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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tres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with a sample of 320 elementary school 5th graders (of which 161 were boys and 159 were girls) living in
Seoul.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Children’s stres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s. It was observed that children’s stress of
studying/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Children’s self-esteem was positively 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Children’s stress of studying/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self-esteem. Self-esteem tended
to play a perfectly mediating role between children’s stress of studying/mother and subjective well-being.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children’s self-esteem plays a crucial role in improving the levels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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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녕감이나 행복감, 만족감

으로서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특성인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Szalai, 1980)은개인이자신의삶에

대해스스로내리는평가라고볼수있다. 여러연구들은주

관적안녕감은최소한두개의일반적인측면, 즉정서적안

녕감인긍정적정서및부정적정서와인지적안녕감인생활

만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Campbell,

Converse, & Godgers, 1976;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다시말해주관적안녕감은많은긍정적정서

와적은부정적정서, 그리고높은생활만족도를느끼는상

태라고볼수있다. 이러한인간심리의긍정적인면인주관

적안녕감에관심을갖고연구한것은사회적으로생존을위

한기본적인물질적욕구가충족되기시작하면서나타난현

상으로, 과거에는주로인간심리의부정적이고병적인측면

들을 평가, 진단하며 연구하는 데에 주력하 다. 실제로 아

동의안녕감에대해조사할때도아동이지닌긍정적측면보

다도 우울이나 불안 등과 관련된 심리장애, 정신병리, 문제

행동과 안녕감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이 자, 1995;

임자성; 2002). 그러나최근에는안녕감과관련하여긍정적

정서를중요하게다루고있으며(한덕웅, 표승연, 2002), 부정

적정서보다는긍정적정서가적응적인행동을더욱효과적

으로예언하고(Watson & Clark, 1984), 높은성취동기와효

율적인과제수행능력을향상시켜성공가능성을증가시키는

것으로밝혀지고있다(Taylor & Brown, 1988). 한편, 안녕감

에관한국내연구들은주로노인이나성인의안녕감에관심

을두다가차츰청소년기에서아동기로까지그대상이확대

되고 있으나, 아동 심리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아동을대상으로아동의주관적안녕감에관해조사

하고자한다.

아동의주관적안녕감과관련하여주로연구되어온변인

은아동이경험하는스트레스로, 아동은대개부모의행동이

나요구등으로인해혹은공부나시험, 과외활동등의학업

수행및성취와관련된긴장이나걱정으로스트레스를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이소현, 2009; 조성연, 신혜 ,

최미숙, 최혜 , 2008). 스트레스는대개생활하는가운데개

인에게가해지는여러가지요구에대응하는과정에서생기

는긴장이나압박감등의정신적, 신체적반응(이소현, 2009)

으로지나친스트레스는개인의심리및신체적건강에부정

적인 향을미치는요인이되어불안이나불만, 걱정, 짜증,

긴장, 고통, 부담감을갖게하는것으로보고된다(최명선, 김

광웅, 2001). 실제로초등학교 2, 4, 6학년을대상으로아동

의행복감에대하여살펴본연구(조성연외, 2008)에서는대

부분의 학령기 아동들(92.7%)이 학교 수업 후 각종 활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외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행복감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5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753명을

대상으로 과외학습 스트레스 상집단(상위 25%)과 과외학습

스트레스 하집단(하위 25%)으로 각각 190명씩 분류하여 아

동의 심리적 특성인 학업 자아개념, 사회적 지지, 우울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임자성, 2002)에서도 과외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 자아개념과 우울감은 높아

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의많은아동

이부모의요구로괴외활동과시험등에노출되며이러한성

취를강요하는활동들로인해아동의안녕감은위협받고있

고 긴장이나 걱정, 부담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아동의스트레스는아동의심리적, 행동적결과와

도 관련되어,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흡곤란, 근

육긴장등신체적변화와분노나우울, 불안, 집중력저하등

심리적변화가야기될수있다(최미경, 조용래, 2005).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정서적 적응, 심리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 등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고(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 나아가아동기의과도한스트레스는우울

증, 무력감, 불안, 긴장등을야기시켜아동기의정신건강을

해친다는지적도있다(Elkind, 1983; Youngs, 1995). 국내연

구결과들도이와유사한경향이있어높은스트레스를경험

한 아동들은 우울감을 훨씬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김정

희, 1987; 신재은, 1998; 이 자, 1995; 임자성; 2002), 스트

레스를많이경험할수록행동문제를더많이보 다(한미현,

1996). 이러한결과들은아동기의스트레스가심리적안녕감

과 접히관련됨을나타내는것으로, 아동들을대상으로스

트레스와 긍정적인 정서인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살펴본연구가드문상황에서본연구는학업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

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주관적 안녕감간에 어떠

한관계가나타나는지를조사하고자한다.

