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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gender-specific behaviors in children and classified types of bullying behavior among 1,181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s students.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individual variables,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and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Furthermore the behavioral tendencies of those variables towards
bullying were also investigated.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SPSS program(Ver 15.0). Results showed that tendency towards bullying was gender specific. Bullying behavior,
reinforcing behavior, assistant behavior, and onlooking behavior in boys were influenced by individual factors only.
However, defending behavior in boys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and school factors, while victimiz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In girls, onlooking behavior was only influenced by individual factors,
while reinforc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Bullying behavior, defending behavior,
assistant behavior, and victimizing behavior in girls were influenced by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주제어(Key Words) :가해행동(bullying behavior), 강화행동(reinforcing behavior), 방어행동(defend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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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초등학교 입학안내서(교육청, 2008)에는 아동들의

‘왕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도 왕

따즉, 또래괴롭힘의대처법에대한안내문을통해또래괴롭

힘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또

래괴롭힘이 학교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향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래괴롭힘은 힘이 우세한 한명이

나 그 이상의 또래들이 힘이 약한 또래를 학대하는 행위로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괴

롭힘뿐아니라언어적인괴롭힘과타인을통한간접적인괴

롭힘도 포함할 수 있다(Björkqvist, Ekmanm, &

Lagerspetz, 1982; Maeda, 2003; Olweus, 1993). 이렇듯또

래괴롭힘은 또래간에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며 괴롭힘이 지

속되는기간이길어지는특성이있어(Olweus, 1993) 공격성

과는다른의미로사용되고있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는 1990년대에 괴롭힘 현상의 실태 및 유형을 파악하기 위

한연구를시작으로(박경숙, 손희권, 1998; 이춘재, 곽금주,

1999) 또래괴롭힘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나

원인의규명을위한연구가이루어졌다. 특히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들은 괴롭힘 아동과 관련된 한가지 요인(김길임,

심희옥, 2002; 김희화, 2001)이나 개인의심리적요인에만

중점을두거나(배아 , 이숙, 2006; 서미정, 2006; 이해경,

김혜원, 2001), 부모와관련된요인을분석하는경향이있다

(도현심, 최미경, 1998; 박보경, 2002; 서미정, 김경연,

2004). 이러한선행연구에서다양한변인의탐색이매우제

한적이라는한계를갖고있으며, 가정과또래및학교를함

께포함하여분석한연구는매우부족하여연구의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또래괴롭힘 현상에서

가해자와피해자를규정하거나일반아동, 가해아, 피해아및

가해-피해아로나누어개인적, 환경적 향및그들에대한

비교연구들이다. 그러나 아동은 또래관계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의특성에따라서가해행동도할수있지만때로는친구

를방어하는역할도할수있다. 즉, 여러유형의또래괴롭힘

특성이개인내적으로공존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는

것이다. 또래괴롭힘 행동의 다양한 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가해와피해및일반아동의행동경향을살펴본

연구(박미연, 2000; 박종원, 2005; 최용민, 이상주, 2003;

Karatzias, Power, & Swanson, 2002; Rigby & Slee,

1993)에서가해와피해라는상반된성격의괴롭힘행동이아

동의 개인 내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가해와 피해행동의 경향성에만 국한

하여살펴보아또래괴롭힘의다양한행동경향성을제시하지

못하 다. 이에본연구는한아동의내면에공존할수있는

또래괴롭힘상황에서의다양한또래괴롭힘행동경향성에대

해살펴보고자한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참여하는 행동경향에 따라 가해경

향성, 강화경향성, 방어경향성, 동조경향성, 피해경향성 및

방관경향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해경향성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의 정도를 의미하며, 강화경향성은 누군가를

괴롭히는아동들을지지해주어그행동을더부추기는행동

을의미한다. 방어경향성은누군가가괴롭힘을당하고있는

상황에서그사람을돕거나위로하는행동이며, 동조경향성

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가해행동을 도와주거나 함

께 동참하는 행동을 말한다. 피해경향성은 친구들과 잘 어

울리지못하거나놀림을당하는정도를의미하며, 방관경향

성은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모른 체 하거나 의

도적으로 그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동의 경향이다.

이러한 또래괴롭힘의 행동경향성은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관련된개인적요인의차원을넘어가족환경, 또래 및교사

의 다양한 체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또래괴롭힘의 행동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아동의 개인변인으로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

감, 또래압력, 수치심, 죄책감 및 감정이입을 살펴보았다.

충동성은 또래괴롭힘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능동적이고 충

동적인 기질을 가진 아동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Olweus, 1991), 괴롭힘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Bosworth & Espelage, 1999), 공격성이나 또래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또래괴롭힘에서 가해행동에 향을

주었다(박미연, 2000; 이상균, 1999). 또한자기조절능력은

문제행동이나 비행과 관련해 보호요인으로(권지은, 1998;

박현선, 1998), 자기조절을잘하면가해행동이낮아진다고

보았다(조유진, 2006). 아동의높은자아존중감은가해행위

를 증가시키고 피해행위는 낮추는 역할을 하며(심희옥,

2002), 자존감이 낮을수록 또래괴롭힘의 피해가 증가하

다(김혜원, 이해경, 2000; 최용민, 이상주, 2003). 또한가해

나일반집단에비해피해집단의자아개념이낮은것으로나

타난(Brockenbrough, 2001) 반면또래괴롭힘의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도있었다.

또래압력은 또래들의 분위기를 통해 또래들로부터 어떠

한 특정한 일을 함께 하도록 강요받는 인식이나 느낌으로

(Barkin, Smith, & DuRant, 2002; Bewley, Bland, &

Harris, 1974), 아동및청소년의흡연이나음주와같은문제

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Barki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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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 Best, Thomson, Santi, Smith, & Brown, 1988;

Bewley et al., 1974). 또래괴롭힘가해행동과관련하여또래

압력의부정적 향을보여준연구들(이희경, 2003;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에서 또래에게 압력을 많이 받거나 또래

를 동조하는 성향이 높은 아동은 또래괴롭힘의 가해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수치심은 몹시 부끄러운 마음을

의미하는자의식적정서(self conscious emotion)로(Lewis,

1971; Tangney & Dwaring, 2002), 또래괴롭힘과관련된연

구는거의없는실정이지만, 자기존중감이낮은청소년의공

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변보기, 강석기, 2002; 하 희,

Edwards, 2004)는자신에대한부정적인식이공격성에미

치는 효과를 암시하며, 이는 수치심이 공격성의 예측요인임

을짐작하게해준다(한세 , 2007). 죄책감은저지른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고,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과 관련된 요인으로(한세 , 2007) 죄책감이 괴롭힘과

유의미한관계에대해보고한연구도있다(Menesini, et al.,

2003). 마지막으로 감정이입에 관련된 연구에서 감정이입

수준이 높을수록 도움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 고

(Krebs, 1975), 남학생과여학생모두피해집단의감정이입

이 가해나 일반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rd,

2007). 또한가해아의감정이입이가장낮고, 방어자의감정

이입이가장높다고하 고(Maeda, 2003), 방관자와동조자

는 피해아 방어자보다 공감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미

정, 2006), 또래괴롭힘의다양한유형과감정이입간의관계

에대해일치하지않는결과를보 다.

