시사한다.

한편, 사회인지이론은공격성의발달이사회적단서의입

력, 해석, 목표의 형성, 반응 접근 및 결정과 같은 인지과정

의 기능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Crick & Dodge,

1994). 김지현과박경자(2006)는아동의공격성에 향을미

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부정

적양육행동을보이면아동의일상적스트레스수준이높아

지고, 아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회인지과정

에왜곡이생기고이러한왜곡으로인해모호한사회적상황

에대한단서를의도적인것으로해석하여공격적인행동을

더많이보이는것으로보고하 다. 즉어머니의양육행동이

거부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일 경우 자녀들은 심리적 갈

등을많이일으키고, 화를잘내거나두려워하고, 걱정을많

이하며, 공격적인문제해결성향과공격적인행동을보인다

(Pettit, Harrist, Bates, & Dodge, 1991). 이와관련하여정

미경(2003)은 어머니가우울, 불안이높을수록통제적인양

육행동을많이보인다고하 으며, 오명숙(2004)은신경증적

성향의 어머니는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여 유아가 먹고,

입고, 놀고하는일에간섭을많이하고, 자녀의사회적성취

에도야심이많아유아의심리적부적응에 향을미친다고

보고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어머니의 우울, 불

안, 신경증과 같은 심리적 환경이 유아의 공격성에 향을

미칠수있음을시사하 다.

이와같이공격성발달은다양하고광범위한발달이론으

로설명되어지는변인들에의해 향을받는다. 즉공격성은

개인의내·외적인요소들의상호작용으로발달하는심리적

특성이므로 유아의 공격성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의사회·심리적특성및양육행동과같은가정환경뿐아니

라 유아의 내재적 특성인 기질과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 그

러나이러한다양한변인과관점에도불구하고이러한변인

들의 상대적 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공격성의 유형

에따라변인들의어떠한특성이 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기질 및 성차와 같은 유아의 개인 내적

특성과사회학습이론에서강조하는부모의양육행동과어머

니의 심리적 특성, 그리고 사회인지학습이론에서 시사하는

부부갈등및아버지의반사회적행동이유아의외현적공격

성과관계적공격성에각각어떠한설명력을나타내는지통

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관계적공격성과외현적공격성은성에따라차

이가있는가?

2. 유아의관계적공격성및외현적공격성과관련변인들

간의관계는어떠한가?

2-1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변인

들간의상관관계는어떠한가?

2-2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

적 향력은어떠한가?

2-3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

적 향력은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서울, 경기지역에소재한유치원과어

린이집에재원중인만 3세~5세유아 294명과그들의부모

를대상으로하 다. 연구대상유아는남아가 156명(53.1%),

여아가138명(46.9%)이며, 연령별로는만3세는98명(33.3%),

만4세는 108명(36.7%), 만5세는 88명(30.3%)으로 비교적

고른분포를보 다. 이들의부모에대한일반적특성은 <표

1>과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연구도구

변인 내용 N(%)

성별 남아
여아

156(53.1)
138(46.9)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98(33.3)
108(36.7) 
88(30.0)

어머니연령

30세이하
31~35세
36~40세
41세이상

30(10.2)
131(44.6)
109(37.0)
24(8.2)

N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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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을 진단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K-CBCL)에서공격성에관한질문(19문항)을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실시한결과두개의요인을추출하 으며, 이를각

각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으로 명명하 다. 관계

적 공격성은‘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샘

을 잘 낸다’와 같이 유아들의 초기 행동특성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외현적 공격성은‘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말다툼을자주한다’와같이신체적, 언어적으로타인에게

공격을 가하는 행동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K-CBCL은

본래부모용질문지 으나, 문제행동진단은부모보다교사

가 더 정확하다는 연구결과들(Touliatos & Lindholm,

1981; Verhulst & Akkerhuis, 1989)에따라교사가관찰

하여 응답할 수 있는 질문 유형으로 수정하여 교사가 평정

하도록 하 다. 문항에 대한 평정은‘행동이 전혀 나타나

지 않으면’0점, ‘가끔 나타나면’1점, ‘자주 나타나면’2

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

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산출된신뢰도(Cronbach’s α)는

관계적공격성이 .82, 외현적공격성은 .93이다.

