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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correlation of family abus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between ego resilience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265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SPSS and AMOS. Instruments were Bradburn(1969)'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lson and Barnes(1982)' Quality of Life, Straus(1988)'s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Shin(2001)'s social maladaptation of Korean General Health, and Block and Kremen(1996)'s ego resilienc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amily abuse experience and social maladapta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ily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s 

of family abus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Family abuse experience and social maladaptation 

negatively influenced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positively influenced daily life satisfaction. Thus 

special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should be provided to increase university students' da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in order to built ego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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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지대에서 확

고한 지위와 역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은 끊임

없이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요구됨으로서 복잡하고 혼란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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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속에

서 살아간다. 즉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학생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하

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

러한 탄력성은 어린 시절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Kang, 1994; Lim, 1996)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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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가정의 환경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일차

적인 사회의 장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및 습관

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통해 성격이 형성

되어가며 지적,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은 물론 자아존중감과도 높은 상관을 보이며(Lim, 1996), 자

아탄력성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 환경의 영향(Kang, 

1994)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가족은 인간의 사회화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가족의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성특성 및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성원의 성장발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생의 경우 출생가족에서의 경험이 

자신과 미래 가족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출생가족으로부터의 경험과 사회생활에서 영향을 받

아 형성된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검토함으로써 대학생의 현

재의 생활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가

족간 불화, 가족의 고통, 가족사망, 관계의 부재나 상실 등 

가족안에서의 스트레스는 강한 불행경험으로 여겼으나, 가

정화목, 자녀성장, 경제적 수입, 휴식/휴가 등은 빈번한 행복

경험으로 여겼다(Koo & Kim, 2006). 또한 학업, 직업, 가족

이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여가생활과 같은 전형적인 경험

들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예측했다(Ryff, 1997). 즉 가족안

에서 발생된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행불행을 결정하

는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

에 대해 Lopez and Heffer(1998)는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

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

고 Finklehor(1998)는 학대경험의 장기적 영향으로 우울, 불

안, 자기파괴적 행위, 고립, 자존감 저하, 신뢰감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즉 자녀들이 경험한 아동학대는 성장하여 성인

이 된 후에도 우울, 공격성, 자존감 저하 등의 정서적인 어려

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정서적 문제를 대표

하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가족학대

경험을 안겨주는 부모행동과 달리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신구조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며(Bowlby, 

1988),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지각을 하도록 돕는다

(Pierce, Sarason, & Sarason, 1996). 또한 아동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대학생의 심리

적 안녕감은 높았다(Kwak, 2009). 즉 아동기의 가족학대경

험은 자존감을 낮게 하고 자아탄력성을 감소시키며 궁극적

으로 정신건강,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는 대학생의 문제해

결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에 대한 예견변인으로 나타나 문

제해결능력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절망감이 낮게 나

타났다(Choi, 1998). 즉 전반적인 사회관계와 문제해결능력 

등은 그들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와 위기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

복했을 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느낀 긍정적 감정이 행복감

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 Kim, 2009)고 하였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

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

이라고 하였다(Song, 2006).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정서중

심적인 대처를 하고(Lazarus & Folkman, 1984), 개인적 경험

을 부정적으로 인지, 조직, 회상하거나(Kanfer & Hagerman, 

1981) 부정적 사고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Wenzlaff, Wenger, 

& Roper, 1988)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Rew 

et al.(2001)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신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탄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고 

삶의 위협행동에 덜 관여한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갖춰

졌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이나 사회부적응

에 대한 긍정적 개입과 접근보다는 이들의 부정적 결과에 치

중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실천

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

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강조하는 접

근이 요구된다. 즉 이들의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지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탄

력적 산물을 자기개념이나 자존감, 개인적 유능성, 자기수용, 

자기가치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유능성을 통해 평가되고 

있다(Rew et al., 2001; Sagy & Dotan, 2001; Lee, 2006)고 

볼 때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켜 줄 탄력성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력성에 근거한 접근은 전통적인 결점관점의 접

근에서 탈피하여 강점관점으로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

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가족들이 어떻게 스

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하는지를 보려

는 것이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탄력성은 어

떤 상황에 대한 융통성과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 및 회복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Yang & Choi, 2001). 즉 가족학대를 

