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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children perceive emotional support,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
efficiency. They came mainly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which are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Questionnaires were provided to these students and the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Participants were
503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ly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iency directly affected in the
school adjustment. Moreover, emotional suppor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Second, although emotional
support directly affected in the school adjustment, it also indirectly affected in the school adjustment through
emotional regulation. Third, emotional regulation did not directly affect in the school adjustment, but on the other
hand, it indirectly affected in the school adjustment through self-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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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의성장과정에서학교생활이갖는의미는매우크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단체생활의 규칙을 익히게 하고 성취감

과 협동심, 자립심을 기르고 바람직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

도록도우며, 사회환경속에서적응할수있는힘을길러나

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자기 자

신을이해, 수용, 조절하는능력을기르고다른사람을이해

하며공감하는기회를갖게함으로써청소년기나어른이되

어서도사회적응을원만하고합리적으로할수있고, 나아가

사회에기여할수있는바람직한사회인으로되는밑거름이

된다(Park, 2001). 즉아동의원만한학교생활은사회적인적

응을예측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며, 이후의성격및사회

성발달과도관련이깊어아동이학교생활에얼마나잘적응

하느냐의문제는개인의성장및발달에있어중요한의미를

가진다.

아동들중에는학교생활을하면서접하게되는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을 적절히 수용하여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이 학

교생활에적응하지못할경우불만, 절망, 무능력, 자포자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비행행위를 일삼게 되며,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거나 자아개념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

정적인 향을미치게되어학교는물론자신에게도유해한

결과를가져오게된다(Jeong, Kim, & Yoon, 1998). 이를뒷

받침 하듯, 최근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학교부

적응 등으로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초, 중, 고생이 1만

명이넘은것으로나타났으며(Song, 2011, Semtember 8),

이들초, 중, 고생의학업포기는곧청소년사회범죄로빠질

우려가있어학교교육의개선등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

다. 또한, 실제학교부적응비율은고교생이가장높은것으

로 나타났지만, 그 위험성은 초등학교에서부터시작된 것으

로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kyoengin,

2011, September 16). 문제의예방적차원이강조되는요즘

시대에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변

인들에대해연구해볼필요가있다.

학교생활적응과관련된최근연구동향을살펴보면, 학교

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Jang &

Cho, 2007; Park, 2010), 자기효능감(Cho, 2008; Kim,

2009), 자아탄력성(Kang, 2008), 가족변인 및 부부갈등

(Kim, 2005; Lee, 2006), 정서지능(Choi, 2008; Kang,

2009; Lee & Choi, 2009), 사회적지지(Choi, 2009; Lee,

2011)등이 보고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선행연구들을토대

로아동의학교생활적응에 향력이클것으로기대되는어

머니와친구의정서적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에대

해살펴보고자한다.

Jeong(2006)은아동이점차학교에서보내는시간이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요인이라고밝힌바있다. 또한Park과Choi(2007)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학교에서의 학업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사회 적응상의 문제 등이

정서와 관련된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형성이 중요함을 의미

하고, 즉 정서적 측면의 발달이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아동의 정서적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

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지난2005

년~2009년 5년동안19세이하소아·청소년기에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장애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Bum, 2010, May 13), 이는아동교육에대한관심은증가하

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정

서적발달에어려움을겪는아동들이늘어나고있어이에대

한사회적관심및대처가시급한것으로생각된다.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돌봄

과사랑을받고있다고믿게하는정도(Cobb, 1979)이며, 개

인이어려움에처했을때타인이제공해주는정신적인도움

으로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처, 적응,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Pierce,

Sarason, & Sarason, 1992). 실제선행연구를살펴보면, 정

서적지지의지각은부적응이나정신질환및심리적안녕감

과관련이있으며(Han, 1996), Kim(2005)은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학교적