2) 유아기질

유아의 기질 측정은 천희 (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를 의미하는 적응성, 신체적

움직임의 활발함을 의미하는 활동성, 수면, 식사와 관련된

생리적 주기의 규칙성을 의미하는 생리적 규칙성,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인 반응성,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 상태인 정

서성요인의 33개 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응답자는어머

니이며, 문항별 반응 양식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4점)로평정하는 4점리커트척도이다. 척도

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들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2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67~.82이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Hudson(1997)이 개발한 배우자학대척도

(Partner Abuse Scale)로 강덕귀(2002)의 연구에서 사

용하 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남편

에 대하여 느끼는 생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별 반응 양식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

렇다(4점)’까지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9이다.

4)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 측정은 Zuck와 Noll(1980)이

개발한 반사회적 행동척도(Antisocial Behavior

Checklist: ASBCL)를오명숙(2004)이번안, 수정한척도

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15문항으로 응답자는 어머니이

고 문항별 반응 양식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평가된다. 점

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산출된내적합치도계수인 Cronbach’

s α는 .86이다.

변인 내용 N(%)

어머니교육수준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153(52.0)
57(19.4)
76(25.9)
8(2.7)

어머니직업

주부
비숙련직
숙련직
자 업
판매직
사무직
전문직
기타

161(548)
16(5.4)
9(3.1)

24(8.2)
6(2.0)

53(18.0)
15(5.1)
10(3.4)

아버지연령

35세이하
36~40세
41~45세
46세이상

73(24.8)
145(49.3)
68(23.2)
8(2.7)

아버지교육수준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114(38.8)
41(13.9)
116(39.5)
23(7.8)

아버지직업

무직
비숙련직
숙련직
자 업
판매직
사무직
전문직
기타

3(1.0)
8(2.7)

39(13.3)
64(21.8)
15(5.1)

133(45.2)
15(5.1)
17(5.8)

가족수입

150만원미만
150~250만원
250~350만원
350~450만원
450만원이상

13(4.4)
79(26.9)
96(32.7)
54(18.4)
52(17.7)

N = 294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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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머니성격특성

(1) 우울

어머니의우울성향은Derogatis, Rickels와Rock(1976)의

개정된 증후군진단체크리스트(Symptom Checklist-90-

Revised: SCL-90-R) 문항중김정택(1978)이번안한우울척

도를사용하 다. 척도의응답자는어머니이총 10문항이다.

본 척도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4점)’

로평가하는 4점리커트척도이며점수가높을수록우울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우울척도의

내적합치도계수인Cronbach’s α는.89이다.

(2) 불안

어머니의 불안 정도는 Spielberger(1966)가 제작한 상

태-특성불안검사(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로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검사를 사용하 다. 척도의 응답

자는어머니이며, 총 10문항이다. 본불안척도는‘전혀그렇

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는 4점 리커

트척도이며점수가높을수록불안정도가높은것을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불안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90이다.

(3) 신경증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신경증 성향 측정은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 작 한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를이현수(1985)가한국인에맞게표준

화한 측정도구에서 선행연구(Belsky & Vondra, 1993;

Rowe, 1994)를기초로부모의양육행동에가장크게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신경증 성향 10 문항을 사용하 다. 본 척

도의응답자는어머니이고, 문항별반응양식은 4점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4점)’

까지로평가된다. 점수가높을수록신경증적경향성이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74이다.

6) 어머니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박

미, 1996; 심원희, 2003; 이동희, 2003; 조옥자, 현온강,

2005; 허묘연, 2000; Nelson & Erwin, 2000)를기초로유아

의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거부/통제, 과잉

보호, 방임을 하위요인으로 하여 총 23문항을 구성하 다.

