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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gender-specific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191, 4th and 5th graders and their
mother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ctive coping strategies
explained boys’ aggressive behaviors, (2) mother’s warm-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s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explained boys’ delinquent behaviors, (3) mother’s warm-encouragement parenting behaviors explained
boys’ withdrawn behaviors, and (4) mother’s mediation-supervision parenting behaviors and negative emotionality
explained girls’ aggressive behaviors. In conclusi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have gender-specific influence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주제어(Key Words) :외현화 행동문제(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내면화 행동문제(internalizing behaivor
problem),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스트레스 대처행동(stress coping strategies)

목 차

Ⅰ. 서론 Ⅳ. 논의및결론
Ⅱ. 연구방법 참고문헌
Ⅲ. 연구결과

Corresponding Author : Yeonhee Kwo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4668   Fax: +82-2-363-8877   E-mail: imkyh100@naver.com

◀ ▶



2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3호, 2010

- 2 -

Ⅰ. 서론

아동의 행동문제는 주변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Kauffman, 1981), 이로인해심리적, 정서적으로

적응을하지못하면성장한이후에도많은문제를초래할우

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동문제의 관련 변인에 대

한탐색이꾸준히진행되어왔다(김선희, 김경연, 1999). 특히

아동기부터 지속되어 온 행동문제는 청소년기에 심각하게

표출될수있으므로(Morita, Suzuki, & Kamoshita, 1990)

청소년기의행동문제를조기에예방하기위해서는행동문제

가만성화되기전인아동기에초점을맞추어살펴볼필요가

있다.

아동의행동문제에 향을주는요인은크게대인간요인

과 개인내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화에 관심

을가진연구자들은대인간요인으로서아동이최초로접하

는 사회적 맥락인 가족 체계에 주목하 고 특히, 부모의 양

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크게 관련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애정적이지 않고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행동

은행동문제를야기하며(이경주, 신효식, 1998), 부모가아동

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 및 통제를

많이보이며, 강압적또는회피적양육행동을보일수록아동

은사회적관계에서더공격적으로행동하거나(MacKinnon-

Lewis, et al., 1994), 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이는 등

(LaFreniere & Capuano, 1997) 사회적으로부적절한행동문

제를나타내는경향이있다. 또한부모의행동적, 심리적통

제는아동의내면화와외현화된문제와관련이있었는데언

어를통해아동의느낌과사고를조정하는심리적통제는내

면화된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Barber, Olsen, & Shagle,

1994). 반면에온정적이고행동적으로통제하는부모의자녀

는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문제를 덜 보 다(Bulkley &

Chao, 2003).

한편, 아동의행동문제에중요한개인내요인으로는아동

의정서조절및스트레스대처행동을들수있다. 정서조절

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적인 각성 상태를 조절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억제하는능력을의미한다(Eisenberg,

et al., 1997). 타인과상호작용할때자신과타인의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이러한

능력은성인과마찬가지로아동기의대인관계에서도중요한

사회적 기술이고, 아동들은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한다. 정서지능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탐

색한연구(황혜정, 1997)에서는정서지능의하위요인중에서

도감정조절및충동억제가정서및행동문제를예측하는변

인으로보고되었다.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

시에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임으로써 공격성 등의 문제행

동을나타낼수있다(김지현, 박경자, 2006; 박혜경, 박성연,

2002; Eisenberg, et al., 1999). 또한사회적인경험에대한

두려움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아동은 대인관계를 형성하

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행동억제를 나타내어 또래관계

에서도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된다(노서연, 2003; Calkins,

1994). 같은 맥락에서 Cassidy, Parke, Butkovsky와

Braungart(1992)도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

적이거나위축된행동, 사회적적응문제등이정서와관련된

다는점을보고함으로써자기자신이나다른사람의정서를

이해하고그에대해적응적으로대처하는것은또래집단과

사회적관계형성에중요한요소임을강조하 다.

행동문제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를@고찰하기에 앞

서스트레스의정의를먼저살펴보면, 스트레스란개인의적

응적인반응을요구하는내적또는외적자극으로정의내릴

수있다(Compas, 1987). 이러한스트레스는인간의출생과

더불어전생애에걸쳐불가피하게겪게되는생활의일부분

이라고볼때스트레스를완전히제거한다는것은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경험

하더라도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향을 적게 받으며 스트레

스로인한행동문제를덜보이는개인에대한의문을제기하

게되면서(Compas, Malcarne, & Fondacaro, 1998), 스트레

스 자체 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와

관계된대처행동의중요성에더많은관심을기울이게되었

다. Lazarus와Folkman(1984)은이러한스트레스에대한대

처는 자신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 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O’Brien,

Margolin과 John(1995)은부모의결혼갈등이라는스트레스

상황에서아동의대처행동과적응을살펴본결과아동이문

제중심대처행동중사회적지지를촉진시키는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부적응 수준이 감소하 다고보고하 다. 청소년

