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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 

성별 간 다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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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

해 대학생 427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

다. 검증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성별과 무관하게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단순매개 효과는 남녀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와 자기통제력을 거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하였다. 즉, 여성의 높은 개인적 공

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 발견을 예측하며, 이것이 자기통제력과 연합되면서 공격성 저하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기제가 성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개입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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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에 따르면 국내 화

병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대 청년의 발병률에서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다. 2013년 767명이었던 20대 화병 환자는 

2017년 1,483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으며(국

민일보, 2018), 최근 조사에서 심한 울분을 느

끼는 사람의 비율 역시 20, 30대 청년층에게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겨레, 2019). 화병과 

울분을 경험할 경우 분노가 부적절하게 폭발

하여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는데, 이들이 느

끼는 감정은 주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험

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김은하, 김도

연, 김수용, 2016). 현 20대는 공정성 관련 이

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청

년층의 공격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

회적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공

정성 인식과 공격성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

(Anderson & Bushman, 2002)으로, 상대방을 때

리거나 치는 등 외적인 공격 행동을 의미하

는 신체적 공격성, 모욕, 조롱, 비난 등 언어

적 위협을 뜻하는 언어적 공격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을 따돌리는 등 사회적 관

계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관계적 공격성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Archer & Coyne, 2005; 

Ostrov & Houston, 2008). 공격성은 개인의 심

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Fite, 

Colder, Lochman, & Wells, 2007; Morsunbul, 

2015; Yen et al., 2010), 공격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해

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

응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공격성을 완

화하는 요인과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이며 성인기 중 20대에 공격

성의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메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Archer, 2004), 공격성 기제에

서의 잠재적 성차도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목한 변인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다. 

공정세상신념(belief in a just world)은 세상은 

공정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믿음을 말한다(Lerner, 1980). 

공정세상신념은 개인이 정당한 방식으로 행

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기 기능(motive 

function), 미래에 타인에 의해 공정하게 대우

받을 것이라 기대하게 하는 신뢰 기능(trust 

function),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동화 기능(assimilation function)

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Dalbert, 2001). 이와 

같은 적응적 기능으로 인해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개인은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신의 신념을 보호하여 심리적 적응을 유지하

게 된다(Ucar, Hasta, & Malatyali, 2019).

  공정세상신념은 대상에 따라 개인적 공정세

상신념과 일반적 공정세상신념으로 구분된다

(Lipkus, Dalbert, & Siegler, 1996). 개인적 공정세

상신념(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이란 자신

이 세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일반적 공정세상신념(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공정

하다는 믿음을 말한다. 두 개념은 서로 독립

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

이하다(Sutton, Stoeber, & Kamble, 201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

으로 예측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적 공정세상신념은 

반사회적 행동 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

정적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è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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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ler, 2006).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않아(Bègue & Muller, 2006; Sutton & Winnard, 

2007)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에

만 초점을 두었다. 한편, 개인적 공정세상신

념의 성차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보고된다. 

서구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Dalbert, 

2001), 국내 및 케냐 청소년 연구에서는 남성

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여성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서수지, 2018; Thomas & Mucherah, 

2016).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개인은 불공정

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공정세상신념을 지키

려는 강한 동기를 가진다. 이들은 불공정성의 

정도를 최소화하거나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

는 등의 인지적 전략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정세상신념에 동화시킴으로써 분노를 완화

시킨다(Bartholomaeus & Strelan, 2019; Bègue & 

Muller, 2006; Dalbert, 2002). 분노는 불공정성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정서로(Dalbert, 2002) 공격

성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적 공

정세상신념은 공격성, 비행의도, 또래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이버불링을 부적으로 예측

하였다(Bègue & Muller, 2006; Correia & Dalbert, 

2008; Desrumaux, Gillet, & Nicolas, 2018; Donat, 

Rüprich, Gallschütz, & Dalbert, 2020; Sutton & 

Winnard, 2007).

