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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the relationships among two dimensions of children’s perfectionism
(both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and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2) whether or not self-
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d anxiety; and (3)
whether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d anxiety.
The participants were 406 fifth and sixth graders. Their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there are als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It was also found that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imensions of
children’s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d anxiety.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enhancing healthy self-
esteem could lower the risks of experiencing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with perfectionistic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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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완벽주의는일반적으로자신이나타인에게높은기대수준

을설정하고이에도달하고자하는강한동기를나타내며비

판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을 일컫는다(Hewitt &

Flett, 1991). 이러한성격특성은성취와경쟁에서이기는것이

중요한사회에서적응하는데도움이되는측면도있지만현

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좌절하기쉽고만족감을느끼기어려운특성으로인하여우울

증, 불안장애, 섭식장애와같은심리적문제발생에위험요인

으로작용하는(Egan, Wade, & Shafran, 2011; O’Connor, O’

Connor, & Marshall, 2007) 것으로보고되어왔다.

완벽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문제들 중에

서가장대표적인것이우울과불안인데성인에서는물론이

고 아동청소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

의 우울과 불안은 그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성

인의경우에비해체계적인연구가늦게시작되었으나(Hong

et al., 2005) 중요성이매우크다. 우선, 이시기의정서적문

제는 유병율이 상당히 높다. 2005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

2,672명과그부모를대상으로실시된정신장애유병율조사

(Seoul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 2005)

결과에따르면조사대상아동청소년의약25%가불안장애나

우울증등정신장애를지닌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아동청소

년이 스스로 보고한 바에 따라 산출된 우울증상 유병률은

7.4%로서 상당수의 한국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 상의 문제

를겪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는 일생 동안 정신건강

에미치는 향력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 아동기및청소

년기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게 되면 당장의 생활에서

어려움을경험하는것은물론이고청소년기및그이후성인

기에도계속적으로정신건강의문제를안게될가능성이매

우높다(Mazza et al., 2008; Rao et al., 1995). 따라서아동

기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들에 대

해정확히이해함으로써이러한문제를지닌아동들을효과

적으로도울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할것이다.

한국의아동청소년은특히학업에있어서항상현재수준

에만족해서는안되고성취수준을높여야하며또래집단에

서 상위에 있어야 하고 모든 역에서 높은 성취를 보여야

한다는가정과사회의완벽주의적압력속에서생활하고있

다(Lee, 2011; Shin, 2011). 따라서이들의우울, 불안관련요

인으로서 완벽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특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의우울, 불안관련요인으로서완벽주의가이러한심리적문

제에 향미치는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완벽주의에대한연구는꾸준히증가해왔는데이에대한

개념정의는연구자의시각에따라다양하다. 완벽주의를개

념화하는관점은크게단일차원으로이루어진개념으로보

는관점과다차원으로이루어진개념으로보는관점으로나

누어볼수있다. 완벽주의를단일차원으로보는관점은완

벽주의가 본질적으로 역기능적인 성향이라고 가정한다. 이

와는달리다차원으로개념화하는관점은완벽주의를개인

적측면과대인적측면을지닌것으로보거나적응적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지닌 복합 개념으로 규정한다(Flett &

Hewitt, 2002).

완벽주의는심리치료전문가들이우울, 불안등의증상을

지닌 내담자들에게서 빈번히 발견함으로써 관심을 받게 된

개념이므로(Kim & Seo, 2008) 초기에는부적응적측면에관

심을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완벽주의의 부

적응적측면만보는것에대한문제제기(Hamachek, 1978)

가 있은 후에 완벽주의에 어떠한 차원들이 있으며, 서로 다

른차원들은심리적부적응과어떤관계가있는지에관한연

구가이루어지기시작했다.

완벽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단일 차원

개념보다는다차원개념이지지를얻게되었는데그렇게된

배경에는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과

Hewitt과Flett(1991)이개발한다차원적완벽주의모델과척

도가있다. 그 중에서도완벽주의가사회부과, 자기지향, 타

인지향이라는세차원으로구성된것으로개념화한Hewitt

과 Flett(1991)의 모델과척도는많은연구에서적용되었다.

이모델에서설정한세차원이각각심리적부적응과관련되

는 양상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다차원 개념으

로보는관점이힘을얻게되었다.