아동의 가족환경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온정/수

용적, 거부/제재적, 방임적 양육행동과 부모지지 및 부모갈

등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아동이 안정

적이고 자신을 가치있게 여겨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면

서또래로부터인정을받아또래괴롭힘을덜경험하게된다

(Perry, Kusel, & Perry, 1988). 반면부모의거부/제재적양

육행동은 아동의 사고와 감정을 구속하고 통제하며, 강압적

인훈육으로아동의자존감을낮추고, 사랑받고존중받는느

낌을 저해하게 되어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발달시키게 되고

또래괴롭힘에기여할수있다고보았다(Finnegan, Hodges,

& Perry, 1998). 국내연구들(도현심, 김선미, 2006; 서미정,

김경연, 2004)의경우어머니의거부/제재적양육행동, 방임

적 양육행동이 가해 및 피해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 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괴롭힘을 많이 보

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고한 아

동은괴롭힘을당한다고하 고(장 애, 이 자, 2007), 어머

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정적인 상관

을보 으며(도현심, 김선미, 2006), 또래괴롭힘에부정적으

로간접적 향을준다고하 다(이경님, 2001). 그러나대부

분의 연구에서 남아와 여아를 나누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았다. 또한 부모지지와

또래괴롭힘에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연구에서 가해집단

은 피해집단보다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밝혀

짐에따라부모의지지가또래괴롭힘행동에도 향을줄수

있음을예측할수있다. 그리고부부갈등은또래괴롭힘의가

해와피해에 향을주어, 부모가갈등이많다고지각할수록

또래괴롭힘의가해와피해행동이증가하 다(박보경, 2002;

정은희, 이미숙, 2004). 가해와피해집단모두부모의폭력을

경험하 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남학생과여학생의피해집단은부모

갈등에 많이 노출되었고 특히 여학생의 가해집단도 부모갈

등을 많이 지각한다고 하 다(박보경, 한세 , 최미경, 도현

심, 2004). 그러나남아와여아모두가해와피해에부정적인

향을보고한연구(박보경, 2002)가있는반면남아는가해

와 피해에 부적인 향을 주지만, 여아는 피해에만 향을

준다고한연구(정은희, 이미숙, 2004)나또래괴롭힘의가해

행동의증가에만 향을준다는연구(황은 , 2008)가 있어

불일치하는결과를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교환경변인으로 우정의질, 친구지

지및교사지지를살펴보았다. Boulton과Underwood(1992)

는 친구가 있는 것이 또래괴롭힘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고하 으며, 국내연구에서도가장친한친구가있는

여학생들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도현심, 2000), 우정의질이낮은아동들이또래괴롭힘의

피해가증가하며, 친구의질이높은아동들이가해행동을많

이한다고보고하 다(신유림, 2007). 또한괴롭힘의피해아

동은 친구관계의 질이 낮고, 가해아동은 질이 낮지 않았다

(이은해, 고윤주, 2004; 이춘재, 곽금주, 1999; Carins,

Carins, Neckerman, Gest, & Gariepy, 1988). 대부분의선

행연구에서 피해와 가해행동의 특성만 살펴보았으며, 다양

한행동경향성을살펴본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다음으

로교사의지지를살펴보면, 아동의문제행동과비행에대한

보호요인으로(Germezy, 1993; Werner, 1989), 집단괴롭힘

목격경험이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향을 교사의 지지

가중재하는효과가나타난(조유진, 2006) 반면교사에게지

지를 많이 받을수록 피해정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도(김혜원,

이해경, 2000) 있어상반된결과를보 다. 이에본연구에서

는 아동의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이 또래괴

롭힘행동경향성에미치는 향력을살펴보고자한다.

최근에는 또래괴롭힘이 발생하는 연령이 하향화되어 아

동기 중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 으며(Hoover, Oliver. &

Thomson, 1993), 또래괴롭힘의시기가점점빨라져, 초등학

생의 또래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의 경험정도가 중학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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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높게나타나심각한문제이다(이춘재, 곽금주, 1999; 청소

년대화의광장, 1997). 또한또래관계초기에형성되기시작

하는가해와피해관계는집단의압력에의해지속되어집단

구성원들에게하나의행동패턴으로내재화되어나타나는특

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개입방안이 연구되어

(Rigby, 1995; Sutton & Smith, 1999), 사회생활을시작해

가는 아동기에 개입하는 것이 가해-피해 경험을 사후에 측

정하여개입하는것보다더욱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고

(김예성, 2000) 제안하 다. 그러므로또래괴롭힘이많이보

고되기시작하는초등학교고학년시기인초등학교5~6학년

의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행동경향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성차에 대한 연구를 보면 남

아가 여아에 비해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며(이해경, 김

혜원, 2001; 최미경, 도현심, 2000; Boulton & Underwood,

1992; Gills & Ollendick, 2002), 남아는신체적공격등의직

접적인 또래괴롭힘을 더 경험하고 여아는 또래관계에서 간

접적인괴롭힘을더많이경험한다(Olweus, 1994)고하여또

래괴롭힘에서의성차를보고한바있다. 그러나가해를동조

하거나 강화하는 역할 또는 방관하는 역할들로 세분화하여

다양한또래괴롭힘유형의성별차이를살펴본연구는부족

한 실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및

학교환경변인이또래괴롭힘참여유형을얼마나설명해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본 연구에서 제시

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1. 아동의성에따라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변

인이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향

력은어떠한가?

1-1. 아동의성에따라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

변인이 아동의 가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향

력은어떠한가?