아동의스트레스이외에도, 주관적안녕감은학령기아동

의심리적특성변인들가운데자주거론되는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살펴볼수있으며, 실제로자아존중감은주관적안

녕감과 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된다. 즉, 주관적안

녕감이성격변인들중자신의개인적특성과개성에대한전

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의 가장 신뢰로운 예측

변인이며(차경호, 2001; Campbell, 1981; Diener & Diener,

1995), 주관적안녕감의수준이높은사람들은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3

- 67 -

높고, 자기 또는 주위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

며,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Mayer & Diener, 1995)는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다는 많은 연구결과

가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가

장높은상관을보 다(Campbell, 1981; Diener, 1994). 즉,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주관적 안녕감 수준

도높게지각하 다(Lucas, Diener, & Suh, 1996). 실제로

49개국의대학생들을대상으로자아존중감과주관적안녕감

간의관계를조사한결과, 주관적안녕감과자아존중감은높

은관련성을나타냈다(Diener & Diener, 1995). 아동을대상

으로 한 국외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과 성별, 우울/불

안, 자아존중감, 낙관성, 스트레스등이관련되는것으로조

사되었다(Garmezy, 1993; Masten & Coatsworth, 1998;

Pollard, Hawkins, & Arther, 1999; Rutter, 1987; Werner,

1989; Werner & Smith, 1987). 그러나국내의경우아동의

주관적안녕감에관한연구는소수에그치고있으며(도인종,

2006; 이정미, 2006; 최윤정; 2007), 이연구들도아동의주

관적안녕감과사회적지지나부모의양육등환경적맥락과

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적행복감, 만족감인주관적안녕감과심리적변인인자아

존중감과의관계를조사해보고자한다. 

이밖에,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낮아진다(박소 , 문혁준, 2005; 설남경, 2000; 이지연,

2002)는일치된결과를보이고있다. 즉, 스트레스수준이높

아지면아동자신이이를통제불가능하다고인식하여자신

에대한가치감과믿음이약화되어무력감을느끼게된다는

것이다(신기명, 1996). 또한낮은자아존중감이아동의스트

레스를유발한다는보고도있다. 즉, 자기자신에대한신뢰

를바탕으로하는자아존중감이높은사람은자아기능이잘

유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하며, 반대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지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여러

가지질병을갖게된다(박정희, 1989)는것이다. 실제로자아

존중감이높은아동은부모관계와교우관계에서스트레스를

적게 받고(김경자, 1994),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보다

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종혜, 1994). 아동의 자기-

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동이 자아를

부정적으로 자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renner, 1984). 특히, 한국아동이미국아동에비

해자기지각이낮고일상적스트레스가높다는결과가나왔

는데(이 환, 한종혜, 박성옥, 1998), 이는한국학생들이미

국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부정적을 지각하고 있으며 스트레

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은 교사의 편애,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부모나 교사

의과잉기대나과도한요구등으로스트레스를받아자아존

중감이 저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 자, 박성옥, 양명

숙, 1997).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주제

로한연구는국내의경우소수가보고되나아동의스트레스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

서본연구에서는학업적요구가커지기시작하는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나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자

아존중감간의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에 상호 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는아동기의심리, 사회적발달에 향이

큰주관적안녕감과 접한관계가있어, 아동이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관적 안녕감이 위협받을 수 있다(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 또한아동의자아존중감과주관적안녕감

간의관계의경우, 낮은자아존중감이주관적안녕감을약화

시키며반대로주관적안녕감이낮은아동의경우자아존중

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Diener et al., 1999;

Mayer & Diener, 1995). 아동의스트레스는인성특성의하

나인 자아존중감과도 접한 관련이 있어, 아동이 스트레스

를 경험할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것이며(박소 , 문혁준,

2005; 이지연, 2002)), 낮은자아존중감또한스트레스를야

기할수있다(김경자, 1994). 위와같이, 아동의스트레스, 자

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년감간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 간접적 향을

미칠수있을것이라가정할수있다. 즉, 자아존중감은주관

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Schimmack &

Diener, 2003) 스트레스의 경험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를 매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