  공격성을 완화하는 또 다른 대표적 변인은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다. 자기통제력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생각, 욕구 및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일반적으

로 여자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자기통제력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Chapple, Vaske, & Hope, 

2010), 남성과 여성은 자기통제력의 유사한 

발달 패턴을 경험함으로써 성인기에 접어들

면서 성차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된다(Jo, & 

Bouffard, 2014). 자기통제력은 알코올 및 약물 

사용, 과소비, 흡연 등 다양한 행동 문제와 부

적 관련이 있으며(Muraven, Collins, & Neinhaus, 

2002; Tangney et al., 2004; Vohs & Faber, 2007), 

범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기도 하

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또한 자기통제

력은 충동적 행동을 자제하고 폭력 행위를 통

제하도록 도움으로써 공격성이 완화되도록 촉

진한다(Denson, DeWall, & Finkel, 2012). 선행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은 일관되게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Li, Nie, Boardley, Situ, & 

Dou, 2014; Tangney et al., 2004).

  한편, Lerner(1997)의 정의 동기 이론(justice 

motive theory)에서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개

인과 사회적 환경 간의 개인적 계약(personal 

contract)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개인적 공

정세상신념이 강한 개인은 자신이 세상으로부

터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며 자신도 스스로 공정

하게 행동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Dalbert, 

2001). 이는 더 나아가 사회적인 규칙을 따르

고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를 제

공하게 된다(Tian, 2019). 규칙 준수 및 목표 

달성과 자기통제력의 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

(Gottfredson & Hirschi, 1990), 본 연구에서는 개

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자기통제력에 기여할 것

이라 가정하였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삶의 의미의 발견에

도 기여할 수 있다. 삶의 의미는 개인이 삶

에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실체로(박선영, 권석만, 2012), 일반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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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남성보다 삶의 의미 수준이 더 높다

(Morgan & Robinson, 2013). Steger 등(2006)은 삶

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 및 노력인 ‘의미 추

구’와 삶을 의미 있게 경험하는 느낌인 ‘의미 

발견’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삶의 의미 발견은 삶의 만족도, 안녕감, 행복

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

인 반면(Do an et al., 2012; Steger et al., 2006), 

삶의 의미 추구는 의미 추구 이후 의미를 발

견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고통이 수반된다는 

견해와 의미 추구 자체가 긍정적 결과를 야기

한다는 견해가 공존한다(Cohen & Cairns, 2012; 

Mok, Lai, & Zhang, 2004).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의미 발견을 통제한 후에는 의미 

추구와 삶의 만족도 또는 안녕감 간의 상관은 

사라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발

견에만 초점을 두었다. 

  한편, 아직까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삶

의 의미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외상적 사건으로부터의 성장이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에 기반하며, 의미 

만들기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해

하고 이로움을 찾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Nolen-Hoeksema & Davis, 2002)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를 예측할 것임을 

시사한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삶에서의 

도전을 장애물이 아닌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

라보게 하며, 인생의 다양한 사건을 의미 있

는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개념적 틀을 제

공할 뿐만 아니라(Dalbert, 2001; Donat et al., 

2016) 세상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각하도록 

돕고 유능감과 통제감을 향상시켜 미래에 대

한 긍정적 시각을 촉진시킨다(Tian, 2019). 따

라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삶의 의미 간의 

정적 상관(Bègue & Bastounis, 2003)을 넘어, 개

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 발견에 기여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MacKenzie와 Baumeister(2014)는 삶의 의미가 

자기통제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가

진다고 주장하였다. 삶의 의미가 있을 경우 

개인이 장기 목표와 문화적 기준에 따라 생각

하며, 순간적인 충동을 초월하여 자신의 감

정과 행동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Li et 

al., 2019). 실제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Copeland 등(2020)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 추구

