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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amily climate, peer support and self-esteem on children's self-

regul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69 children (M=11.78 year)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family climate, peer support,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Data were analyzed means by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7.0. Our results indicated that (1) family climate, peer

support and self-esteem were directly link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2) the associations between

family climate or peer support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were mediated by children's self-esteem.

These results imply that family climate and peer support are important antecedent variables in predicting

children's self-regulation as well as their relative levels of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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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4년 동안 초․중․고등학생의 자살률이

42%나 증가(통계청, 2007)하는가 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9~12세 사이

아동의 12.5%가 인터넷 중독을 나타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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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아동의 충동적인

행동이나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

상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

단폭행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 외현화된 문제나

우울이나 외로움 등 내면화된 문제를 나타내기

쉬우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충동적

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홍승표․이희주, 2007).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

의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 즉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데서 찾을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이란 타인과 조

화롭게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외적인 통제 대

신 내면화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송혜영, 2006; Kopp,

1982).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목표를 위

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롭고 융통성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며, 겉으

로 표출되는 행동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초점

을 둔다(Kochanska, Coy, & Murray, 2002). 반면,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정서경험을 통해 사회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으로 내면적으로 느끼

는 정서 뿐 아니라 겉으로 표출되는 정서들을 어

떻게 조율하느냐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Thompson, 1994).

일반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사용하

며, 자신감과 유능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신

뢰한다(Bronson, 2000). 반면에 자신의 행동이

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외현적인

문제행동과 내재화된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사회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이거나, 장기적인 목

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Eisenberg,

Fabes, Bernzweing, Karbon, Poulin, & Hanish,

1993).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이해

는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발달은 물론, 문제행동

이나 부적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자기조절능력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동적 조절과 정서적인 조절능력이

포함됨(Kopp, 1982)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행동적인 자기조절능력 또는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의 일부분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자

기조절능력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

어 내면적인 정서를 조절한 결과로 행동을 통제

하기도 하지만 자아를 진정시키는 행동을 통해

서 정서가 조절되기도 한다(정은주, 2005; Kopp,

1982).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적인 자기조절과 정서적인 자기조

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지

금까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의 정서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다(Bronson, 2000;

Low, 2003; Moilanen, 2005). 그러나 아동의 자

기조절능력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육행동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의사

소통 방식이나 믿음 및 신뢰정도가 포함된 전반

적인 가정분위기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

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가족

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가정분위기를 뜻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뜻하는 가

족구성원간의 유대감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가정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느끼게 한

다(허정철, 2008).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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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간 자유롭게 솔직한 감정을 주고받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은 높게

나타났으며(Barnes & Olson, 1985), 어머니와 개

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은 심리적 지지

와 안정을 경험하고 만족과 충동을 제지할 수 있

게 되어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이경님,

2003). 반면에 가족원과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

아 자신의 가족이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한 아동

은 자기조절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Michael,

Duncan, Howard, Levent, & Ralph, 1999), 가족

원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지각한 아동은 자기조

절 능력이 떨어져 외현적 문제행동이나 내면화

된 문제를 보였다(Barber & Erickson, 2001). 따

라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원간의 유대

감으로 특징지워지는 가정분위기는 아동의 자기

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족원간의 의

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을

때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유아기보다 또래와의 접촉이 더욱 빈번

해지고 광범위한 또래관계망을 갖는 아동기에는

가족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등 여러 가지 사

회적 지지 중 특히 또래지지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영주, 2007). 즉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은 자기

조절능력이나 자기통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

래에게 인기가 있는 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된 아

동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였고 분노감정

을 잘 통제하였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Ryan, Stiller, & Lynch, 1994). 같은 맥락

에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아

동의 학업적 대처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은 높

고, 또래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

은 외현적 또는 정서적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

어 사회생활적응을 잘하였다(김선자․조옥귀,

2003; Bagwell, Newcomb, & Budowski, 1998). 반

면, 또래의 수용도가 낮을 경우 아동은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임연진․나유미, 2003; Helen, 1997). 이

