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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갈등,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기 2차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조사 시점에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다

문화청소년 1,53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술 분석과 상관분석 및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로 매개효과와 Bootstrapping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갈등

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족갈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하였다. 즉 다

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다문화청소년, 가족갈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 The analysis 

data used the data of the '2nd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020' survey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t the time of the survey, 1,533 multicultural adolescents enrolled in the fif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as samples. The analysis method was verified for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by techn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with 

mediating effect and bootstrapp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family conflict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 nega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Second, self-esteem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policy 

alternatives and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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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는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 수 또한 급격히 증가

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

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7.4%인 12,533

명이 늘어 2024년 181,178명으로 전체 학생(9~24세) 

5,218,000명의 3.5%를 차지한다[1]. 이렇듯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사

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핍 관점에서 문제점

을 설명하기보다는 다문화적 특성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력을 살펴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제

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아동행복지수 생

활시간 조사’를 실시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청소년

(초∼고2 학생) 1만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5.3점이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도했다[2].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1차 데이터

[3]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4점 만점) 평균값은 

3.345점으로 나타났고 2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3.251점으로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집단을 비교한 기존 연구들에

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다문화청소년

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4,5]. 이처럼 다문화청소

년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조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란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이자 가치이

며 정서적 행복함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6,7]. 청소년기

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성인기까지의 삶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8] 생활 사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하므로[9],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

요하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따돌림, 편

견, 차별, 갈등 등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받음으

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

로 밝히고 있다[10-12],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처럼 낮은 삶의 만

족도는 다문화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걸

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만족도에 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족 갈등을 들 수 있다. 가족 갈등은 부모님과 형

제･자매와의 갈등에 놓여 있고 부모님의 불화 등에 노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청소년은 부모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에 따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성장해 만난 부모님의 문제와 언어 및 풍습 

등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겨내야 할 많

은 문제를 이미 갖고 출발하게 된다[10,13]. 이에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관련성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의 구성요소인 부부 갈등

은 가정을 긴장,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부모가 느끼는 적

대감과 스트레스 등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자

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그 결과 자녀는 

불안, 비행, 우울,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정서적･행동

적 문제를 불러오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선행연구[15,16]에서 말

하고 있다. 즉, 부모 및 형제･자매와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가

치관이 변화하고 혼동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잘 넘길 가능

성이 높다고[17]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은 가족 내

에서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형제･자매간 갈등을 겪게 되

면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

에 없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은 청소년기 이

후 성인기까지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격동과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경향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와의 마찰과 갈등이 빈번하고[18],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점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

화될 수 있다[19]. 다문화청소년은 아버지가 한국이고 어

머니가 외국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

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 갈등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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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이에 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삶의 만족도 외에도 부정적인 자아 형성과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

로[20] 자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존감이라고 불리며, 자아개념, 자아

상, 자기평가 등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자

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

는 지표이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신

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품을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가족환경 및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부관계와도 관련이 된다. 

부모 관련 변인 중에서 부부관계는 가정생활의 질을 결정

짓는 요소이며[22], 특히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부 갈

등과 부모-자녀간의 가족 내 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

에 중요한 역할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23-25].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26.27]한 결과에서 부부 갈등과 부모-자녀 갈등은 자아

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낮

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청소년보다 가정환경이 더 열

악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가족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예

측하는 데 좋은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28].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상태로서 여러 가지 발달적 

위기를 맞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과도

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혼란 등을 완화시켜 주지만

[29], 자아존중감의 결여는 삶의 만족도 외에도 다양한 정

서 및 행동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한다. 초기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연구[30]한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도 또한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

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긍정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

여 검토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최근 다문

화청소년의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

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 한다. 이를 분석하여 실천적이고 정책

적인 개입 방법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간이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밑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

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Fig. 1. Proposed Model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조사한 2020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기 2

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2020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2023년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2,27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본 연구의 연

구대상자는 다문화 중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 아버지가 한

국인 자녀 1,533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최종 표본으로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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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도구

2.3.1 삶의 만족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 

et al.[31]의 ‘청소년발달지표조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

를 인용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에 수록된 문항들을 

활용했다. 전체적으로 문항 내용은 ‘나는 사는 게 즐거

움’,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함’의 총 3문항으로 구

성되었고,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

는 .787로 나타났다. 

