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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classroom variables on peer victimization through the use of multi-level models. 

The participants were 297 preschool children recruited from preschools. Teachers completed rating scales that assessed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Peer nomination was used to measure social preference and friendshi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ggression level of classrooms as well as social preference and friendship were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The findings 

imply that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social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before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for peer victimization 

are implemented.


▲주요어(Key Words) : 래 괴롭힘(peer victimization), 사회  수용도(social preference), 공격성(aggression), 친사회성(prosocial beha-

vior)

I. 서 론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또래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부정

적인 경험을 하는 일부 유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또래

들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하여 괴롭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이

다.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를 보면 유아기 또래 

괴롭힘 피해는 놀리기와 같은 일반적 피해, 때리기, 발로 차기

와 같은 신체적 피해, 나쁜 말하기, 흉보기와 같은 언어적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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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Alsaker와 Valkanover

(2001)의 연구에서 유아기 또래 괴롭힘 피해는 간접적 공격성,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기, 물건 빼앗기와 같은 소유물에 관련된 

괴롭힘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 빈도는 연령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Olweus(1991)의 연구를 

보면 8세에서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 빈도를 조사해본 결

과, 8세 때에 8% 이었으며 초등학교 시기에 점차 빈도가 감소

하여 16세가 되면 5% 정도로 나타났다. Alsaker와 Valkan-

over(2001)의 연구에서는 5~7세 유아들의 경우 10%가 피해 유

아들로 구분되었으며, 발달에 따라 피해 아동의 비율이 점차 감

소하여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5% 정도로 감소하였다(Olweu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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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초등

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소수의 외국연구를 

제외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종단적 연구결과를 보면 유아기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이 이후 발달의 부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Hodges et al., 1999), 유아기에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

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래 괴롭힘 피해에 관련된 변인으로 우선 유아 개인 차원의 

변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수용 및 친구관계가 또래 괴롭힘 피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수용은 유아가 속한 집단의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집단의 견해를 나타내는 집단 지향적인 

개념이다. 반면에 친구 관계는 이원적인 차원으로 두 명의 

유아들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의미한다(Hartup, 1996).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수용은 집단에서의 적응이나 

부적응 정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친구관계는 자아 존중감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Hartup, 1996). Gest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 수는 놀리기 및 뽐내기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부적으로, 또한 리더십과 유모 감각을 정적으로 예언해

주었으며, 사회적 수용은 집단 따돌림, 공격성, 파괴적 행동과 

정서적 문제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부적으로 예언해주었다. 

또래 괴롭힘 피해와 사회적 수용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의 정도가 낮은(Hodges et al., 1999) 것으로 보고되

었다. 두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결과를 보면, Boi-

vin과 Hymel(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 선호도와 또래 괴롭힘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erry 등(1988)의 연구에서는 긍정

적 지명과 또래 괴롭힘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지명

과 또래 괴롭힘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 되였다.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이점숙과 유안진(1998)의 연구에서 또래 

거부 정도는 직접적 및 관계적 괴롭힘 피해 모두와 관련성이 

나타났다. 양원경과 도현심(1999)에 의하면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또래보고, 교사보고 및 자기보고법의 모두에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점수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해 

보았을 때 거부집단 아동이 인기나 무시된 집단보다 괴롭힘의 

피해 정도가 더 높았다.

또래 괴롭힘 피해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피해 아동의 경우 특히 공격적인 피해 집단

(aggressive victim)의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친구 수가 

적었으며, 종단적으로 친구의 수는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예언

해주는 변인이었다(Hodges et al., 1999). 피해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친밀한 친구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

는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밀한 친구가 있는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Hodges et al., 1999). 

신재은(2000)에 의하면 남녀 아동 모두 친구의 수는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성이 있었으나, 남아만이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에 차이가 있었다. 최미경과 도현심(2000)은 괴롭힘 

피해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친구관계가 중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자 아동의 경우 또래 괴롭힘은 친구의 수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수용도 및 학업 능력에 대한 자아 지각에 

영향을 주었다.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보면, 친구는 행동이나 정서적 

조절 문제로 인하여 괴롭힘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가해 

아동들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가해 아동들은 자

신의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친구가 없는 

아동을 괴롭힘 피해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Hodges 

et al., 1999). 또한 친구관계가 또래 괴롭힘 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기술이 요구

되며, 이러한 기술이 괴롭힘 피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서를 규제하는 능력은 친구관계를 유지하

는데 뿐만 아니라(Parker & Gottman, 1989), 잠재적인 괴롭힘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인 차원의 변인뿐만 아니라 학급 차원의 변인