사회부과완벽주의는타인들이자신에게현실적으로실현

하기어려운것을기대한다는믿음이며, 타인에게인정받으려

면높은성취를이루어야하는데자신은이처럼높은기대에

부응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특성을 말한다

(Campbell & Di Paula, 2002). 이러한특성때문에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타인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신경을많이쓰게되고타인의평가에의해자신에대

한지각과감정이좌우되기쉽다고한다(Tangney, 2002). 이

러한 개념적 특성을 뒷받침하듯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또는불안간의관계를살펴본연구들(Kilbert, Langhinrichsen

-Rohling, & Saito, 2005; Lee & Rhyu, 2002; Shafran &

Mansell, 2001)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수준과

정적인관계를보이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높은 기대수

준을설정하고거기에도달해야한다고믿으며자신에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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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엄격하고비판적인성향을말한다(Campbell & Di Paula,

2002). 자기지향완벽주의와우울또는불안과의관계를살

펴본연구들은정적인관계가있거나(Miquelon, Vallerand,

Grouzet, & Cardinal, 2005), 유의미한관계가없거나(Kim

& Son, 2006), 부적인관계가있는것(Aldea & Rice, 2006)

으로다양한결과를보고하고있다. 자기지향완벽주의와우

울 및 불안과의 관계가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양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즉자기지향완벽주의는자신에대한과도하

게 높은 기준 설정과 지나친 자기 비판 등 부적응적 성향으

로인해심리적문제발생가능성을높일수있지만성실성,

성취동기, 자기절제, 책임감 등의 적응적 성향도 동시에 띠

기때문에높은수준의성취를이룰가능성을증가시키고그

결과로심리적문제발생가능성을낮출수도있다는것이다

(Bieling, Israeli, & Antony, 2004; Cox, Enns, & Clara,

2002; Hill, McIntire, & Bacharach, 1997).

한편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며 엄격하게 평가하는 성향으로서 완벽해야 하는 주

체가자신이아닌타인이다(Flett & Hewitt, 2002). 따라서

자아와관련된심리적부적응인우울이나불안보다는완벽

할 것을 요구 받으며 비판 받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겪는것이더욱문제가되는차원인것으로알려져

있다(Hewitt & Flett, 2002). 본연구에서는우울, 불안의관

련 요인으로 완벽주의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Hewitt과

Flett(1991)의 완벽주의세차원중타인지향완벽주의는제

외하고자기지향완벽주의와사회부과완벽주의를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위와 같이 완벽주의는 대체로 우울, 불안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서 연구되어 왔는데(Hewitt et al., 2002;

Shafran & Mansell, 2001) 최근에는한걸음더나아가완벽

주의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향을 미치게 되

는 과정을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완벽주의가 심리적 문제에

향 미치는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들을 완화하

는방법을찾아가고자하는노력의일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

와우울및불안간의관계를매개하는변수로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는 자신 또는 타인이 설정한 높은 기대 수준에 도달해야 한

다는 강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특징으로 한

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따라 자신을 가치

있게여기는것으로정의되는자아존중감(Rosenberg, 1979)

에 향을미칠것으로여겨지며, 경험적연구에서도완벽주

의와자아존중감간에의미있는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되

어 왔다(Ashby & Rice, 2002; Rice, Ashby, & Slaney,

1998).

그런데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앞서 고찰했

던완벽주의와심리적부적응간의관계와마찬가지로완벽

주의의차원에따라다른양상을보일수있다. 즉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므

로(Bieling et al., 2004; Cox et al., 2002) 자아존중감에미

치는 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

다. 자신에대해과도하게높은기대수준을설정하고거기에

도달하지못한것에대해지나치게비판적인부적응적측면

이더강한경우라면자아존중감에부정적인 향을미칠것

이고(Hewitt & Flett, 2002) 높은성취동기에의해책임감있

게과제를완수하고자노력하는적응적측면이더강한경우

라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있다(Ashby & Rice, 2002).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

으로높은기대와요구를하고있으며자신은그러한기대나

요구를충족할만큼의능력이없다고믿는특성과타인에게

인정받으려면완벽하게보여야한다고믿는특성을띠는것

으로알려져있다(Hewitt & Flett, 2002). 이처럼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성취해

