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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주  목  학  가 탄 , 아동학 경험, 학 행 식   계  하는 

것 다. 연 료는 경 도 양평 에 거주하는 등학생과 학생    학  상  사  시행하여 

 389  에 하 다. 료  주  변수들   계  하  해 식  용하

다. 결과, 첫째, 학  가 탄 과 아동학 경험  학 행 식에  향  미 는 것  나

타났다. 째, 학  가 탄 과 학 행 식 간  계에  아동학 경험  매개 과  하 다. 

러한 결과   하여 가 탄  진 비스  포함한 키지 태  아동학 프 그램  공과 아동학

비스 달체계  보  언하 다. 

주 어 : 학 , 가 탄 , 아동학 경험, 학 행 식, 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resilienc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Data were collected from 389 

school parents residing A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variable 

of the family resilience and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mong school parents 

had positive statistic association with the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2)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the family resilience and the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school parents’ abuse behaviors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their family resilienc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hild abus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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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한 사 에  심각한 아동학  사 들  언 에 

보도 고 학 가해 가   각  에 

한 사  심  크게 가하고 다. 보건복지  앙

아동보 에  아동학   사 가 

22,367건 었 , 학 생 는 가 (17,989건, 80.4%)

었고, 가해 는 (17,177건, 76.8%)가 가  많았다[1]. 

학 피해아동   신체  상해나 애, 사  

계   어 움, 신건강  등 다양한  경

험한다[2,3]. 

다수  연 들  아동학  원  학 행

에 한 학  식  지 한다. 들  체 에 

한 학  식  훈 과 학  사 에 하게 

었 [4,5], 에 한 학  해도 하지 

않  것  지 한다[6]. 학  학 행 에 한 식

수 낮 수  가 실  학 행 에  수 

, 신  아동에게 한 행 가 학 지 아닌지 차 알

지 못하 에 아동학 행  복  실행할 수 다

[7]. 아동에 한 학 행  하  해 는 학

가 어  행  학  식하는지 할 필 가 다.

아동학 가 생한 가  상당수는 낮  가

득 나 ,  가 계 등 가  안에  스트

스 사건  경험한다[8,9]. 가  스트 스에 해 

 식하 도 하나 한편    해하  

가 원 개 나 체가 보 한 원 나 강  

용하여 극  하 도 한다[10,11]. 아동학  

같  스트 스 상  하고 극복하는  용한 강

 가 탄  다. 가 탄   상  에

도 낙  미래에 한 공  망과 신 , 원 

간  한 사 통, 해결  한 극   

등  공한다[12]. 가 탄  한 가   

 해하고 하 , 아동학  같  가

 하  해 단계  처 안  우고 실천

하고  한다[13]. 

가 탄  특  행 에 한 신  공 하

 개  행 식에 향  끼  수 다. 가 탄

 한 가 원  행 에 한 식   

공 하  미  여하고 미래에 해 보다  

생각  가질 수 다[12]. 행연 에 , 가 탄

 상 에  개  능감[14] 나 가

스트 스 지[15], 살생각[16], 지[17] 등 어

느 행 에 한 개  심리에 미한 향  끼 다. 

는 가 탄  특  행 에 한 개  식수  

향상시킬 수  미하 , 가 탄  학  학

행 식에 향  미  수  시사한다.

한편, 가 탄  상 에 해 가  안  

지하고  한 사 통  통해 상  

해결 식  진시킨다[12]. 가 탄  차원

에  가 원  하여  사결 과  공 하  

상 에 한 단계  해결책  하고 실천하도

 진한다[18,19]. 가 탄  한 학 는 아동

학 에 해 다  가 원들과 개  사

통  통해 극  책  찾고 실천하고  할 것

다[20]. , 학  가 탄  수  아동학

에 한 처 안  찾  해 아동학 에 

참여할 것 고,  학 행 에 한 학  식수

 아질 것 다. 

상  리하 , 가 탄  학  학 행

식과 아동학  참여에 향  미 , 학

 아동학  참여는 학 행 식에 향  

미 는 것  나타나, 아동학  가 탄

과 학 행 식  매개할 것  과 계  할 수 

다. 또한 학 과 연 에 라 학 행 식  차  

다는 연 결과[24]  하여, 학  별, 연 , 학

 등 사  특  통 할 필 가 다[26]. 

