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10호 pp. 147-156, 2022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2.20.10.147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신명옥1, 방해순2*

1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2군포시립삼성마을어린이집원장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ggression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Grit

Myung-Oag Shin1, Hae-Soon Bang2*

1Ha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2Children’s Home in Samsung Village, Gunpo City

요  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선
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Baron & Kenny의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청
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고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대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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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effect of youth social support on aggression. To this end, data from the 2018 Children and Youth Panel 
(KCYPS) survey were used, and 2,590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for 
the analysis method, Baron & Kenny'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on aggres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friend support,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on aggression. 
Third,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teacher support, a sub-factor of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on aggress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various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reduce youth aggression and improve grit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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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청소년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갈수록 심각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0년 전보다 
줄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3,167명이고 2021

년에 10,915명으로 약 7천명 정도 증가하였다[1]. 이처
럼 촉법소년 재증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공격성이 과
격화되는 연령대를 이전보다 점점 하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이 시기는 청소년의 발달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노와 
공격성, 과격한 행동이 분출되며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로 
인한 불안감이 표출되는데 이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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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분노, 증오, 적의, 불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손해 및 
상해, 공포감 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격성이라고 정의한다[3]. 또한, 공격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나 행동으로 주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
한다. 즉, 공격성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며, 일반적
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
과[4]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이나 상처 등을 주려는 
행위이다[5.6]. 

외국연구[7.8]에서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잠재되어 있
던 공격성은 더욱 심각한 범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
며, 청소년기부터 발현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하
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공격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
게 대처하게 되면 범죄 행동으로까지 전가 되는 것을 줄
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였다[9].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은 이 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성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함께 세대통합의 어려움으로 사회
적 관심이 매우 요구된다[10]. 

다른 선행연구[11.12]에서도 타인에게 다양한 방법으
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공격성이라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격, 스트
레스, 가족관계, 또래관계, 가정폭력 등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을 보고하였다[13].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
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요인에 대한 파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대안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폭력 경험 이외에도 주의집중 문제, 스마트폰 
의존도, 그릿,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 능력,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들을 들 수 있다[14-17].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긍정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는 매우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공
격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충족으로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환경자원
으로, 의미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다[18].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질풍
노도의 시기에 안정감을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도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

고, 공격 욕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19]. 청소년은 주
변인들로부터 받는 지지에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찾아 
일상생활을 긍정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부정적인 활동에
서는 사회적 지지로 인해 자기조절 능력이 증진되어 공격
적인 행동을 감소[2]시키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사회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한 인간이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
인 자원으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20] 미치는 요인이 된
다. 

부모, 친구, 교사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서적⋅물질
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실패에 대
한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사회적 지
지원이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 능력
을 강화시켜 줌으로서[21] 환경적인 변화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위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지지 요인인 부모, 친구, 교사
지지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공격성
을 더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공격성과 관련이 있지만, 청소년
의 창의력 향상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그릿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진행된 연
구는 아직 미비하다. 

그릿은 Duckworth et al.[23]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관심의 지속성과 흥미 유
지를 나타낸다. 최근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청소년
의 성공 예측 요인으로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장
기적인 끈기, 열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릿에 주목한 연
구가 증가하고 있다[24]. 

사회적 지지는 주요한 주변인들과의 친 관계 유지가 
가능하여 조언 또는 개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속
적인 응원과 지지를 함으로써 목표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요인으로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25.26]. 또 다른 선행연구[16.27-30]에서
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행동
이 통제 가능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31] 
그릿의 역량을 키워줌으로서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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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Jo[32]의 연
구에서도 그릿 점수가 높은 아동⋅청소년일수록 공격성
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슷
한 청소년기의 행동양식으로 비행과의 관계에서도 그릿
과 청소년의 비행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그릿과 유사한 자기조절 능력이나 통제와 같은 환
경요인들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
구결과[33.34]와, 그릿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그릿이 노력과 끈기, 흥미 등
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
적인 영향으로 보고하고 있다[9]. 

그릿의 성격은 불변의 특성이 아닌 인간 발달과정 속
에서 향상되어지고 길러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23],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
여 이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릿
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면, 그릿 함양이나 정서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에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릿을 성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청소
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중요한 매
개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문
에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인 부모지지, 친구지

지, 교사지지가 그릿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8 아동⋅청소년 패널

(KCYPS)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CYPS 2018 조사
는 아동⋅청소년기의 복합적인 변화 양상을 체계적이며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조사에 참여
한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
였다.

