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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related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50 to second graders from a middle school in S city in the

Gyeongbuk province of South Korea. The sample variance-covariance matrix was analyzed using AMOS

20.0, and a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First, marital conflict in terms of the father's open communication model

indicated both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up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Marital conflict in terms

of the father's problematic communication model revealed an indirect effect up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lso indicated that these behaviors were also mediated by the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Second, a open communication style on the part of the father indicate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problematic communication

model on the part of the father revealed a very clear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http：//dx.doi.org/10.5723/KJCS.2012.33.2.185



2 아동학회지 제33권 2호, 2012

- 186 -

Key Words：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청소년문제행동(adolescent problem behavior), 아버지의 개방

형 의사소통(father's open communication),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Ⅰ.서 론

인간은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을 습득과 인성을 발달시킨다. 특히 가족 내의

인간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원초적 관계로 인

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

근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핵가족화, 기혼 여성의

취업, 가족의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형태의 문

제가정의 출연하는 등 가족구성원 관계의 큰 변

화로 말미암아 가정 내의 울타리가 청소년의 교

육 및 사회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촉

발되어지고 그 영향으로 청소년의 일탈과 관련

된 자녀의 사회ㆍ정서적 문제(Emery & O'Leary,

1984; Grych, Seid, & Ficham, 1992; Holden &

Ritchie, 1991; Peterson & Zill, 1986)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환경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경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점점

감소하고 세대 차이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녀

의 태도에 변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갈등,

고민,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

담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갈등에 놓이게 됨으로

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

해 불안하거나 학업집중에 곤란을 느낀다(Do,

2008). Angold와 Costello(1995)는 청소년의 외

면적, 내면적 부정적 행동의 원인으로 가족의 역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변관계에서 야기

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에 뚜렷하게 나

타나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특히 불량한 것, 부

정적인 것을 더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시기성과

어우러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 부부갈등은 상이한 가족 경험에서 출

발하여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사고

방식, 가치관, 역할기대 등의 차이로 인한 불가

피성 때문에 서로 상존하다가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도출되어진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이 지

각한 역기능적 부부갈등은 가족 모두에게 만성

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특히

자녀에게는 더욱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자

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교정되

어야 할 문제행동인 것이다. 이처럼 부모 간 갈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

을 끼치며, 특히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Vanderwater & Lansford, 1998)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Lee & Lee, 2006). Holden과

Ritchie(1991)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불

안과 위축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결여되고 열등감과 부정적 자아

를 가지는 것(MoonㆍOh, 2002)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단면인 부부갈

등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

사회적 문제, 사회적 능력, 학업성취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Kwon & Lee, 1999; Jung & Lee,

2004; Lee, Min, & Lee, 2005).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부부갈등은 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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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관

계나 양육태도 등에 전이되어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Erel &

Burman, 1995)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청소년기 문제들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균형의 심한 긴장이 야기하

는 혼란으로 특징지워진다. 청소년기 다양한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간의 역기능

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일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인간의 가정 기본적

인 정서적 관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증가시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

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 예방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인다. Barnes와 Olson(1982)은 가

족 결손력과 가족 적응력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

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형에

서 가족들은 의사소통 매개체를 통하여 규칙, 역

할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가

족구성원들에 의해 확립된 의사소통 경로를 사

용하여 가족체계 내에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

였다. 특히 의사소통은 아동의 인성이나 행동발

달 등에 관계되어 핵심요소로 작용을 하며, 기존

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

다(Kwon & Lee, 2006; Yang & Park, 2004). 또

한 Satir(1972)는 의사소통을 기능적인 것과 역

기능적인 구분하면서 상호분명한 의사소통이 성

립되고 유지되며,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

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개방적이고 긍

정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바람직한 사

회적 적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Min, 1991), 학업

성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Oh, 2006), 청소년이

처한 구조적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부모와

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연

구(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연구로 비추어볼 때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문

제행동을 줄이는 원인변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이고 역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청소년 비행과 밀

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0;

Kim & Lee, 2006; Ko, 2005; Park & Kim, 2004;

Yu, 2003). 또한 명령적 의사소통 형태를 사용에

따른 통제로 인하여 애정과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갈등을 겪게 되고 분노와 적

개심을 불러 일으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Son & Kim, 2004). 특히 아버지-자녀간의 의사

소통은 자녀의 친밀감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Ji, 2007)

와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이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Kim, 2003; Min, 1991)은 아버

지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사소

통 형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반 사회적 환경변화를 겪는 초기 청소년기는

이전과 다른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 및 아버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

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행동은 청소년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과정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에 관련

된 연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갈등

과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문제행동

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청소년의 보고를 통해 살

펴보고자한다. 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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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ather’s open communication

hypothetical model

<Figure 1-2> Father’s problems communi-

cation hypothetical model

의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 보다 기능적이고 개

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부갈등을 줄이고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따라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 아버지의 의사소통유

형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과 청소년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

형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이상 연구가설에서 밝힌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 설정한 연구 모형은 아

래와 같다.