정적인 생활사건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발생시키며,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일상적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평가하고스트레스에의해 향을많이받아더

많이 우울해진다는 보고도 있다(최미례, 이은혜, 2003). 또

한, Logan(1989)는스트레스와적응과의관계에서높은자아

존중감은심리적적응에대한스트레스사건의부정적인

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변화에 대해 적응적이라고하

다(Harter, 1990). 국내연구에서도낮은자아존중감을가

진아동은스트레스환경에서쉽게포기하거나좌절하고미

성숙하고 부적절한 회피적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보고가 있

다(이명순, 1994). 즉, 자아를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스

트레스상황에직면했을때그것의부정적인 향을완충시

킬수있는하나의중요한변인이된다(김정희, 1987). 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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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

추고,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은궁극적으로 주관적 안녕감

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에서차지하는매개적역할을탐색해보고자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

존중감이아동의주관적안녕감과어떠한관계가있는지살

펴보고자한다. 또한, 스트레스와자아존중감이서로어떠한

관계가있는지살펴보고, 더나아가아동의자아존중감이스

트레스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한다. 

본연구의연구문제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아동의 스트레스는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

떠한관계를나타내는가?

<연구문제2>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관계를나타내는가?

<연구문제3> 아동의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

가있는가?

<연구문제4>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

감간의관계를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J 초등학교 5학년에 재

학중인320명의남녀아동(남아: 161, 여아: 159)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학령기 말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으로

선정한것은이시기에우리나라아동의학업부담감이증가

하고이로인해부모와의갈등이빈번해지기때문이다. 동시

에이시기아동은Piaget의인지발달이론에근거해볼때,

추상적개념을이해할수있는연령으로(Piaget, 1932), 효능

감, 자존감, 지지감등에관한자기평가가가능하고, 주관적

안녕감과같은느낌을스스로지각하고평가할수있기때문

이다(Morris & Nemcek, 1982; Ruble, Boggiano, Feldman,

& Loebel, 1980).

본 연구대상자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부모의교육수준은아버지와어머니모두대학교졸업이

각각213명(65.7%)과 175명(54.0%)으로가장많았으며, 월소

득은300-400만원미만이36.1 %, 500만원이상이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161명(49.7%),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200명

(61.7%)으로가장많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

리고 주관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아동 자

신의지각을측정하기위해아동에의해평가되었다.

1) 아동의스트레스척도

아동의스트레스는한미현과유안진(1995)의질문지를사

용하여측정하 다. 이 척도는 Rowlison과 Felner(1988)가

개발한자기보고식질문지인Daily Hassles Questionnaire

(DHQ)와 Dohrenwend와 Shrout(1985)의 Hassles

Dimensions, Lempers, Clark-Lempers와Simons(1989)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 국내 선행연구들(류수 ,

1994; 천민필, 1993; 한미현, 1993)을기초로한국아동에적

합하도록개발된것이다. 본척도는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

업, 교사및학교, 주변환경관련요인등총6요인으로구성

된것이나, 본연구에서는부모관련스트레스요인(8문항)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7문항)을 선정하 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대부분이부모와학업관련된요인에서가장많은스

트레스를지각하고있으며(김수빈, 2008; 김수주, 2002; 안

진아, 2006; 정성인, 1998) 이러한스트레스가아동의정서적

안녕감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이소현, 2009; 조성연 외,

2008)에근거하 다. 부모관련스트레스요인은주로어머니

에초점을두어어머니관련스트레스요인으로수정하여사

용하 다. 

각 요인별문항의예를들면, 어머니관련스트레스요인

은‘나는어머니가내생각이나의견을존중해주지않아불

만이다’, ‘나는어머니가나에게시키는일이많아서피곤하

다’등으로 어머니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

험하게되는심리적부담이나갈등을나타내는문항들로구

성되어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은‘나는 학업성적 때

문에신경이많이쓰인다’, ‘나는다니고있는학원이나과외

활동이많아힘들다’등으로공부나시험, 과외활동등의학

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 부담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거의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않은편이다(2점)’, ‘그런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척도로서, 점수가높을수록아

동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어머니 관련

스트레스와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Cronbach’s α는 각각

.87, .84 다.

2)자아존중감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

Esteem Scale을 번안한 박선 과 도현심(2001)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척도는아동자신에의해평가되었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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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다른사람들과같은정도로가치있는사람이라고생

각한다’, ‘내자신이실패한사람이라고느낀다’등의총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않은편이다(2점)’, ‘그런편이다(3점)’, ‘매우그렇

다(4점)’의Likert식4점척도로서본분석에사용된10개문

항의Cronbach’s α 값은.77이었다.