을 대상으로 대처행동을 살펴본 Griffith, Dubow와

Ippolito(2000)의연구에따르면, 문제중심대처행동은청소

년의낙관적인적응을예언하는한편, 정서중심대처행동은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박경순(1999)은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대처양식과우울간의관계를알아보았는데, 수동

적대처를많이사용하는아동은능동적대처를많이사용하

는 아동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아와

정문자(2001)는 학령기아동의스트레스대처행동과행동문

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동이 소극/회피적 대처

행동을많이사용하고사회지지추구적대처행동을적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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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 공격적 대처행동

을많이사용하고사회지지추구적대처행동을적게사용할

수록외현화행동문제를많이나타낸다고보고했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한 개인내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살펴본 변인으로 아동의 성을 들 수 있다. 아동

의성에따른행동문제의차이에대해서는연구마다입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몇몇 선행연구들은 행동문제의 유

형과발생빈도가아동의성에따라차이가있다고보고하고

있다(김선희, 김경연, 2001; 이현정, 1997; Eme, 1979).

DSM-III-R에따르면 18세미만의집단에서나타나는행동

장애는 남아가 약 9%, 여아가 약 2%로 나타났다. 또한

Martin과 Hoffman(1990)도 전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문제를 조사한 결과 약 4-8% 정도가 행동장애를 보

으며, 이 중남아가여아보다평균 3배정도더많은것으로

보고하 다. 행동문제의유형에있어서도남아는공격성, 비

행과같은외현적행동문제를주로보이는반면여아는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주로 보인다(한미현,

1996). 그러나행동문제의성차를보고한연구들과는다르게

몇몇 연구들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 보고하 다. 즉, 이들 연구에 따르면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여아와 남아 간의 성차가 없으며(Dishion,

Duncan, Eddy, Fagot, & Fetrow, 1994; Rowe, Vazsonyi,

& Flannery, 1995), 우울성향에서도성차가유의하지않았

다고보고하 다(권 옥, 이정덕, 1999; 심희옥, 1997).

하지만이처럼단순한기술통계에서아동의행동문제에

성차가없는것으로나타날수있지만, Kim, Hetherington

과Reiss(1999)가제안한것과같이아동의행동문제와다른

가족변인간의관계를살펴볼경우에는아동의성을고려해

볼필요가있다. 이는아동의행동문제와이에 향을미치

는 다른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그 인과적 관계가 아

동의성에따라다른경로를보인전연진과정문자(2003)의

연구, 학령기아동의행동문제유형에따른위험요인과보호

요인을 살펴본 김선희와 김경연(2001)의 연구, 그리고 유아

부터초기아동기까지남녀아동의외현화행동문제의변화

율이 다른 결과를 밝히면서 아동의 성에 따라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 경로가 다를 수 있다고 제안한 Cold, Mott와

Berman(2002)의결과를통해서도지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행동문제는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행동문제와 각각의 변인

들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 한편, 몇몇 연구들이 일부 변

인들 간의 중재적인 역할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변인들

이아동의행동문제에미치는 향에대해체계적이고구체

적인이해를하기위해서는아동의성을구분하여어머니의

양육행동, 정서조절및문제중심적스트레스대처행동의각

변인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밝

히고, 이변인들의상대적 향을비교해볼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학령기아동을대상으로어머니양

육행동, 아동의정서조절및스트레스대처행동이아동의행

동문제에미치는 향을아동의성에따라구분하여알아보

고자 한다. 이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체

계적이고포괄적이해를가능하게할것이며, 나아가행동문

제를보이는아동을도와주고자하는교사및부모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목적및필요성을갖고

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 다.

1. 어머니양육행동, 아동의정서조절및스트레스대처행

동이남아와여아의행동문제에미치는상대적 향력은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4개의 초등학

교를임의선정하여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아동총 191명

(남아 87명, 여아 104명: 4학년 97명, 5학년 94명)과그들의

어머니를대상으로하 다. 연구대상으로초등학교4, 5학년

을선정한이유는 12세를기점으로아동의행동문제유형이

청소년 행동문제 유형으로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

(Achenbach, 1991)와함께이시기가질문지보고방법이가

능한연령이라는판단에기초한것이다.

본 연구대상의인구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먼저대상

아동의성별구성은남아87명(45.5%), 여아 104명(54.5%)로

여아가더많았고, 학년별구성은4학년이97명(50.8%), 5학

년이 94명(49.2%)으로 비슷하 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

면, 아버지의69.7%, 어머니의50.6%가40대 다. 부모의학

력에서아버지는대졸이 34.0%, 고졸이 32.5% 고, 어머니

는 주로 고졸(53.9%)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일반사무직

(26.2%)이가장많았고그다음은자 업(51.8%)이었다. 어머

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고(52.4%), 그 다음은 시

간제 취업(22.0%)이었다. 가계의 월수입은 200만원대

(26.7%)와300만원대(25.4%)가많았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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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지현과 박경자

(2006)의어머니양육행동도구를수정·보완하여사용하

다. 이 도구는 온정·수용(10문항), 비일관적 훈육(7문항),

신체적체벌(5문항), 관리·감독(6문항)의4개의하위 역으

로 구분이되며 총 28문항이다. 어머니들은각문항에나타

난 양육행동을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지를‘전혀 사

용하지 않는다(1점)’에서‘자주 사용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 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온정·수용이.84, 관리·감독이.71, 비일관

적훈육이.75, 신체적체벌이.72 다.