1-2.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

경변인이 아동의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향력은어떠한가?

1-3.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

경변인이 아동의 방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향력은어떠한가?

1-4.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

경변인이 아동의 동조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향력은어떠한가?

1-5.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

경변인이 아동의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향력은어떠한가?

1-6. 아동의 성에 따라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

경변인이 아동의 방관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향력은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또래괴롭힘유형과각변인을측정하기위하여 2008년 7

월 7일부터 11일까지에초등학교5학년과6학년 140명을대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응

답하기어려운질문들을확인하 고, 8명의5학년아동을대

상으로 50분정도집단면접을실시한자료를기초로하여질

문지를수정·보완하 다. 본 조사는 2008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에 C와 D시의 3개 초등학교 5~6학년 40개 반의

1,300명의학생들을대상으로실시하 다. 질문지는연구자

가 직접 학교로 가져가서 선생님들께 전달하 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 반의 담임선생님들 입실하에 연구

자가작성한주의사항을학생들에게전달한후설문을하

다. 질문지는작성후모두봉투에넣어아무도열지못하게

봉한 상태로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수거된 설문지

는총 1,220부 으며, 응답이불확실한 1개반을제외시켜총

1,181부가분석에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참여유형에따른행동경향성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에 따른 행동경향성은 Salmivalli와

그의동료들(1996)이사용한Part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을 괴롭힘과

혼동할가능성을피하기위해괴롭힘의구체적인예를척도

에제시하 다. 원래의PRQ(Salmivalli et al., 1996)는 49문

항으로한명의아동이자신이속한반친구들을모두포함하

여 각 문항에 해당되는 친구에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문항이많아아동이응답시어려움이

발생할수있음을감안하여Salmivalli와Voeten(2004)이사

용한축약형인 15문항을사용하 으며, 괴롭힘피해자를구

분하기 위하여 Schwartz, Farver, Chang과 Lee-

Shin(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적·언어적·관계적인

또래괴롭힘의피해를측정하는 3문항을추가하여총 18문항

을 아동 자신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또래괴롭힘

의행동경향성은가해, 강화, 방어, 동조, 피해및방관행동으

로 구분되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도

Cronbach’s α는가해행동.71, 강화행동 .69, 방어행동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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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행동.70, 피해행동 .75, 방관행동 .70이다.

2) 개인변인

충동성은 Bosworth와 Espelage(1999)가 사용한충동성

척도인 Barratt Impulsiveness Scale을 사용한 박미연

(2000)의연구를참고하여총 5문항으로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순간적으로 행동하고 화를 자

제하지 못하는 충동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이다. 자기조절능력은 Gresham과

Elliott(1990)가개발한SSRS(Social Skills Rating System)

를사용한김윤경(1998)의연구를참고하여10문항으로구성

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을 잘함을 의미한다.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 고, 신뢰도 Cronbach’s α는

.72다. 아동의자아존중감척도는Rosenberg(1995)의Self-

Esteem Scale을번안한도현심과최미경(1998)의척도10문

항을 사용하 고,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신뢰

도 Cronbach’s α는 .76이다. 또래압력은 Sanders(1983)가

제작한 TTQ(Tough Turf peer pressure Quiz)을 김주연

(1996)의연구에서사용한24문항을수정·보완하여사용하

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

인부하량이 높은 두 요인으로 축약된 9문항으로 구성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압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 고,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이다. 또한 수치심은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척도(Tangney & Dearing, 2002)에서수치심에관련

된 5문항을번안하여사용한한세 (2007)의연구를참고하

다. 4점 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수치심이높음을의미하

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4이다. 죄책감은Tangney와

Dearing(2002)이 사용한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을수정, 번안하여사용한한세 (2007)의연구를참고

하여 5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4점

Likert 척도로측정하 으며, 점수가높을수록죄책감이높

음을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다. 감정이입

은Bryant(1982)의Empathy Scale를연구자가직접번안하

여사용하 고, 예비조사를바탕으로 22문항에대한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요인부하량이 높은

11문항을사용하 고, Likert식 4점척도로측정하 다. 점수

가 높을수록 감정이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는.71이 다.

3) 가족환경변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박

애(1995)의아동이지각한양육행동척도중온정/수용적양

육행동 11문항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10문항으로 구성하

다. 방임적양육행동은허묘연(2000)의연구를참고하여3

문항으로구성하 고, 각각의요인은 4점 Likert 척도로측

정하 으며, 점수가높을수록그요인의양육행동을더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92,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86, 방임적 양육행동

.61이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경주(1997)의 척도를 사용한 하 희(2001)의 연구를 참고

하여구성하 다. 총4문항으로4점Likert 척도로측정하

으며, 점수가높을수록부모의지지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다. 부모갈등 척도는

Straus(1979)가개발한Conflict Tactics Scales(CTS)를번안

하여 사용한 박보경(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 다. 4점 척도로 측정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의갈등을많이지각함을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다.

4) 학교환경변인

우정의 질은 Sharabany(1994)의 Intimate Friendship

Scale를본연구자가번안하여사용하 으며, 원래의32문항

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2인과 내용타당도를

확인한후 15문항으로축소하여사용하 다. 현재같은반에

있는 동성의 단짝친구를 1명만 선택하여, 그 친구와의 관계

를살펴보는것이다. 동성의단짝친구와의우정의질을측정

하기위한것으로, 연구대상자인아동이지목한아동이다른

동성친구를단짝친구로지목해도무관하며, 4점Likert 척도

로측정하 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다. 친구의지

지는 아동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보여주는 지지를 말하며,

친구지지를측정하기위해서이경주(1997)의 척도를수정하

여사용한하 희(2001)의 연구를참고하여 4문항으로구성

하고 Likert 4점 척도로측정되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친

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

다. 교사의지지는이경주(1997)의연구를바탕으로한하

희(2001)의척도를사용하 고, 총 4문항으로4점Likert 척

도로 측정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정도가 높음

을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s α는.91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각

측정도구의신뢰도를평가하기위해서Cronbach’s α계수를

구하 다. 아동의 사회인구학적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유

형별 행동경향성에 대한 개인변인, 가족환경변인, 학교환경

변인의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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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및해석

1.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연구대상자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남아가

51.4%, 여아가 48.6%로 비슷한 분포를 보 으며, 5학년

51.7%, 6학년 48.3%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은 각각

41~44세가 46.5%, 53.6%로가장많았으며, 어머니는대학

교졸업이52.2%, 아버지는대학교졸업이51.3%로가장많

은 분포를 보 다. 어머니의 43.2%가 전업주부라고 하 으

며, 아버지는사무직이44.5%로가장많았다. 아동이지각하

는 자신의 성적은‘아주 잘한다’고 지각한 아동은 36.6%로

가장많았고, ‘보통이다’라고지각한아동이 32.9% 다. 아

동이생각하는가정의경제수준은‘보통이다’가 46.3% 고

‘비교적잘산다’가42.1%로나타났다.