3) 주관적안녕감척도

아동의주관적안녕감은박병기와송정화(2007)의질문지

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6개 하위요인(정적

효능 안녕감, 정적 정서 안녕감, 정적 관계 안녕감, 부적 효

능 안녕감, 부적 정서 안녕감, 부적 관계 안녕감) 중 긍정적

요인의 효능 안녕감, 정서 안녕감, 관계 안녕감을 측정하는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 다. 이는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보다 적응적 행동 예언에 효율적이라는 점(Watson &

Clark, 1984)에근거하여본연구에서는긍정적정서요인을

사용하 다. 문항의예를들면, 효능안녕감은‘일단일을맡

으면 제대로 해낸다’, ‘어려운 과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정서 안녕감은‘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 삶에서 편

안함을느낀다’, 관계안녕감은‘주변사람들이나를좋아한

다’, ‘같이있기만해도좋은사람이있다’등이포함된다.

원척도의형식은‘확실히아니다’, ‘상당히아니다’, ‘약

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확실히 그렇

다’의 6단계 Likert식이었으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보다

명료한 응답을 얻기 위해‘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효능안녕감, 정서안녕감, 관계안녕감이

각각.77, .92, .71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4월에 서울시 N구에 위치한 J 초등학

교5학년교사들의도움으로실시되었다. 교사들에게질문지

조사방법및응답시유의사항을전달하 으며, 각교사들은

학급에서 적절한 시간을 택하여 질문지를 실시하 으며 그

자리에서 회수하 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40부가회수되었으나(회수율: 97.14%) 이중에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320부를

본분석에사용하 다.

수집된자료는SPSS Program 17.0을사용하여분석하

다. 연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알아보기위해빈도,

백분율, 평균및표준편차를각각산출하 고측정도구의신

뢰도를알아보기위해Cronbach’s α 값을산출하 다. 아동

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 다. 마지막으

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매개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Baron과Kenny(1986)

의 매개모델을기초로단순회귀분석및중다회귀분석을실

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유의한부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어머니관

련스트레스: 효능안녕감: r = -22, p < .01, 정서안녕감：r

= -.47, p < .01, 관계안녕감：r= -.25, p < .01/ 학업관련

스트레스: 효능안녕감: r = -21, p < .01, 정서안녕감：r =

-.47, p < .01, 관계안녕감：r= -.14, p < .05 )(<표 1>). 즉,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혹은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록 자신의 유능성이나 정서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안녕감

및대인관계에관한안녕감이낮았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즉,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유능성이나정서를긍정적으로느끼는안녕감및대

인관계에관한안녕감을더높게경험하고있었다(효능안녕

감：r= .51, p < .01, 정서안녕감：r= .56, p < .01, 관계안

녕감：r= .44, p < .01 )(<표 2>).

3.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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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5

효능안녕감 정서안녕감 관계안녕감

어머니관련
스트레스

-.22** -.47** -.25**

학업관련
스트레스

-.21** -.4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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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N = 320)

자아존중감
효능안녕감 정서안녕감 관계안녕감

.51** .56** .44**

**p < .01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N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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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모두유의한부적상관관계를나타내어(어머니관련스

트레스: r = -.41, p < .01, 학업관련스트레스: r = -.49, p <

.01)(<표 3>), 아동은어머니로부터혹은학업관련하여스트

레스를많이경험할수록자아존중감이낮았다. 

4.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이상에서와 같이, 아동의 어머니,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의 어머니,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및주관적안녕감과부적상관을나타냈다(<표 1>,<표 2>,<표

3>). 이처럼 세 개의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는 Baron과

Kenny(1986)가 지적한어느한변인의매개적역할을예측

하게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매개적역할을탐색해보았다. 

먼저, 종속변인인 효능 안녕감에 미치는 어머니 및 학업

관련스트레스의유의한 향력(β = -.22, p < .001/β = -.21,

p < .001)은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자아존중감은아동의 어머니

및학업관련스트레스와효능안녕감과의관계에서완전매

개적 역할을 하 다.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

와 자아존중감의 효능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약 26

% 다. 또한종속변인인관계안녕감에미치는어머니및학

업관련스트레스의유의한 향력(β = -.20, p < .001/β = -

.14, p < .05)은자아존중감이동시에투입되었을때더이상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자아존중감은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관련스트레스와관계안녕감과의관계에서완전매개

적 역할을 하 다.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관계안녕감에대한설명력은각각약20 %

다(<표 4>, <표 5>). 그러나아동의어머니및학업관련스트

레스와 정서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

할을하지않았다.