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 수 있는데, 또래 괴롭힘은 학급에서 

발생하는 집단 현상이므로 학급의 공격성수준은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급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또래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며, 개별 아동의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듯이 

학급별로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를 지지해주는 연구결

과를 보면 Hanish 등(2005)의 연구에서 학급의 공격성 수준을 

측정하고 유아 개인 수준의 또래 괴롭힘 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급 공격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 괴롭

힘 피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주는 학급 수준의 변인으로 

공격성과 함께 학급 차원의 친사회성을 들 수 있다. 학급의 친사

회성 수준이 높은 교실에서는 긍정적인 정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급에 소속된 유아들은 서로 친사회적 행동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Schwartz et al., 1998). 또한 

관찰학습이론에 근거해 볼 때, 학급에서 적응적이고 친사회적인 

유아들이 많은 경우 유아들은 이러한 행동을 직접 관찰하며 배울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Battistich 등(1995)의 연구가 이를 입증해주는데 

학급에서 유아들 사이의 친사회성 정도는 학교 차원에서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를 대상으로 이 시기의 또래 괴롭힘 피해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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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의 역기능을 반영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유아 개인 및 학급 차원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으로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유아 개인 차원 변인으로 사회

적 수용과 친구관계를 설정하고, 학급 차원 변인으로 학급 

수준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설정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는 학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적 수용과 친구 수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유아 개인 수준의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학급의 공격성 및 친사회

성 수준은 유아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다섯 곳의 유아교육기관의 만 

4~5세 유아 297명과 유아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 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 

166명(55.9%), 여아 131명(44.1%)이었으며, 연령은 만 4세 81명

(27.3%), 만 5세 216명(72.7%)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 

학급의 수는 전체 18개 학급이며 각 학급 당 유아들의 수는 

평균 17명이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 1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

으며, 담임교사의 경우 14명(77.8%)은 유치원에, 4명(22.2%)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였으며, 교사의 연령은 20대가 12명(66.7%), 30

대가 6명(33.3%)이었다. 교사의 경력은 6~10년이 10명(55.5%)

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가 7명(38.9%), 11년~16년이 1명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력은 4년제 졸업이 13명

(72.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연구 도구

1) 또래 괴롭힘 피해

Kochenderfer와 Ladd(1996) 및 Schwartz 등(2002)의 연

구에서 사용한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는 교사 설문지의 

문항을 사용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교사가 학급 유아들의 또래관계 피해 정도를 평정하는 4점 

척도이며 신체적 피해(예: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때린다.), 

언어적 피해(예: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놀린다.) 및 사회적 

배척(예: 다른 유아들이 이 유아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점수로 계산하여, 교사가 측정한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2) 학급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

유아의 공격성 및 위축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aFreniere

와 Dumas(1996)의 교사 보고용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

(SCBE: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척도

에서 하위 척도인 친사회성 10문항(예: 다른 유아와 협력한다.)과 

공격성 10문항(예: 다른 유아를 때리거나 물거나 발로 찬다.)을 

사용하였다. SCBE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하위영역별 Cronbach's α는 친사회

성 .86, 공격성 .83 으로 나타났다. 학급 차원의 공격성과 친사회

성은 학급 별로 전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성 평균 점수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수용 및 친구 수

유아의 사회적 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oie와 Dodge(1983)의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였다. 유아들에게 학급 전체 유아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나와 함께 잘 놀고 내가 좋아하는 유아 세 명’ 

및 ‘나와 잘 놀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유아 세 명’을 각각 지명하

도록 하였다. 각 유아가 학급의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및 

부정적 지명수를 합산하고 학급별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z점수를 계산한 후 긍정적 지명 z점수에서 부정적 지명 z점수를 

뺀 점수로 사회적 수용도를 계산하였다. 수용도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학급의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는 긍정적 지명에서 상호 지명한 유아의 수를 계산하여 

친구의 수로 계산하였다.

3. 자료 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표집된 유아들은 학급 내에 속해 

있는 위계적인 형태의 자료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HLM 6.0 프로그램(Raudenbush et al., 2004)을 사용

하였다.

HLM은 유아 개인 수준과 학급 수준 변인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HLM의 

첫 번째 단계는 종속변인 내에 유의미한 학급 간 변량이 존재하

는가를 검증한다. 이 단계에서 학급 간 유의미한 변량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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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평  균 표 편차 범  

유아변인 (N=297)

래 괴롭힘 피해

사회 수용도(z 수)

친구 수

1.47

-.00

.84

.45

1.47

.89

 1.00~3.00

-5.92~4.49

0.00~3.00

학 변인(N=18)

공격성

친사회성

1.64

3.05

.28

.20

1.10~1.99

2.78~3.48

<표 1>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고정효과 계  수 표 오차 t

학 평균

무선효과

학 수

유아수

1.476

표 편차

 .274

 .371

.070

분산

.075

.137

 21.009***

χ2

155.302***

***p<.001

<표 2> 무조건 모형 분석

다음 단계는 무선계수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통

하여 유아 개인 수준 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다. 