2) 아동의정서조절

아동의정서조절능력척도는Shields와 Cicchetti(1995,

1997)가 개발한 교사 및 부모용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의척도를예비조사를통해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부정적정서성 6문항과조절 10문항

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는 아동이 각 문

항에나타난특성을보이는지를‘전혀그렇지않다(1점)’에

서‘정말그렇다(4점)’까지의 4점척도로평정하 다. 각 하

위차원의내적합치도계수Cronbach α는부정적정서성이

.73, 조절이 .70이었다.

3) 아동의스트레스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진아와 정

문자(2001)가 수정·보완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척도중적극적대처행동 5문항과사회지지추구적대

처행동5문항, 총 10문항만을사용하 다. 아동은각문항에

대해‘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항상그렇다(4점)’의4점

척도로 평정하 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내적

합치도계수Cronbach α는적극적대처행동이 .82, 사회지

지추구적대처행동이.64이었다.

4) 아동의외현화및내면화행동문제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면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Achenbach(1991)에의해개발된CBCL을오경자, 이혜

련, 홍강의와하은혜(1997)가한국어판으로개발하여표준화

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의 자기 보고형(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을사용하 다. K-YSR은사회

능력 척도와 행동문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외현화행동문제와내면화행동문제를중심으로살펴보고

자 하 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61문항만을 사용하 다. 외현

화행동문제는비행 12문항, 공격성 19문항의총 31문항, 내

면화행동문제는위축7문항, 신체증상9문항, 우울·불안14

문항의총 30문항으로되어있다. 아동은각문항에대해지

난6개월동안에보인행동문제들에대해‘전혀아니다(0점)’

에서‘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 다. 본 연구

에서사용된K-YSR의내적합치도계수인Cronbach α는외

현화행동문제가.86, 내면화행동문제가.86으로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조사는서울과경기도신도시에위치한4개의초등학교

4학년, 5학년아동191명과그들의어머니를대상으로실시하

다. 아동용질문지는연구자가각학급을방문하여실시하

다. 질문지응답에소요된시간은평균35분이었다. 어머니

용질문지는아동용질문지를실시한후담임교사를통해어

머니에게 전달하 다. 담임 교사에게는 아동들이 어머니용

질문지를갖고오는것을상기할수있도록질문지수거에대

한협조를부탁하 다. 어머니의솔직한대답을유도하기위

해회수시에는 봉하여회수하도록하 다. 총 244부의질

문지를 배부하 으나 회수된 것은 211부 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있는질문지를제외하여분석가능한것이191부 다.

4. 자료 분석

수집된자료는SPSS 12.0 윈도우용프로그램을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

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

준편차를산출하 다. 그리고각변인들의점수가성에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 다. 또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성에 따라 나누어

Pearson의적률상관계수를구하 다.

둘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각변인이아동의외현화, 내면화행동문제에미치는

상대적 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결과 대인간 요

인(어머니양육행동)과개인내요인(아동의정서조절과스트

레스대처행동) 모두에서유의한상관을보인행동문제를중

심으로남녀집단별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연구에서측정한아동의행동문제와어머니양육행동,

정서조절,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를남아와여아집단별로제시하고두집단간평균

점수의차이를비교한결과는<표 1>에나타난바와같다. 먼

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의 평균은 남아 14.9점, 여아가

13.4점으로이를 0-2점의 3점척도의문항평균으로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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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남아 .48점, 여아 .43점으로남아여아모두낮은수준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 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평균은 남아

14.6점, 여아가15.0점으로이를0-2점의3점척도의문항평

균으로전환하면남아.49점, 여아 .05점으로남아여아모두

낮은수준의내면화행동문제를보 다.

어머니양육행동하위 역의평균점수는남아의경우온

정·수용이 30.5점, 관리·감독이 20.6점, 비일관적훈육이

12.4점, 신체적 체벌이 8.5점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온

정·수용이 31.6점, 관리·감독이 21.7점, 비일관적 훈육이

12.5점, 신체적체벌이 8.1점으로나타났다. 이 점수를문항

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남아의 경우 온정·수용이 3.1점, 관

리·감독이 3.4점으로 이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4점)’의 4점척도중 3점인‘대체로그렇다’와

4점인‘정말 그렇다’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보다

높은수준의온정적양육과관리·감독수준을보이고있음

을의미한다. 신체적체벌의경우는문항평균점수가 1.7점

이고비일관적훈육의경우는 1.8점으로나타났는데이는 4

점척도중 2점인‘대체로그렇지않다’에해당하는것으로,

어머니가중간보다낮은수준의신체적체벌과비일관적훈

육을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여아의 경우 온정·수용이 3.2점, 관리·감독이 3.6점으

로이는‘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매우그렇다(4점)’의4

점 척도 중 3점인‘대체로 그렇다’와 4점인‘정말 그렇다’

해당하는것으로, 어머니가중간보다높은수준의온정적양

육과관리·감독수준을보이고있음을의미한다. 신체적체

벌의 경우는 문항 평균 점수가 1.8점이고 비일관적 훈육의

경우는 1.6점으로나타났는데이는4점척도중2점인‘대체

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보다 낮

은 수준의 신체적 체벌과 비일관적 훈육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양육행동하위 역중관리·감독의성차

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관리·

감독행동을더많이보 다(t = -3.06, p < .01).