본 연  는 가 탄 과 학  학 행

식 간  계에  아동학  매개 과  검

함  가 탄 , 아동학 , 학 행 식 

간에 나타나는  과 계가 아닌  과 계 

 규 할 수 고, 가 탄  진 안  포함하는 

아동학  프 그램  마  등 실천  함  얻

 수 다는 다. 

근 학 행 식에 한 내 행연 는 체  

아 아동에 한 돌  사 들  심  진행  경

향  다[21-23]. 등학생 상  학  상  

한 연 는 산 지역 학  아동학 식  사한 

연 [24]가 었고, 학 행 식  향  양

스트 스나 아 감 같   특 [25] 나 가

계[26]  다룬 연 가  뿐, 학 행 식과 가

탄 과  계  한 연 는 견 지 않았다. 본 연

는 학  학 행 식에 향  미 는 가 탄

과 아동학  계  규 한다는 에  

행연  차별  다.

본 연  주 목  학 가 식한 가 탄 과 

학 행 식  계에  아동학 경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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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는 것 다. 에  체  연 목  

다 과 같다. 첫째, 학  가 탄  학 행 식

에 향  미 는지  악한다. 째, 학  가 탄

과 학 행 식  계에  아동학 경험

 매개 과  검 한다.

2. 연  

2.1 연

본 연  학 행 식  변수 , 가 탄

 독립변수 , 아동학 경험  매개변수 , 별, 

연 , 학 , 월 득, 직업  통 변수  하 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 상  연 차 

본 연 는 학  학 행 식과 향  

 계  악하  해 경 도 양평 에 거주하는 

⋅ 학생  학 들  상  사  실시하

다. 는 2017  학 피해아동  61.4%가 ⋅ 학생

고, 양평  아동학 신고 수   비 0.2%  

타지역에 비해 상  낮아  악  필

하  다[1]. 집  12개 하  행 지역  

포 비  고 하여 지  할당했 , 사  

수한 사원 13  사목  하고 참여 동 한 

학  상  실시하 다. 사 간  2017  5월 

19  6월14 지 , 404   실한 답  

15  하고  389  에 하 다. 

2.3 도

2.3.1 변수

학 행 식  신체 ⋅ ⋅  학  

 하여 하 다. 학 행 식  하  해 

행연 [6,7,24,27]  참고하여, 신체 ⋅ ⋅  

학 행 식  각 8 항씩 하 고, 식  14

항  하 다. 각 항  ‘1=  학 가 아니다, 

5=틀림없는 학 다’  5  리커트 척도  하

, 수가 수  학 행 식 수   미한

다. 학 행 식  체 신뢰계수는 .953 었 , 

별 신뢰계수는 신체  학 행 식 .852,  학 행

식 .851,  학 행 식 .890, 식 .935

 나타났다. 한편, 식  합도  고, 

변수  안 시키  해 하 별  항

(Item Parceling)  실시하여 에 하 다[28].

2.3.2 독립변수

가 탄  하  해 Walsh    

주연[29]  개 한 가 탄  척도  용하 다.  

척도는 신 체계, 직 , 사 통과  질 한  

30 항  었다. 본 연 에 는 보다 용 한 

사  해 가 탄  하  개  하는 5

항  택하여  수 하고 2 항  보 한 척도  용

하 다. ‘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5  리커트 

척도 , 수가 수  답 가 지한 가 탄  

 미한다. 도  신뢰계수는 .872 었다.

2.3.3 매개변수 

아동학 경험  학 가 아동학   

 았는지 여  미한다.  하  해 ‘귀

하는 아동학 에 해     습니 ?’라는 

질  시했 , ‘1= , 2=없 ’  하 고, 

미변수(1= , 0=없 )  하여 에 하 다.

2.3.4 통 변수 

통 변수  별  미 변수(1=남, 0=여)  시

고, 연  만나  ‘ ’, 학  하, 고 , 

, 학 업, 학원  하여 ‘1= 상’, 

‘0= 미만’  하 다. 월 득  지난 1 간 월평

균 득  ‘만원’  하 , 직업 는 직  

악한 후, ‘1=직업 , ‘0=직업없 ’  하 다.

2.4 료

본 연 는 주  변수들  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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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식  용하 다.  주  변수  상

 거하고, 결 료에 해 평균 체  사용했

, 사 상   특 , 료  규 (normality)

과 다 공  악하  해 빈도 , 술 , 상

계  실시하 고, 개   하  

해   실시하 다.