다음 단계는 준거로서 절편 모형(intercepts-as-outcome mod-

el)과 준거로서 기울기 모형(slope-as-outcome model)으로 

종속변인인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직접 

영향과 조절 영향을 검증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절편 모형만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표집된 

유아들이 학급 내에 속해 있는 위계적 형태의 자료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회귀분석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HLM 방법을 적용하

였다. HLM은 동일한 수준 내 변인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수준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다층모형 분석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범위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의 

평균은 4점 척도에서 1.47로 중간 이하의 값을 보이며, 친구 

수의 평균은 .84이며 연구 대상 유아들이 평균 1명 이하의 

상호지명 친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급의 공격성 평균

은 4점 척도에서 1.64로 낮은 공격성 정도를 보이며 친사회성 

평균은 4점 척도에서 3.0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다층 모형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 무조건 모형

무조건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아들의 또래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한 학급별 분산을 분석함으

로써 이후 모형에서 다른 독립 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무조건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의 전체 

분산 중 학급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학급 간 분산과 학급 내에 

유아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 내 비율을 알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수준 1 (유아 개인 수준 모형) Yij = βoj +ɤij 
수준 2 (학급 수준 모형) βoj = ɤ00 + u0j 

Yij : j번째 학급 i번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βoj : j번째 학급 유아들의 평균 또래 괴롭힘 피해

ɤij : j번째 학급에서 개인차에 의한 또래 괴롭힘 피해의 

분산

ɤ00 : 또래 괴롭힘 피해의 학급 평균

u0j : 학급 차에 의한 유아 또래 괴롭힘 피해의 분산 

<표 2>에서 고정효과를 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의 학급 평균

은 1.4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t=21.009, p<.001), 

무선효과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개인 수준 분산

과 학급 수준의 분산을 검증한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가 학급마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55.32, p<.001). 유아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학급수준의 변량은 .075이고, 유아개

인수준의 변량은 .137이었다. 또한 유아 또래 괴롭힘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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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 추정치 표 오차  t

유아수

사회  수용

친구 수

 

-.106

 .027

 

.036

.034

 

-2.932*

 .802

*p<.05

<표 3> 유아 수  변인을 추가한 조건 모형

계  수 추정치 표 오차 t

유아수

사회  수용 

친구 수

-.107

 .024

.033

.032

-3.237

.756

**

학 수

공격성

친사회성

 .710

-.363

.183

.261

 3.866

 -1.392

**

*p<.05

<표 4> 학 수  변인을 추가한 조건 모형

대한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즉 전체 분산에서 

학급수준 분산 차지하는 비율은 .353 이었다. 이는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가 64.63%[=.137/(.075+.137)]는 유아 개인차에 의해 

결정되고, 35.37%[=.075/(.075+.137)]는 학급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2) 연구문제 2: 조건 모형

무조건 모형에서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점수에 학급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건 모형 1에서 유아 개인 

수준 (1수준)에서는 사회적 수용과 친구 수를 설정하였고 이 변인

들은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여 교정된 평

균값을 아래와 같이 투입하였다.

유아수준 모형 (1수준) : Yij = β0j + β1j(사회적 수용) + β2j(친

구 수) + ɤij
학급수준 모형 (2수준) : βoj = ɤ00 + u0j

β1j = ɤ10 

β2j = ɤ20 

조건 모형 1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의하면 유아 개인 변인 중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수용이었으며(β=-.106, p<.001) 친구 수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모형 2에서는 학급 수준 (2수준)의 변인으로 학급차원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설정하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은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여 교정된 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투입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유아 개인 차원의 사회적 수용 및 친구 수를, 학급 

차원의 변인으로는 학급 수준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설정하

고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 대하여 학급별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 모형 분석에서 

각 수준의 변인들을 투입하지 않은 모델을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의 64.63%는 유아 개인차에 의해 결정

되고, 35.37%는 학급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유아가 어느 학급

에 속해있는가에 의해 또래 괴롭힘 피해가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유아 개인차의 변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

으나 학급 간의 차이도 비교적 높은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차원의 행동특성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 학급의 맥락을 함께 포함

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둘째, 연구문제 2에 대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에서 먼저 유아의 