Ⅳ. 논의및결론

본 연구는 과외활동이나 학업부담감 등으로 인해 스트레

스발생이증가하는초등학교고학년아동을대상으로아동

의스트레스및자아존중감과주관적안녕감이어떠한관계

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자아존중감의매개적역할을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같다.

먼저, 아동의스트레스와주관적안녕감간의관계를살펴

본결과, 아동이스트레스를많이경험할수록주관적안녕감

은 낮았다. 즉,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혹은 학업에서 스트레

스를많이느낄수록아동자신의유능성혹은정서를긍정적

으로느낌으로써얻게되는안녕감과대인관계에관한안녕

감이모두낮았다. 이는아동은학업이나가정환경 역에서

가장많은스트레스를느끼고있으며(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 이러한스트레스는아동의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강인성, 2004; 정춘자, 2004;

Youngs, 1995)는연구결과와일맥상통한다. 또한높은스트

레스를경험한아동들은심리적적응도가낮아지고(Lazarus

& Folkman, 1984) 정서적으로부적응하며(Compas, 1987)

우울감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김정희, 1987; 신재은,

1998; 이 자, 1995) 행동문제를더많이보인다는연구결과

(한미현, 1996)와도같은맥락으로이해할수있다. 즉, 발달

과정상에있는아동이과도한스트레스를받게되면정서적

적응, 심리적안녕감(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 그리고행동발달

면에좋지않은 향을받을수있다. 이러한결과는아동기

자아존중감

어머니관련스트레스 -.41**
학업관련스트레스 -.49**

**p < .01

<표 3>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N = 320)

독립변인 B β

스스트트레레스스
어머니/학업 -.01/.04 -.01/.05
관련스트레스
자자아아존존중중감감 .58/.61 .50***/.53***

R2 .26/.26
F 55.28***/ 55.85***

***p < .001

<표 4> 아동의 효능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N = 320)

독립변인 B β

스스트트레레스스
어머니/학업 -.07/.07 -.08/.10
관련스트레스
자자아아존존중중감감 .49/.59 .40***/.49***

R2 .20/.20
F 38.90***/ 39.41***

***p < .001

<표 5> 아동의 관계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N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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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경험하는스트레스가청소년기의우울및불안등심리

적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 1992) 및최근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이정신

건강문제로정신과진료를받는수가증가한다는보도(통계

청, 2008)에근거할때, 우리사회에서아동의정신건강에대

한관심과대책마련이시급함을보여준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를살펴보기위해상관관계를조사한결과, 아동의자아존중

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아동자신의유능성및긍정

적정서성에관한안녕감과대인관계에관한안녕감이모두

높았다. 이것은주관적안녕감과불가분의관계에놓여있는

중요한 개인의 특성들 중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라는 연구

결과(Lucas, Diener, & Suh, 1996)와일치한다. 행복에있어

자아존중감이중요하고(Cheng & Fumham, 2004),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Diener et al., 1999; Mayer & Diener, 1995),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

(Campbell, 1981; Diener, 1984)는연구결과및자아존중감

이 주관적 안녕감의 가장 신뢰로운 예언변인들의 하나라는

연구결과들(차경호, 2001; Campbell, 1981; Diener &

Diener, 1995)과도일맥상통한다. 즉, 사고과정, 감정, 욕망,

가치관, 목표 및 행동 등과 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

은인간의행복과효과적기능을발휘하는데필수적인요소

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더많은자원을가지게되므로보다정서적으로안정

되고많은행복을느낄수있을것이다.

한편, 아동의스트레스와자아존중감간의관계를살펴본

결과,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에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나타내었다. 즉, 아동이어머니에게그리고학업적으

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은낮았다. 이것

은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박

소 , 문혁준, 2005; 설남경, 2000; 이지연, 2002)는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은 행동문

제를 더 많이 보이며,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과대처전략이증진된다(한미현, 1996)는 연구결