경험하고 사회에 부적응된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매개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

겠다.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

진시킬 수 있으며(Cichetti & Toth, 1998), 불안에 대한 민감

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고 하였다. Song(2006)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

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여 일상생활

만족 향상에 자아탄력성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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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기에 경험한 가족학대경험이 단기적 영향에 그

치지 않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볼 때(Colman & Widomb, 2004; Martsolf, 

2004) 폭력당시의 개입 뿐만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서도 

가족학대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대학

생의 일상생활만족을 증진시키고 이에 대한 보호요인을 탐

색하는 것은 일상생활만족 향상에 있어 중요하며 나아가 이

들 관련성은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자

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가족학대경

험,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학대경험과 사회

부적응을 완화시키는데 자아탄력성을 개발, 향상시키고 대

학생의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둔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자아

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과 일상

생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는 있는가?

Ⅱ. 선행연구고찰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

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학대경험과 자

아탄력성에서 Lopez and Heffer(1998)는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고 아동학대가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Briere & Runtz, 

1990)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Finklehor(1998)는 학대경험의 

장기적 영향으로 우울, 불안, 자기파괴적 행위, 고립, 자존감 

저하, 신뢰감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즉 자녀들이 경험한 아

동학대는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 공격성, 자존감 

저하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고 그 부정적인 영

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존감과 정

신과적 증상을 중심으로 아동기 성학대와 심리적 산물과의 

관계를 연구한 Romans et al.(1995)의 연구에서 고교시절을 

즐겁게 보내고, 좋은 사회생활과 운동에 재능이 있었던 학대 

경험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학대 경험 여성들에 비해 낮은 

정신병과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orme

(2004)는 아프리카계 미국여성 264명을 대상으로 성인기 희

생화 및 아동기 학대의 위험과 자존감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

계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Park, 2006). 결과적으로 아동

기의 가족학대경험은 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 이후 정신건강,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부적응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

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

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

다(Song, 2006). Kwon(2003)은 초, 중, 고등학생의 자아탄

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더 적극성

을 띠며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

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를 연구한 

Kim(2005)은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서 및 행동문

제에 있어 더욱 적응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O'Connell-

Higgins(1983)는 탄력적인 아동들이 삶의 어려움에서 나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적인 접근성, 고통스러운 상

황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려는 능력, 유아 

때부터 계속적으로 타인의 긍정적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이

나 삶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Chapman and Mullis(2000)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

년의 경우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

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며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상황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인

다고 하여 내적 감정과 정서상태가 대학생의 자존감에도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다른 사람을 돕는 성장

행동에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Perkins & 

Jones, 2004),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가진 아동의 사

회적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glund & Lead-

beater, 2004). 학교에서 개인이 경험한 성공은 그들로 하여

금 비판적인 사회기술과 문제해결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Gray, 2001). Patrick(1997)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성수

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동 또는 파괴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여 자아탄력성과 사회부적응과의 상호관련성

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입증

된 바 있다. 자아탄력성의 한 요소인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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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처하는 반면에,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중심적인 대

처를 하고(Lazarus & Folkman, 1984), 개인적 경험을 부정

적으로 인지, 조직, 회상하거나(Kanfer & Hagerman, 1981) 

부정적 사고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Wenzlaff, Wegner, & 

Roper, 1988)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Rew 

et al.(2001)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신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탄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고 

삶의 위협행동에 덜 관여한다고 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

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가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만족스러운 생활간의 밀접

한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가족학대경험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학대

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경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와 공격행동이나 비행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Toth, Cicchetti, & Kim, 

2002; Kernic et al., 2003; Park, 2006). 자녀들의 정서적 문

제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정서적 문제를 

대표하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쉼터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Hughes

(1988)의 연구결과 쉼터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55%가 심하게 

위축된 상태였으며 약 10%는 자살위험이 있었다. 아동기의 신

체적 학대가 성인기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고 추후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Beriere & Runtz, 1990)

과도 연관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가정폭력경험은 개인의 정

서적 측면 뿐만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가족학대경험을 안겨주는 부모행동과 달리 바람직한 부

모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신구조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며(Bowlby, 1988),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지각을 하

도록 돕는다(Pierce, Sarason, & Sarason, 1996). 또한 아동

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았다(Kwak, 2009). 즉 부모의 

돌봄 양육태도가 자녀의 우울감 감소, 행복을 증진시켰다.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인관

계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

동적이고 상호 복합적 과정으로 정의된다(Lee, 1983). 특히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연습 기간이 없으며,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한 겸양과 

인내의 미덕 때문이기도 한다고 하였다(Jeong & Noh, 2006). 