2.3.2 가족 갈등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PS 

[32]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족 갈등 척도

의 질문내용은 현재 걱정거리로 ‘부모님 사이의 불화(부

부싸움 등)’,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 등 총 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1=전혀 걱정하

지 않는다 ∼ 4=매우 걱정한다)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가족 갈등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는 .852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33]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Paik et al.[34]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를 다문화청

소년패널 2기 조사에서 활용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함’ 등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인 Chronbach’s α 

계수는 .816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

요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을 살펴보았다. 셋째,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29]. 마지막으로 

Bootstrap 기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와 유

의성 검증을 실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응답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성

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807명(52.6%)이고 ‘여학생’ 726

명(47.4%)의 비율을 보인다. 자신의 주관적인 성적 수준

은 ‘못한다’ 138명(9.0%), ‘보통이다’ 815명(53.2%), ‘잘

한다’ 580명(37.8%)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못한

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34세 이하’ 448명(29.2%), ‘35∼39세’ 527명

(34.4%), ‘40∼44세’ 316명(20.6%), ‘45세 이상’ 242명

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807 52.6

Women 726 47.4

level

can’t 138 19.0

normal 815 53.2

good 580 37.9

mother’s age

34 years old and under 448 29.2

35 to 39 years old 527 34.4

40 to 44 years old 316 20.6

45 years of age or older 242 15.8

father's age

44 years old and under 184 12.0

45 to 49 years old 434 28.3

50 to 54 years old 584 38.1

55 years of age or older 331 21.6

mother’s 

country

China (Han Chinese and other 

ethnic groups)
282 18.4

China (Korean) 155 10.1

Vietnam 608 39.7

Philippines 175 11.4

Japan 114 7.4

other 199 13.0

a day's 

conversation 

with my 

mother

Less than 30 minutes 356 23.2

More than 30 minutes to less than 

1 hour
358 23.4

More than 1 hour to less than 2 

hours
280 18.3

for more than two hours 539 35.2

income

hard 424 27.7

normal 971 63.3

good 137 8.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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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44대 이하’ 184

명(12.0%), ‘45∼49세’ 434명(28.3%), ‘50∼54세’ 584명

(38.1%), ‘55∼59세’ 248명(16.2%), ‘60세 이상’ 83명

(5.4%)으로 어머니의 연령과 다르게 ‘50∼54세’의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루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30

분 미만’ 356명(23.2%), ‘30분 이상∼1시간 미만’ 358명

(23.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80명(18.3%), ‘2시

간 이상’ 539명(35.2%)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은 

‘중국(한족, 기타 민족)’ 282명(18.4%), ‘중국(조선족)’ 

155명(10.1%), ‘베트남’ 608명(39.7%), ‘필리핀’ 175명

(11.4%), ‘일본’ 114명(7.4%), ‘기타’ 199명(12.9%)으로 

본국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 국가의 비율이 제일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국가분포도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주관적인 가정경제 수준은 ‘어렵다’ 

424명(27.7%), ‘보통이다’ 971명(63.3%), ‘잘 산다’ 137

명(8.9%)으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

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가

족 갈등은 평균 1.767(표준편차=.762)을 보여주고 매개

변수인 자아존중감은 평균 3.239(표준편차=.544)를 보여

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3.253(표준편

차=.551)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측정변수는 왜도와 첨도

의 절대값이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뤄 이

후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1,533)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family conflict 1 4 1.767 .762 .904 .214 

self-esteem 1 4 3.239 .544 .408 .661 

life satisfaction 1 4 3.253 .551 .459 .503 

3.3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

도와 가족 갈등은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r=-.251, p<.01), 

자아존중감(r=.575, p<.01) 변수와는 정적인 상관을 각각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가족 갈등(r=-.233, p<.01)과 부적

인 상관을 보여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family conflic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family conflict 1 　 　

self-esteem -.233** 1 　

life satisfaction -.251** .575** 1

**p<.01

3.4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5]

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

하였다. PROCESS MACRO 분석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와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값을 가지고 유의성 

검증한다. 이때 LLCI는 신뢰구간 하한값, ULCI는 신뢰구

간 상한값을 의미하며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0’보다 작고 

상한값이 모두 ‘0’보다 크면 간접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4.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둘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4에 기술하였다. Model 1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Model 2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이다. Model 3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이다. 

먼저, Model 1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

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접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부모님, 형제자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모델 1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확률은 95% 신뢰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Effect= -.167, t= -9.394, 

p<.001). 

Model 2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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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직접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부모

님 사이의 싸움이나 불화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모델 2에서 다문화청소

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확률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Effect= -.181, t= -10.132, p<.001).