아동의 정서조절 하위 역의 평균 점수는 남아의 경우

부정적정서성이 12.2점, 조절이 30.1점이었고, 여아의경우

부정적정서성이 12.2점, 조절이 31.3점이었다. 이를문항평

균으로 전환하면 남아와 여아 부정적 정서성이 2.0점, 남아

의 조절이 3.0점, 여아의 조절이 3.1점으로 남아 여아 모두

부정적정서성이낮은수준이고중간보다높은수준의정서

조절을보이는것을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역의 평균 점수는 사회지지

추구적대처행동의경우남아는9.9점, 여아는10.7점이었고,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남아는 12.9점, 여아는 13.8점이있

다. 이를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의경우남아는2.0점, 여아는2.1점이었고, 적극적대처행동

의경우남아는 2.6점, 여아는 2.8점이었다. 이는남아여아

모두중간보다낮은수준의사회지지추구적대처행동을하

고 있으며 적극적 대처 행동의 경우는 중간 보다 높은 수준

의대처행동을보임을의미한다.

한편, 각측정변인들간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변인간

적률상관계수를산출하 다. 어머니양육행동과행동문제와

의관계를살펴보면, 남아의경우온정·수용이외현화행동

문제하위 역중공격성(r = -.22, p < .05)과 비행(r = -

.26, p < .05)에부적상관을나타냈고, 내면화행동문제하위

역중위축(r = -.25, p < .05)과부적상관을나타냈다. 어

통계치 가능점수 남(n = 87) 여(n = 104)
t

변인 범위 점수범위 M(SD) 점수범위 M(SD)

외현화
공격성 0-57 0-29 12.0(6.3) 0-24 10.9(5.7) 1.27

행동문제
비행 0-36 1-10 2.9(2.2) 0-17 2.5(2.1) 1.40
총점 0-62 0-39 14.9(7.9) 0-41 13.4(7.2) 1.41

신체증상 0-27 0-13 3.8(3.2) 0-12 3.4(2.8) .90
내면화 우울·불안 0-42 0-26 7.6(5.3) 0-25 8.4(5.1) -1.10
행동문제 위축 0-21 0-10 3.3(2.6) 0-9 2.9(2.0) 1.34

총점 0-60 0-44 14.6(9.1) 0-43 15.0(8.5) -.30

온정·수용 0-40 15-38 30.5(3.9) 20-40 31.6(4.1) -1.80
어머니 관리·감독 0-24 13-29 20.6(2.7) 14-24 21.7(2.1) -3.06*
양육행동 비일관적훈육 0-28 7-19 12.4(2.8) 7-24 12.5(3.3) -.08

신체적체벌 0-15 5-14 8.5(2.3) 5-17 8.1(2.6) .10

정서조절
부정적정서성 0-24 6-23 12.2(3.2) 7-21 12.2(3.0) .08

조절 0-40 20-38 30.1(3.6) 14-38 31.3(3.5) -.22

스트레스 사회지지대처행동 0-20 5-18 9.9(3.1) 5-19 10.7(3.1) -1.67
대처행동 적극적대처행동 0-20 5-20 12.9(3.9) 5-20 13.8(3.4) -1.66

*p < .01

<표 1> 아동의 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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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양육행동의하위 역중관리·감독은내면화행동문

제의하위 역중신체증상(r = -.24, p < .05)과부적상관

을나타냈다. 여아의경우관리·감독이공격성(r = -.22, p

< .05)과 부적상관을나타냈다. 이는 남아의경우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공격성, 비행과 같

은외현화행동문제를적게보이며, 위축과같은내면화행동

문제를적게보이는것을의미한다. 또한어머니가아동의일

상생활에대해관리감독을잘하면신체증상(예, 의학적으로

밝혀진원인없이나타나는신체증상- 머리가아프다, 배가

아프다등)이 적게나타나는것을의미한다. 여아의경우어

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 하는 행동

을하면공격적인행동을적게보이는것을의미한다.