야한다는과제를항상안고있기때문에자아존중감에부정

적인 향을미치게된다는연구결과가있다(Campbell & Di

Paula, 2002). 이처럼자기지향완벽주의와사회부과완벽주

의는 자아존중감과 각각 다른 형태의 관계를 보일 수 있으

며, 양면성이 있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아존중감과의 관

계가일관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우울 및 불안과도 관계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왔다. 자아존중감은심리적, 행동적적응과관련되

는요인으로서낮은자아존중감은아동및청소년의우울과

불안에 직접적으로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ek & Hwang, 2006; Bos, Huijding, Muris, Vogel, &

Biesheuvel, 2010), 자아존중감이낮은청소년은추후에우

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 다

(Courtney, Gamboz, & Johnson, 2008). 또한아동의우울

에 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변수들 중에

서자아존중감이가장 향력이큰변수로보고되기도했다

(Sim, 1998).

자아존중감은 우울 및 불안 관련 요인들이 우울 및 불안

을일으키는과정을설명하고자한선행연구들에서의미있

는 매개변수로 보고되기도 하 다. 예를 들면, 부모와 역기

능적으로의사소통하는청소년의우울정도가높게나타난

것(Lee, Chung, & Rhee, 2009)이나또래로부터의불인정에

민감한아동의우울이높게나타난것(Kim & Par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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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불안정한아동청소년의우울, 불안수준이높게나타

난것(Lee & Hankin, 2009)은관련요인이우울, 불안에

향 미치는 과정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했기 때문으로 설명되

었다.

완벽주의와심리적부적응간관계를이해하기위해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Kim, 2010; Kim &

Son, 2006; Park, Heppner, & Lee, 2010)은자아존중감이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자아존중감과관련성이강한것으로알려진자아효

능감도완벽주의와심리적부적응간의관계를매개하는변

수인것으로보고된연구들(Choi, Yoo, & Hyun, 2005)이있

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고생 이상의 청소년,

대학생및성인들을대상으로하며아동을대상으로한연구

는많지않다. 따라서전술한바와같이본연구에서는아동

기의 심리적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5, 6

학년아동들을대상으로하 다. 이시기는아동기에서청소

년기로 접어드는 과도기로서 발달적으로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 불안 등

의심리적문제가발생하는비율이높아지는특성이있으므

로(Choi, 2010) 주목할만하다. 또한우울과불안이아동청소

년기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심리적 문제인데

(Choi, Park, Park, & Shin, 2002) 완벽주의와우울간관계

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모두살펴보고자한다.

요약하면, 본연구는한국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로

대두되고있는우울및불안의발생이증가하기시작하는초

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완벽주의가우울, 불안, 자아존중감과어떤관계를

보이는지, 자기지향완벽주의및사회부과완벽주의와우울,

불안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간에는 어떤 관계

가있는가?

연구문제2.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우울간의관계는자아존중감에의해매개

되는가?

연구문제3.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불안간의관계는자아존중감에의해매개

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는 수도권 I광역시

의중산층거주지역소재공립초등학교한곳에서 5학년 7

개학급과6학년5개학급아동422명으로부터조사되었다.

연구대상아동의성별분포는남자가51.4%(217명), 여자

가47.6%(201명), 무응답이0.9%(4명)이었고, 학년은초등학

교5학년이57.8%(244명), 초등학교6학년이40.8%(172명),

무응답이 1.4%(6명)이었다. 아버지의학력분포는중학교졸

업이하가1.6%(7명)이었고, 고등학교졸업이49.8%(210명),

전문대학 졸업이 9.5%(40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32.2%

(136명), 무응답이6.9%(29명)으로나타났다. 어머니의학력

분포는중학교졸업이하가1.4%(6명)이었고, 고등학교졸업

이62.3%(263명), 전문대학졸업이8.5%(36명), 대학교졸업

이상이 20.8% (88명), 무응답이 6.9%(29명)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 0.9%(4명), 어

렵다 8.1%(34명), 보통이다 62.6%(264명), 넉넉하다

24.2%(102명), 매우넉넉하다 2.6%(11명), 무응답이 1.7%(7

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완벽주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MPS)을Lee(2002)가한국아동에게적

합하도록번안한척도를사용했다. 이척도는완벽주의의개

인적측면과대인적측면이모두반 될수있도록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3개 하

위척도로구성되어있다. 각 하위척도는 15문항으로이루어

져 총 45문항이며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그렇다’(5점)까지의 5점리커트척도로응답하도록되

어있다. 하위척도별점수의범위는15점부터75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문항

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사람들은나에게완벽함을기대한다.’등이다. 이연구에서

는자기지향완벽주의척도와사회부과완벽주의척도를사

용했으며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

회부과완벽주의척도에서각각.86, .65 다.