Ⅱ.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ㆍ경북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상북도 S시에

위치한 중학교에 협조를 요청 후 2011년 4월 2

일부터 15일까지 중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로는 남자 53.9%, 여자 46.1%로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66.3%)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

(33.7%)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

부는 동거(89.2%)로 비동거(10.8%)보다 훨씬 많

았다. 대상자의 가정환경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미만(3.6%), 월 100～200

만원미만(26.9%), 월 200～300만원미만(38.8%),

월 300만원이상(30.6%)이고, 아버지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3.1%), 고졸(55.4%), 전문대졸(15.5%),

대졸이상(25.9%)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의사소통척도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 Olson(1985)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용 질문지를 청소년 자녀로부터 측정

된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각각 10문항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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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어

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20문

항이다. 점수체계는 4점 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으

로 측정되었다. 문항간의 내적합치도(Inter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

수를 추정한 결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90,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86이었으며 아버지 의사소

통 전체적으로는 .93이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Graych 등(1992)이 개발한 자

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 51문항을 Kwon

과 Lee(1997)가 번역하여 타당화 연구에 사용한

48문항 중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는 연

구(Grich & Fnchaman, 1990; 정은희ㆍ이미숙,

2004)에 비추어 부모갈등의 특성 및 차원에 해

당하는 강도, 빈도, 해결 척도만을 2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

드 척도로서, 채점 방법은 문항 2, 6, 9, 11, 12,

15, 17의 7개 문항을 역채점 하였다. 문항간의

내적합치도(Inter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

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자녀

가 지각한 부부갈등 문항에서 강도는 .85, 빈도

는 .82이었으며 해결은 .81으로 전체적으로는

.91이었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게 나올

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의미된다.

3)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은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Oh, Hong, Lee, & Ha(2001)가 번안하

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Youth Self-Report： K-YSR) 117문항 가운데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중 내면화 행동문제, 외현

화 행동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중

에 46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본 연구에 맞게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내면화된 행동문제에 사회적

위축(6문항), 신체증상(10문항), 우울/불안(10문

항)의 하위척도와 외현화된 행동 문제에 비행(9

문항), 공격성(11문항)의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점수체계

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

점을 주었다. 문항간의 내적합치도(Inter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

수를 추정한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 문항에서 위

축은 .80, 신체증상은 .81이었으며 우울/불안은

.82, 비행은 .81, 공격성은 .84로 전체적으로는

.9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문제가 심

각한 것으로 의미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 변인으

로 설정한 부부갈등과 부개방 의사소통, 부문제

의사소통 차이와 직ㆍ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Figure 1-1, Figure 1-2를 연구모델, 그리고 Figure

2를 통계적 검정모델로 설정하였다. Figure 2의

통계적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

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은 지표변수들을 이용하

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모델을 검정하기 위해 측정모

델 증명단계와 구조모델 검정단계의 2단계를 통

하여 부합도 지수 x2값, SRMR, RESEA, CFI,

NNFI를 평가하였다(문수백, 2009; Kli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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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ather’s open communication & father’s open communication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Original SEM)

FO1=Father's open communication1, FO2=Father's open communication2, FP1=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1,

FP2=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2, MC1=Resolution, MC2=Frequency, MC3=Intensity, PB1=Aggression,

PB2=Delinquent behavior, PB3=Depression/Anxiety, PB4=Somatic complaints, PB5=Withdrawn

그리고 모델하의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

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

접효과 역시 AMOS 19.0의 Boots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Ⅲ.결과분석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

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아래 Table 1과 같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9.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

해 각 구조방정식모델하의 10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 변인

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

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변인

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L：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절차를 적용하여 각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2. 각 측정모델의 부합도 평가

연구모델인 각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

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

능성 확인절차(Moon,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Table 2-1,

Table 2-2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 측

정모델의 x2값, 2)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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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matrix for measured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FO1 FO2 FP1 FP2 MC1 MC2 MC3 PB1 PB2 PB3 PB4 PB5