정서조절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의 부정

적정서성이내면화행동문제하위 역중위축(r = .22, p <

.05)과정적상관을나타냈고, 여아의경우부정적정서성이

외현화행동문제하위 역중공격성(r= .43, p < .001)과비

행(r = .24, p < .05)과정적상관을보 고, 조절은공격성(r

= -.33, p < .01)과비행(r = -.36, p < .001)과부적상관을,

내면화행동문제하위 역중위축(r = -.22, p < .05)과부

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보이는 남

아의 경우 위축 행동을 많이 보이며,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보이는여아의경우외현화행동문제를많이보이는것을의

미한다. 또한자신의행동및정서를잘조절하는여아는외

현적행동문제와내면화행동문제중위축행동을적게보이

는것을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

아의경우적극적대처행동이공격성(r = -.38, p < .01)과비

행(r = -.34, p < .01)과부적상관을나타냈고, 여아의경우

사회지지추구적대처행동은공격성(r = -.23, p < .05)과부

적상관을, 적극적대처행동은공격성(r = -.23, p < .05), 비

행(r = -.28, p < .01), 신체증상(r = -.20, p < .05), 우울(r =

-.21, p < .05), 위축(r = -.28, p < .01)과부적상관을나타냈

다. 이는남아의경우스트레스상황에서적극적대처행동을

하는 경우 외현화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사회지지추구적대처행동을보이는여아는공격적행

동을적게보이며, 적극적대처행동을보이는여아는외현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온정수용 1.00
(2) 관리감독 .24* 1.00
(3) 비일관적훈육 .02 -.26* 1.00
(4) 신체적체벌 -.29** -.07 .25* 1.00
(5) 부정적정서성 -.15 -.12 .21 .34** 1.00
(6) 조절 .30** .26* -.19 -.42** -.61** 1.00
(7) 사회지지대처 .04 -.02 .03 -.07 .03 .06 1.00
(8) 적극적대처 .16 .22* -.20 -.05 -.18 .23* .60** 1.00
(9) 공격성 -.22* -.21 .03 -.01 .03 -.12 -.15 -.38** 1.00
(10) 비행 -.26* -.13 .02 .03 .14 -.13 -.11 -.34** .64** 1.00
(11) 신체증상 -.18 -.24* .11 .15 .17 -.07 .05 -.08 .39** .30** 1.00
(12) 우울 -.08 -.11 -.04 .02 .01 -.05 .07 -.13 .56** .37** .52** 1.00
(13) 위축 -.25* -.07 .15 .15 .22* -.21 -.09 -.15 .45** .35** .53** .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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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남아 집단의 측정 변인들 간 적률상관계수
(N = 8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온정수용 1.00
(2) 관리감독 .15 1.00
(3) 비일관적훈육 -.17 -.40** 1.00
(4) 신체적체벌 -.31** .05 .09 1.00
(5) 부정적정서성 -.16 -.18 .26** .23* 1.00
(6) 조절 .28** .19 -.20* -.27** -.63** 1.00
(7) 사회지지추구 .08 .14 -.34** -.05 -.24* .16 1.00
(8) 적극적대처 .12 .06 -.11 -.13 -.24* .20* .51** 1.00
(9) 공격성 -.11 -.22* .15 -.02 .43*** -.33** -.23* -.23* 1.00
(10) 비행 .09 .00 .01 -.07 .24* -.36*** -.19 -.28** .58** 1.00
(11) 신체증상 .00 -.05 .01 -.05 .08 -.14 -.13 -.20* .43** .37** 1.00
(12) 우울 -.03 -.02 -.04 -.01 .19 -.13 -.06 -.21* .62** .38** .56** 1.00
(13) 위축 -.10 -.19 .03 -.02 .13 -.22* -.16 -.28** .45** .54** .57** .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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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여아 집단의 측정 변인들 간 적률상관계수
(N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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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문제와내면화행동문제를적게보이는것을의미한다.

2.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향

어머니양육행동, 아동의정서조절그리고스트레스대처

행동이아동의행동문제에미치는상대적설명력을파악하

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남녀 집단별로 실시하 다. 상관분석결과에서 대인간 요인

인어머니양육행동과개인내요인인아동의정서조절과대

처행동변인에서모두유의한상관을보인행동문제를중심

으로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 다. 남아의경우외현화행

동문제(공격성, 비행)와 내면화행동문제중위축을종속변

인으로, 여아의경우외현화행동문제중공격성을종속변인

으로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 다.

1) 남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및스트레스대처행동의 향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앞선 상관분석에서 대

인간요인인어머니양육행동과개인내요인인아동의정서

조절, 대처 행동 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인 행동문

제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즉 1단계에

어머니의양육행동중앞선상관분석에서유의한것으로나

타난변인을투입한후, 2단계에아동의정서조절, 대처행동

중상관계수가유의한변인을투입하 다.

남아의 외현적 행동문제 하위 역 중 공격성에 대한 변

인들의상대적 향력을비교하기위해, 남아의공격적행동

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1단계에 어머니

양육행동중온정·수용을투입하고, 2단계에스트레스대처

행동중적극적대처행동을투입하는위계적회귀분석을실

시하 고그결과는 <표 4>에제시하 다. <표 4>에서알수

있듯이 1단계에서어머니의온정·수용은아동의외현화행

동문제하위 역중비행의변량에대해 5%의설명력을가

지고있었으며, 2단계에적극적대처행동이추가되어설명력

은 12%로 증가하 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중공격성변량의17%를설명해주었다. 또한위계

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극적 대처행동 변인만인

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β = -.35, p < .01). 이는 어머니의

온정 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 대처행동이 남아의 공격적

행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지만, 적극적 대처행동이 남아의

공격적행동에상대적으로더많은 향력을가진다는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스트레스상황에적극적인대처행동을

보이는 남아일수록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덜보이고있었다.