2) 우울

아동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Weissman, Orvaschel, & Padian, 198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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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2003)의번안을참고로번안하여사용하 다. 이척도

는비임상적인목적으로우울의정서적측면을측정하는 20

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전혀그렇지않다’(1점)부터‘매

우그렇다’(4점)까지의4점리커트척도로되어있다. 가능한

점수의범위는 20점부터 80점까지로서점수가높을수록우

울한정서를경험하는정도가높다는의미이다. 문항의예를

들어보면, 지난2주동안‘기분이우울하고즐겁지않았다.’,

‘울고싶었다.’, ‘가족이나친구들이내기분을좋게해주려

고했는데도기분이좋아지지않았다.’등이다. 척도를구성

하는문항들의내적합치도는.91이었다.

3) 불안

불안은Reynolds와 Richmond(1978)가제작한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을 Choi와

Cho(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성격특성으로서의불안인특성불안을측정하기위한것으로

서37문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중에서28문항이불안에

관한것이고9문항은허구척도로서응답의타당성을확보하

기위한것이다. 응답방식은각문항에대해‘예(1점)’또는

‘아니오(0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

는 0점부터 2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

음을의미한다. 문항의예를들어보면, ‘나는걱정을많이한

다.’, ‘나는다음에무슨일이일어날까걱정한다.’, ‘나는예

민하다.’등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9 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Rosenberg(1965)가개발하여널리사용되

고있는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를Sim(2001)이

번안한것을참고하여수정한것으로측정하 다. 이척도는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리커트척도로되어있다. 응답자가

얻을수있는점수의범위는 10점부터 50점까지로서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적어도 다른 아이들만큼은 가치 있는

아이라고생각한다.’, ‘나는대체로나자신에대하여만족한

다.’,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등이다.

척도를이루는문항들의내적합치도는.82 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1) 연구절차

자료조사는 질문지를 사용하 으며 응답 아동들이 재학

하고있는학교에서이루어졌다. 연구자가조사대상초등학

교에연구목적을설명하고자료조사승인을받은후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급에서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응답된질문지422부중에서부실기재된것을제외하고406

부의자료를분석에사용하 다.

2) 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SPSS를이용하여분석하 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

했고측정도구의신뢰도를알아보기위하여척도문항들간

의내적합치도계수인Cronbach’s α를산출하 다. 연구문

제에대한답을얻기위해서는피어슨상관관계분석과회귀

분석을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변수들의평균과표준편차를산출하여Table

1에제시하 다.

1.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간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피어슨상관

관계분석을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2에 제시된바와

같이아동의자기지향완벽주의는우울과의미있는부적상

관관계(r= -.16, p < .01)를보 고, 불안과는의미있는상관

관계를보이지않았으며, 자아존중감과는의미있는정적상

관관계(r = .36, p < .01)를나타내었다. 즉자기지향완벽주

의성향이강할수록우울수준은다소낮아지는경향이있으

며자아존중감은높아지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

러나자기지향완벽주의성향정도에따라불안수준은다르

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과 각각 의미 있

는정적상관관계(r= .33, p < .01; r = .38, p < .01)를보 고

자아존중감과는의미있는부적상관관계(r = -.26, p < .01)

를 보 다. 즉 사회부과완벽주의성향이강할수록우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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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Variable M SD
Self-oriented perfectionism 48.05 9.78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44.57 6.32
Depression 33.96 10.10

Anxiety 8.91 6.32
Self-esteem 34.84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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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참고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간

상관관계는r= .32(p < .01)로나타났다.

2. 아동의자기지향및사회부과완벽주의와우울간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

계, 사회부과완벽주의와우울간의관계를매개하는지를알

아보기위하여 Barron과 Kenny(1986)의매개효과검증절

차에따라회귀분석을3단계로실시하고, 매개효과가유의미

하게 나타나면 분석 3단계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향력의 유무에 따라 매개효과가 부분매개인지, 완전매개인

지를알아보았다.