식  는 보 우도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사용하 , 매개 과 검  트스트래핑 검  사

용하 다. 연  합도는 TLI, CFI, RMSEA  심

 살펴보았 , TLI, CFI는 .90 상, RMSEA는 <.05  

 합도, <.08  찮  합도, <.10  보통 합

도, >.10  나  합도  보는 [30]  용하 다. 

든  SPSS 22.0과 AMOS 22.0  사용하 다.

3. 연 결과

3.1 주  변수  특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ean Skewness Kurtosis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total 4.42 .955 .114

physical 4.46 -1.131 3.211

sexual 4.78 -.882 -.343

emotional 4.27 .253 -1.401

neglect 4.17 .363 -.982

Family
resilience

total 4.00 -.853 .555

f1 4.13 -.136 -.064

f2 4.17 -.182 -.163

f3 4.07 -.449 .904

f4 3.81 -.270 .533

f5 3.97 -.191 -.019

f6 3.55 -.130 -.184

f7 4.32 -.364 -.666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사 상   특  살펴보 , 별  여

(348 , 89.5%)  남 보다  많았 , 평균 연  

41.58 ( 편차=6.134) 었고, 월평균 득  403.05

만원( 편차=161.173) 었다. 수  미만

(202 , 51.9%)  상보다  많았 , 직업

(283 , 72.8%)  없 보다  많았다. 아동학

경험  없 (231 , 59.4%)  보다  었다.

학 행 식  수 과 하여, 학 행 식  

평균 4.78  가  았고, 식  평균 4.17

 상  낮았다. 가 탄  체는 평균 4.00

 보통 수 보다 았다. 주  변수  규  

악하고  각 변수  도  첨도  값  검 한 결

과, 도 2 하, 첨도 4 하  규  [31]  충 하

다. 또한 주 변수  상 계수  살펴보 , .122 ~ 

.220  나타나 다 공  심 는 수  아니었다.

3.2 검

3.2.1   결과

 하  해   실시한 

결과, 합도는 TLI=.907, CFI=.928, REMSEA=.091  

양 하 다. 또한 재변수  각 변수 간 경 는 

 통계  했다. 는 변수들  재변수  

하게 하고  미한다. 

Latent 
variable

Path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reized 
coefficient

Standar

d
error

t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 physical 1.000 .758

→ sexual .107 .278 .021 5.153 ***

→ emotional 1.380 .898 .088 15.689 ***

→ neglect 2.206 .772 .148 14.895 ***

Family 
resilience

→ f1 1.000 .453

→ f2 1.414 .681 .170 8.324 ***

→ f3 1.361 .651 .167 8.166 ***

→ f4 1.661 .791 .188 8.821 ***

→ f5 1.701 .875 .187 9.101 ***

→ f6 1.592 .828 .178 8.955 ***

→ f7 1.257 .635 .156 8.076 ***

χ2(df=43)=4.197***, TLI=.907, CFI=.928, REMSEA=.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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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Analysing measurement model

3.2.2   결과

주  변수   합도  검 한 결과, 

RMSEA=.060, TLI=.901, CFI=.930  나타나 합도가 

양 한 것  나타났다. 결과   살펴보 , 첫째, 가

탄  아동학 경험에 (+) 향  미 는 

것  나타났다(β=.201, p<.001). 는가 탄  가

할수  아동학 경험  다는 것  미한다. 

째, 아동학 경험  학 행 식에 (+) 향

 미 는 것  나타났다(β=.116, p<.05). 는 아동학

 경험한 학  학 행 식  경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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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학 보다  다는 것  미한다. 째, 가 탄

 학 행 식에 (+) 향  미쳤다(β=.175, 

p<.01). 는 가 탄  가할수  학 행 식  

가함  미한다.

Fig. 2. Mediating model of main variables

3.2.3 매개 과 검

주  변수들   계에  아동학 경

험  매개 과  하고  트스트래핑 검  실시

한 결과, 매개 과 값  .023 었 , 95% 신뢰

간  하한 값과 상한 값 사 에 ‘0’  포함하지 않아 

미한 것  나타났다(p<.05).  결과는 가 탄 에  

학 행 식  직  경 가 한 상태에  

나타났 , 는 아동학 경험  가 탄 과 

학 행 식  매개한다는 것  미한다.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95%CI

Lower Upper

Family resilience →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023* .011 .005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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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4.   결

본 연  목  학  가 탄  아동학

경험  매개변수  하여 학 행 식에 미한 

향  미 는지  악하는 것 다. 식  

용하여 료  한 결과, 다  학 행 에 비해 

에 한 학  식  함  나타났다. 학

 가 탄  학 행 식에 (+) 향  끼쳤

고, 학  가 탄 과 학 행 식간  과  

계에  아동학 경험  매개 과  하 다. 