는 자기통제력을 부적으로 예측한 반면, 삶의 

의미 발견은 자기통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실

존적 공허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경험하는 

개인은 쾌락 추구 또는 범죄 행위를 통해 무

기력, 공허감 등의 증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Frankl, 1963; 김자경, 손정락, 2007에서 재인

용). 김자경과 손정락(2007)은 삶의 목적 수준

이 낮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미치료를 

실시하여 비행충동이 감소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Lin과 Shek(2019)의 홍콩 청소년 대상 종

단 연구에서는 7학년 때의 삶의 의미 발견 수

준이 12학년 때의 위험행동 감소에 기여하였

다. 그러나 공격성과의 관계는 아직 모호한데, 

van Tilburg 등(2019)이 성인을 대상으로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삶의 의미 발견과 

공격 성향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결과

와 두 변인 간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가 공존

하여 삶의 의미 발견과 공격 성향의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삶의 의미 발견과 공격성의 경로를 모형에

서 제외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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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대학생이 공정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개인적 공정세상

신념이 삶의 의미 발견의 수준을 높이고, 자

기통제력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공격성을 

완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하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삶의 의미 발견과 공격성의 관

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두 변인의 

직접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이 

때, 20대의 공격성에서 성차가 가장 크게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Archer, 2004)에 기반하여 

공격성의 구체적 기제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

념은 공격성을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2.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

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

조적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하는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10~11월에 전국의 

대학생 46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중복 응

답 및 불성실 응답 37부를 제외하여 총 427명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성 276명

(64.6%), 남성 151명(35.4%)으로, 평균 연령은 

22.12세(SD=1.85)였다.

측정도구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Lipkus 등(1996)이 개발한 공정세상신념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손정아(2015)가 

번안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정

세상신념 척도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예. 나

는 이 세상이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

다)과 일반적 공정세상신념(예. 나는 이 세상

이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의 각

각 8문항씩 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측정하는 문

항 중에서 요인부하량이 .24로 추정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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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6점 Likert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 6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

건들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함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손정아(2015)의 대

학생 연구에서 .84,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삶의 의미 발견

  Steger 등(2006)이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원두리 등

(2005)이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로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의미 추구 

5문항(예.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의미 발견 5문항(예.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의미 발견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원두리 등(2005)의 대학생 연구

에서 .88,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Tangeny 등(2004)이 개발하고 최화영(2015)

이 번안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the Brief 

Self-Control Measur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최화영(2015)의 대

학생 연구에서 .76,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

타났다. 

  공격성

  성인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대개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등 공격성의 

일부 측면만을 측정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

인 대상으로 개발된 공격성 도구들을 조합하

여 사용하였다. 먼저 권석만, 서수균(2002)이 

타당화한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

(Aggression Questionnaire)의 신체적 공격성 9문

항(예.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 

받고 싸우는 편이다), 언어적 공격성 5문항(예.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을 사용하였다. 이때 요인부하량이 .3이하로 

낮은 신체적 공격성 한 문항과 언어적 공격성 

두 문항을 제거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임을 

의미한다. 배라영과 최지영(2018)의 대학생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각각 .79와 .71이었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하고 배라영과 최

지영(2018)이 타당화한 자기 보고식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척도(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 중 주도적/반응적 관계

적 공격성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주도적 관

계적 공격성 3문항(예. 나는 악의적으로 누군

가에 대해 소문을 퍼트린 적이 있다)과 반응

적 관계적 공격성 4문항(예.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질투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정보

를 전달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으로 마찬가지로 5점 Likert 척도

를 사용하였다. 배라영과 최지영(2018)의 연구

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1과 

.72이었다. 본 연구에서 두 척도를 통합한 척

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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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2. 삶의 의미 발견 .38**(.49**) -

  3. 자기통제력 .36**(.24**) .37**(.43**) -

  4. 공격성 -.31*(-.18**) -.22**(-.18**) -.26**(-.21**) -

M(SD)
남성 4.16(.88) 4.71(1.17) 2.91(.64) 1.93(.66)