먼저자기지향완벽주의와우울간관계에대한자아존중

감의매개효과를알아보기위한회귀분석 1단계에서는자기

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 다. 2단계에서는독립변수인자

기지향완벽주의가매개변수인자아존중감에 향을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

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단계에서는독립변수의 향력이통제된상태에서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

기지향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하는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3에제시된바와같이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자기지향완벽주의가종속변수인우울을유의미

하게예측(β = -.16, p < .01)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2단계

에서는독립변수인자기지향완벽주의가매개변수인자아존

중감을유의미하게예측(β= .36, p < .01)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아

존중감이우울에미치는 향을알아본 3단계에서는자기지

향 완벽주의는 우울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β =

.07, n.s.), 자아존중감만우울을유의미하게예측하는(β = -

.64, p < .01) 것으로나타났다.

분석 3단계에서독립변수의 향력이사라지고매개변수

의 향력만유의미하게나타났으므로자아존중감은자기지

향완벽주의와우울간관계를완전매개하는하는것으로보

인다. 즉아동의자기지향완벽주의는우울을예측하는데이

관계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매개효과분석결과를정리하여Figure 1에제

시하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도 앞서 기술한 3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사회부과완벽주의를독립변

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2단계에서는사회부과완벽주의를독립변수로하고자아

존중감을종속변수로한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 다. 3단계

에서는사회부과완벽주의와자아존중감을독립변수로하고

우울을종속변수로하는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4에제시된바와같이분석 1단계에서는

Table 2.
Correlation among self-oriented perfectionis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Self-oriented
perfectionism –.16** –.07 –.36**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33** –.38** –.26**

** p < .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F

Dependent Variable

Step1 Depression
Self-oriented
perfectionism –.17 ––.16 –3.40** .03 11.54**

Step2 Self-esteem
Self-oriented
perfectionism –.25 –.36 –7.94** .13 62.99**

Step3 Depression
Self-oriented
perfectionism –.07 –.07 –1.62

.38 128.50**
Self-esteem –.96 –.64 –15.46**

** p < .01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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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7

독립변수인사회부과완벽주의가종속변수인우울을유의미

하게예측(β= .33, p < .01)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2단계에

서는독립변수인사회부과완벽주의가매개변수인자아존중

감을유의미하게예측(β = -.26, p < .01)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아

존중감이우울에미치는 향을알아본 3단계에서는자기지

향완벽주의(β=.18, p < .01)와자아존중감(β= -.57, p < .01)
모두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3

단계에서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 향력이유의미하

므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관계를부분적으로매개하는것으로보인다. 즉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을 예측하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

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분석의결과를정리하여Figure 2에제시하 다.

3.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

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의매개효과도마찬가지로 3단계의회귀분석을통해알아보

았다. 분석결과, Table 5에제시된바와같이1단계로자기지

향완벽주의를독립변수로하고불안을종속변수로하는단

순회귀분석을실시했는데자기지향완벽주의가불안을예측

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β = -.07,

n.s.). 그러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므로

(Kenny, Kashy, & Bolger, 1998) 다음단계를진행하 다.

분석 2단계에서는독립변수인자기지향완벽주의가매개

변수인자아존중감을유의미하게예측(β = .36,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

개변수인자아존중감이불안에미치는 향을알아본 3단계

에서는자기지향완벽주의(β = .13, p < .01)와자아존중감(β
= -.57, p < .01) 모두불안을유의미하게예측하는것으로나

타났다. 분석3단계에서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 향

력이유의미하므로자아존중감은자기지향완벽주의와불안

간의관계를부분적으로매개하는것으로보인다.

매개효과가 있는데도 1단계 분석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

가불안을유의미하게예측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것은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불일치 매개 모형(inconsistent

mediation model) (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을이루고있음을시사한다. 즉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

는직접효과와매개변수를통한간접효과의크기가비슷하며

각각반대부호를지니는경우에서로의효과를상쇄시킴으로

써총효과가유의미하지않은것처럼나타날수있는현상이

다. 이분석의결과를정리하여Figure 3에제시하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의매개효과도 3단계의회귀분석을통해알아보았다. 1단계

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불안을 종속

변수로한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 고, 2단계에서는사회부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F

Dependent Variable

Step1 Depress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52 –.33 –7.06** .11 49.77**

Step2 Self-estee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7 –.26 –5.51** .07 30.33**

Step3 Depress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9 –.18 – 4.57**

.41 143.17**
Self-esteem –.86 –.57 –14.55**

** p < .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anxiety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F