2.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향력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변인들이 또래괴롭힘의

행동경향성에미치는 상대적 향력을 살펴보고자 각각의

행동경향성과 변인들간의 공선성 진단결과, VIF가 남학

생 1.11~2.89, 여학생 1.11~3.3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괴롭힘 각각의 행동경향성과 각

변인들의 남학생 상관관계는 .09~.67이고, 여학생 상관

관계는 .09~.75 으며,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관계가

남학생 .67과 여학생 .75로 다소높았으나본연구에서수

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한 도구는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척도(Tangney & Dearing, 2002)로, 독

립된 하위척도로검증된 측정도구이므로 독립적인 변인으

로사용하 다.

1)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가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

적 향력

남학생의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경향성에 미치는 상

대적 향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1단계에서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유의한차이를보 으며,

남아 607명/여아 574명

<표 1>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가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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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가해경향성

변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개인
변인

충동성 .25*** .26*** .26*** .23*** .25*** .20*** 

자기조절능력 -.08* -.06 -.09* -.07 -.09* -.07

자아존중감 .00 .02 .01 .03 .01 .04

또래압력 .01 .02 -.01 -.00 -.02 -.00

수치심 .22*** .13 .21** .11 .21** .12

죄책감 -.01 .12* .01 .12* -.02 .11*

감정이입 -.26*** -.29*** -.25*** -.27*** -.25*** -.26***

가족
환경
변인

어머니온정/수용적양육행동 .07 .08 .08 .11*

어머니거부/제재적양육행동 .00 .07 .00 .08

어머니방임적양육행동 .05 .14** .05 .13**

부모지지 -.04 -.03 .04 .08

부모갈등 .08 .06 .08 .06

학교
환경
변인

우정의질 .04 .08

친구지지 .02 -.18**

교사지지 -.05 -.07

△R2 .24 .27 .01 .00 .00 .02 

R2 .24 .27 .25 .29 .25 .31

수정된 R2 .23 .26 .23 .28 .23 .29

F 23.39*** 27.05*** 14.27*** 17.78*** 11.5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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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설명력을보여주었다. 2단계에서는충동성, 자기조절

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차이를보여가해경향을25% 설명

해주었다. 3단계서는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감정이

입이유의한차이를보 으며, 가해경향을25%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충동성이 높고 자기조절을 잘 못하며, 수치심을

많이 느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은 남학생은

또래괴롭힘상황에서가해정도가높아짐을의미한다.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가해경향성에는 1단계

에서 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27%의 설명력을 보 다. 2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

행동이유의한차이를보여가해경향을29% 설명해주었다.

3단계서는 개인변인 중 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과 가족환

경변인 중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방임적 양육행동 및

학교환경 중 친구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가해경향

을 31% 설명해주고있다. 이는충동성이높고죄책감을조

금 느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은 경우와 어머

니에게 온정적이고 한편으로는 방임적인 양육을 받는다고

인식하며, 친구의 지지가 낮은 여학생은 또래괴롭힘 상황에

서가해행동이높아짐을나타내는결과이다.

가해경향성에 남학생은 개인변인 중 충동성, 자기조절능

력, 수치심 및 감정이입이 유의한 향을 나타내었고, 여학

생은개인변인중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과가족환경변인

의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 및 학교환경변인의 친구지지가

유의한 향을주었다.

2)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상대

적 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은<표2>와같다. 1단계에서충동성, 감정이입

이유의한차이를보 으며, 18%의설명력을보여주었다. 2

단계에서는 충동성, 감정이입이 차이를 보여 강화경향을

19% 설명해 주었다. 3단계서는 충동성,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강화경향을 19%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충동성이높고다른사람에대한감정이입이낮은남학생의

경우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강화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남아 607명/여아 574명

<표 2>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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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강화경향성

변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개인
변인

충동성 .25*** .23*** .25*** .20*** .24*** .20***

자기조절능력 -.06 .01 -.07 .01 -.07 .02 

자아존중감 .02 .08 .02 .08 .03 .09

또래압력 .06 .13** .05 .11* .06 .11*

수치심 .09 .14* .09 .12 .09 .12

죄책감 .03 .06 .03 .06   .03 .06

감정이입 -.24*** -.31*** -.23*** -.29*** -.23*** -.27***

가족
환경
변인

어머니온정/수용적양육행동 .03 .05 .03 .06

어머니거부/제재적양육행동 .01 .08 .00 .09

어머니방임적양육행동 .08 .12** .08 .12**

부모지지 .02 .01 .02 .08

부모갈등 .05 .04 .05 .04

학교
환경
변인

우정의질 .01 -.01

친구지지 -.06 -.08

교사지지 .00 -.06

△R2 .18 .22 .01 .02 .00 .00

R2 .18 .22 .19 .24 .19 .24

수정된 R2 .17 .21 .17 .22 .17 .22

F 16.65*** 20.92*** 10.17*** 13.43*** 8.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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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강화경향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충동성, 또래압력, 수치심, 감

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22%의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2단계에서는 개인변인 중 충동성, 또래압력, 감정

이입과 가족환경 변인 중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차

이를 보여 강화경향을 24% 설명해 주었다. 3단계서는 개

인변인 중 충동성, 또래압력,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 중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강

화경향을 24% 설명해주고있다. 이는충동성이높고또래

에게압력을잘받으며, 다른사람에대한감정이입이낮고

어머니가방임적양육행동을한다고지각하는여학생의경

우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강화경향성이 높아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또래괴롭힘의 강화경향성에 남학생은 개인

변인인충동성과감정이입만이유의하 으며, 여학생은개

인변인의충동성, 또래압력및감정이입과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 방임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향을 주는 변인이 다름을 알

수있다.