남아의 외현적 행동문제 하위 역 중 비행에 대한 변인

들의 상대적 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남아의 비행 행동과

유의한상관이있는변인들을중심으로1단계에어머니양육

행동중온정·수용을투입하고, 2단계에스트레스대처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그결과는<표5>에제시하 다. <표 5>에서알수있듯

이1단계에서어머니온정·수용은아동의외현화행동문제

하위 역중비행의변량에대해 7%의설명력을가지고있

었으며, 2단계에 적극적 대처행동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9%

증가하 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중공격성변량의16%를설명해주었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이는 남아일수록 비행행동과 같은

외현화행동문제를덜보이고있었다.

남아의 내면화 행동문제 하위 역 중 위축에 대한 변인

들의 상대적 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남아의 위축 행동과

유의한상관이있는변인들을중심으로1단계에어머니양육

행동 중 온정·수용을투입하고, 2단계에정서조절 중 부정

적정서성을투입하는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 고그결

과는<표6>에제시하 다. <표 6>에서알수있듯이1단계에

서어머니온정·수용은아동의내면화행동문제하위 역

중위축변량에대해6%의설명력을가지고있었으며, 2단계

에 부정적 정서성은 위축 행동에 대해 4%의 추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투입된 독립

변인
1단계 2단계

β β
어머니 온정·수용 -.22* -.17

남아 적극적대처행동 -.35**

∆R2 .05* .12**
R2 .17
F 4.35*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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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87)

변인
1단계 2단계

β β
어머니 온정·수용 -.26* -.21*

남아 적극적대처행동 -.31**

∆R2 .07* .09**

R2 .16

F 6.14*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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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남아의 비행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위계적 회귀 분석

(N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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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은아동의내재적행동문제중위축변량의 10%를설

명해 주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온

정·수용 변인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22, p <

.05). 이는어머니의온정수용적양육행동과부정적정서성

이남아의위축행동에중요한 향을미치지만, 어머니의온

정적이고수용적인양육행동이남아의위축행동에상대적으

로더많은 향력을가진다는것을보여준다. 요약하면, 어

머니가온정적이고수용적인양육행동을보이는남아일수록

위축행동과같은내면화행동문제를덜보이고있었다.

2) 여아의 행동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

의정서조절및스트레스대처행동의 향

여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역 중 공격성에 대한 변

인들의상대적 향력을비교하기위해, 여아의공격적행동

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1단계에 어머니

양육행동 중 관리·감독을 투입하고, 2단계에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변인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

석을실시하 고그결과는<표7>에제시하 다. <표 7>에서

알수있듯이1단계에서어머니관리·감독은아동의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역 중 공격성 변량에 대해 5%의 설명력을

자기고있었으며, 2단계에정서조절과스트레스대처행동이

추가되어설명력은18%로증가하 다. 투입된독립변인들은

여아의외현화행동문제중공격성변량의23%를설명해주

었다. 또한위계적회귀분석의마지막단계에서부정적정서

성만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β = .32, p < .01). 이는어머니

의관리감독적양육행동과부정적정서성이여아의공격적

행동에중요한 향을미치지만, 아동의부정적정서성이여

아의공격적행동에상대적으로더많은 향력을가진다는

것을보여준다. 요약하면, 부정적정서성을보이는여아일수

록공격성과같은외현화행동문제를보이고있었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는초등학교4학년과5학년아동을대상으로어머

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을 남, 여별로 구

분하여살펴보았다. 본연구를통해얻어진결과를요약하고

논의하면다음과같다.

아동의행동문제에대한변인의상대적 향력을살펴보

기에 앞서 먼저 아동의 성에 따른 행동 문제의 차이를 살펴

본결과, 외현화및내면화행동문제모두성에따른차이가

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동의비행이나반사회적행동

과같은행동문제에서는성차가없다는연구들(Dishion et

al., 1994; Rowe et al., 1995)과는일치하지만, 남아의경우

외현화 행동 문제를 많이 보이고, 여아의 경우 내면화 행동

문제를보인다는선행연구들(박진아, 정문자, 2001; 오경자,

1991; 한미현, 1996; Horowitz & White, 1987)과는일치하지

않는결과이다. Knight, Guthrie, Page와Fabes(2002)는지

난 30년간의연구를메타분석한결과, 남아는더쉽게각성

되고,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우며,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

인다고하 는데, 본연구에서는모든행동문제에서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아동이 성

별에따라다른사회화과정을거치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

있다. 아동의성에따라부모및사회의기대와반응이다르

며, 이에따라아동은서로다른사회화과정을경험하게되

고그결과로남아보다여아가사회적상황에서더적절하게

행동하게되고이것이또한양육자로하여금아동의성에따

라 다른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권연희, 박경자, 2003;