또한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에 대한 

예견변인으로 나타나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절망감이 낮게 나타났다(Choi, 1998). 즉 전반적인 사

회관계와 문제해결능력 등은 그들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한 문

제와 위기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했을 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느낀 긍정적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

다(Seo & Kim, 2009). Kim(2010)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인지와 주관적 안녕감 정서로 행복을 보았는데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학업성취도, 성취효능감, 사회효능감, 대학만

족, 자기수용, 환경통제 등 사회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언

급하였다.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일상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

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아동기의 가족학대

경험은 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 이후 정신건강, 적응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6). Jo and Lee(2007)

는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

을 하여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와 Han(2010)은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

할을 함으로써 문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밝

히고 있다. 또한 Kim(2006)은 가족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및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이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자각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을 확인한 바 있다.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했

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며(Song, 

2006), 학교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 및 학교규칙을 잘 준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ee, 2004). Chung, Ann, and Kim

(2003)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

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부

모로부터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심각한 갈등이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이 매개요인

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Go & Yoon, 2007). 

이상과 같이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일상생활만족

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며 자아탄력성에도 부적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학대경험

과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상자의 선정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자아탄력

성이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구

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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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각 대학의 전공과 학년에 무관하게 교양

수업과 전공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조사에 대한 허락

을 구한 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대상은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전 연구목적을 밝힌 후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

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대학에서 남

녀대학생 각각 30명 씩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사전조사

와 본조사는 대학생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대학생 26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130명 

49.1%, 여학생이 135명 50.9%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이 생

각하는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류층 20.3%, 상류층 12.7%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40.0%로 가장 많고 종교없음도 46.3%로 나타났다. 연령은 

대학생인 관계로 25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일상생활만족 

일상생활만족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 및 가정, 학교생활 등

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생의 일상생활

만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Bradburn(1969)의 The Struc-

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 and Barnes

(1982)의 Quality of Life 척도를 수정하여 일상생활만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나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만족

스럽다’, ‘나의 가정생활은 행복하다’, ‘나는 부모와 형제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여가생활에 만

족한다’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 ‘s α=.911이다.

2) 가족학대경험

가족학대경험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의미한다.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Straus(1988)의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참고로 하여 정서학대(2문항), 신체학대(2

문항), 방임(4문항) 등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기에 부모

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학대경험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

다. 내용으로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나에게 때려주겠다고 겁을 주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나를 벽에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때리거나 또

는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등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학대경험이 많음을 의미

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18로 나타났다.

3) 사회부적응

사회부적응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환경속에서 전반적으로 

역할수행과 올바른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고 문제해결능력

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부적응은 Shin(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KGHQ) 중 사회부적응 문항을 추출

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없었다’,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있는 역할을 잘해내지 못

하고 있다고 느꼈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등 총 9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32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는능

력으로 실패의 상황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해 Block and Kremen

(1996)이 개발한 척도를 Yoo, Hong, and Choi(2004)가 번안

하여 수정, 보완하고 Kim(2005)이 문항을 재구성한 14문항

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낙관성, 호기심,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호기심은 새로운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흥미로움

을, 대인관계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같다’, ‘나는 대부분

의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다’ 등이다. 점수 평균범위는 1점에

서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9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력성과 일

상생활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

석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

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변인들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

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² 검증과 적합도 지수

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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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Family Violence Experience 1.000

2. Social Maladaptation .374*** 1.000

3. Ego Resilience -.254*** -.553*** 1.000

4. Daily Life Satisfaction -.401*** -.548***  .535*** 1.000

***p < .001

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s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

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Hong, 2000). 분

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Aroian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수들의 상 계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였다. 즉 가족학