응의하위 역중교사, 친구, 수업적응에 향을미치는변

인으로 사회적지지의 하위 역 중에서 정서적 지지의 향

력이 가장 큰 변인이라고 보고하 다. 또한 정서적 지지의

대상으로서 어머니와 또래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학교적

응에지대한 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지고있으며(Hay &

Ashman, 2003; Sarason, 1990), 정서적지지를많이받는다

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긍정적이다. 즉 아동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 이해 및 격려 등 정서적으로 지

지를많이받을수록학교생활적응에긍정적임을시사한다.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외

적인 변인이라면,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내적인 변인으로

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발달에 중요하다. 정서조절능력

이란 자신이나 상대방의 정서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회적상황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능력또는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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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감정수준을적응적으로처리하는능력(Kopp, 1988)

으로적절한사회적응및인간관계형성에중요한요인이다.

Calkins(1994)는정서조절이정서적각성을조정하는데사용

되는 과정과 책략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정서조절

을통해효과적인대인관계가가능하다고하 다(quoted in

Lim & Lee, 2010). 또한정서조절능력이높은아동의경우

아동이속한집단에서적응적이고자신과다른아동의욕구

의조화를잘유지하기때문에또래유능성이높고교사에게

도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또

래관계에있어서도충동적이고공격적이어서고립적인행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정서적,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다(Park, 2004). 이처럼정서적요인과적응은실제로중

요한관련이있으며, 구체적으로정서적능력이떨어지고부

족할수록 사회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Suh,

2005).

자기효능감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한 변인이다(Cha, 2009; Lee & Choi, 2009).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은인간행동의근원으로자신이처한상황에

대처하는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과 평가이자, 목표수행에 필

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로써(Lee,

2010), 개인행동을결정하고 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러 측

면에 작용하고 개인의 적응 및 부적응 행동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성취와 친구관

계, 학교적응, 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성장

과발달에중요하며(Robbins et al., 2004), 자기효능감수준

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인 경우 학교적응 점수가 높

다는선행연구(Jeong, 1998; Lew, 2001)에비추어보았을때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위의선행연구들을종합하면아동의정서적지지, 정서조

절능력및자기효능감은모두직·간접적으로아동의학교생

활적응에 향을미치는유의한변인임을알수있다. 그러나

정서적지지와정서조절능력의관계, 정서조절능력과자기효

능감의관계, 그리고정서적지지와정서조절능력및자기효

능감이학교생활적응을예언하는데있어서어떠한경로로얼

마만큼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자

기효능감이학교생활적응에어떻게 향을미치고있는가를

구체적인경로모형의검증을통해서알아보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에따라연구문제를다음과같이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

응간의관계는어떠한가?

2. 아동의정서적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이학교

생활적응에미치는경로는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광주광역시남구, 북구, 광산구에소재

한 3개초등학교 5, 6학년남녀학생 550명을대상으로실시

하 다. 연구를위해총 550부의질문지를배부하 고회수

되지못한자료 27부와응답이불성실하거나기입항목이누

락된자료20부를제외하여총503명의자료를본연구의분

석에사용하 다. 연구대상을초등학교 5,6학년으로선정한

이유는초등학교고학년의경우에는심리적·신체적으로많

은변화와발달을경험하며, 점차적으로사회적대인관계를

확대해 나가며 초기 청소년기와 연결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었기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다음의Table 1과같다. 연구

대상의성별을보면, 남학생이 241명(47.8%), 여학생은 262

명(52.0%)으로여학생의비율이약간높게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5학년에212명(42.1%), 6학년이291명(57.7%)으로6

학년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정서적지지

아동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1985)의사회적지지척도를Kim(1998)이수정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를 위한

정서적 지지 척도는 하위 역인‘어머니 정서적 지지’, ‘친

구 정서적 지지’를 각 7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하 다.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

시켜주는지지로예를들어‘내가사랑을받고있다고느끼

게해준다, 내가기분이좋지않을때내감정을이해하고도

와준다’등의문항으로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등에관한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각문항은‘거의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

점)’‘매우그렇다(4점)’를부여하여4점Likert 형식을사용

하 으며, 이때점수가높을수록어머니와친구의정서적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503)

Variables Section N %

Gender male
female

241
262

47.8
52.0

Grade 5 th
6 th

212
291

42.1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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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85로나타났다.