2.3 측정 도구
2.3.1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

지)를 측정하기 위해 2018 아동⋅청소년 패널(KCYPS)
조사에서 활용된 사회적 지지 구성요인 문항을 사용하였
다. 먼저, 부모지지 측정은 Kim & Lee[35]가 개발한 한
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였
다.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었는데, 이 중 부모의 지지에 해당하는 긍정적 양육태도 
요인 따스함 4문항과 자율성지지 4문항 총 8문항을 사용
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역 문항들을 재코딩하였고,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
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Chronbach α값은 .927로 나
타났다.

친구지지 측정은 Bae et al.[36]가 개발한 또래관계 
질 척도를 활용하였고 총 13문항으로 상관계수가 .04 미
만인 4문항은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역 문항들을 재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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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Chronbach α값은 .891로 나타났다.

교사지지 측정은 Kim & Kim[37]가 개발한 학생-교
사 애착관계 척도를 활용하였고 총 14문항으로 상관계수
가 .04 미만인 1문항을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
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
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역 문항들
을 재코딩하였고,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분석
하였다. 척도의 Chronbach α값은 .915로 나타났다.

2.3.2 매개변수: 그릿
본 연구에서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2018 아동⋅청소

년 패널(KCYPS)조사에서 활용된 Kim & Hwang [38]
이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활용하였고, 총 8문
항으로 상관계수가 .04 미만인 2문항을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끈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역 
문항들을 재코딩하였고,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
로 분석하였다. 척도의 Chronbach α값은 .738 로 나타
났다.

2.3.3 종속변수: 공격성
본 연구에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2018 아동⋅청

소년 패널(KCYPS)조사에서 활용된 Cho & Lim[39]이 
개발한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를 사
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
을 위해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구성하였고, 
척도의 Chronbach α값은 .839 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
석을 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
의 하위요인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0]의 3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
그램 SPSS WIN 25.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학생 1,405명(54.2%), 여학생 1,185명
(45.8%), 부모와의 소통 시간은 1시간 미만 735명
(28.4%), 1시간~3시간 미만 1,425명(55.0%), 3시간 이
상 430명(16.6%), 친구들과의 놀이시간은 1시간 미만 
753명(29.1%), 1시간~3시간 미만 1,205명(46.5%), 3
시간 이상 632명(24.4%), 주관적 행복감은 불행한 편 
261명(10.1%), 행복한 편 2,329명(89.9%)으로 나타났
다. 

 

variable section n %

Gender boy 1405 54.2
girl 1185 45.8

Talking time with 
parents

less than 1 hour 735 28.4
1-3 hour 1425 55.0

more than 3 hours 430 16.6

Hanging out with 
friends

less than 1 hour 753 29.1
1-3 hour 1205 46.5

more than 3 hours 632 24.4

Happiness unhappy 261 10.1
happy 2329 89.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부모지지의 평균값은 3.36, 친구지지의 평균값은 
3.12, 교사지지의 평균값은 2.83, 그릿의 평균값은 
2.66, 공격성의 평균값은 1.92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
의 왜도와 첨도값은 절대값 .11~1.00으로 3과 10을 넘
지 않아, 정규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① 1.00 4.00 3.36 .54 -.48 -.19
② 1.00 4.00 3.12 .51 -.32 .76
③ 1.00 4.00 2.83 .51 -.16 1.00
④ 1.00 4.00 2.66 .51 .28 .20
⑤ 1.00 4.00 1.92 .59 .11 -.54

①Parent Support ②Friend Support ③ Teacher Support ④Grit 
⑤Aggress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3.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먼저, 부모지지는 친구지지(r= .35, p<.01), 교
사지지(r= .41, p<.01), 그릿(r= .34, p<.01)와 정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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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나타났고, 공격성(r= -.34, p<.01)는 부적인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교사지지(r=.38, p<.01), 
그릿(r= .2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공
격성(r= -.26, p<.01)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
사지지는 그릿(r= .41,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
났고, 공격성(r= -.31, p<.01)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그릿은 공격성(r= -.47, p<.01)는 부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⑤