대경험이 높을수록 사회부적응의 경향도 높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과는 유의

한 부적 관계(r=-.254, p<.001)를 나타내 가족학대의 경험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학대

경험은 일상생활만족과도 유의한 부적관계(r=-.401, p<.001)

를 나타내어 가족학대경험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

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부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r=-.553, 

p<.001)를 나타내 사회부적응도가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도 낮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도 유의

한 부적 관계(r=-.548, p<.001)가 나타나 사회속에서 부적응되

는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r=.535, p<.001)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

람일수록 일상생활만족이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학대경험은 일상생활만족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 높은 가족학대경험은 일상생활만족을 낮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도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내어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

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

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여 자아탄력성에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아탄력성은 일상생활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의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2. 가족학 경험  사회부 응과 일상생활만족 계에 

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가족학대경험 및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였다(<Figure 1> 

참조). 

다음 단계에서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

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으로 가는 경로와 가족학대경험이 

일상생활만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통하여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²검증을 이용

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

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Aroian 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

을 통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학

생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

만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에 부적으로 관련되었다(<Figure 2>, <Table 3> 

참조).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완전매개모형의 RMSEA

가 .035이고 TLI값이 .847이며 CFI값이 .923로 CFI값은 1에 

근접하고 있으나 TLI값이 낮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이 좋

다고 할 수 없다(<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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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² df p RMSEA TLI CFI

Partial Mediating Model 60.603 1 .000 .008 .974 .996

Complete Mediating Model 27.107 3 .000 .035 .847 .923

Table 2. Model's Fitness

β B S.E C.R

Family Violence Experience → Ego Resilience -.157** -.140 .039 -3.014

Social Maladaptation → Ego Resilience -.703*** -.682 .054 -12.743

Ego Resil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412*** .644 .078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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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mplete Mediating Model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Figure 1. Basic Model: The Relation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Figure 2. Complete Mediating Model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과

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부분매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Aroian Test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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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B S.E C.R

Family Violence Experience → Ego Resilience -.157** -.140 .039 -3.014

Social Maladaptation → Ego Resilience -.703*** -.682 .054 -12.573

Ego Resil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203*** .263 .143 3.971

Social Maladaptation → Daily Life Satisfaction -.463*** -.632 .120 -5.291

Family Violence Exper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182** -.169 .081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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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Partial Mediating Model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Z

 Family Violence Experience → Resil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2.915*

 Social Maladaptation-> Resilience → Daily Life Satisfaction 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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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by Aroian Test 

Figure 3. Partial Mediating Model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Social Maladaptation, Ego Resilience and Daily Life 

Satisfaction

하였다(Mackinnon et al., 2002).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a(비표준화계수): (가족학대경험->자아탄력성)의 효과

•b(표준화계수): (자아탄력성->일상생활만족)의 효과

•SEa: a의 표준오차, •SEb: b의 표준오차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학대경험과 자아탄력

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Aroian 

Test 결과 Z값은 2.915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매개효과(p<.05)

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이 자아

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만

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Aroian Test 결과 Z값은 3.765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매개효과(p<.01)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은 직접적으로 일상생활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

어 가족학대의 경험이 높을수록 추후 일상생활만족의 성향

이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자아탄력

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가족학대경험

과 일상생활만족을 매개하고 있어 가족학대경험이 높다하더

라도 일상생활만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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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부적응도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을 매개하

고 있어 사회부적응이 높을 때 일상생활만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대학생의 가족학대

라는 부정적 경험을 하고 사회부적응이 높을 지라도 자아탄

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사회부적응 및 자아탄

력성과 일상생활만족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궁극적으로 가족

학대경험 및 사회부적응과 일상생활만족에 대한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 

Aroian 검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일상생

활만족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

족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타나며 일상생

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 시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성장후에도 자존감이 낮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

이 낙관적이지 않으며 호기심을 갖지 않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는 등의 자아탄력성이 낮음을 의미하고 또한 일상생활만