Dependent Variable

Step1 Anxiety
Self-oriented
perfectionism –.05 –.07 –1.51 .01 6   2.29

Step2 Self-esteem
Self-oriented
perfectionism –.25 –.36 – 7.94** .13 62.99**

Step3 Anxiety
Self-oriented
perfectionism –.09 –.13 – 3.00**

.29 85.24**
Self-esteem –.54 –.57 –12.93**

** p < .01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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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완벽주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 다. 3단계에서는사회부과완벽

주의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는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6에제시된바와같이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사회부과완벽주의가종속변수인불안을유의미

하게예측(β= .38, p < .01)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2단계에

서는독립변수인사회부과완벽주의가매개변수인자아존중

감을유의미하게예측(β = -.26, p < .01)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아

존중감이불안에미치는 향을알아본 3단계에서는자기지

향완벽주의(β = .27, p < .01)와 자아존중감(β = -.46, p <

.01) 모두불안을유의미하게예측하 다. 분석3단계에서독

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 향력이유의미하므로매개변

수인 자아존중감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매개하는것으로보인다. 즉아동의사회부과완

벽주의는 불안을 예측하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매개변

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의

결과를정리하여Figure 4에제시하 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에서는아동의자기지향완벽주의, 사회부과완벽

주의가우울, 불안, 자아존중감과어떤관계가있는지, 자기

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별로결과를논의하고결론을지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아동의완벽주의두차원과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과부적상관관계를보 고불안과는의미있는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 다.

한편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는우울, 불안과는정적상관

관계를 보 고 자아존중감과는부적 상관관계를 보 다. 자

기지향완벽주의와사회부과완벽주의가우울, 불안및자아

존중감과다른양상의상관관계를보인것은완벽주의가다

차원적이며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관점(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을지지하는결과이다. 특히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대체로 적응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사회부과완벽주의는부적응적성향을띠는것으로나타

나완벽주의의차원에따라서심리적적응에미치는 향이

다를수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자기지향완벽주의와우울간에부적상관관계가나

타난 것은 일부 선행연구들(Aldea & Rice, 2006; Kim &

Son, 2006; O’Connor et al., 2007)과는일관되지만자기지

향완벽주의와우울간에정적인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

나타났던선행연구(Hewitt et al., 2002)와는상반되는결과

이다. 이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높은 성취동기, 성실

성, 책임감등의적응적측면과과도한자기비판이나비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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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3.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anxiety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4.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nxiety

Table 6.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nxiety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F

Dependent Variable

Step1 Anxiet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38 –.38 –8.50** .15 72.27**

Step2 Self-estee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7 –.26 –5.51** .07 30.33**

Step3 Anxiet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27 .27 – 6.45**
.34 107.68**

Self-esteem –.43 –.46 –11.06**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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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수준의자기기대와같은부적응적측면이모두있으므

로 상황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다르게 향 미칠 수 있다는

(Rice, Leever, Noggle, & Lapsley, 2007) 주장을뒷받침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불안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들(Blankstein

& Dunkley, 2002; Miquelon et al., 2005)의보고와일관되

지만자기지향완벽주의와불안간에정적인관계가있는것

으로 나타난 연구들(Chang, Sanna, Chang, & Bodem,

2008; Shafran & Mansell, 2001)과는일관되지않는다. 이

것도 역시 개념적으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양면적 특성

에의한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앞서기술한바와같이불

일치매개모형을이루기때문으로해석할수도있다. 즉독

립변수인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종속변수인 불안에 직접 미

치는 향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불안에 간접

적으로미치는 향의정도에큰차이가없는데부호가서로

반대이기때문에총효과가유의미하지않은것처럼나타난

결과인것(MacKinnon et al., 2007)으로해석할수있다.

자기지향완벽주의와자아존중감간에의미있는정적상

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에 과도한 자기

비판이나자신에대한비현실적으로높은기준설정뿐만아

니라성취동기, 성실성, 끈기, 책임감과같은측면도있어서

성취수준이높을수있고이에따라자아존중감이높아질수

있다는 선행연구들(Ashby & Rice, 2002; Bieling et al.,

2004)의보고와관련지어이해할수있다. 즉성취하는데도

움이되는완벽주의성향이강하면서자기비판성향이지나

치지않다면(Stoeber, Hutchfield, & Wood, 2008) 자기지향

완벽주의는성취감을통해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는기능을

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자기지향완벽주의와달리사회부과완벽주의는우울, 불

안과의미있는정적상관관계를보 고자아존중감과는부

적 상관관계를 보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에정적관계가나타난것은사회부과완벽주의가이러한심