Model 3에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Effect= .553, t= 25.663, p<.001). 즉, 다문화청소

년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

식할수록 사는 것이 즐겁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모델 3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

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유의확률은 95%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델 3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는 종속변수를 34.5% 설명하고 있다. Model 1- Model 2

까지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 효과와 

Model 3의 매개효과까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

감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Table 4.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ath Effect SE t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Model1 ① → ② -.167 .018 -9.394*** -.201 -.132

Model2 ① → ③ -.181 .018 -10.132*** -.216 -.145

Model3
① → ③ -.123 .015 -5.788*** -.119 -.059

② → ③ .546 .022 25.663*** .511 .595

***p<.001, ① family conflict, ② self-esteem, ③ life satisfaction 

3.4.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앞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

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

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표

본을 5000번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Table 5), 다문화청

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092로 나타났

다. 이와 함께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 하한값인 

Boot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값이 

-.116∼신뢰구간 상한값인 Boot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값이 -.071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path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1) → 2) → 3) -.092 .011 -.116 -.071

1) family conflict 2) self-esteem 3) life satisfaction 

Table 5. Bootstrapping Analysi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 2기 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문화청

소년 중 아버지가 한국이고 어머니가 외국인 가정에 성장

하고 있는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1,533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

하는 가족 갈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Effect= -.181, p<.001). 이는 다문화청소년

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10].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갈등 관계이면 자녀의 삶의 만족

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36].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

등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가족 갈등의 발생을 줄이려고 하는 가정 내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

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를 발견하였다. 구체적

으로, 다문화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자매와 서

로 갈등 요인에 노출될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 자아존중감 낮아지게 된다. 다문화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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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여 삶의 만족

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초기 청소년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한 Kim[14]의 결과에서 가족 갈등의 지표

인 부모의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중학생의 자아존중

감이 초기 청소년보다 낮다고 하여 본 연구와도 맥을 같

이 한다. 또한 모-자녀 간 갈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연구한 Yoon & Choi[23]의 결과에서도 어머니가 자녀

를 방임하거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

자녀간 갈등은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하여 동일성을 갖는다. 청소년의 부모간 갈

등 빈도가 많으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데 이

는 초･중･고등학생 모두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

장하여[37] 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

스러워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38-40]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2016년 다문화청

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28]에서 다문화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긍정요인으

로 설명하고 있어 서로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

을 정리해 보면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갈등과 삶

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교량 역할을 하여 

부분매개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

사회와 학교 및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조기교육

과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고

조되고 있다. 청소년은 가족 갈등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

적으로 판단하거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어 긍정적인 발

달을 저해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기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각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와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에 기능적인 가족 의

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가족의 협동심을 길러주고 가족 간의 마음과 감

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줄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

다. 또한 가족 갈등은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다름

을 인정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 상담 프

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청소년센터 등에서 진행

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

로 산업체나 마을공동체에서 매년 필수교육으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형

제자매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위클래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다문화센터 등에서 접근하기 쉽고 현실적인 다

양한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

이다. 그 결과, 다문화 가족간 갈등이 줄게 될 것이며 이

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생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각 문화 알리기 프로그램을 매

달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지속적

인 상담을 학교 위클래스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

센터에서 진행하고 3세대 가족 상담 진행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쉽

게 접할 수 있는 우리말과 문화교육을 위해 지역주민 및 

대학생 멘토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

은 학년이 상향될수록 우리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41]. 이는 다문화청소년

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자

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청

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한 시민사회로 변화해야 하며 다문화가정을 바라보

는 시선도 개선되는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더 요구된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와 비다

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문화와 비다문화롤 구분하는 순간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이 불명확하게 되어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바

라보는 시선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엄마의 

나라를 방문하고 그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지자체에서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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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

하면 어머니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어머

니는 우리 말과 문화를 익히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

적으로 배움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찾아

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다문화 가정 전

문가를 양성할 것을 요구한다. 다문화 가정 전문가는 그 

나라의 문화 및 언어를 습득하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 상

담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성할 필요

성이 있다. 다문화 가정 전문가는 다문화청소년과 그 가

정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그들을 지지해 주어 가족 갈등

을 완화시키는데 조력자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것

이다. 그럼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내 갈등이 줄고 자아존

중감은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다문화청소

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역사탐방프로그

램 개발을 권장한다. 우리의 역사를 알게 되면 한국인이

라는 자긍심이 생겨 소속감이 높아지고 학교에서는 또래

와의 관계에서 위축됨이 없어지고 관계성이 좋아져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걱정

거리를 덜어주고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다

문화 수용력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는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

이나 연극반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

가는 서비스로 공연하면 나눔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자

긍심이 생겨 자아존중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

널 데이터라는 2차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가족 

갈등에 포함된 지표의 다양성을 갖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가족 갈등 지표의 다양성을 

갖춰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패

널 2차 2기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

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어떤 변화

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

로 조사대상자의 내면을 깊이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

다. 이후 연구에서는 통합연구로 양적과 질적의 부족 부

분을 서로 보완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의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는 다양할 수 있는데 몇 개의 변수

만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추

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

양한 변수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

는 가족 갈등과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삶의 만

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낸 것에 의미를 갖

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족 갈등과 삶의 만족도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개입을 위한 이론적 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

화청소년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데 이

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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