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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는 아동 달  여러 면에 향  미 는 

인 사회  이다 특히 과거에 가 이 . 

담당  사회  능이 축소 는 사회

에 사회  장   역  욱 , 

요  를 차지 게 었다(Kim Tae-Lyon et 

그러므  사회  과  경험 고 사al., 2004). 

회  일원이 는 경험  는 등 에  

 아동에게 매우 요  과 가 다. 

에  잘 는 아동  에  감

이나 태도 동 가 이고 인 계 업, , 

행동특 이 향상 어 청소  인, 

지 공 인 사회  (Chae Ho-Sook, 

  있는 면2008; Lee Hyun-Min, 2005) , 

에 지 못 는 아동  낮  자아존 감 등

 인  소극 공격  행동 등  , 

행동  보인다(Heck, 1983; Park Jae-San & 

그러므  아동이 생Moon Jae-Woo, 2006). 

 면  게 는 여러 가지  경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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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 folded. The first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self-resilience, their mother's parenting style, family strength an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the 

second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effects of the three variables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o 

achieve the purposes, a total of 198 5th and 6th grade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surveyed on 

children's resilience scale, parenting style scale, family strength scale, and school adjustment scale. As a 

results,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the four variables were observed. Also it was founded that children's 

self-resilience is the most effective, mothers' parenting style is the second, and family strength is the least 

factor on school adjustment. From the result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early intervention is needed to 

enhance family strength as well as intervention to improve self-resilience in order to increase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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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욕구에 맞게 변 시키거나 자신이 생

에 잘 는 데 향  미 는 요소를 히

는 연구는 미가 있다.

늘날  아동  높  업 취 요구 가족, 

능  약 경쟁  사회 계 등 여러 가지 스트, 

스 상황에 노출 어 있고 이러  경  아동

 에 부  향  미   있다. 

그러나 같   상황에 있다 라도 어떤 아

동  쉽게 잘 는 면에 어떤 아동  어

움  겪는다 는 생태  변인. Choi Ok-Hee(2006)

군 에  아동  에 향  미 는 체

계는 아동 개인  특 과 가 경 변인 등이 포

함  미시체계 변인군이 가장 향  미 는 변

인군이라고   있다 그러므  에 . 

 차이는 스트 스나 어 움  극복 고자 노

는 면과 이 있는 아동개인  가  특

에  롯 다고 볼  있 며 이러  에, 

 본 연구는 개인특 변인  자아탄 가, 

특   모  양 태도  가족건강  살펴보

고자 다 양 태도를 살펴 에 있어  모  양. 

태도에  맞추는 이 는 아동  장과

에  가장 많  시간  보내고 직 이고 , 

게 상 작용 는 지원체계가 어 니이  

이다   미 소타 . Yates, Egeland Sroufe(2003)

부모 자  트- (The Minnesota Parent-Child 

에 면 일 고 지지 인 양 에 Project) , 

 인생    아동  에 강

고도 지속 인 향  미 다고 인 었다. 

자아탄   개인  감  조 고 상황과 

경   변 시키는 능 이며 내외  스, ․

트 스에 해 통  있게 는 개인조 능

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자아탄 이 높  아동  가족이나 타인1996). 

에게 사회  지지를 쉽게 이끌어 낼  있 며, 

 자  효능감과 인지  효 이 높  

뿐 아니라 가 생  경우 요  사람에게 , 

도움  요청 는 능 도 있어 도 인 과 에 

처   있는 특  가지고 있다(Block & 

Kremen, 1996; Rutter, 1978; Shin Jeong-Hee, 

그러므  자아탄  부  지 고 2006). 

에  처를 증진시킬  있 며 삶에 보

다  참여  다는 에  능 과 

상 이 높다고   있다(Kim Kyung-Eun & 

Chio Eun-Hee, 2010). 

자아탄 과 에  행연구를 살

펴보면 자아탄 이 높  아동  자  존

감  지 인 취도가 높고 업 구 계

사 계 등에  인 행동  보여  

생   잘 는 경향이 있다 Garmezy,

Kang Chang-Sil Klohnen Shin 

Yun-Ja Werner & Smith 자아탄

이 장에  요  미를 가지는 것  이

러  인 특 과   만  아니

다 Masten 과 Wicks  자아탄  

 특 이 아니라 스트 스 상황이나 특  

경에 는 과 에  며 습과 향

상이 가능  보편 인 라고 다 ee 

Sun-Young 재인용 그러므  자아탄  

습이 가능  개 이라는 면에  장에

 요 게 다루어야  변인  욱 

를 갖는다고 볼  있다

아동  자아탄 과 불어 가   

에 많  향  미 는 요소이다 가  아동

 행동과 달에 향  미 는 가장 본 인 

단 이며 일차 인 경이다 Jung Won-Sik

 가 경  지 경 구조 경 과 경  

분   있다 지 경에는 가  사회경

 지 가족구 부모   등이 포함

며 구조 경에는  상태 생 공간 가 지

향 강 체계 집단특  등이 포함 다 그리고 

과 경  가  내에  상 작용 는 분 나 

풍토 등  말 며 이를 심리 인 경  개

 다

아동이 가 에  느끼는 심리 인 안 감이 일

상생 에   이어진다고 볼 아동

이 지각 는 가  심리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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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를 맺는다고 볼  있다 가  심