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또래수용도나 또래로

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또

래지지는 정서적 지지 뿐 아니라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박지원, 1985)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래로 부터의 지지적 자원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분위기나 또래지지 외에도 아동의 자아존

중감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안차수, 2008), 대부분 문제행동이나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업성취능력이

나 학교적응능력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

은 아동은 우울, 불안 수준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도금혜, 2008; McMahon

& Watts, 2002). 그러나 아동의 자아개념과 자기

조절능력간의 관련을 보고한 몇몇 선행연구(이

경님, 2001; 이영주, 2007)에 근거해 볼 때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아존중감을 높여주

며,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상황적 요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 및 정서를 조절

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으로 가정되는 자아존중감은 양육경험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특히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한 의미

를 갖게 되는 아동기부터는 또래지지에 의한 영

향도 받게 된다. 즉,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

인, 특히 부모나 또래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자신

이 유능한 존재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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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Demaray

& Malecki, 2002). 우선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

면, 부모와 친밀하고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자

녀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며

(도금혜, 2008), 가족원간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아 자신의 가족을 기능적으로 느끼며, 가족원

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아동의 자아

존중감은 높았다(Roberts, Edward, Sara, Daniel,

Allen, LaRue, Lawrence, Valkiria, & JoAnn,

2000). 또한 부모와의 솔직하고 진실한 상호작용

은 아동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아가 정서적인

안정을 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나 감정을 잘 조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t, Hoffman, Edelstein, & Keller, 1997). 반면,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불

안하다고 느끼는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았으

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자녀는 우울이나 불안 등

내면적인 부적응이나 대인관계 및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김애경, 2001; 김영희․이정

미, 2002; 임연진․나유미, 2003).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적응은 자기조절능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

다(Eisenberg et al., 1993)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가족원과의 유대감은 아

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또래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친구관계

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

게 나타난 반면, 또래지지가 낮은 아동은 자아존

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uBois,

David, Burk-Braxton, Carol, Swenson, Lance,

Tevendale, Heather, Lockerd, Erika, Moran, &

Benjamin, 2002). 또한 또래로부터의 지지적 자

원 중 남자 고등학생은 평가적인 지지가 높을수

록(정기원, 2006), 여자 고등학생은 정서적 지지

가 높을수록(이완정, 2003)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같은 맥락에서 또래로부터의 지지

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였으며,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인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

여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였다는 보고

(하영희 & Edwards, 2004)도 있다. 따라서 또래

로부터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아동이 속하고 있는 가정의 분위

기, 또래로부터의 지지 또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

은 각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절능

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변인들의 일부 측면 또

는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자기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여러 변인들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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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

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

한 지도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

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함께 자

아존중감을 통한 간접경로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아동이 지각한 가정분위기 및 또래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2개 초등

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369명(남아：178

명, 여아：191명)의 아동으로 평균연령은 11.8

세(SD=.89)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의 평

균연령은 43세, 어머니는 40세이며, 아버지의 교

육수준은 전문대졸업 이상이 약 43%를 차지하

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 약 44%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경제수준으로 보아 본 연구 대상 가정은

중류층으로 볼 수 있다.

2.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아동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가정분위기

가정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한영숙

(2006)이 아동용으로 수정한 척도 중 가족원간

의 유대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2개 요

인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원

간의 유대’에 관한 문항(10문항)과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9문항)의 총 19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가정분위기가 긍정적임을 의미한

다. Cronbach's α에 의한 가정분위기 척도의 신

뢰도는 ‘가족원간의 유대’는 α=.87, ‘가족원간

의 의사소통’은 .85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

이었다.