FO1 1

FO2 .81 1

FP1 -.60 -.55 1

FP2 -.53 -.54 .81 1

PC1 -.25 -.22 .32 .33 1

PC2 -.21 -.24 .37 .36 .72 1

PC3 -.19 -.21 .34 .35 .81 .74 1

PB1 -.23 -.26 .55 .48 .26 .24 .27 1

PB2 -.30 -.32 .53 .47 .31 .31 .34 .78 1

PB3 -.23 -.25 .44 .37 .19 .25 .30 .68 .67 1

PB4 -.18 -.27 .44 .40 .18 .18 .26 .73 .67 .71 1

PB5 -.23 -.31 .47 .43 .16 .18 .26 .80 .74 .75 .80 1

Mean 12.0 12.1 12.0 12.1 16.7 15.5 16.4 27.4 21.9 24.5 21.9 17.0

SD 3.11 2.99 2.81 2.82 4.21 4.68 4.12 6.12 4.83 5.11 4.65 4.27

Skewness -.01 -.11 .05 .32 .01 .06 .13 .22 .12 -.01 -.03 .11

Kurtosis -.39 -.17 -.15 -.18 -.42 -.90 -.33 -.19 -.04 -.24 -.36 -.15

N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FO1=Father's open communication1, FO2=Father's open communication2, FP1=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1,

FP2=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2, MC1=Resolution, MC2=Frequency, MC3=Intensity, PB1=Aggression,

PB2=Delinquent behavior, PB3=Depression/Anxiety, PB4=Somatic complaints, PB5=Withdrawn

RMSEA, 3) Bentler CFI, Tucker와 Lewis(1973)

의 NNFI, 그리고 4)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Moon, 2009; Kline, 2011). Table 2-1,

Table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

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 .04～.09를 비롯

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모델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에 있어서 각

측정변인 간 요인부하량이 모두 .8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

변인들 간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어떤

측정모델하의 다른 잠재변인들과 -.26～.60의 상

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측정모델

하의 측정변인들의 각 잠재변인에 대한 충분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각 측정모델의 잠재변인간의 충분한 변

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델하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

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

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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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easurement model of fit index for father’s open communication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Measurement model 23 32 77.70 2.43 .97 .03 .98 .05 .09

<Table 2-2> Measurement model of fit index for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Measurement model 23 32 71.57 2.24 .97 .03 .98 .04 .09

<Table 3-1>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structural model of father’s open

communication type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Standardized

MC → FO -.177 .05 -3.41* -.26

MC → PB .37 .10 3.87* .26

FO → PB -.56 .14 -4.07* -.27

*p < .01.

FO=Father's open communication, MC=Marital conflict,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Table 3-2>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structural model of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type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Standardized

MC → FP .30 .05 6.48* .43

MC → PB .14 .09 1.45
*

.10

FP → PB 1.24 .13 9.30* .60

*p < .01.

FP=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MC=Marital conflict,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

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

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

을 통해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

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3-1, Table 3-2

와 같다.

Table 3-1, Table 3-2에서 각 초기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 문제형

의사소통에서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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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l fit for modified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type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Modified

model
22 33 73.68 2.23 .97 .03 .98 .05 .09

Original

model
23 32 71.57 2.24 .97 .03 .98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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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Father’s open type structural

regression model

<Figure 3-2> Father’s problems type structural

regression model

FO1=Father's open communication1, FO2=Father's open communication2, FP1=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1,

FP2=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2, MC1=Resolution, MC2=Frequency, MC3=Intensity, PB1=Aggression,

PB2=Delinquent behavior, PB3=Depression/Anxiety, PB4=Somatic complaints, PB5=Withdrawn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R. = 1.45, p > .01). 초기 부

문제형 의사소통 연구모델에서 부부갈등 → 청

소년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여 수정

된 부 문제형 의사소통모델을 개발한 다음 초기

모델과 수정모델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자승검증을 실시

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x2
D = 2.109, p = .14로

서 부합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문제형 의사소

통 수정모델이 초기 부 문제형 의사소통 연구모

델과 비교하여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경

로를 1개 제거한 보다 간명한 모델이므로 부 문

제형 의사소통 수정모델의 부합도를 Table 4와

같이 추정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 = .04～.09, SRMR = .03,

CFI = .98, TLI = .97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

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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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Effect decomposition for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father’s open communication

type

Parameter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MC → FO -.26* -.26*

MC → PB .26* .26* .

MC → FO → PB .07* .07*

FO → PB -.27* -.27*

*p < .01.

MC=Marital conflict, FO=Father's open communication,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Table 5-2> Effect decomposition for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father’s problems communi-

cation Type

Parameter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MC → FP .43 .43*

MC → FP → PB .26 .26*

FP → PB .60 .60*

*p < .01.

MC=Marital conflict, FP=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나타났다.

4. 부 개방형 연구모델과 부 문제형 수정연구

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

위의 Table 4에서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

수는 초기연구모델과 비슷하였으나 절대 부합

지수인 Chi-Square(CMIN)값만 2.109만큼 높아

졌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부합도

가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

된 연구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과 부 문제형 의사소통 수정모델

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Figure 5-1, Figure 5-2

와 Table 5-1, Table 5-2와 같다.