족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

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Finklehor, 1998; DeLorme, 

2004; Park, 2006)과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킨다는 Kwak

(2009)의 연구를 볼 때 아동기 가족에서의 경험이 추후 대학

생시기의 일상생활만족과도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

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부적응과 자아탄력성은 상

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생활에서 적절하지 않

은 행동과 태도는 자아탄력성의 결여를 의미하며 일상생활

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

회적 행동이 청소년의 유능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결과

들(Patrick, 1997; Hoglund & Leadbeater, 2004)과 자아탄

력성이 높을 때 일상생활만족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Rew et 

al., 2001) 등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유의한 정적 관

계가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만족도 높음

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낙관성과 

호기심을 의미하며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가 전제되는 의미

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일상생활만족도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

년들은 탄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외로

움과 절망을 느끼고 삶의 위협행동에 덜 관여한다고 한 연구

(Rew et al., 2001)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갖춰졌을 때 일상

생활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대

학생의 정서관리나 통제에도 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학대경험이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과거 가정에서 부정적 경험이라

도 현재의 일상생활만족까지도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아

동기에 경험한 가족학대경험이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볼 때(Colman & Widomb, 2004; Martsolf, 2004) 폭력

당시의 개입 뿐만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서도 가족학대경

험을 통해 개인심리적, 행동 문제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감

소시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적응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학대경험보다는 사회부

적응이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더 주고 있어 현재의 

일상생활만족은 사회적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의미가 자신이 속한 환

경에서 적응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에 대한 예견변

인으로 나타나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절망감이 낮게 나타나며(Choi, 1998),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

한 문제와 위기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했을 때의 성공적 경

험을 통해 느낀 긍정적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 Kim, 2009)고 한 결과들은 본 연구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넷째, 자아탄력성이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 사이에서 

일상생활만족과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가족학대경험

이 심각하고 사회부적응이 높은 상태에서 자아탄력성이 작

용하는 경우 일상생활만족은 향상될 수 있는 기여점을 제공

하였다. 대학생들은 다른 발달단계와 달리 심리적 유예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분은 학생의 입장을 가지고 있

으며 사회의 요구는 성인기에 진입하기에 필요한 학업과 취

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보다 많은 과중한 부담을 안

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일상생활만족을 위한 활동

은 다른 시기보다 먼저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의 한 방법으로 자아탄력성을 계발하고 발전

시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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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 호기심을 가질 때 높은 

자아탄력성은 보장되며 따라서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자아탄력성의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대

한 향상 및 프로그램 등이 적극 개발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학대경험이 일상생활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지

속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시기임에도 불구

하고 그 이전의 가족학대경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에 대한 가족학대경험의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겠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의 

결과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상생활만족은 담보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기존의 존재해있는 가정폭력상담소나 건강가정지원

센터 등에서 outreach를 통해 대학생이 개입대상에 포함되

어야 하며,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대학내 학생생활상담센터 

등에서 폭력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이

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활성화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아울

러 가족학대경험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내 예방적 차

원의 의무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예방교육프

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부적응은 일상생활만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인 관계가 대

학생의 일상생활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부적응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

를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

의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사회행동 

등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부적응 정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과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이 일상생활만족을 매개

하는데 자아탄력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만족을 향상시키고 가족학대경험과 사회부적응을 

감소시키는 개입관점이 확인되었으며 가족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은 

삶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이 전제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

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장점과 특기 기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즉 문제행동이나 심리사

회적 부적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의 성장가능성과 잠

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접근이 유효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에 있어 과거의 

가족안에서 경험 즉 가족학대경험이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속에서

의 부적응 또한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파악

한 결과 대학생 시기에 가족을 넘어 보다 확대된 사회적 환

경이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일상생활만족을 위한 가

족과 사회환경 모두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적 지

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을 심각성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 가족학대 하위영역별로 각

각 분석하지 못한 점, 아동기 경험의 과거 기억과 인지에 의

존하여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

력성이 본 연구의 핵심요인으로 이를 측정하는데 우리 실정

과 대학생이라는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보다 타당하고 신뢰

도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대학생의 일

상생활만족을 야기시키는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이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일상생활만족의 각 영역을 살펴보지 못한 점과 

사회부적응의 수준을 고려한 집단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과 연구표집 대상자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

렵고 최근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남는

다. 이러한 제한점은 추후연구의 과제로 남기며 인생에 있어 

행복이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임을 대학생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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