척도의응답자는어머니이고, 문항별반응양식은 4점 리커

트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4

점)’까지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

이높은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산출된내적합치도계

수인 Cronbach’s α는 .84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75~ .84이다.

3. 연구절차

본연구의자료수집은유아교육·보육기관에재원중인

유아의교사와어머니에의해이루어졌으며, 각기관의기관

장에게연구의목적과방법을설명하고연구동의를얻은후

실시하 다. 유아의 공격성은 각 기관의 담임교사가 평정하

으며, 유아의기질과부모관련질문지는유아편에가정으

로 전달되어 어머니가 평정토록 한 후 회수하 다. 배부된

질문지는총350부 으며, 회수된질문지중결측문항이있

거나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94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 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배경을 살

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배분율을 산출하 으며, 유아와 어머

니변인의경향성을살펴보기위하여평균과표준편차를산

출하 다. 또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요인분석 및

Pearson의적률상관분석과회귀분석을실시하 다.

Ⅲ. 결과및해석

1. 성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 차이

공격성유형이유아의성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

기위하여먼저공격성을요인분석하고<표 2 참조>, 각변인

들의기술통계치를살펴보았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공격성을 요인분석

한 결과, 각 요인의 요인 부하량은 .42~ .84로 비교적 높

은편이었다. 첫 번째요인은총 11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

고유치는 5.558, 설명변량은 29.207% 다. 두 번째 요인

은총 8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 고유치는 3.712, 설명변량

은 18.376% 다. 첫번째요인은‘신체적으로남을공격한

다’, ‘말다툼을자주한다’와같이신체적, 언어적으로타인

에게 공격을 가하는 행동특성들로 구성되어 이를 외현적

공격성으로 명명하 다. 두 번째 요인은 주로 내면적인 행

동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샘을 잘 낸다’등의 항목들

은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유아들의 초기 행동 특성이

기 때문에 이를 관계적 공격성으로 명명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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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관련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유아의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 평균이(M = .33, SD = .41) 외현적 공격성

평균(M = .27, SD = .38)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

아의기질은반응성(M= 3.06, SD = .39)이가장높았으며,

활동성(M = 2.67, SD = .42)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

나, 적응성과 규칙성, 정서성의 평균이 2.81~3.06의 분포

를보여비교적하위요인의기질특성이강한것을알수있

었다. 즉본척도가 4점척도임을고려할때, 본연구대상의

유아는 적응성과 생리적 규칙성, 정서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의미한다.

어머니의특성은신경증(M = 2.39, SD = .44)이가장높

았으며, 다음으로 우울(M = 2.26, SD = .46), 불안(M =

2.19, SD= .44) 순으로나타났다. 아버지의반사회적행동의

평균은1.44(SD= .39)로나타나비교적낮은수준임을알수

있었으며, 부부갈등의평균도1.58(SD= .43)로나타나그수

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하위요인

중과잉보호(M = 2.57, SD = .47)가가장높았으며, 다음으

로거부/통제(M= 2.14, SD= .42), 방임(M= 1.81, SD = .38)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유아의성별에따른차이를검증

한결과는<표4>와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

격성의 차이는 관계적 공격성 평균이(M = .33, SD = .41)

외현적 공격성 평균(M = .27, SD = .38)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차이를보 다(t = 3.331,

p < .001).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남아의평균이(M = .35, SD = .45) 여아의평균(M = .30,

SD = .35)보다높게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는유의한차이

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t = .960, p > .05), 외현적공격

성의경우는남아의평균이(M = .37, SD = .43) 여아의평

균(M = .15, SD = .28)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변인 하위요인 가능점수범위 M SD

유아 관계적공격성
.00~2.00

.33 .41

공격성 외현적공격성 .27 .38

유아기질

적응성

1~4

2.87 .39

활동성 2.67 .42

규칙성 3.16 .55

반응성 3.06 .39

정서성 2.81 .38

어머니특성

우울

1~4

2.26 .46

불안 2.19 .44

신경증 2.39 .44

아버지의반사회적행동 1~4 1.44 .39

부부갈등 1~4 1.58 .43

어머니
양육행동

거부/통제

1~4

2.14 .42

과잉보호 2.57 .47

방임 1.81 .38

공격성유형 N M SD t

관계적공격성
294

.33 .41
3.331***

외현적공격성 .27 .38

관계적공격성
남 156 .35 .45

.960
여 138 .30 .35

외현적공격성
남 156 .37 .43

5.180***
여 138 .15 .28

<표 3>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표 4> 성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 차이