3)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방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

적 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방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을살펴본결과<표3>에의하면, 1단계에서자

기조절능력, 감정이입이유의한 향을주었고, 18%의설명

력을 보여주었다. 2단계에서는 자기조절능력, 감정이입이

방어경향성을19% 설명해주었고, 3단계에서는개인변인중

자기조절능력, 죄책감, 감정이입과 학교환경변인 중 교사지

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방어경향을 22% 설명해 주고 있

다. 이는자신의생각과행동을잘조절할수있으며옳지못

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

하고교사의지지를많이받는남학생들은피해아들을방어

해주는행동을많이보여준다는결과이다.

남아 607명/여아 574명

<표 3>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방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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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방어경향성

변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개인
변인

충동성 .03 -.07 .04 -.10 .04 -.10*

자기조절능력 .16*** .11** .14** .11* .11* .09*

자아존중감 .08 .04 .07 .03 .04 .02

또래압력 -.08 -.12* -.07 -.14** -.08 -.14**

수치심 .05 .00 .08 .01 .04 .00

죄책감 .10 .07 .10 .04 .11* .05

감정이입 .31*** .38*** .31*** .37*** .28*** .35***

가족
환경
변인

어머니온정/수용적양육행동 .09 .17** .06 .15**

어머니거부/제재적양육행동 .01 .18*** -.01 .17**

어머니방임적양육행동 .05 .00 .06 .00

부모지지 .02 .01 -.08 -.10

부모갈등 -.03 .05 -.04 .04

학교
환경
변인

우정의질 .08 .03

친구지지 .01 .14*

교사지지 .18*** .04

△R2 .18 .21 .01 .03 .03 .01

R2 .18 .21 .19 .24 .22 .25

수정된 R2 .17 .20 .17 .22 .20 .23

F 16.84*** 20.08*** 10.40*** 13.41*** 9.8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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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방어경향성는 1단계에

서는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이유의한 향을주

었고, 21%의설명해주었다. 2단계에서는자기조절능력, 또

래압력, 감정이입과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

제재적 양육행동이방어행동의 경향을 24% 설명해 주었다.

3단계에서는개인변인인충동성, 자기조절능력,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인어머니의온정/수용적양육행동, 거부/제재

적 양육행동 및 학교환경변인인 친구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방어경향을25% 설명해주고있다. 이는충동성이낮으

며, 자신의생각과행동을잘조절할수있고, 또래의압력에

향을 받지 않으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

또한어머니가온정/수용적양육과함께제재적인양육을하

신다고 지각하며, 친구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여학생

들이방어행동을많이보여준다는결과이다.

또래괴롭힘을방어해주는방어경향성에남학생은개인변

인인 자기조절능력, 죄책감 및 감정이입과 학교환경변인인

교사의지지가유의하며, 여학생은개인변인인충동성, 자기

조절능력, 또래압력 및 감정이입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

의 온정/수용적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그리고 학교환경

변인인 친구지지가 유의한 향을 주어, 남학생보다 여학생

이다양한환경에 향을받음을알수있다.

4)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동조경향성에 미치는 상대

적 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동조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은<표4>에서보듯이, 1단계에서충동성, 자기

조절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23%의설명력을보 다. 2단계에서도충동성, 수치심, 감정

이입이 차이를 보 고, 동조행동을 24% 설명해주었다. 3단

계도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감정이입이 유의한

향을 주어 25%를 설명해 주었다. 이는 충동적 성향이 있으

며, 자기조절능력이 낮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이 높

으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낮을수록 동조성향이 높아짐

을의미한다.

남아 607명/여아 574명

<표 4>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동조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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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동조경향성

변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개인
변인

충동성 .26*** .24*** .25*** .20*** .24*** .18***

자기조절능력 -.08* -.10* -.08 -.09* -.09* -.11*

자아존중감 -.00 .14* .01 .14* -.01 .13*

또래압력 .00 -.05 -.01 -.07 -.02 -.07

수치심 .20** .16* .19** .13 .19** .14

죄책감 -.01 .16** -.01 .17** -.01 .15*

감정이입 -.26*** -.29*** -.25*** -.27*** -.27*** -.27***

가족
환경
변인

어머니온정/수용적양육행동 -.05 .06 -.05 .06

어머니거부/제재적양육행동 .02 .08 .01 .08

어머니방임적양육행동 .04 .12** .04 .11**

부모지지 .03 .00 -.01 .10

부모갈등 .05 .08* .06 .09*

학교
환경
변인

우정의질 .07 .09*

친구지지 .06 -.18**

교사지지 .04 .02

△R2 .23 .24 .01 .02 .01 .02

R2 .23 .24 .24 .26 .25 .28

수정된 R2 .22 .23 .22 .25 .23 .26

F 22.86*** 23.47*** 13.83*** 15.35*** 11.5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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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동조경향성에는 1단계

에서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수치심, 죄책감, 감

정이입이유의한차이를보 으며, 24%의설명력을보 다.

2단계에서도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죄책감, 감정이입, 어머

니방임적양육행동, 부모갈등이차이를보 고, 동조행동을

26% 설명해주었다. 3단계도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

중감, 죄책감, 감정이입, 어머니방임적양육행동, 부모갈등,

우정의질, 친구지지가유의한 향을주어28%를설명해주

었다. 이는 충동성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의행동에대해죄책감을느끼며, 타인에대한감

정이입이 낮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과 부모갈등을 많이

지각하며단짝과의우정의질은좋으나친구들의지지는낮

다고지각하는여학생은동조성향이높아짐을의미한다.

또래괴롭힘의 동조경향성에 남학생은 개인변인인 충동

성, 자기조절능력, 수치심 및 감정이입이, 여학생은 개인변

인인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죄책감, 감정이입

과가족환경변인인어머니방임적양육행동, 부모갈등, 학교

환경변인인우정의질과친구지지가유의한 향을주어남

학생과여학생이다른 향을받음을보여주었다.