2)또래지지

또래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승미(1998)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7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5

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또래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86에서 .90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연희(2005)가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α=.83

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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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Kopp(1982)의 개념을

토대로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으로 측정하였다.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측

정하기 위해 허정경(2003)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중 행동적인 요인에 관한 8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서적인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8)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강지흔(2004)이 수

정 번안한 척도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척도는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

적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각각의 척도를 하나의

측정도구로 구성하였으므로, 척도의 타당도 검

증을 위해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방식으로

3개 요인을 추출한 후 Varimax rotation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정서조

절능력과 관련된 요인(10문항),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요인(5문항), 역기능적 정서조절능

력에 관한 요인(4문항)으로 19개의 문항이 최종

적으로 사용되었다. Cronbach's α를 이용한 자기

조절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행동적 자기조절’이

.64, ‘기능적 정서조절’이 .76, ‘역기능적 정서조

절’이 .51으로 나타나, 역기능적 정서조절문항의

신뢰도는 다소 낮았다.

3.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개교 4, 5, 6학년 아동에게 교사

를 통해 아동용 설문지 총 412부를 배부한 후

약 2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401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32부를 제외하

고 총 369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

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 외에,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이론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

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간에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경

로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잠재변인을

표현하고자 할 때 다중측정변인를 이용하여측정

하기 때문에(김계수, 2007), 단일점수인 자아존중

감은 문항내용을 기초로 문항묶음(Parceling)을

한 후(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분류

가 어려운 1개의 문항은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문항은 3문항씩 나누어 가치감, 만족감, 유능감

의 3개 측정변인으로 묶음화하였다. Cronbach's

α를 이용한 각 요인의 신뢰도는 .73에서 .80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집크기에 영향을 받는 χ2

값(홍세희, 2000)외에도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

립적으로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

내 주는 RMSEA, TLI, CFI를 이용하였다.

Ⅲ.연구결과

연구문제인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

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분

석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의

두 단계 분석절차를 거쳤다. 우선 측정모형 분석

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

해 잠재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후 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

인하고 각 변수들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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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β)은 일반적으로 절대값

이 .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수와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인부하량 고려 수

준은 낮아지며, 표본의 크기가 350명 이상일 경우

요인부하량은 .3을 기준으로 한다(김계수, 2007).

2) RMSEA값과 그 값을 중심으로 90% 신뢰구간을 산

출하는데, 특히 신뢰구간의 상한(High)값이 .80(혹

은.10) 보다 낮으면 적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뢰구간이 좁을수록 추정이 정밀하므로

RMSEA 적합도를 보다 수용할 수 있다. 즉, 동일한

RMSEA값이라도 신뢰구간이 좁으면 적합도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08).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가정분위기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848

1.000

.882

.891

.048 17.594

또래지지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970

1.016

.985

1.000

.885

.924

.892

.838

.044

.043

.044

21.936

23.497

22.163

자아존중감

가치감

만족감

유능감

1.270

1.244

1.000

.858

.840

.611

.107

.105

11.871

11.822

자기조절능력
행동적 조절능력

기능적 정서조절능력

.587

1.000

.356

.767

.100 5.849

주) 모두 p<.001에서 유의하였음,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은 제거되었음.

<표 1>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369)

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1.측정모형 분석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

절능력의 구성개념들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3보다 낮게 나타난 역기능적 정

서조절능력(β=.17)은 제거하였으며1), 공분산이

높은 정서적지지와 만족감을 공분산 경로를 연결

한 후, 가치감과 기능적 정서조절능력도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또한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기 전과 연결한후의 χ2값의 차이검

증 결과는 유의미하여, 공분산 경로를 연결한 모

형으로 최종분석하였다. 따라서측정모형의 적합

도 지수는 χ2=75.042, df=36, CFI=.985, TLI=.977,

RMSEA=.054(90% 신뢰구간
2)
：.037~.072)로 나

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측정모

형의 적합성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회

귀계수(β)는 행동적 조절능력(β=.36, p<.001)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측

정변수는 이론변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표 1>).

한편,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표 2>).