***p < .001.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
게군다. .840

신체적으로남을공격한다. .720

가족이나다른아이의물건을부순다. .670

자주싸운다. .661

집에서말을안듣는다. .639

남을위협한다. .629

말다툼을자주한다. .627

허풍치고자랑을많이한다. .611

으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자
주한다. .555

지나치게수다스럽다. .426

고집이세고시무룩해지거나성질을부린다. .693

감정이나기분이갑자기변하곤한다. .685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579

고함을지른다. .566

자기에게관심을많이가져주기를요구한다. .528

샘을잘낸다. .507

고유치 5.558 3.712

설명변량 29.207 18.376

총변량 29.207 47.583

<표 2> 공격성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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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t = 5.180, p < .001).

즉 유아의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공격성은 남아와 여아

의차이가없는반면, 외현적공격성은남아가여아보다높

은것으로나타났다.

2.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변인들

과의 관계성

1) 유아의관계적공격성및외현적공격성과관련변인

들과의상관관계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변인들과

의상관관계를 pearson의적률상관계수를산출하여 <표 5>

에제시하 다.

<표 5>에제시된바와같이유아의관계적공격성은유아

의기질중적응성(r = .13, p < .05)과 활동성(r = .13, p <

.05)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갈등(r = .12, p <

.05)과 아버지의 반사회적행동(r = .17, p < .01)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이 높

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하위요인중거부/통제(r = .13, p < .05)가높

을수록, 어머니의심리적특성중에는우울(r = .16, p < .01)

과불안(r = .15, p < .01) 정도가높을수록유아의관계적공

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

은유아기질중적응성(r = .21, p < .01)과활동성(r = .26,

p < .01)이높을수록, 정서성(r = -.12, p < .05)이낮을수록

높게나타났으며, 부부갈등(r = .13, p < .05)과아버지의반

사회적행동(r = .13, p < .05)이높을수록그리고어머니의

양육행동이거부/통제적(r = .17, p < .01) 일수록높은것으

로나타났다.

2)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향력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성차와 기질 및 가

정환경변인의 상대적 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관

계적공격성을종속변인으로하고유아의성과기질및가정

환경변인을독립변인으로하여단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

으며, 유아의성은명명변수이기때문에 dummy 변수로전

환하여 투입하 다<표 6 참조>. 유아의 성은 회귀가정의 유

효성을파악하기위하여공차한계(Tolerance) 계수를산출한

결과모든변인이1.0이하로나타나다중공선성문제는없는

것으로나타났다.

<표 6>에 제시된바와 같이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서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이 3%의 설명력을 보 으며, 여

기에 유아 기질의 적응성과 어머니의 우울이 각각 2%의 설

명력을증가시켜, 아버지의반사회적행동과유아기질의적

응성, 어머니의우울이관계적공격성을총 7% 설명하는것

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과 유아 기질의

적응성,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유아의 관계적 공격

성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관계적공격 1

외현적공격 .72** 1

적응성 .13* .21** 1

활동성 .13* .26** .29** 1

규칙성 .06 .10 .22** .036 1

반응성 .03 -.01 .27** .23** .15* 1

정서성 -.08 -.12* .21** -.02 .19** .05 1

부부갈등 .12* .13* -.07 .03 -.18** -.09 -.05 1

부반사회 .17** .13* .01 .11 -.14* .03 -.07 .68** 1

거부통제 .13* .17** .07 .16** -.16** -.03 .01 .28** .27** 1

과잉보호 .09 .04 -.04 .03 -.08 .01 -.13* .12* .18** .15** 1

방임 .11 .11 -.08 .11 -.14* -.08 -.10 .27** .25** .53** .22** 1

우울 .16** .10 -.12* .10 -.11 -.08 -.02 .39** .37** .41** .18** .33** 1

불안 .15** .07 -.11 .09 -.14* -.09 -.03 .36** .38** .40** .19** .35** .79** 1

신경증 .07 .03 -.01 .07 -.02 -.06 .08 .22** .27** .33** .17** .21** .62** .66** 1

<표 5>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변인들과의 상관관계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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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향력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성차와 기질 및 가