5)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

적 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을살펴보면 <표 5>와같이, 1단계에서는자아

존중감, 또래압력, 수치심이차이를보 고32%의설명력을

나타내었다. 2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또래압력, 수치심과

가족환경변인인 부모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피해

경향을38% 설명해주었다. 3단계에서는개인변인인또래압

력, 수치심과 가족환경변인인 부모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

여, 38%의 설명력을나타냈다. 이는충동성이있고, 또래의

압력과 수치심을 잘 느끼며, 부모의 지지가 낮은 남학생은

피해정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피해경향성에는 1단계

에서또래압력, 수치심이차이를보 고23%의설명력을보

남아 607명/여아 574명

<표 5>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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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피해경향성

변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개인
변인

충동성 .07 .08 .07 .07 .08 .10*

자기조절능력 -.01 .01 .04 .02 .04 .04

자아존중감 -.13** .03 -.05 .07 -.06 .06

또래압력 .13** .10* .11** .07 .11** .07

수치심 .42*** .39*** .34*** .37*** .34*** .38***

죄책감 -.08 .02 -.04 .02 -.03 .02

감정이입 -.01 -.04 .03 -.02 .03 -.03

가족
환경
변인

어머니온정/수용적양육행동 -.08 .04 -.09 .01

어머니거부/제재적양육행동 .02 .05 .02 .04

어머니방임적양육행동 .06 .05 .06 .05

부모지지 -.22*** -.14** -.24*** -.16**

부모갈등 .00 .02 .00 .01

학교
환경
변인

우정의질 .00 -.15**

친구지지 -.01 .07

교사지지 .05 .09*

△R2 .32 .23 .06 .02 .00 .02

R2 .32 .23 .38 .25 .38 .27

수정된 R2 .32 .22 .37 .23 .37 .25

F 36.31*** 22.03*** 26.89*** 14.28*** 21.58***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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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단계에서는개인변인인수치심과가족환경변인인부

모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피해정도를 25% 설명해

주었다. 3단계에서는 개인변인인 충동성, 수치심, 가족환경

변인인 부모지지, 학교환경변인인 우정의 질과 교사지지가

유의한차이를보 으며, 27%의설명력을보 다. 이는충동

성이있고, 수치심을많이느끼며, 친한친구와의우정의질

이낮은반면교사의지지가있는여학생의피해정도가높다

는것을의미한다.

피해경향성에 남학생은 또래압력과 죄책감, 부모지지가

향을주었고, 여학생은수치심, 부모지지, 우정의질과교

사지지가유의한 향을주어, 남학생과여학생모두다양한

환경에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학교환경

의 향도받음을보여주었다.

6)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방관경향성에 미치는 상대

적 향력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남학생의 방관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을살펴보면1단계에서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이유의한차이를보 고, 10%의설명력

을 보 다. 2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이차이를보여설명력이10% 다. 3단계에서는충

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 감정이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방관행동을 11% 설명해주었다.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충동적 성향이 있지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 고,

또래의 압력에 향을 많이 받으며, 감정이입 수준이 낮은

남학생들은또래괴롭힘상황에서방관하는행동의경향성이

높아진다는것이다.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여학생의 방관경향성에는 1단계

에서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이유의한차이를보

으며 설명력은 10% 고, 2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

력, 또래압력이차이를보여 10%의설명력을나타내었다. 3

단계에서는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또래압력이 유의한 차이

를보여방관정도를11% 설명해주었다. 이는어느정도의충

동성은 있지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했으며, 또래의

남아 607명/여아 574명

<표 6> 또래괴롭힘 관련변인이 아동의 방관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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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방관경향성

변인

1 단계 2 단계 3 단계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β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개인
변인

충동성 .16** .18*** .15** .19*** .15** .20***

자기조절능력 .17*** .17*** .18*** .18*** .18*** .19***

자아존중감 -.05 -.01 -.04 .00 -.03 .01

또래압력 .15** .20*** .15** .20***  .15** .20***

수치심 -.02 .03 -.04 .02 -.03 .02

죄책감 .04 .00 .04 .01 .04 .01

감정이입 -.15*** -.06 -.14** -.06 -.13** -.05

가족
환경
변인

어머니온정/수용적양육행동 .02 -.03 .04 -.02

어머니거부/제재적양육행동 .05 -.01 .06 -.01

어머니방임적양육행동 .04 -.01 .04 -.01

부모지지 -.03 -.03 .01 -.04

부모갈등 .01 -.04 .01 -.04

학교
환경
변인

우정의질 -.04 -.06

친구지지 -.08 .05

교사지지 -.07 -.05

△R2 .10 .10 .00 .00 .01 .01

R2 .10 .10 .10 .10 .11 .11

수정된 R2 .09 .09 .08 .08 .09 .08

F 8.16*** 8.35*** 4.96*** 4.94*** 4.39***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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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향을 많이는 여학생들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

관하는경향성이높아짐을의미한다.

또래괴롭힘상황에서아무것도하지않고멀리떨어져있

는방관적인행동에는남학생과여학생모두개인변인들이유

의한 향을주어, 남학생과여학생이비슷한성향을보 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 5~6학년 1,181명을대상으로선

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아동의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가장 향을많이주는개인변인을1단계로하여가족환경변

인을 2단계에 투입하고 학교환경변인을 3단계에 추가하여

분석하 다. 아동의 성에 따라 1단계에 개인변인인 충동성,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또래압력, 수치심, 죄책감및감

정이입이미치는 향력을살펴보았고, 2단계는가족환경변

인인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

동, 방임적 양육행동, 부모지지 및 부모갈등을 추가로 살펴

보았다. 또한 3단계에서 학교환경변인인 우정의 질, 친구지

지 및 교사지지를 추가하여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참여하는

행동경향성에미치는상대적 향력을알아보았다.

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남학생의 가해경향성에는 개인변인만 향을 주었

고, 그 중에서 충동성과 감정이입의 향이 가장 크게 나타

났다. 충동성이 높고 감정이입이 낮은 아동들이 가해행동을

많이하는것으로, 아동의행동경향성을살펴본연구는아니

지만또래괴롭힘을유형으로구분하여연구한선행연구에서

가해집단의 충동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박미연, 2000; 이상

균, 1999)와감정이입이낮다는연구(Maeda, 2003)와일맥상

통한 결과를 보 다. 즉, 충동성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으

로인정되는행동인지아닌지판단하기전에부정적인행동

을할수있으며, 이러한행동과더불어낮은감정이입의결

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더욱

부정적인가해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가해경향성에 향을 주는 변인이 다

름을 보여주었는데, 여학생은 개인변인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친구지지와같은가족환경과또래교사변인에의

해서도 향을 받았다. 이는 남학생은 주변환경을 고려하기

보다는 본인 위주로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자기중심적

행동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자신의 상태와 더불어

주변의요소들을고려하는행동경향성의차이에서비롯되었

다고짐작할수있다. 그리고여학생은어머니의온정적이고

수용적인양육행동이가해행동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

다. 이는온정적이고수용적인양육행동을측정할때과보호

적인 요소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므로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온정적인 양육행동이라고 보고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부정적

인 요소가 포함되었기에 가해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왔으리라는추론을해본다. 또한아동기에는사회에적응하

기 위한 규칙과 규율을 배워가는 시기로(박성연, 2006. p.