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Chang et al., 2008: Lee & Rhyu, 2002)과일관된다. 사회

부과완벽주의는타인이설정한높은기준을충족해야하지

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타

인에게 완벽하게 보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주된특성이다(Campbell & Di Paula, 2002). 따라서사회부

과완벽주의성향이강하다면자신에대해스스로확신을갖

지못하고타인의평가에예민하기때문에무엇을성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무

능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Lee & Rhyu,

2002). 이처럼타인의인정에지나치게의존하게되면자신

의상황을스스로변화시킬수없다는무력감을느끼기쉽고

타인의평가에따라일희일비하며타인에게인정받을수없

는상황에서는우울이나불안을경험할가능성이높아질수

있다(Calvete & Cardenoso, 2005; Wu & Wei, 2008).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

의성향이강할수록자신의가치가타인의평가에따라좌우

되며타인에게좋은평가를얻으려면완벽하게보여야한다

는비현실적믿음에의해실패에따른수치심이나죄책감도

더크게경험하므로(Tangney, 2002) 자신에대한평가에근

거하여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아존중감도 낮아지는

것으로설명할수있다. 게다가사회부과완벽주의에는자신

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 간의 차이에 대해 빈번히 생

각하는특성도있으므로(O’Connor et al., 2007) 사회부과

완벽주의성향이강하면자신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

기가대체로어렵게되고결국자아존중감이손상되는것으

로이해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를 감소

시키는데이것은자기지향완벽주의가자아존중감을높이고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으로해석된다. 이결과는자기지향완벽주의성향이높

은대학생들이포부수준과자기효능감이높고어떤일을성

공적으로마친후에는더어려운일에도전하는특성이있다

고보고한선행연구(Stoeber, Kempe, & Keogh, 2008)의결

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긍정적 성향을

갖고있으면주어진과제를완수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

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기도 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도 낮아

지게되는것으로볼수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

계를 매개 하는지 알아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 경험 정도를 증가시키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의 작용에 의해서라고

해석된다. 이결과는사회부과완벽주의의핵심특성인타인

의인정에대한과도한의존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사회

부과완벽주의는타인에의해설정된높은기준에자신이맞

추어야하며타인에게완벽하게보여서인정받아야하고인

정받지못하는상황은피해야만한다고믿는다. 따라서사회

부과완벽주의는타인의요구에맞추고기대에부응하려고

애쓰면서자신의욕구나감정은억압하는특성을보이며, 대

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갈등에 수동적이고

간접적인방식으로반응하여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면서

자아가 약화될 수 있다(Flett, Besser, Hewitt, & Davis,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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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또한완벽한기준에맞는이상적인자신과현실의자

신간에존재하는격차를의식하면서열등감과부정적정서

를경험하기도쉽다(O’Connor et al., 2007). 이처럼사회부

과완벽주의는주변사람들의평가에지나치게예민하며자

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확인을

받아야안정감을느끼기때문에(Wu & Wei, 2008) 타인에의

해 일시적으로 받는 부정적 평가에도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있고자신의상황이타인에의해좌우되므로무력감에빠

지기쉬워우울에취약해지는것으로보인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

계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흥미로

운점은자기지향완벽주의는불안수준을높이기도하지만

자아존중감을향상시킴으로써간접적으로불안수준을낮추

기도하는것으로나타난결과이다. 자기지향완벽주의와불

안, 자아존중감간의관계가이처럼불일치매개모형을이루

는것은자기지향완벽주의가심리적적응에긍정적인측면

과부정적인측면을모두포함하고있다는관점을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자신의

완벽함이 중요하다는 믿음과 완벽함을 위한 노력이라는 두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Campbell & Di

Paula, 2002)와관련지어해석할수있다. 이연구에따르면,

완벽함을위한노력은불안과부적인관계를보이고자아존

중감, 목표지향행동과는정적관계를보인반면, 자신의완

벽함이 중요하다는 믿음은 이와 반대되는 관계를 나타내었

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적어도 두 개의 차원으로 이루

어져있어서심리적적응에긍정적인 향과부정적인 향

을모두미칠수있었다.