정환경변인의상대적 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외

현적공격성을종속변인으로하고유아의성과기질및가정

환경변인을독립변인으로하여단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

으며, 유아의성은명명변수이기때문에 dummy 변수로전

환하여투입하 다<표7 참조>.

<표 7>에 제시된바와 같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

하여 유아의 성차가 8%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 으며,

여기에 유아 기질의 활동성이 4%, 적응성이 3%, 정서성

이 3%, 부부갈등이 2%의설명력을더해총 19%의 설명력

을 나타냈다. 즉 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경우와 기질의 활

동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정서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

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의목적은유아의기질및성차와같은유아의개

인 내적 특성과 부부갈등,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 어머니

의양육행동과어머니의심리적특성이유아의외현적공격

성과관계적공격성에각각어떠한설명력을나타내는지살

펴보는데있었다. 이에나타난결과를선행연구의결과와비

교하여논의해보고자한다.

1. 성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 차이

유아의성에따라공격성의유형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

본결과, 유아의공격성은외현적공격성보다관계적공격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공격성은 남아와 여

아의 차이가 없는 반면,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현적 공격성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높게 나타나며, 관계적 공격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보고한Rys와Bear(1997)의연구결과와일치하며, 관

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 모두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Hart, Nelson, Robinson, Olsen과

McNeilly-Choque(2000)의연구결과와는부분적으로일치

한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이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한 선행연구(Crick, Bigbee, &

Howes, 1996; Crick & Grotpeter, 1995)의결과와는차이가

있다. 이와같이본연구결과를비롯하여공격성유형의성

차에대한연구결과는일관적이지않다. 특히그동안여아에

게서주로나타나는것으로보고된관계적공격성이남아와

여아간에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결과와전체평균점수

에서관계적공격성이외현적공격성보다유의하게높은수

준으로나타난결과를고려할때, 유아들의공격성은외현적

공격성 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

독립변수 B β R2 R2변화량 t

1단계 (상수) .38

성차 -.22 -.29 .08 -5.14***

2단계 (상수) -.13

성차 -.19 -.24 .08 -4.30***

활동성 .18 .20 .12 .04 3.52***

3단계 (상수) -.44

성차 -.18 -.24 .08 -4.30***

활동성 .14 .16 .12 2.66**

적응성 .15 .15 .15 .03 2.61*

4단계 (상수) -.04

성차 -.19 -.25 .08 -4.48***

활동성 .13 .14 .12 2.38*

적응성 .18 .19 .14 3.25**

정서성 -.17 -.16 .17 .03 -2.97**

5단계 (상수) -.26

성차 -.19 -.25 .08 -4.64***

활동성 .12 .13 .12 2.27*

적응성 .19 .20 .14 3.45***

정서성 -.16 -.16 .17 -2.90**

부부갈등 .13 .14 .19 .02 2.65**

<표 7>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향력

*p < .05. **p < .01. ***p < .001.