리  경  가족상 간  계  작용  상태를 

미 는 것  보면 가  심리  경  

양 태도  가족건강  들  있다

양 태도  개  보면 부모는 일생  , 

통 여 시  특 에 라 보다 직  는 간

 자  상 작용 며 양  책임지게 

는데 이  취 는 일 인 태도나 행동  경

향  양 태도라고 다 양 태도  . 

간  계에  연구는 보통 어떤 양 태도가 

과 상 이 있는가에 이 맞추어  있

다 행연구에 면 양 태도가 민주 애. , 

합리 자 일  이  높  , , 

것  다(Byun Jee-Sun, 2005; Jung En-Jin, 

2002; Ko Hye-Jin, 2003). 

양 태도는 부모가 지각  양 태도  자 가 

지각  양 태도  나   있다. Medinnus(1965)

  아동이 주변  경  주Lee Sook(1988)

 지각 고 해  에 부모  양 태

도는 아동  보고를 통해 평가 는 것이  람

직 며 자 에게 훨씬 직 인 향  , 

다고 보았다  부모가 . Kim Sung-Yeoun(1981)

지각  양 태도  아동이 지각  양 태도를 

여 아동   역 자아개 에 는 아( )

동이 지각  양 태도가 상 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 에게 잘 해주어도 . 

자 가 부  지각  도 있 며  , 

그 지 않  경우라도 자 가  아들

일  있고 그에 라 자   특 이 달

라질  있  이다 그러므  부모  양 태. 

도를 자 가 어떻게 느끼고 아들이느냐 는 

부모  양 태도를 자 가 어떻게 지각 느냐가 

실  양 태도보다 욱 요  미를 가진다고 

볼  있다.

그동안 생   이해 고자 행  많

 연구들  에 있어 가족특  요

 엇보다 강조 고 있다 생 에  나타. 

나는 다양   부 는 가족 내  

에  롯  에  해결도 가족  심

리  계에  해결책  찾아야 다는 지 에 

라(Cho Gye-Yeun, 2006; Choi Ji-Eun & Shin 

Yong-Joo, 2003; Kwon Ji-Eun & Lee So-Hee, 

가족건강 이 주요  변인  고 고 1999), 

있다(Kim Hyeong-Soo & Cho Woo-Hong, 2009; 

Lee Hye-Kyong, 2009).

가족건강 에  개   미국에  1970

가족  구조  변  가족 능  약 에  롯

는 여러 들  해결  해 건강  가족

 특  히는 연구(Olson, 1996; Olson & 

에 부  DeFrain, 2003; Stinnett & DeFrain, 1985)

시작 었다고 볼  있다 그 후 국내에 는 . 

상 인 생  는 가족  능  도를 

사   가족건강 척도가 개 었고

(Choi Seon-Hee, 1999; Eo Eun-Joo & Yoo 

척도  Young-Ju, 1995; Yoo Young-Ju, 2004), 

요인들  통해 가족건강 에  개 이 구체

 시작 다 는 헌. Choi Seon-Hee(1999)

연구를 통해 가족건강  역  사소통 애, 

사랑 신뢰 지지 해결능 부모역 자/ , / , , , 

연 신 체계 등 가지 역  리  , , 8

 있다 는 가족건강 척도  . Yoo Young-Ju(2004)

요인  가족원에  존 식 감, , 

사  애 인 사소통 가 목 공, , · , 

역 충실 해결능 경  안 과 신, , , 

체  건강 가족 사회   등 개 요소를 , · 10

포함 다 그러므  가족건강 이란 가족원 개. 

개인  건강  달  도모 고 가족원간  상

작용이 르고 합 여 집단  가족체

계를 잘 지 고 있는 도라고   있다

(Jung Ji-Young & Lim Jung-Ha, 2001).  