Shaffer, 2000; Tamis-LeMonda, Briggs, McClowry, &

Snow, 2009). 하지만, 본연구대상아동의어머니가보이는

양육 행동은 관리·감독 양육행동에서만 성에 따른 차이를

보 고양육행동의다른하위 역에서는성에따른차이를

보이지않았다. 이를근거로볼때, 연구대상아동은자신들

의성에따라다른양육행동을받고있지않으며, 이로인해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3호, 2010

변인
1단계 2단계

β β
어머니 온정·수용 -.25* -.22*

남아 부정적정서성 .19

∆R2 .06* .04

R2 .10

F 5.44* 4.40*

*p < .05

<표 6> 남아의 위축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87)

변인
1단계 2단계

β β
어머니 관리·감독 -.22* -.13

부정적정서성 .32**

여아
조절 -.07

사회지지추구대처행동 -.07
적극적대처행동 -.09

∆R2 .05* .18***
R2 .23
F 5.10*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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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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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문제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아동의행동문제의평균이매우낮은것을고려

해볼수있는데, 본연구대상남녀아동의행동문제는0-2

점의점수범위에서.5보다낮은점수로낮은수준의행동문

제를보 다. 이처럼아동의행동문제수준이매우낮은것

으로인해통계적으로성에따른차이가발견되지않았을수

있다.

본연구에서는대인간요인인어머니양육행동과개인내

요인인아동의정서조절과스트레스대처행동이아동의행

동문제에미치는상대적 향력을알아보기위하여, 상관분

석에서 변인 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행동 문제를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남아의

공격성, 비행, 위축행동문제와여아의공격성행동문제에

대한위계적회귀분석이실시되었으며, 이변인들의상대적

설명력은남녀별로다르게나타났다.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역 중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어머

니의온정·수용양육행동과적극적대처행동은남아의공

격적 행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지만, 적극적 대처 행동이

남아의공격성에상대적으로더많은 향력을가지는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하위 역

중비행행동과유의한상관이있는변인을중심으로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어머니의온정·수용양육행동과적극적인

대처행동이남아의비행행동에통계적으로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러한결과는남아의외현화행동문제의하위 역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아의 적극적 대처 행동과

같은 개인내 요인이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

동과같은대인간요인의 향력보다상대적으로크다는것

을 보여주었다. 남아의 적극적 대처 행동이 외현화 행동 문

제에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이 상황에 적극

적으로대처하고사회적지지를추구하는대처행동을사용

할수록이들의행동문제가적다는연구들(박경순, 1999; 박

진아, 정문자, 2001; Griffith et al., 2000)과부분적으로일

치한다.

O’Brien 외(1995)가 제안한 것과는 달리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촉진시키는대처행동은본연구대상남아의외현화

행동 문제와 관련되지 않았지만, 남아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제거하거나감소시키는대처행동을하는것이이들의

공격성및비행행동에가장많은설명력을보 다. 이를통

해서 볼 때 남아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되는 상황이나 문제

해결하려는적극적인대처행동기술을많이가지도록도와

주는것이이들의공격성과비행행동을줄이는완화요인이

될수있음을시사한다. 또한본연구결과에서어머니의관

리·감독양육행동은남아의공격성및비행행동과는상관

을 보이지 않았지만, 남아의 적극적 대처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r = .22, p < .05)를보여어머니가자녀를적절히관리

하고감독하는양육행동은남아가문제상황에대해적극적

대처 행동을 가지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남아의 공격성

및 비행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어머니 양육 행동과 남아의 대처 행동이 이들의

외현화 행동 문제에 미치는 직, 간접적 경로는 후속 연구를

통해더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 남아의내면화행동문제하위 역중위축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

과, 어머니의온정적이고수용적인양육행동과남아의부정

적정서성은위축행동에중요한 향을미치지만, 어머니의

온정·수용양육행동이남아의위축행동에상대적으로더

많은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남아

의부정적정서성은이들의위축행동에유의한상관을보

으나(r = .22, p < .05), 어머니의온정·수용양육행동과함

께살펴본회귀분석의마지막단계에서는더이상유의하지

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남아의위축행동은어머니의온

정·수용양육행동과같은대인간요인의 향력이더크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의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 및 통제를 많이 보

일수록아동이위축된행동을많이보인다는 LaFreniere와

Capuano(1997)의연구결과와부분적으로맥을같이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남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온정·수용양육행동은남아의비행행동과위축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지녔다. 다시 말하면, 초등

학교 4, 5학년 남아의행동문제에 향을미치는어머니의

양육행동은비일관적훈육이나신체적체벌과같은통제적

측면보다애정적, 온정적측면의양육행동이라고해석할수

있다. 박 애(1995)는부모가온정·수용적양육행동을많이

보 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더 많은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 다. Cowan, Cowan,

Shulz와 Heming(1994)는 부모의온정과구조화행동을구

분하여살펴보았을때, 부모의온정은아동의공격적행동에

부정적 향을나타낸다고지적하 다. Clark와Ladd(2000)