독립변수 B β R2 R2변화량 t

1단계 (상수) .07

부반사회적행동 .18 .17 .03 2.96**

2단계 (상수) -.34

부반사회적행동 .18 .17 .03 2.96**

적응성 .14 .14 .05 .02 2.38*

3단계 (상수) -.57

부반사회적행동 .13 .12 .03 1.97*

적응성 .16 .15 .05 2.65*

모우울 .12 .13 .07 .02 2.08*

<표 6>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향력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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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유아들이 자신들의 공격적 욕구를 표현함에 있어

타인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으나, 아직 정서조절능력이 발달적으로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인과의 갈등을 올바르게 해소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공격적 욕구가 음성적으로 표출되

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2.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 및 외현적 공격성과 관련변인들

과의 관계성

유아의 공격성과 유아 기질 및 가정환경변인들의 상관관

계를살펴본결과, 유아의기질중적응성, 활동성이높을수

록, 부부갈등과아버지의반사회적행동이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거부/통제적인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어머니

의우울성향과불안정도가높을수록유아의관계적공격성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은 유

아기질중적응성과활동성이높을수록, 정서성이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이 높

을수록그리고어머니가거부/통제적인양육행동을많이보

일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기질 및 가정환경 변인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은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과 유아 기질의 적응성, 어머니의 우울성향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외

현적공격성은유아의성차와유아기질의적응성, 활동성,

정서성, 그리고 부부갈등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성이 남아일 경우와(Kagan,

1955; Maccoby & Jacklin, 1974) 유아기질의적응성과활

동성이 높고 정서성이 낮을수록(김연, 2007; 원 미, 박혜

원, 이귀옥,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통제

적이며우울, 불안수준이높을수록(김경연, 2005; 김지현,

박경자, 2006; 정인선, 2006; Pettit et al., 1991) 그리고아

버지의 반사회적 행동과 부부갈등이 높을수록(양화진,

2005; 이지희, 문혁준, 2007; Holden & Ritchie, 1991;

Jenkins & Smith, 1991) 유아의 공격성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보고한선행연구의결과와일치한다. 그러나적응성

이 낮고 활동성이 높은 아동이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서

수경(199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적응성이

공격성에미치는 향이다른이유는적응성이높은유아는

주변 환경에서 관찰한 공격행동을 빠르게 학습하기 때문으

로생각해볼수있으며, 적응성이낮은유아는새로운환경

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가 낮아 부적응 행동의 하나로

공격성을나타낼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차와 유전적인

특성이강한기질이공격성발달에 향을미친다고보고한

Tiger(1980)의 연구결과와아버지의반사회적행동, 부부갈

등과 같은 폭력적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공격성이 발달한다

고강조한Bandura(1977)의사회학습이론, 그리고공격성의

발달은 양육행동과 같은 상호작용과정에서 학습한 왜곡된

인지과정의 향을받는다고보고한Crick과Dodge(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유아의 공격성은

다양한발달관점으로설명되기때문에어느하나의관점만

으로해석하기에는다소무리가따른다. 따라서유아의공격

성은 생물학적 특성과 유아를 둘러싼 환경특성이 상호작용

하여나타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이에따라유아의공격

성발달은생물학적관점뿐아니라사회학습이론또는사회

인지학습이론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이상의내용을종합정리하면유아의공격성은외현적공

격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유형별

로는관계적공격성은남아와여아간에차이가없으나, 외

현적 공격성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또

한 관계적 공격성은 아버지의 반사회적 행동이 높을수록,

유아 기질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 성

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외현적 공격성은 여아보다

는 남아에게 높게 나타나며, 유아 기질의 활동성과 적응성

이높고, 정서성이낮을수록, 부부갈등이높을수록높게나

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모델링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반사회

적 행동과 부부갈등을 낮추고, 어머니의 우울 경향성을 낮

추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이러한본연구의결과

는 공격성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조기중재 방안

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서 개인외적

변인으로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최근어머니의취업증가로인해유아가가정에서보내는

시간보다 유아교육기관이나 기타의 교육·보육기관에서 보

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볼 때 유아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환경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봐야할 필요

가있다. 둘째본연구는유아의공격성에대한변인들의설

명력을살펴보았으나각변인들간의상호인과관계는살펴

보지못하 다. 본연구의결과로볼때유아의기질과어머

니의심리적특성, 아버지의반사회적행동등은양육행동이

나부부갈등에도상당부분 향을미칠것으로사료된다. 이

에추후연구에서는다양한변인들의인과관계를포함한관

계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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