학 가 지하는 가 탄  아동학 경

험과 학 행 식에  향  미 다는 결과는 아동

학  가 에  다루고 는 행연  같  맥락

다. 안 경, 양지 ,  연 [32]에 는 가

집  아동학  하는 보  보고하 고, 

미, , 고미  아동학  가 계 안에  

생하는 사건  해하고 학 상 에 한 식과 가

 공 하  가 탄 과 같  능  견하는 것

에 주목하 다[33]. 는 아동학 행  개  아닌 가

  해하여, 가 탄  아동학 행  

극  처하게 하는 경   수  미한다. 

그럼에도 본 연 는 아동학  가 계  포  

해한 들 행연 는 달리 학  사  특

 통 한 가운 , 학  가 탄 에 주목하여 아

동학 경험과 학 행 식과  계  검 했

다는 에  차별  가진다. 

한편, 학  학 행 식에 가 탄   

향  미 는 과 에  아동학 경험  매개 과

 나타낸다는 본 연 결과는 아동학  학

행 식과 태도에 미 는 향  보고하는 다수  행

연 결과  사하다. 진 [34]는 보 사  상

 아동 학    후에 학  태도  하

여 그 차  검 하 , 수 과 강지 [35]  학

생  상  아동학 , 학 행 식, 신고

도  계  하여 아동학  학 행 식

Latent variable Path

Path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Nonstandardized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Family resilience →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314 .201 .088 3.554***

Experience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717 .116 .333 2.153*

Family resilience → Awareness of abuse behaviors 1.688 .175 .579 2.918**

χ2(df=97)=2.418***, TLI=.901, CFI=.930, REMSEA=.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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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Aanaly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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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여함  보고하 다. 러한 연 결과들  체

 아동학  참여 는 아동학 에 한 

식과 태도가 변할 수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 결과는 학  학 행 식에 한 아동학

경험  향  .116  에 가 탄  향

 .175  나타나 학 행 식 진에 해 아동학

경험보다  큰 향  끼 는 가   재

함  견하 다. 또한 학  가 탄 과 학 행

식  계에  아동학 경험  매개 과  검

함  아동학  한  필  나타냈다. 

상  결과는  아동학 프 그램 

에 가  하는 것에 한 시사  공한다. 

학  상  한 공공  아동학 프 그램

 피해아동   가  상  상담, 가 능강

, 심리 료 등 사후 책에 집 하 [1], 가 , 병원, 학

 등  아동학 프 그램에는 강 , 역할극, 찰 

등  용하여, 양 술향상,  간 상 용과 행

동개  한 동  포함 었다[36]. 특  학  

식  가  낮   하여  아동학

 컨 에 가  간 학 행 , 특  행 식  공

 안마  한 상  사 통 동  가하

여 가 탄 과 학 행 식  진하는 것  필 하다. 

체  언하 , 첫째, 학 피해아동과 가해

는  다  가 원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

 프 그램  개 하여 그 과  검 하고 포하

는 과  진행 어야 할 것 다. 특 , 아동학 프

그램에 사 드라마나 료[37]  같  근거

 가 탄  진 동  포함할 필 가 다. 

째,   강 에 가 탄  향상 동  

가하여 키지 태  아동학  프 그램  

하여 역동  강 할 필 가 다. 프 그램 키지에

는 참여가  경험 나 원, 강  등  프 그램 동

에 하  한 사  상담 나 프 그램 과  지

 악하  한 사 리  가할 수 다.  

째, 건강가 지원 나 아동보  산

과 사 들  많  업 량  고 해 볼 , 키지 

태  아동학 프 그램  가는 과 한 업 담

 어  프 그램  질  하  어질 수 어, 아

동학 비스 달체계  과 산  충원하여 

한 경  공할 필 가 다. 

본 연 는 아동학  가   식하고, 가

탄 , 아동학 , 학 행 식 간에 나타나는 

 과 계  규 했다는 에  가 다. 그럼

에도 다 과 같  한  다. 첫째, 본 연 상  

 지역에 한 었 에 연 결과  하  어 다. 

째, 도  항 과 에  연  주  

도에 한 택과  었 므   가  

수 다. 째, 학 행 식에 한 가  에는 

가 탄  에 다  도 재할 수 , 

사  특 에 라 그 향  차 가 생할 수 

에, 에 한 후 연 가 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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