여성 3.99(.75) 4.59(1.26) 2.92(.67) 1.68(.58)

t 2.07* .93 -.15 3.96***

주. 상관분석에서 남성(151명)은 괄호 밖, 여성(276명)은 괄호 안에 표기함. ***p<.001, **p<.01, *p<.05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성차  상 계 (남: 151명, 여: 276명)

자료분석

  먼저, SPSS 22.0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안정적인 모형 추정을 

위해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

제력, 공격성 모두 요인 알고리즘 방식으로 문

항 묶음을 진행하였으며,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은 세 개, 공격성

은 네 개의 지표변수로 재구성하였다. 다음으

로, Mplus 7.0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변인들 간 관계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구조모형도 추정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

여 검증하였다. 

결  과

성차  상 분석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집단 t검증, 변

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1). 차이 검증 결과, 개인적 공정세

상신념(t=2.07, p<.05, d=.21)과 공격성(t=3.96, 

p<0.001, d=.41)이 남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

타났다. 삶의 의미 발견과 자기통제력은 성차

가 유의하지 않았다. 

  상관분석 결과, 남녀 모두 개인적 공정세상

신념은 삶의 의미 발견(남: r=.38, 여: r=.49, 

p<.01), 자기통제력(남: r=.36, 여: r=.24, p< 

.01)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공격성과는 유

의한 부적 상관(남: r=-.31, p<.05, 여: r=-.18, 

p<.01)을 보였다. 또한 남녀 모두 삶의 의미 

발견은 자기통제력(남: r=.37, 여: r=.43, p< 

.01)과 정적 상관을, 공격성(남: r=-.22, 여: r= 

-.18,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

으로 자기통제력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

였다(남: r=-.26, 여: r=-.21, p<.01).

개인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

통제력, 공격성의 구조  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단변량 정규성을 확

인한 결과, 측정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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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p<.001, **p<.01, *p<.05

그림 2. 성별 집단 간 구조모형 ( 호 밖: 남성, 안: 여성)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이하로 측정변인 

모두 정규성 가정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이어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

과, =223.871(=136, <.001), CFI=.973, 

RMSEA=.055(90% CI: .042-.068), SRMR=.053으

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남성 집단 

.70~.89, 여성 집단의 경우 .71~.92로 Fornell과 

Larcher(1981)의 .50 초과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 

타당도를 확보했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

수가 남성 집단 -.23~.54, 여성 집단 -.35~.44

로 나타나 Kline(2011)의 .90 미만 기준을 충족

하여 변별 타당도 역시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10개의 측정변인이 4개의 잠재

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 간의 구조모형

을 설정하고 전반적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70, 

RMSEA=.055[90% CI: .042-.067], SRMR=.037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남녀 간 모형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Bollen(1989)과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형태

동일성, 측정동일성, 경로계수동일성을 확인

하였다. 먼저 남녀 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을 

추정한 결과, =195.636(=120, <.001), 

CFI=.977, RMSEA=.054[90% CI: .040-.068], 

SRMR=.043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요인 구조가 

동일하다는 형태동일성 가정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남녀 집단이 같은 요인 구조를 

지녔는지 확인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과 

형태동일성 모형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13.31, =.15로 측정동일성을 만족

하여 남녀 집단 간 동일한 구조모형을 적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에서 성차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 동일성 검

정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개인적 공정

세상신념과 삶의 의미 발견, 개인적 공정세상

신념과 자기통제력 간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

약에서만 남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5). 즉,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삶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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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CFI SRMR
RMSEA

(90% CI)
∆ ∆ 

형태동일성 195.636 120 .977 .054
.054

(.04-.068)
- - -

측정동일성 208.946 129 .976 .053
.054

(.04-.067)
13.31 9 .15

경로계수

동일성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공격성
209.738 130 .976 .054