또한 완벽주의적 행동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동기, 정서,

인지적과정은긍정적인것과부정적인것으로구분할수있

다고한연구(Bergman, Nyland, & Burns, 2007)와도관련

지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긍정적 동기로

서 완벽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과 부정적

동기로서 완벽함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행동과 불안에 미치

는 향을살펴보았다. 그 결과, 완벽함을위해노력하는동

기는최선을다하는행동으로나타나게되고실패에대한불

안과는관계가없었으며결과에대한만족감을높이는것으

로나타났다. 반면에완벽함이중요하다는믿음은경직된사

고를하게만들고, 실패가능성에대해반복적으로생각하게

함으로써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지향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과 자아존중

감을매개로하여미치는간접적 향이서로상반되게나타

난본연구의결과는자기지향완벽주의에긍정적측면과부

정적측면이공존하는데기인하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자아존중감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도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에

게도달하도록주어진기준이타인에의해설정되어있고그

러한기준에따라완벽하게보여야인정받을수있다고믿는

성향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취 수준에 대한 판단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게 되므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고, 완

벽하게보여야인정받을수있다는조건부인정에대한믿음

은실패에대한두려움을동반하므로불안이증가하는것으

로해석할수있다(Wei, Mal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 또한실패할경우인정받지못할것에대한두려움은

스트레스를경험하는상황에서소극적이거나회피하는방식

으로대처하게하고(Yoon & Kim, 2008), 성취보다는자신의

완벽하지못한모습을보이지않는것에우선순위를두게하

기도 한다. 즉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보다는 회피

함으로써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사람

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게 될 수 있다. 사회부과 완

벽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문제해결이나 과제수행 상황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Park et al., 2008) 결국은

자신에대한평가도긍정적일수없게되므로자아존중감이

손상되면서 자신감을 잃고 이에 따라 불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볼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및불안에 향미치는과정을깊이있게이해하고자자

아존중감을매개변수로설정하여효과를분석했다. 분석결과

를 통해 아동의 자기지향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아존중

감의매개를거쳐우울및불안에 향미친다는것을알수

있었다. 자기지향완벽주의와사회부과완벽주의는완벽해야

하는 주체가 아동 자신이므로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도달하지못한것에대한좌절감이모두자아에대

한평가에근거하는자아존중감에 향을미칠수있다. 그리

고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

듯이우울, 불안등의심리적건강지표들과관련되므로이상

과같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또한본연구에서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간의관계가연구에따라정적또는부적인형태

로나타나게된기제를이해하는데도도움이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제한점과이를보완하기위한후속연구의방향을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횡단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

론을 내리기 어렵다. 둘째,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

회부과 완벽주의에 각각 하위차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

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부 하위차원까지 측정하여 살펴보지

는 못 하 다. 셋째,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보다는 청소년 이상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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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이루어져참고문헌고찰시아동대상연구만으로범위

를제한하지못했다. 넷째, 완벽주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은각각성차가있는것으로선행연구들에서보고된바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성차까지 다루지는 못 하 다. 추후 연구

에서는 완벽주의의 각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

봄으로써 완벽주의가 아동의 심리적 문제나 적응에 미치는

향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아동의 우울,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완벽주의가작용하는경로를보다심도있게이

해할수있어야할것이며, 아동을대상으로한연구가계속

되어이들의심리적건강성을높이는데활용할수있는자료

들이축적되어야할것이다. 또한완벽주의와아동의심리적

문제 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아동의우울, 불안 관련요인으로서

아동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이러한 심

리적문제와어떤관계를보이며이관계에대한매개변수로

서 자아존중감은어떻게 작용하는지를알아보았다. 이를 통

해완벽주의에적응적측면과부적응적측면이있음을확인

하 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

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것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을알수있었다. 본연구의결

과가최근증가하고있는아동의심리적문제를예방하고완

화해나가기위한노력에시사하는점은아동들이긍정적인

자기지향완벽주의성향을발달시킬수있는환경을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Enns, Cox, & Clara,

2002: Pyo & Ahn, 2006; Yoo, Ha, & Kim, 2004)에서도제

안한 바와 같이, 아동이 순수한 성취동기를 길러 자신이 목

표한바에도달하기위해성실하게최선을다하고타인의평

가에지나치게의존하지않고자신이노력하는과정에서만

족을느끼고자기가치감을지닐수있는가정과사회의심리

적풍토를조성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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