366) 적절한행동의통제가바람직하다고보는데, 과도한온

정적이고수용적인양육이바람직한행동의통제를못할수

있음을시사한다.

이렇게성에따른결과의차이는남학생과여학생의가해

행동에대한접근방법이달라야함을알려주는것이다. 남학

생과여학생모두가해행동에가장 향을많이주는충동성

과감정이입을중심으로가해를예방할수있는방안이마련

되어야 하며, 특히 충동성 조절과 아동들의 타인에 대한 감

정이입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더불어여학생은개인

변인과더불어가족과학교의 향력을함께고려한접근방

법이효과적일것이다.

둘째, 아동들의강화경향성에는남학생과여학생모두가

족과 학교 보다는 개인변인이 많은 향을 주어, 충동성이

높고 감정이입이 낮을수록 강화행동이 높아져 자신의 충동

적성향을잘조절하며타인의생각과행동을이해하는능력

을 증진시켜 강화행동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여학생의강화행동은또래의압력에 향을받는것으

로나타나, 가해를부추기는행동이직접적으로가해하는행

동으로촉진되지않도록또래에게받는심리적압력을잘조

절할수있는개인의심리적역량강화에초점을맞춘접근이

필요할것이다. 더불어남학생과는달리어머니의방임적양

육행동이 향을줌에따라어머니와아동의관계를애정적

으로변화시킬수있는부모교육도함께실시되면또래괴롭

힘을부추기는행동이줄어들게될것으로보여진다.

셋째, 또래괴롭힘의 방어경향성에는 남학생의 경우 개인

변인과학교환경변인이더많은 향을주었고, 여학생은개

인변인, 가족환경변인및 학교환경변인이 향을 주어 약간

의차이를보 다. 즉, 남녀모두감정이입이큰 향을나타

내어, 감정이입능력이 높을수록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적 역

할을 많이 수행한다는 선행연구(서미정, 200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남학생의 경우 자기조절능력, 죄책감, 감정

이입및교사지지가유의했고, 여학생은충동성, 자기조절능

력, 또래압력및감정이입과어머니의양육행동이 향을주

었다. 특히 1, 2단계에서유의하지않던죄책감이3단계에서

유의한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남학생은여학생에비해

도덕적 위반과 같은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교사의 지지가 높은 아동들이 피해아를 방

어해주는역할을많이하 다. 그러므로남학생들은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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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초점을맞추어자신을생각이나행동의조절과타인

에대한공감능력을키우도록하여또래괴롭힘상황에서방

어적인역할을증진시켜야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개인변인만 투입한 1단계에서 자기조

절능력이방어행동에많은 향을주었지만 3단계에서 향

력이약해지면서충동성이유의한 향을주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를통해자기조절능력이있으면서충동성이낮은아

동들이방어행동을더많이선택하고충동성이높은아동들

은 방관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방어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자기조절능력뿐아니라충동적인성향을낮춰주는방

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타인의 감정과 생

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또래의

압력에 향을 적게 받는 아동들이 방어를 많이 함에 따라

또래들로부터자신의주관을가지고자신의의지에따라행

동을할수있도록지도해줘야할것이다. 한편, 남학생과는

다르게어머니로부터온정적이고수용적이면서동시에거부

적이고 제재적인 양육을 받는다고 보고한 경우에도 방어행

동이높았다. 이는여아라는생물학적인성과사회적분위기

에 의해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좀 더 제한적이고, 행동에 제

약을많이두는양육환경에의해 향을받은것으로보여진

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다보니

어머니의바람직한행동통제를거부적이고제재적인양육행

동이라고 판단 할 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

어 방어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리라는 추론을

해 본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우리사회의 특성을 반 한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구분되어지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거

부/제재적양육과는다른바람직한통제를사용하는행동을

포함하는통합적으로측정할수있는양육행동의척도를개

발해야 함을 제시하며, 피해아동을 방어해주는 방어경향성

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성차를고려

한접근방식이필요함을제안한다.

넷째, 남학생의 동조경향성에는 개인변인이 많은 향을

주었고, 여학생은개인, 가족환경및학교환경변인이다양하

게 향을주었다. 즉, 가해경향성에 향을주는요인과매

우 유사하 는데, 이러한 또래괴롭힘에대한 동조경향은 또

래괴롭힘상황에서가해아의가해행동을부추기며암묵적으

로그행동을지지해주는것이므로, 가해행동못지않게심각

한 행동임을 인식하여 가해집단과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동

조성향에접근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여학생의동조경향성에는충동성, 죄책감, 감정이입

및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가해정도에 향

을 주는 요인과 유사하 다. 그러나 가해행동의 경향성과는

다르게 동조경향성에는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부모갈

등, 우정의질및친구지지가 향을주어, 자기에대한존중

감은 가지고 친한 친구와 긍정적인 우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행동을잘통제하지못하고부모의갈등을자주목격

하거나 어머니에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다른 친구들

에게지지를못받는다고지각하는아동들이동조행동을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친구들에게 받지 못한

소속감과 애정의 감정을 가해하는 아동을 도와줌으로써 그

가해아들에게애정을느끼고소속감을느끼고자동조행위를

할 수 도 있음을 유추해본다. 이에 가해를 동조하는 여학생

의경우에는남학생과비교하면개인의심리적변인과가족

에대한접근도동시에이루어져야함을시사하는바이다.