2)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Shields와

Cicchetti(1995)에 의해 개발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Park(2004)이번안한것을Lee(2008)가

아동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 다. 정서조절능력은 감정적 부적절

성, 강도, 긍정/부정적 정서, 적응성, 상황적합성 등의 정서

조절과정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한

정서조절능력척도는총 24문항으로구성하 으며, 각문항

은‘거의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은편이다(2점)’, ‘그

런편이다(3점)’, ‘매우그렇다(4점)’를부여하여4점Likert

형식을사용하 다. 이때부정적인항목은역산처리하여총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것을나타내며본측정도구의신뢰도계수(Cronbach’α)는
.65로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지는 Cha(1997)가 만든

일반적자기효능감척도를Kim(1997)에의해타당화를거쳐

완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를 위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7문

항), 자기조절 효능감(9문항), 과제난이도 선호(6문항)의 세

하위요인으로총22문항으로되어있다. 각문항은‘전혀그

렇지않다(1점)’, ‘별로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까지5점Likert 형식

을사용하 으며, 이때점수가높을수록자기효능감이높다

는 것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 다. 본 측정

도구의신뢰도계수(Cronbach’α)는 .85로나타났다.

4)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질문지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Yu(1994)가 제작한 검사도

구를 본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를 위

한학교생활적응척도는총4개의하위변인으로각변인별8

문항인것을문항간에중복되거나현재학교생활을대표하

기어렵다고생각된문항을제외하여교사관계(7문항), 교우

관계(7문항), 수업태도(7문항), 학교규칙(7문항)으로총28문

항으로구성되었다. 각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1점)’, ‘별

로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을 사용하 으며,

부정적인 문항을 역 채점하 다. 모든 문항을 합한 것이 학

교적응 점수이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측정도구의신뢰도계수(Cronbach’α)는 .86으

로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연구는2010년 12월6일부터17일까지광주광역시의3

개초등학교5,6학년550명을대상으로실시하 다. 자료수

집을 위한 본 조사는 질문지조사법으로실시하 으며, 광주

광역시내초등학교 3개교를임의표집하고 5, 6학년 3개학

급씩을다시추출하여남녀학생550명을대상으로선정하

다. 질문지는 교사에게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교사의 지도하

에초등학교학생들이직접작성한후회수하 다. 총 550부

의질문지를배부하 고회수되지못한 27부와응답이불성

실하거나기입항목이누락된자료 20부를제외하여총 503

명의자료를본연구의분석에사용하 다.

본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SPSSWIN 17.0 Program 프

로그램으로 분석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일반

적배경에대한빈도와백분율을실시하 다. 각하위변인에

따른측정도구의신뢰도를검증하고자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 으며,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 다. 또한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정서적지지, 정서조절능력및 자

기효능감을중심으로분석하기위하여AMOS 18.0프로그램

을사용하 다.

Ⅲ. 연구결과및해석

1.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아동이 지각한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

및학교생활적응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해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같다. 먼저각변인들과학교생활적응간의관계를살펴

보면, 정서적지지는학교생활적응(r = .57, p < .001)과정적

상관을 보 으며, 이는 아동이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

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정서조절능력은학교생활적응(r = .40, p < .001)과 정적상

관을보 으며, 자기효능감또한학교생활적응(r = .45, p <

.001)과 정적상관을 보 으며,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

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정서조절과자기효능감(r = .60, p < .001)은

높은정적상관을보 으며, 정서적지지(r= .44, p < .001)와

도정적상관을보 고, 자기효능감과정서적지지(r = .33,

p < .001) 또한정적상관을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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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은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긍정적임을알수있다.