① 1
② .35** 1
③ .41** .38** 1
④ .34** .28** .41** 1
⑤ -.34** -.26** -.31** -.47** 1

주) **p<.01
①Parent Support ②Friend Support ③ Teacher Support ④Grit 
⑤Aggression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3.4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부모지지, 친구지

지, 교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40]의 3단계 회귀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앞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
별, 부모와의 소통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행복감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모두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또한, 각 분석결과에서 path 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path 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path 3은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3.4.1 부모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부모지지가 매개변수인 그릿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통제변수인 성별(ß=.09, p<.001), 부모와의 소통 시
간1(ß=-.12,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ß=-.06, p< 
.05), 행복감(ß=.14, p<.001), 부모지지(ß=.27, p<.001)
는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1의 모형적합도는 F=63.88, p<.001,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로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수인 부모지지가 종속변수

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ß=-.04, 

p<.05), 부모와의 소통 시간1(ß=.10,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ß=.06, p<.05), 친구들과 노는 시간1(ß= 
-.09, p<.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ß=-.08, p<.001), 
행복감(ß=-.16, p<.001), 부모지지(ß=-.27, p<.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2의 모형적
합도는 F=67.5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6%로 나타났다. Model 3는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친구들과 노는 시간
1(ß=-.07,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ß=-.07, p< 
.01), 행복감(ß=-.11, p<.001), 부모지지(ß=-.17, p< 
.001), 그릿(ß=-.37, p<.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
이 확인됐다. Model 3의 모형적합도는 F=121.52,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
력은 약 27%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1과 Model 3의 
결과에서 부모지지가 그릿으로 인해 공격성에 대한 영향
력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이는 부모지지와 공격성의 관계
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Variable
Model 1
(path 1)

Model 2
(path 2)

Model 3
(path 3)

B β B β B β
Gender .10 .09*** -.04 -.04* -.00 -.00

Talking time with 
parents1 -.13 -.12

*** .13 .10*** .08 .06*

Talking time with 
parents2 -.06 -.06

* .07 .06* .05 .04

Hanging out with 
friends1 .04 .04 -.11 -.09*** -.10 -.07**

Hanging out with 
friends2 .04 .04 -.10 -.08*** -.08 -.07**

Happiness .23 .14*** -.31 -.16*** -.21 -.11***

Parent Support .25 .27*** -.30 -.27*** -.19 -.17***

Grit -.44 -.37***

F 63.88*** 67.51*** 121.52***

R .38 .39 .52
R2 .15 .16 .27

Durbin-
Watson 1.95 1.97 1.97

Table 4. Mediated effec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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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친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친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친구지지가 매개변수인 그릿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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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ß=.13,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
1(ß=-.16,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ß=-.07,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1(ß=.12,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ß=.07, p<.001), 행복감(ß=.17, p<.001), 친
구지지(ß=.27, p<.001)는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
됐다. Model 1의 모형적합도는 F=64.44, p<.001,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로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수인 친구지지가 종속변수
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Variable
Model 1
(path 1)

Model 2
(path 2)

Model 3
(path 3)

B β B β B β
Gender .13 .13*** -.08 -.07*** -.02 -.02

Talking time with 
parents1 -.18 -.16*** .20 .15*** .12 .09***

Talking time with 
parents2 -.07 -.07** .10 .08** .07 .06*

Hanging out with 
friends1 .13 .12*** -.21 -.16*** -.15 -.12***

Hanging out with 
friends2 .07 .07** -.13 -.11*** -.10 -.09***

Happiness .28 .17*** -.38 -.19*** -.26 -.13***

Friend
Support .26 .27*** -.28 -.24*** -.16 -.14***

Grit -.44 -.38***

F 64.44*** 61.66*** 117.11***

R .39 .38 .52
R2 .15 .14 .27

Durbin-
Watson 1.96 1.98 1.98

Table 5. Mediated effec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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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ß=-.07,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1(ß=.15, p<.001), 부모와
의 소통 시간2(ß=.08,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
1(ß=-.16, p<.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ß=-.11, 
p<.001), 행복감(ß=-.19, p<.001), 친구지지(ß=-.24, 
p<.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는 F=61.66,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4%로 나타났다. 
Model 3는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부모와의 소통 시간
1(ß=.09,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ß=.06, p<.05), 
친구들과 노는 시간1(ß=-.12, p<.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ß=-.09, p<.001), 행복감(ß=-.13, p<.001), 친구
지지(ß=-.14, p<.001), 그릿(ß=-.87, p<.001)는 공격성

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3의 모형적합도는 
F=117.1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7%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1과 
Model 3의 결과에서 친구지지가 그릿으로 인해 공격성
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이는 친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했다.