다섯째, 아동들의 피해경향성에 미치는 향에서 남학생

은개인변인과가족환경변인이많은 향을주었고여학생은

개인, 가족환경및학교환경변인이많은 향을미쳤다. 특

히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치심 너무 높으면 피해경향성이

많아지는것으로나타나, 실패나도덕적위반, 또는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때 나타나는 지나친 수치심은 열등감을 갖거

나 위축행동 또는 공격성 등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어(한세

, 2007), 아동들이수치심을조절할수있도록부모와교사

가 지도해야 가해나 강화 및 동조와 같은 부정적 행동 또는

괴롭힘으로인한피해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 또한부모님

의지지를낮게지각하면서또래의압력에는 향을많이받

는것은또래괴롭힘상황에서피해를더당하게하는요인으

로나타났으므로, 사회성향상프로그램등을통해긍정적인

간관계의형성과유지를할수있도록하여친구와부모의지

지를향상시켜야할것이다. 그리고자신에대한애정을바탕

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키우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부모

들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

는시간이마련되는등다양한하위체계를고려한접근이필

요하다. 이러한 피해를 낮춰주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치심

을 조절하는 능력 뿐 아니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그들에게지지를받고사랑받을수있도록하는사회성

형성과유지에관한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다르게 1단계에서 유의했던 또

래압력의 향력이 2, 3단계로 가면서 사라졌으며, 우정의

질과충동성의 향력이나타났다. 이는또래괴롭힘이또래

들간의 관계속에서 발생함을 감안해보면 개인이 느끼는 심

리적인압박감보다는친한친구와의우정의질이더 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우정의 질과 친구지지의 향력이 여

학생에게만 유의한 것은 남학생이 폭넓게 친구들을 사귀는

반면여학생은소수의친구를사귀더라도깊은관계를유지

하는특성이있어(정옥분, 2005, p. 540) 남학생에비해또

래들과의 관계가 피해에 더 향을 많이 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여아들의 피해경향성이 높

게 나타나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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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 다. 교사지지의 표준화 계수 β값이 .09로 작은편에

속하여 큰 의미를 담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에 여학생들은

교사가더애정을갖거나관심을보이는아동들에게질투심

을 느낄 수 있는데, 예비조사때 실시한 면접을 참고해보면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질투심을 느껴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고 지각할 수도 있음

을 짐작해본다. 교사의 관심을 과하게 인식하거나 잘못 지

각하는 아동은 교사의 관심이 자신의 또래괴롭힘 피해행동

에 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

차가 아동들의 피해경향성에 다르게 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학생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여학생은 개인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부모와또래의지지적인관계형성을도모할수있는

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방관경향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개인

변인만이많은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는데, 타인에대해

관심을안두려는성향자체가자기중심적인행동경향을가

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개인변인이 방관행동의

경향성에 향을가장많이줌을예측할수있다. 이러한개

인변인중방관경향성에큰 향을주는변인들이가해경향

성에 향을준충동성과방어경향성에 향을준자기조절

능력으로, 충동성이높지만자기조절을잘하는특성이방관

적인행동에 향을주었다. 이러한결과는방관적인행동들

을하는아동들은가해행동또는방어행동방향으로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를 갖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이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의 중간적 행

동을취함으로인해방관적인행동을선택한다는것이다. 이

는방관행동의경향성이방어경향성으로전환되도록방관행

동을 선택하는 아동들이 특별히 예방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시사해주는결과이다. 또한남학생은타인에대한감정

이입이 낮은 아동들이 방관경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남

학생에게는충동성과자기조절능력과더불어감정이입에대

한개입이필요하겠다. 마찬가지맥락에서남아와여아모두

또래에게 받는 심리적 압력을 많이 지각할수록 방관정도가

높게나타나또래들이가해행동에대한암묵적동조나가해

행동을 강화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다면 가해행위에

동참할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또래압력의 향을

적게받는아동들은방어적행동이많이나타나는결과로미

루어보면, 방관적행동을방어적행동으로변화시키기위해

서는또래압력을잘견딜수있는심리적역량강화를발달시

킬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아동개인의내부에내재되어나타

나는 중첩되는 행동의 경향성을 인식하여 또래괴롭힘 상황

에서아동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행동경향성을파악하고

또래괴롭힘행동을예방하고치료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

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남학생이 감

정이입수준이낮으며충동성이높을수록가해, 강화및동조

경향성을더보이는것으로나타나, 이러한부정적인행동경

향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능력을 함

양하고 충동성을 감소시키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의 강화경향성이나 동조경향성은 가해경향성과 비슷

하게충동성과감정이입뿐아니라어머니의방임적양육행

동이나낮은친구지지가 향을주어성에따라다른차이를

보 다. 한편피해경향성에높은수치심과부모의낮은지지

가 향을주어, 또래괴롭힘으로부터피해당하는행동을줄

이기 위해서는 수치심을 감소시키고 부모의 지지를 증진시

켜야할것이다. 특히여학생들은단짝친구와의우정의질이

좋으면피해경향성이낮아진다는것을알수있으므로, 긍정

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또래괴롭힘의 피

해를 감소시키는데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이 있으면서 낮은 충동성을 보인 아동들은 방어행동을

보 고, 높은 충동성을 보인 아동들은 방관행동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나, 아동들의 자기조절능력과 더불어 충동적인 성

향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방관행동의경향성

이피해아를방어해주는긍정적인방향으로발달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인 내적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도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래괴롭

힘이 발생을 부추기는 환경적 변인들은 제거시켜 또래괴롭

힘 행위를 감소시키고, 또래괴롭힘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아

들을방어해주는역할을많이할수있는환경적인변인들은

제공을해주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접근이아동의또래괴롭

힘에서 참여하는 행동경향성과 성에 따른 차이에 입각하여

체계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래

괴롭힘의상황에따라아동들의행동패턴도달라질수있음

을 인식하고, 아동에게 내재되어 나타나는 또래괴롭힘의 다

양한행동경향성의속성에맞는예방및치료방법이고안되

어야할것이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또래괴롭힘의 유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질적연구를 병행하지 못했다. 예비조사에서 집단면접을 실

시했지만 또래괴롭힘의 발생원인이나 특성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을 면접

하 기때문에일반화를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으로사료

된다. 더많은아동들을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여또래괴롭

힘의 다양한 행동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아동들에 대한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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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통해그아동들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또래괴롭

힘의다양한행동경향성이가지고있는각각의특성을파악

하여행동경향성에적절하게접근할수있는자료의구축을

기대한다.

둘째, 본연구에서는또래괴롭힘을아동이속한학급내의

관계로 국한해 연구하 는데, 본 연구의 면접결과에서 또래

괴롭힘이다른학급간에발생하거나선후배간에도발생한다

고하 다. 이에같은학년의친구들이나학교선후배들과의

관계의역동성을포괄할수있는연구의필요성이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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