.054

(.04-.067)
.792 1 .3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삶의 의미 발견
214.459 130 .974 .062

.055

(.042-.068)
5.513 1 <.05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자기통제력
213.013 130 .975 .055

.055

(.041-.068)
4.067 1 <.05

자기통제력 

→ 공격성
209.194 130 .976 .053

.053

(.04-.066)
.248 1 .62

삶의 의미 발견 

→ 자기통제력
210.293 130 .976 .054

.054

(.040-.067)
1.347 1 .25

표 2. 기 모형과 경로계수에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 남녀 집단 차이 비교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성

별

남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자기통제력 → 공격성 -.062 -.131 .00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삶의 의미 발견 → 자기통제력 → 공격성 -.031 -.069 .007

여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자기통제력 → 공격성 -.002 -.034 .030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삶의 의미 발견 → 자기통제력 → 공격성  -.051
**

-.089 -.014

주. **   ,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 경로계수임.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미 발견의 경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공

정세상신념과 자기통제력의 경로는 남성에게

서만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단순매개효과, 삶의 의미 발견

과 자기통제력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

여 원자료에서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

하였다(표 3). 분석 결과, 남성 집단의 경우 단

순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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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 발견과 자

기통제력을 거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이중매

개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089~-.014). 즉 여성의 높은 개인적 공정세상

신념은 삶의 의미 발견을 예측하고, 이것이 

자기통제력과 연합되어 공격성 저하에 기여하

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

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

과 같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개인

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수록 공격성을 직접적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 경우, 다양한 인지적 전

략을 사용하여 불공정한 경험을 개인적 공정

세상신념에 동화시킴으로써 분노를 완화시키

고, 공격적인 반응을 덜 보이게 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적 공격세

상신념이 공격성, 직장 내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는 선행연구(Bègue 

& Muller, 2006; Desrumaux, Gillet, & Nicolas, 

2018; Donat, Rüprich, Gallschütz, & Dalbert, 

2020)와 일치한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자기통제력을 예측

하는 효과는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하였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적 공

정세상신념이 강할 경우, 자신이 공정한 대우

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노력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

적 계약 기능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규칙을 따르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여

(Tian, 2019)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수록 

자기통제력을 발휘하기 쉽다. 그러나 여성 집

단에서 이와 같은 개인적 계약의 기능이 작용

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성들이 개인적 공정세

상신념과는 무관하게 자기통제력을 강화시켰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Gottfredson과 Hirschi 

(1990)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초기 사회화의 

결과로 발달한다. 젠더화된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의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 용

인되는 반면, 여성은 위험하거나 처벌 가능성

이 있는 행동을 회피하고 억제하며 조심스럽

게 행동하기를 요구받으며(Hagan et al., 198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는 무관하게 자기통제

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자기통제력이 강할수

록 공격성 수준은 낮아졌다. 이는 자기통제력

이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Li, Nie, Boardley, Situ, & 

Dou, 2014; Tangney et al., 2004), 충동적 욕구

를 억제하고 폭력적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공

격성의 수준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남녀 모두의 

삶의 의미 발견 수준을 높이지만, 이 관계는 

여성에게서 더 강력하였다. 비록 여성의 개인

적 공정세상신념이 남성보다 더 낮았지만, 세

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은 공정성의 효과를 높여 여성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한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통제력은 남녀 모두에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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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발견 수준이 높을수록 강해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 발견이 자기통제력

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연구 결과(이대중, 하정, 

2020; Copeland et al., 2020; Li et al., 2019)와 

일치한다. 성공적인 자기통제를 위해서는 목

표가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미가 

존재해야 한다(신수경, 민윤기, 2011). 삶의 의

미 발견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Baumeister & 

Vohs, 2002), 삶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행동함으

로써 충동을 억누르는 자기통제력이 강해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

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의 이중매

개효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 여자 대학생의 공격성을 줄이

기 위해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강화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고,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이중매개효과는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