즉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은 자기조

절능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정분위기, 또

래지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분위기, 또래지지는 자

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정분위기

와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



8 아동학회지 제31권 1호, 2010

- 26 -

<표 3>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N=369)

χ2 df CFI TLI
RMSEA

M LO90 HI90

이론모형

대안모형
a

75.042

138.849

36

38

.985

.961

.977

.943

.054

.085

.037

.070

.072

.100

주) ***p<.001, a：또래지지→ 자기조절능력과 가정분위기 → 자기조절능력의 직접경로 모두 제거

<표 2>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N=369)

가정
분위기

또래
지지

자아
존중감

자기
조절능력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

.45***

.50***

.51***

-

.43***

.43***

-

.46*** -

p<.001

타났으며, 가정분위기는 또래지지와도 정적상관

을 나타내어 가정분위기가 높을수록 또래지지

가 높게 나타났다.

2.구조모형 분석：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분석

연구문제인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

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알아 보기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75.042, df=36, CFI=.985, TLI=.977, RMSEA=.054

(90% 신뢰구간：.037~.072)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

구에서설정한 이론모형즉,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보다엄격한 분석(Rigorous Analysis)을 위해 대안

모형으로 가정분위기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직접

경로와 또래지지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직접경로

를 모두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을 추가적으로검증

하였다. 그 결과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가더우

수하였으며, 대안모형은 Nested관계에 있으므로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James &

David, 1998). χ2차이검증결과 χ2 diff(2)=63.807로

유의확률 5%의 χ2값의 분포 임계치인 5.9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이학식․임지훈, 2008), 대안

모형보다는 이론모형이 더 나은 모델임이 판명

되었다(<표 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

한 모형인 이론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과 인과

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가정분위기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인 영

향력(β=.443, p<.001)을 미쳤고, 또래지지 역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인 영향(β=.260,

p<.001)을 미쳤다. 또한 가정분위기는 자아존중

감과도 정적인 영향(β=.473, p<.001)을 미쳤으

며, 또래지지는 자아존중감과도 정적인 영향(β=

.26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적인 영

향(β=.335, p<.001)을 미쳤다(<그림 2>).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

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

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Booth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김계수, 2007).

분석결과, 가정분위기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

기조절능력에 미치는 간접경로는 β=.158, 유의확

률은 p=.0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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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01, 측정오차 생략함.

<그림 2>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4> 이론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N=369)

B β S.E. C.R. P

가정분위기→자기조절능력

또래지지→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자기조절능력

가정분위기→자아존중감

또래지지→자아존중감

.321

.148

.271

.423

.184

.443

.260

.335

.473

.260

.055

.036

.068

.062

.043

5.876

4.159

3.981

6.815

4.815

***

***

***

***

***

***p<.001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기조절능력에 미

치는 간접경로는 β=.087, 유의확률은 p=.006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5>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 및자기조절

능력의 인과적 효과

인과적 효과(β)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가정분위기 → 자기조절능력

또래지지 →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 자기조절능력

가정분위기 → 자아존중감

또래지지 → 자아존중감

.443

.260

.335

.473

.260

.158

.087

-

-

-

.601

.346

.335

.473

.260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

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

악함으로써 이들 변인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론모형을 설정하고 초등학교 아동 369명을 대상

으로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구조모

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입

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

률상관분석을 통해 잠재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

보았다. 또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구조모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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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한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

으며, 각 경로의 인과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모형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각

기준치를 충족시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증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기준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측정변수는 이론변

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

편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

분위기, 또래지지, 자아존중감은 모두 아동의 자

기조절능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한편, 가정분

위기 및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인 상관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였다. 특히 가정분위기는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조절능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

정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유대감이 중요한 변인임

을 시사한다.