사회적 수용도는 또래 괴롭힘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의 정도가 낮았

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또래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유아들의 경우 하루 일과 중 다른 유아들

에게 놀이에 빈번하게 초대되어 또래들과 놀이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으므로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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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수 있는 부적응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Hod-

ges et al., 1997). 반면에 사회적 수용이 낮은 경우 피해 유아를 

방어하거나 보호해주는 또래가 없으므로, 괴롭힘이 묵인되거나 

방조되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수용도는 유아가 대인 관계에서 보이는 공격성, 

위축성 및 친사회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공격성과 위축성의 정도가 낮고 

친사회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도가 높았다(Coplan et al.,  

2004; Egan & Perry, 1998). 이에 기초해 볼 때, 또래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유아들은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이 괴롭힘의 피해를 보호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유아 개인 변인으로 친구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아의 친구 수는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성이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유아기의 친구관계가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보호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령기가 되면 사회적 관계

의 30% 이상이 또래와의 관계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친구관계

도 복잡성이 증가하고 밀접해지게 된다(Hanish et al., 2005). 

이에 비하여 유아기의 친구관계는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므로 

비교적 친구관계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발달에 

따른 친구관계 개념의 변화를 보면 유아기 친구관계는 일시적이

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함께 노는 놀이 상대의 역할을 한다(New-

comb & Bagwell, 1995). 학령기 이후가 되어야 친구관계를 

통하여 아동들은 안정감, 지원받기 및 친밀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친구관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유아기 상호 지명된 친구 수가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Howes & Phillipsen, 1992; Ladd 

et al., 1996)에 기초하여 상호 지명된 친구의 수에 초점을 두었

으나, 친구관계에서 친구 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친구의 행동특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아들의 사회적 행동에서 유사성이다.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아동들은 행동특성, 태도 및 능력과 같은 측면에서 서로 유사했

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친구 사이인 아동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친밀하게 지내면서 더욱 증가하게 된다(Haselager et al., 1998). 

예를 들어, Snyder 등(1997)는 유아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

에서 공격성 정도가 높은 유아들 사이에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친구관계 경험이 유아들의 공격성 정도를 증가시키게 

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해 유아가 친구관계를 맺고 있다면 

친구 역시 피해 정도가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에 기초해 

볼 때 친구가 보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 친구관계는 어린이집에서와 같이 부모가 없는 상황

에서 유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며(Howes & Phil-

lipsen, 1992), 새로운 학급에서의 적응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Ladd et al., 1996) 것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도와주

는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위험 상황에서 친구관계의 보호적 기능을 심

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친구 수뿐만 아니라,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와 친구관계 질(friendship quality)이 어떠하며, 친구의 

행동 특성과 같은 다차원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급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먼저 학급 수준의 공격성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학급 수준의 공격성은 유아

의 또래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원적인 관계로 제한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학급 맥락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교사로부터 

공격성에 대한 조절과 또래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내면화하게 되지만 공격성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유아기는 공격성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이다(underwood, 2003). 

유아기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분노를 통제

하며 감정이입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공격성은 감소하게 

된다. 사회학습이론의 견해에서 보면 유아들은 또래들의 공격성

에 주의하고 인지하는 관찰 학습 과정을 통하여 공격성을 습득

하게 되고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공격성 정도가 높은 학급의 

경우 이 학급에 속한 유아들은 또래 괴롭힘 가해 유아들이 보이

는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빈번하게 관찰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동을 통하여 또래 괴롭힘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학급의 공격성 정도가 높다는 것은 학급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에 대한 담임교사의 제한과 규칙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음

을 의미할 수 있고 학급의 유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경우

에 이를 통하여 피해 유아에 대하여 괴롭히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도 있을 것이다.

학급 수준의 공격성과 함께 다른 변인으로 설정된 학급의 친사

회성 수준 학급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친사회성 수준은 

유아의 또래 괴롭힘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Kellam 등(1998)의 연구를 보면 학급에서 “Good 

Behavior Game"과 같이 협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보상

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친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의해 

학급 수준의 공격성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중재해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기초해볼 때,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급 평균 친사회성 

수준이 또래 괴롭힘의 정도를 낮추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Kellam et al.,(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학급 차원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의도적으로 개입된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적

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보고법을 사용하여 학급 유아들의 친사

회성 정도를 측정하였으나, 이는 학급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분위기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교사 

보고법 뿐만 아니라 관찰법을 사용한 다면적인 방법으로 학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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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적 분위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Howes