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경로모형 검증

본연구에서는정서적지지를독립변인으로하고, 학교생

활적응을종속변인으로하여, 이들간의관계를매개할것으

로가정되는정서조절능력과자기효능감을매개변인으로설

정하 다. Figure 1에서는정서적지지와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간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각각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

다. Figure 2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과 정서조절능력이 각각 매개하고, 정서조

절능력이 자기효능감에 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

으며, Figure 3에서는매개모형뿐만아니라정서적지지

가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모두직접적

향을주는것으로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간의관계에대한Figure 1, Figure 2, Figure 3

을검증하기위해경로분석을실시한결과산출된모형의적합

도는Table 3과같다. 이를위하여공분석구조분석에서계수의

추정방법으로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사

용하 으며, 연구모형의비교검증을위해 절대적합지수카이

자승(χ2)과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간명적합지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RMSEA등을산출하 다.

모형의NFI, CFI의지수들이 .90 이상이면모델의적합도

가양호한것으로추정할수있으며(Yang, 1998), RMSEA는

값이 .05이하이면양호한 적합도지수로볼수 있다(Rex &

Kline, 2004). Table 3에제시된것과같이Figure 1에대한

적합도 지수는 NFI = .99, CFI = .99로 모두 .90이상이고,

RMSEA = .01로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ure 2와 Figure 3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NFI와

CFI 및 RMSEA 지수들이적합도기준에맞지 않아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기 힘들

다. 또한 간명적합지수인 AIC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값

이작게나타난Figure 1이본연구의자료에가장잘부합함

을알수있다.

3. 직접·간접효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직

접·간접·총 효과 및 매개경로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bootsrapping방법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Figure 4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연구모형의 직접·간접경

로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때정서적지지의 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

러한결과는어머니와또래의정서적인지지를많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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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among four variables (N = 503)

Variables ① ② ③ ④

① emotional support 1

② emotional regulation .44*** 1

③ self-efficiency .33*** .60*** 1

④ school adjustment .57*** .40*** .45*** 1

***P < .001

Figure 1. Study Model 1.

Figure 2. Study Model 2.

Figure 3. Study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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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느끼고자기효능감이높을수록직접적으로학교생활적응

에긍정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자기효

능감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긍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연구(Chu & Park, 2005)와일치하며, 친구지지가높

을수록 교우관계적응을 잘한다는 Kang(2007)의 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한다. 정서조절능력또한 학교생활적응에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을통하여 간접효과

만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능력이자기

효능감을통하여정서적지지와함께 향을미치는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정서조절능력과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는 정서조절능력을

매개하여간접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정

서적 지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향은 간접효과보다는

직접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는아동이지각하는정서적지지와정서조절능력,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

리고각변인들간의경로와설명력은어떠한지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

과같다.

첫째, 아동이지각하는정서적지지, 정서조절능력및자

기효능감이아동의학교생활적응에직접적인효과가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지와 자기효능감만이 직접적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지지는 향력이

가장 크며, 아동이 어머니와 친구의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학교생활적응에긍정적이라고할수있고, 이는인

간의기본적인사회·정서적욕구를만족시켜주는사랑과

이해, 격려, 관심등의정서적지지를받고있다고느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긍정적임을 의미한

다. 이는 기존의 자기효능감과학교생활적응이 정적인 상관

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학교적응에 향을 미친다

는다양한선행연구(Cho, 2008; Kim, 1995; Yim, 2001)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효

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상관 및

상대적 향력에대한연구들이주로이루어져명확한관계

를규명하지못하 으나이를통하여학교생활적응향상및

부적응을예방하기위하여이와관련한자기효능감증진프

로그램등의예방적차원의접근이필요함을시사한다. 더불

Table 3.
Goodness of Fit Test

χ2 P df NFI CFI AIC RMSEA

Study Model 1 1.09 .30 1 .99 .99 27.09 .01
Study Model 2 111.95 .00 1 .79 .79 137.95 .51
Study Model 3 162.28 .00 1 .69 .69 188.28 .61

Figure 4. The final model’s path coefficients.