한편, 구조모형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은 절

대부합지수와 증분부합지수의 각 기준치를 충족

시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매개모형

으로 설정한 이론모형이 완전매개모형으로 설정

한 대안모형보다 더 나은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정분위기와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기조

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

아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분매개 모형에 근거한 경로분석 결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정분위기는 아

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

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가 좋고, 의사소통이 원활

하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자신의 행동이나 정

서를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와의 기능적이고 원만한 상호작용은 아

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arnes & Olson, 1985)와 유사하다. 또

한 가족원간의 갈등이 심한 환경의 청소년은 우

울, 불안 등 부적응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Barber & Erickson, 2001)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사랑과

믿음이 있는 가정분위기는 아동이 스스로 행동

이나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정분위기는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아

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자신의 가정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지

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아동은 자신의 행동 및 정서

에 대해 조절하려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

녀는 외로움이나 우울을 덜 경험한다는 연구결

과(김애경, 2001; 임연진․나유미, 2003)와 유사

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간의

갈등의 지각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

접적인 영향이 있고, 더 나아가 청소년 자녀의

내면화 부적응과 외면화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영희․이정미, 2002)

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이 가족구성

원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를 신뢰

한다고 지각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

이 평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스스로 점검, 계획을 하고 통제

및 조절하려고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가족원간 서로 믿으며 신뢰하는 정도가 높고 개

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자녀의 자아존중

감을 높여주게 되며, 나아가 자기조절능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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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또래에게 정서적, 정

보적, 물질적, 평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낀 아동은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에게

인기를 가진 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된 아동에 비

해 분노감정을 잘 통제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인다는 Coie, Dodge와 Kupersmidt(1990)의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

구결과(임연진․나유미, 2003; Helen, 1997)나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학업적 대처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Ryan, Stiller,

& Lynch, 1994)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아동은 가까운 타인에게 긍정적인 지

지나 기대를 받게 되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시키

고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행

동과 정서를 통제하거나 조절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학령

기 아동에게는 또래에게서 받는 여러 가지 지지

적 자원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래지지는 또한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

동이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

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인 아동은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공격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을 경로로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하영희

와 Edwards(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사회적인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아동

은 우울이나 문제행동이 낮았다는 연구결과

(Demaray & Malecki, 2002)를 뒷받침 한다. 따라

서 학령기 아동이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

구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지지한다고 느끼는 아

동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며, 이러한 자긍

심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높여주어 타인에 대

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자신을 잘 통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기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또래지지는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평

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모두 아동

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외

현적 문제행동과 정서적인 문제가 적게 나타난

연구결과(김선자․조옥귀, 2003)나 정서적 지지

를 많이 받은 아동은 사회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

으로 보고한 연구결과(Bagwell, Newcomb, &

Budowski, 1998)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평가

적인 지지가 높을수록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

중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정기원, 2006)

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

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이완정,

2003)를 지지한다. 즉, 그동안 주로 연구되어 왔

던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뿐 아니라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도 유의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또래

로부터 경험하는 모든 측면의 지지적 자원이 아

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이 자신에 대한 가치감

이나 유능감이 높고, 자신에 대해 만족할수록 사

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이나 정서를 통제하

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이

경님(2001)과 이영주(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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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

한 정서가 낮았으며(McMahon & Watts, 2002),

공격적인 행동을 덜 보인다는 선행연구(도금혜,

2008)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 낼 수 있

다고 생각한 아동은 자신의 삶이나 사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 자기조

절능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정분위기, 또래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가정분위기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또래지지나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총 효과 면

에서 볼 때, 가정분위기는 자기조절능력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β=.601), 그 다음으로 또

래지지(β=.346), 자아존중감(β=.335) 순으로 영

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족원간의 유대나 원활한

의사소통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가정분위기가 긍정적이

고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자기조

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정분

위기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큰

것으로 나타난한편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이나 유대관계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이나 정

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에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

과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발달에 가족원간 서로

신뢰하고 믿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시

켜 주는 결과이며,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는 아

동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도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정정해주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유능감을 높여주는 자아존

중감 향상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로모형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아동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횡단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

에 검증된 결과는 설정된 모형과 제한된 변인 내

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아

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한 종단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이론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

를 지닌다. 즉, 본 연구는 가정분위기와 또래지

지 및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

력 발달에서 가족의 역할 및 또래관계의 중요성

을 재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강조하

였다. 나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해

가족의 정서적 관계와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진 훈련이나 또래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는 점

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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