상신념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여성들이 처한 불공평한 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 공정세

상신념은 개인이 자라 온 환경과 경험에 기초

하여 형성된다(Lerner, 1980). 여성들이 반복적

으로 경험해 온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는 공정

성에 대한 신념 자체를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

으며(김은하, 박한솔, 2018), 이는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의미 결여, 자신을 그러한 불합

리한 현실과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통제해야

만 한다는 동기의 결여, 더 나아가 공격성까

지 초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

상이 더 공정하다고 여기는 남자 대학생의 경

우에 이러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남자 대학생의 공격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자 대학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에

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직접적으

로 예측하였으나, 삶의 의미 발견과 자기통제

력의 이중매개효과는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하

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서는 남녀 모두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의 수준

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여자 대학생의 

공격성 완화를 위해서는 삶의 의미 발견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개입 또한 효과적일 것이

다.

  김은하와 정보현(2018)은 개인적 공정세상신

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지적 접근과 수

용-전념 접근의 개입을 제언한 바 있다.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예. “세상

은 나에게 항상 공정해야 한다”)를 가지고 있

을 경우 인지적 접근을 통해 대안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불공정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가치 실현에 집중하되 주

어진 상황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받

아들임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은하, 정보현, 2018; 차란희, 노안

영, 2020). 

  다음으로, 여자 대학생의 공격성 완화를 위

해서는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한 개입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의미치료적 접근은 인간은 

상황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지의 자유, 

어떤 상황에서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

미에 대한 의지, 삶의 의미를 가정한다(박선실, 

2003). 의미치료적 접근은 이러한 세 가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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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정을 바탕으로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실

존적 공허 상태를 벗어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Crumbaugh(1979)는 삶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내용으

로 평생 목표 세우기, 개인의 강점 및 약점 

찾기, 갈등 탐색하기, 미래 계획 세우기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박선실(2003)은 의미

요법 집단상담을 통해 대학생들이 삶의 의미

를 발견하고 목표를 세워 이를 실천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자기통제력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개입 또한 

여자 대학생의 공격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오영(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

동을 스스로 관찰하는 자기관찰, 구체적인 목

표를 설정하는 환경계획, 목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기평가, 목표점수 도달 시 자신에

게 보상을 제공하는 자기 강화로 구성된 자기

통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 

훈련 치료집단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충동

성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Denson 등(2011)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는 2주 동안 매일 자기통제를 요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훈련 뒤 분노 유발 상황에서 공격 충동을 통

제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덜 보이게 된다는 결

과를 보인 바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공격성 연구가 부족

했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대학생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

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적 공

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기제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공격성 완화를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

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자기통제력

은 공격성의 강력한 예측변인임에도 불구하고

(Denson et al., 2012) 남녀 집단 모두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단순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재검증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은 남녀 집단 모두 낮은 공격성 

수준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공격성 수준

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

째.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자신이 속한 환경

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반복적인 불공

정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김

은하, 박한솔,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

험과 관련된 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 차별 경험, 좌절 경

험 등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변인을 통제하고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는 자기보고식 설문에만 기초하여 측정함으로

써 효과의 과대 추정 문제(shared method bias)

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격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특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응답했을 가능

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변인의 

보고를 함께 수집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본 연

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적 자료를 바탕으

로 진행되어 변인 간 인과관계에 대해 밝히

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인적 공

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 및 구체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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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규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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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resence of Meaning in Life, Self-Control, and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Bo-mi Kim          Eun-ji Lee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resence of 

meaning in life, self-control, and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For this research, self-reported data from 

427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by gende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redicted aggression regardless of gend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was non-significant among both women and men groups. The mediating effect of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self-control was significant among only women. It means that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redicted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self-control, which consequently contributed to 

aggression among women. It is noteworthy tha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rete mechanism to reduce 

aggression by gender. Based on thes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ggression, presence of meaning in life,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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