역시 아동의 또래 수용에 중요한 부모 역할은 아동에 대한

자율성측면보다정서적차원을포함한관계성측면임을지

적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사회

적행동에중요한 향을미치는어머니양육행동은온정을

포함하는 정서적 측면이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점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즉, 남아가 그들의 어머니에게

애정적이고정서적으로수용되는경험을많이하는것은이

들의비행행동과위축행동을덜하게한다는것이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남아의 정서 조절은 이들의 외현화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남아와 여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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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면화 행동 문제에 유의한 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 및 충동 억제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예측하는변인이라는황혜정(1997)의연구나, 아동의정서조

절능력이아동의외현화및내면화행동문제와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김지현, 박경자, 2006; 노서연, 2003;

Eisenberg, et al., 1999)과는맥락을달리하는결과이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남아의 정서 조절은 적극적 대처 행동과

유의한상관(r = .23, p < .05)을보 기에, 남아의정서조절

능력은이들의적극적대처행동을통해서간접적으로행동

문제에 향을미치는것은아닌지조심스럽게유추해볼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간접적 경로를 분석한 것

은 아니기에 해석에 유의하여야 하며, 남아의 정서 조절과

행동 문제의 직, 간접적 관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아의 행동 문제 중 대인간 변인과 개인내 변

인 모두와 상관을 보인 외현화 행동 문제 중 공격성에 대한

변인들의상대적 향력을살펴보기위해위계적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과

여아의부정적정서성은여아의공격성에중요한 향을미

치지만, 회귀분석의마지막단계에서여아의부정적정서성

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외현화 행동 문제 중 공격성은 남아,

여아모두어머니양육행동과같은대인간요인보다는개인

내변인이상대적으로높은설명력을지닌다는점에서는유

사하지만, 남아의공격성에적극적대처행동이상대적 향

력이높은것과는달리, 여아의공격성에는부정적정서성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 정

서성이여아의외현화행동문제에만유의한 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선희와 김경연(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외현화 행동 문제의 초

기 수준과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Gillom과

Shaw(2004)의연구와부분적으로일치하는결과이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공격성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한

본 연구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다

(Berk, 1991)는 일반적사실에서생각해볼수있다. 일반적

으로 여아는 대인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도록 사회화 되는 반면(Gore, Aseltine, & Golten,

1993), 남아는자기주장성, 경쟁성이강조되고공감및자기

조절 능력은 덜 강조되는 사회화 과정을 받는다. 이러한 남

아, 여아의다른사회화과정을고려할때여아의부정적정

서성과같은정서측면은여아의공격성에상대적으로높은

설명력을 지닌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지선과 유안진(1999)

의경우여아가외부의부정적환경에대해정서적으로민감

하게 반응하며 슬픔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표현은 행동 문제를 이끌

가능성을높인다고하 다. 하지만본연구의기술적자료에

서 남, 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고려할 때 이지선과 유안진(1999)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있다.

이에대해본연구에서아동의부정적정서성의평가자가

어머니이었기에어머니가남아보다여아의부정적정서성에

대해실제로보이는것보다더수용적으로평가한것은아닌

지생각해볼수있다. 즉, 어머니가같은상황이라도여아보

다는남아가보이는부정적정서성을더예민하게지각하고

더부정적이라고평가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해석은

남, 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실제로 관찰한 것이 아니기

에매우조심스럽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는서울과경기도에위

치한 4곳의초등학교 4, 5학년을대상으로하 으므로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연구는어머니의양육행동을어머니자신의보고를통해

측정함으로써 실제 양육 행동보다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으

로평정될수있는제한점을가지고있다. 셋째, 아동의행동

문제를자기보고식도구로측정하 기에이것역시실제보

다는긍정적으로평가되었을수있다. 이러한제한점은어머

니의 부정적 양육 행동 및 아동의 행동 문제의 평균이 보통

수준보다낮은것을통해서도짐작해볼수있다. 따라서후

속연구에서는어머니양육행동을아동보고를통해아동이

지각한어머니양육행동을측정하거나관찰및면접등의다

른조사방법을사용하여아동의행동문제와의관계를검증

해볼필요가있다. 또한아동의행동문제의경우도교사및

부모관찰을통해측정하거나임상집단아동을포함하여아

동의행동문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

하지만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아동의행

동문제에 향을미치는대인간요인인어머니양육행동과

개인내요인인정서조절및스트레스대처행동의상대적

향력을아동의성을구분하여살펴본것에서그의의를찾을

수있다. 즉, 남아의적극적대처행동은이들의공격성과비

행 행동을, 남아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 행동은 남아의

비행과위축행동을, 여아의부정적정서성은이들의공격성

행동에상대적으로높은 향력을가졌다. 이는아동의행동

문제의경우기술통계적성차의여부를넘어서서아동의성

에 따라 행동 문제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므로, 아동

의행동문제의발달경로가성에따라다를수있으며이를

토대로볼때아동의성에따라행동문제의중재방법이다

를수있음을시사한다.

10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3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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