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

존중감은자신과주위의중요한사람들의평가에의해형성

되므로아동의가장가까이에서아동을평가하기쉬운어머

니로부터스트레스를느낄때아동은자신의가치를낮게평

가하기 쉬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업부담이 커지

는초등학교고학년아동에게성적이나공부에관한스트레

스 또한 아동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 하도록 하는 요인으

로볼수있다. 평생의자산이라고할수있는자아존중감이

부모나학업등에의한스트레스로인해낮아진다는결과는

아동기의심리적건강에대한관심을환기시키며, 동시에교

육환경에서성적보다는아동개개인의특성을존중하고격

려하는분위기의조성이중요함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접

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Campbell, 1981; Diener, 1994;

Diener et al., 1999; Mayer & Diener, 1995), 아동의스트레

스와도관계가있다는결과들(박소 , 문혁준, 2005; 설남경,

2000) 및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접한 관계가 있

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Campas & Wagner, 1991;

Dubow & Tiska, 1989; Larson & Asmussen, 1991)에근거

하여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아동의어머니및학업관련스트레스와효능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적 역할을 하 다. 즉, 아동

자신이능력이있다고여기는효능감에관한주관적안녕감

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의해 직접적으로 향을 받기보다는

아동의자아존중감의높고낮음에따라효능안녕감의정도

가 달라진다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어머니 및 학

업 관련 스트레스가 효능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만

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자아존중감은주관적안녕감에중요한변인일뿐만아니

라(Schimmack & Diener, 2003) 성격과주관적안녕감을매

개한다는 연구결과(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차경호,

2001)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높은 동기를

지닌다(Pearlin & Schooler, 1978; Taylor & Brown, 1988;

Zuckerman, 1989)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어머니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관계 안녕감과의 관계에서도 완전 매개적 역할

을하 다. 즉, 아동의어머니및학업관련스트레스는관계

안녕감에 직접적인 향보다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어머니 및 학

업 관련 스트레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관계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만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스트레스는자아존중감을감소시

키며 감소된 자아존중감은 부적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김

병희, 2006) 및 스트레스와적응과의관계에서높은자아존

중감은심리적적응에대한스트레스사건의부정적인 향

으로부터아동을보호할수있다(Logan, 1989)는연구결과와

같은맥락에서이해해볼수있다. 즉, 자아존중감이낮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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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높은사람에비해일상적사건을더부정적으로평가하

고 스트레스에 의해 향을 많이 받아(Campell, Chew, &

Scratchley, 1991),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관계적 안녕감이 손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

를위의결과와함께고려해볼때, 아동의어머니및학업관

련 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아동의 효능 및 관계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성장기에 중요하게 고려되

는 심리적인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시한번확인하 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서아동의스트레스는주관적안녕감에직접적 향을미치

기보다는아동의자아존중감을통해간접적인 향을미쳤

다. 이는아동이스스로안녕감을느끼며사는삶을위해심

리적 발달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

동이경험하는행복감간의 접한관계를확인케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향

력이 덜 하지만, 아동의 스트레스 역시 궁극적으로 아동의

주관적안녕감에 향을미치는변인임은간과할수없을것

이다. 따라서아동의행복감을높이기위해서아동에게스트

레스를주는학업적부담과어머니의강압적태도를감소시

키고자녀의안녕감을증진시키는부모를대상으로한교육

프로그램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제한점과후속연구를위한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으로만 평가

했기때문에아동의안녕감등의모든변인에대한객관적인

사실을수집하기에제한적일수있다. 따라서추후연구에서

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관찰법, 면접법 등의 다양한 조사

방법을 이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관련스트레스등을아동이평가하는데에초점을두었

으나, 후속연구에서는아동뿐만아니라아동이경험하는어

머니 관련 스트레스를 어머니의 평가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아동과어머니가경험하는지각의차이를함께고려하는것

도 필요하다. 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인식의 차이 확인을 통

해서어머니로하여금보다효과적이며바람직한부모-자녀

관계형성을도울수있도록하기때문이다. 끝으로,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변인인 주관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

의관계가양방향적이라는문헌고찰을고려해볼때, 추후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

치는 향을 함께 고려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시도해 볼 필

요가있을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괴외활동과학업 등

으로부담감이증가하는시기인아동기후기에스트레스관

리와 아동의 행복감 향상에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차후 아동기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관련프로그램에실제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으리라기대

된다. 또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아동을둘러싼환경에서경험하는스트레스와아동의개

인내적변인인자아존중감이아동의심리적안녕감에미치

는 향력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 아동의스트레스와자

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등 세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향력을밝혔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또한, 아동의행

복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동의 스트레스보다 아

동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향력을 미치

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

기위해아동의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고자하는중재적노

력의필요성을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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