Table 4.
The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emotional support → emotional regulation .44** - .44**

emotional support → self-efficiency - .27** .27**

emotional regulation → self-efficiency .61** - .61**

emotion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47** .10*** .57**

emotional regulation → school adjustment .01 .19** .20**

self-efficiency → school adjustment .31** - .31**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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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서조절능력이자기효능감에 향을미치므로정서조절

능력및자기효능감을증진할수있는아동및청소년집단

상담프로그램을개발·적용한다면학교부적응예방에효과

적일것으로생각된다.

둘째, 정서적지지는학교생활적응에직접적인 향을미

치지만, 정서조절능력을통하여간접적인 향도미친다. 이

때직접적인효과보다간접적인효과의크기가작아정서조

절능력이 정서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을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으며(Kim, 2010),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날수록 학

교적응이 높다는 연구결과(Jang, 2010)를 지지하는 결과로

아동은가까운누군가가자신을존중하고칭찬해주거나지

지해준다고 지각할수록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

여 사회 상황적 요구에 충족시키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고이는곧학교생활적응에 향을미치게된다고할

수있다. 즉학교생활적응을위해서는어머니나친구의정서

적지지가매우큰 향을미치나정서조절능력과같이상황

에맞게자신의정서를적절한강도와수준으로조절하는등

의 개인적인 조절능력이 함께 한다면 학교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키는 개인의 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 증진을 위

하여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는않지만자기효능감을통해간접적인 향을미친

다. 즉 자기효능감은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

계를완전매개한다고할수있다. 이는앞서살펴본각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

응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 던 점에 근거할 때, 아동의 정서

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아동의 정서

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향력이 자기효능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반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

동의학교생활적응에 향을미치는관련변인들을고려함에

있어그개별적·상대적 향력의의미에대해제고할필요

성을 시사하며, 정서조절능력이다른 변인들 중에서도 대인

관계와깊은관련이있다는선행연구결과(Dodge, 1989; Ro,

2003)에비추어, 학교생활적응에는교사나친구관계의대인

관계 측면의 적응 외에도 수업과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도

포함되므로 학교적응의 하위 역별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함을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서가장 향력이큰변인은정서적지지로아동의개인변인

의 향보다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대상의관심과적극

적인경청, 격려등의환경으로부터의지지가아동의학교생

활적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아동의 개인변인인 정서조절 능력과 자

기효능감또한중요한 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져궁극적

으로아동의학교생활적응력을높이기위해서는환경및개

인변인을 비롯하여 아동에게 중요한 향을 미치는 어머니

나 또래와 함께 친 감을 향상할 수 있는 등의 통합적인 중

재프로그램의개발이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등을 살펴보고

풍부한기초자료들이개발될수있도록후속연구를위한제

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는자기기입식설문지를사용하 는데정서

적지지의특성상자신이지각하는것과실제어머니와친구

가 제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가

아동이지각하는것에따른각변인간의 향을살펴보았지

만, 후속연구에서는아동이보고하는정서적지지와실제대

상이인식하는정서적지지에따른비교연구를통해학교생

활적응을위한중재프로그램의대상및방향성에대해보다

명확한자료가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적응에

향을미치는중요한변인으로나타난정서조절능력이학교

생활적응에 직접적 향을 미치기보다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만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학교적응을하위

역별로 분석한다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

므로, 후속연구에는학교적응의하위 역별로주요변인의

향력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정서적지지, 정서조

절능력및자기효능감이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 향력에있

어서의하위 역간차이를살펴보는것도의미있을것이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Eisenberg & Fabes, 1992; Mayer & Salovey,

1990; Park, 2001)과는다르게초등학생의지각된사회적지

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을 제외한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나타났다는Lee(2011) 및아동의정서조절능

력이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생활에

향을미쳤다는Baek(2007)의연구결과에비추어정서조절

능력의학교생활적응에대한직접적인 향및매개효과재

검증을할수있는후속연구가필요할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다양한변인들의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어머니와친구의정서적지지

가커다란 향을미치고정서조절능력과자기효능감이더

불어 향력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을돕고부적응을예방하기위해서는다차원적인중재적프

로그램이필요함을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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