(2000)의 연구에서는 또래놀이척도(Peer Play Scale)를 사용

하여 유아들의 놀이 상호작용수준을 관찰하고, 교사가 보고한 

교실 행동 척도(Classroom Behavior Inventory)와 교사-유아

관계(Student-Teacher Relationship)를 사용하고 이 세 가지 

척도의 점수를 합산하여 유치원 학급의 사회적 분위기를 측정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또래 괴롭힘 피해를 유아 개인 수준

에서 관련된 변인들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각 유아들이 속한 

모든 학급에 동일하게 일반화하는 경우 학급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간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

는 교사가 학급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피해 유아의 개인 차원에서 개입뿐만 아니라 각 학급 구성원 

행동특성의 집합적인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급 차원의 변인으로 

학급 수준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을 설정하였으나, 이러한 변인들 

이외에도 담임교사의 태도 역시 학급 차원의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Chang(2004)은 학급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차이

는 교사가 어떤 접근을 취하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Ro-

land와 Gallaway(2002)도 학급교사의 태도가 집단 괴롭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교사들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무시하고 간과할 때 이것이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으로 전달되며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 차원과 학급 

차원의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만을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두 

차원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학급 

차원 변인들의 중재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를 상호 지명한 친구 수만으로 계산하여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친구관

계 질과 같은 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친구관계의 영향을 측정하

는 추후연구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8(1), 153-165.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7. 

이점숙․유안진(1998).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다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1), 

197-121.

최미경․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1), 85-106. 

Alsaker, F., & Valkanover, S. (2001). Early diagnosis and 

prevention of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175-195). N.Y.: Guilford Press.

Battistich, M. V., Solomon, D., Kim, D., Warson, M., & 

Schaps, E. (1995). Schools as communities, poverty 

levels of student populations, and students' atti-

tudes, motives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

lysi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32(3), 627-658.

Boivin, M., & Hymel, S. (1997). Peer experience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Chang, L. (2004). The role of classroom norms in con-

textualizing the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behav-

iors to peer accept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691-702.

Coie, J., & Dodge, K.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ill-Palmer Quarterly, 29(2), 261-281.

Coplan, R. L., Par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

flicted-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

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Gest, S. D., Graham-Bermann, S. A., & Hartup, W. W. 

(2001). Peer experience: Common and unique fea-

tures of number of friendships, social network cen-

trality, and sociometric status. Social Development, 

10(1), 23-40. 

Hanish, L. D., Ryan, P., Martin, C. L., & Fabes, R. A. 

(2005). The social context of young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4(1), 2-19.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

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Haselager, G. J. T., Hartup, W. H., Van Lieshout, C. F. 

M., & Riksen-Waleaven, J. M. A. (1998). Similarities 

between friends and nonfriends in middle child-



8 한국가정 리학회지 : 제 27권 6호 2009

- 20 -

hood. Child Development, 69(4), 1198-1208. 

Hodges, E. V. E., Boivin, M., Vit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i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

tal Psychology, 35(1), 94-101.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

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

mental Psychology, 33(6), 1032-1039.

Howes, C. (2000). Social-emotional classroom climate in 

child care,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cond grade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9(2), 

192-204.

Howes, C., & Phillipsen, L. (1992). Gender and friendship: 

Relationships within peer groups of young children. 

Social Development, 7(3), 340-349.

Kellam, S. G., Ling, X., Merisca, R., & Brown, C. D. H., 

& Ialongo, N. (1998). The effect of the level of ag-

gression in the first grade classroom on the course 

and malleability aggressive behavior into middle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165-185.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

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

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3), 267-283.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

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d three to six: 

The short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69-377.

Newcomb, A. F., & Bagwell, C. L. (1995). Children's friend-

ship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2), 306-347.

Parker, J. G., & Gottman, J. M. (1989).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in a relation context: Friendship inter-

action from early childhood adolescenc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Y.: Wiley.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

gression (pp. 411-448). Hillsdale, NJ: Earlbaum. 

Raudenbush, S. W., Bryk, A. S., Cheong, Y. F., & Congdon, 

R. T. (2004). HLM 6: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Roland, E. & Gallaway, D. (2002). Classroom influences 

on bullying. Educational Research, 44(3), 299-312.

Schwartz, D., Farver, J. M.,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1), 113-125

Schwartz, D., McFadyen-Ketchum, S., Dodge, K. D., Petit, 

G. S., & Bates, J. E. (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87-99. 

Snyder, J., Horsch, E., & Childs, J. (1997). Peer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Affiliative sources and the shap-

ing of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145-156. 

Underwood, M. (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Y: 

Guilford Press. 

□   수  일 : 2009년 09월 14일

□ 심  사  일 : 2009년 10월 05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18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sRGB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fals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fals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6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2.0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6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2.0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198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tru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