3.4.3 교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교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Model 1은 독립변수인 교사지지가 매개변수인 그릿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통제변수인 성별(ß=.09, p<.001), 부모와의 소통 시
간1(ß=-.13,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ß=-.06, 
p<.05), 행복감(ß=.15, p<.001), 교사지지(ß=.36, p<.001)
는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1의 모형적
합도는 F=97.3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1%로 나타났다. Model 2는 
독립변수인 교사지지가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ß=-.04, p< 
.05), 부모와의 소통 시간1(ß=.14, p<.001), 부모와의 소
통 시간2(ß=.08,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1(ß=-.07,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2(ß=-.07, p<.01), 행복감
(ß=-.19, p<.001), 교사지지(ß=-.25, p<.001)는 공격성
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는 
F=65.3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15%로 나타났다. Model 3은 매개변수
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부모와의 소통 시간
1(ß=.09, p<.001), 부모와의 소통 시간2(ß=.06, p<.01), 
친구들과 노는 시간1(ß=-.07, p<.01), 친구들과 노는 시
간2(ß=-.06, p<.01), 행복감(ß=-.14, p<.001), 교사지
지(ß=-.17, p<.001), 그릿(ß=-.37, p<.001)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됐다. Model 3의 모형적합도는 
F=113.81,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6%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1과 
Model 3의 결과에서 교사지지가 그릿으로 인해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이는교사지지와 공격
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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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path 1)

Model 2
(path 2)

Model 3
(path 3)

B β B β B β
Gender .09 .09*** -.05 -.04* -.01 -.00

Talking time with 
parents1 -.14 -.13*** .18 .14*** .12 .09***

Talking time with 
parents2 -.06 -.06* .10 .08** .07 .06*

Hanging out with 
friends1 .02 .02 -.10 -.07** -.09 -.07**

Hanging out with 
friends2 .02 .02 -.08 -.07** -.08 -.06**

Happiness .25 .15*** -.38 -.19*** -.27 -.14***

Teacher
Support .36 .36*** -.29 -.25*** -.14 -.17***

Grit -.44 -.37***

F 97.31*** 65.31*** 113.81***

R .46 .39 .51
R2 .21 .15 .26

Durbin-
Watson 1.93 1.94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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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ediated effects 3

3.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Sobel test)
그릿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먼저, 부모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Sobel 
test 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11.11, p<.001, 친구
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Sobel test 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11.52, p<.001, 교사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
서 Sobel test 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14.04, 
p<.001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그릿은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path Sobel test Statistic p

Parent support→Grit→Aggression -11.11 .000
Friend support→Grit→Aggression -11.52 .000

Teacher support→Grit→Aggression -14.0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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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Sobel test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한 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
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가 공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16]에서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부적 상관
을 보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2]에서도 부모와 교
사의 지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사
들이 학생들의 문제 상황을 공감해주고 소통 능력을 강화
하기 위해 교원연수 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부분을 직
접 시연해 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의 충분한 소통의 관
계형성에 필요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지지를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경청하는 방법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각종 복지관 등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 보는 요
리나 댄스를 함께 하여 서로 소통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의미가 있는 사회적 지지원(부모, 친구, 
교사)이 그들의 언어나 행동 등으로 인해 자녀의 공격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교사와 
부모 및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기대하는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3].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사
회적 지지원의 적극적인 지지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
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와 진로포부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그
릿의 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41]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에 어
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Chung et al.[42]
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사관계와 긍정적 친구관계는 그릿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맥
상통함을 볼 수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목표에 대해 끈기와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학
생들과 함께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
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 있다.

그릿과 공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9]에서도 그릿이 청
소년의 공격성과 주의집중 문제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청소년의 그릿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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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지 자원인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적
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
에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그릿의 매개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여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면 히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릿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릿의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성장과 발달의 추적이 가능한 연구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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