부부갈등이 부 개방형의사소통, 부 문제형 의

사소통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효과

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다음 Baron

& Kenny(1986)의 간접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

났다. Table 5-1에서 부부갈등은 통계적으로 청

소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β = .26,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개방형 의사소통

에 직접효과(β = -.26,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개방형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청

소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β = -.27,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은 부 개방형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간접효과(β 

= .07,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인 중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상대

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 개방적 의사소통 순으

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Table 5-2에서 부부갈등은 통계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β = .10, p >. 01)를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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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the sobel test for each structural model

Variances Z p

MC → FO → PB 2.61* .01

MC → FP → PB 4.91* .01

*p < .01.

MC=Marital conflict, FO=Father's open communication, FP=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문제형 의사소통에

직접효과(β = .43,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 문제형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청소

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β = .60, p < .01)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은 부 문제형 의

사소통을 통해 간접효과(β = .43, p < .01)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인 중 부 문제

형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영

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부부갈등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Figure 5-1, Figure 5-2, Table 6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부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

갈등과 청소년문제행동 사이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

개방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부

부갈등과 청소년문제행동사이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서는 부부갈등과 청소년문제행

동 사이에 직접효과(β = .10, p > .01)가 나타나

지 않고 간접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

문제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청소년문제행동사이의 관계에

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해야 할 결

과변수로 놓고 선택한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

는 부부갈등을 지표변수로,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 및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을 지표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원인변인들의 구조적 차이와 직․간접효

과,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을 통한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모델부합여

부와 회귀계수의 모수치 효과를 검증을 하였다.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

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Moon,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maxi-

mum likelihood estimation：ML)으로 측정모델

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4～.09)를 비롯한 모든 부

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수치 추정결과 부 문

제형 의사소통이 모델의 경우 부부갈등이 청소

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의 경우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

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보다 간명한 수정

된 구조회귀분석모델을 초기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 모든 부합도 지수에서 부합도의 기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수정

모델로 모수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최종 연구모델의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2 아동학회지 제33권 2호, 2012

- 196 -

첫째, 부부갈등,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청

소년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

부갈등,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과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 있어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

울, 불안, 위축,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 장애

(internalizing disorder)와 공격성, 불복종, 행동문

제와 같은 외현화 장애(externalizing)와 관련이

높다는 연구(Emery, 1982), 부부갈등을 많이 지

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

인다는 연구(Leem, Choi, & Chae, 2008)와 일치

하며, 부 개방형 의사소통은 문제행동에 부적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이 처한 구조적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부모

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연구(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와 일치한다. 부부갈등은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

통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이

는 부부갈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부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

(Jeong,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Min, 1991)와 부모와의 문

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Son, 2007)와 일치한다. 부

부갈등은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부부

갈등을 높게 지각하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라 것(Park & Kim, 2008)과 부부갈등

과 관련하여 자녀가 심각한 부부싸움을 자주 목

격하고, 자녀 자신과 관련되거나 자신의 탓이라

고 지각하고, 갈등상황에서 두려움과 난처함을

많이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

각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진다는

연구(Roh & Jun, 2006)와 일치한다.

둘째, 부부갈등과 청소년 문제행동 간 관계에

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부부갈등,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

서 부부갈등 및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청

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

의 부분매개역할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갈등

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나, 부부갈등이 높더라도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

소통 같은 부모-자녀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

갈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않고 부부갈등은 부 문제형 의사소통을 통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 모

델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과 의사소통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부갈등을 설명할 때 부부갈등의

당사자인 아버지의 언어적 갈등상황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부부갈등 빈도가 많을수록

그 상황을 보다 예민하게 하여 더 많은 행동문

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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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ych & Fincham, 1990), 부부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하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

고 나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Feldman, Nash & Aschenbrenner, 1983)와 부모

간의 갈등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Fauber et al., 1990; Farber &

Long, 1991; Vincent et al., 1991)와 부부갈등 그

자체가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기

보다 갈등적인 부부관계가 부모의 긍정적인 양

육행동을 저해함으로써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Jeong, 2007)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중대

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

서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부갈등이 높더라도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 같은 부모-자녀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부간 갈등이 아버지의 개

방형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하다면 자녀에

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실제 개인의 삶에서 가족 내

갈등은 불가피성을 비추어 볼 때 무조건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갈등의 발생을 줄

이고 나아가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상호작

용 방식, 특히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Lee, Min, & Lee

2005).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갈

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고,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같은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완전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같은 갈등상황을 지각하게 되고 청소

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

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을 지각하더라도 갈

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식, 특히 의

사소통 대처 기술이 가정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발달상으로 심리적으

로 예민한 청소년을 둔 부모는 무엇보다 우선적

으로 자녀에게 배려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

어야 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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