가족건강 과 에  근  연구

(Kim Kyung-Eun & Choi Eun-Hee, 2010; Kim 

Mi-Sun, 2011; Kim Yeon-Jeong, 2010; Nam 

Young-Ja, 2009; Park Sang-Hee, 2010; Park 

를 보면 높Hyun-Jin, 2011; Yang Kem-Sil, 2010) , 

  가족건강 이 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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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미 게 다는 것  알  있다 그러나 . 

과  가족Kim Mi-Sun(2011) Yang Kem-Sil(2010)

건강 이 에 미 는 향에  연구들

이 청소  상   경우가 많 므  아동

에도 가족건강 이 에 향  미 는

지에  실증 인 연구가 요함    

있다.

이상  아동  과 주요  계가 있

다고 진 어 니  양 태도 가족건강 자, , 

아탄 에  행연구를 살펴보면 각 변인, 

들과  계를 부분 만 살펴보았  뿐  

변인  모  고 여 향  알아본 연구는 

이다 그러므  본 연구에 는 행연구  . 

고찰  통해 나타난 시사  참고 여 아동  

에 향  미 는 요소 즉 개인 변인, 

 자아탄 과 가 변인  아동이 지각  어

니  양 태도  가족건강 이 에 미

는 상 인 향  알아보고자 다 이러. 

 연구목  달  여 다 과 같  연

구 를 다.

첫째 아동  자아탄 어 니  양 태도, , , 

가족건강 과 생  간  계는 어떠

가? 

째 아동  자아탄 어 니  양 태도, , , 

가족건강 이 생 에 미 는 상  

향  어떠 가?

연구 방법. Ⅱ

연구 상 1. 

본 연구는 부산 역시 소재 공립 등 에 재

 인 등   아동 명과 그들  어5-6 198

니 명이었다 등   상  198 . 5-6

 이 는 사춘 에 어들고 상  진 과 

함께 새 운 경에 해야 는 요  시

이므  생 에 향  미 는  변인들

에  탐색이 미있다고 사료 었  이

다 조사 상  일  특징   과 같다. 1 .

variable category frequency(%)

ch
Ild

grade
5th  90(45.5%)

6th 108(54.5%)

gender
male 101(51.0%)

female  97(49.0%)

m
o

th
er

age

30s  52(26.3%)

40s 138(69.7%)

over 50   8( 4.0%)

education

middle school   6( 3.1%)

high school 101(51.0%)

4 year degree  86(43.4%)

master degree 
or higher

  5( 2.5%)

family 
income

below 1 million 
Won

 12( 6.1%)

over1 below2  38(19.2%)

over2 below3  47(23.7%)

over3 below4  42(21.2%)

over4 below5  34(17.2%)

over 5 million  25(12.6%)

sum 198(100%)

<Table 1> Frequency of Distribution of the grade, 

gender, age,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f the subjects

연구도구2. 

가 생. 

아동  생    해 Min 

가 등 생용  작  Byeong-Soo(1991)

생  척도를 사용 다 이 척도는 사. 

계 우 계 습 동 규 행사  , , , , 5

개 요인 각 요인당 항  구 어 있( 5 )

나 본 연구에 는 조사에  신뢰도가 낮  

행사 를 외  개요인  (Cronbach's =.51) 4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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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사용 다 각 항   그 지 20 ) . ‘

않다 에  매우 그 다  답 는 (1 )’ ‘ (5 )’

척도이며 가 높  생  Likert 

도가 높  것  미 다 각 요인별 신뢰도  . 

계 는 사 계  우 계(Cronbach's ) .87, α

 습 동  규  .73, .81, .80, 

생  체는  나타났다.91 . 

나 자아탄  . 

본 연구에  사용  아동  자아탄  도

구는 과 이 개  자아탄Block Kermen (1996)

 척도 를 (Ego resiliency scale) Yoo Sung-Kyung, 

이 번안  Hong Se-Hee, & Choi Bo-Yoon(2004)

 것이다  그 지 않다 에  매. ‘ (1 )’ ‘

우 그 다 지   척도이며(5 )’ Likert 5 , 

가 높  자아탄 이 높  것  미 다. 

이 척도는  항  나는 갑자  놀라는 14 “

일  당해도  찮아지고 그것  잘 이겨낸

다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  일”, “

 해보는 것  좋아 다  같이 주어진 과 에 ”

 집 자신감 자 용 등  는 , , 

항들  구 어 있 며 체 항  신뢰도 계

는  나타났다(Cronbach's ) .84 .α

다 아동이 지각  어 니  양 태도 . 

어 니  양 태도를  해  Schaefer 

등 이 개  아동이 지각 는 부모  양(1965)

태도(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를  이 재구CRPBI) Baek Hyun-Jeong (1991)

 것  사용 다. 

이 척도는  양 태도 모 에 나타난 Schaefer

양축  심  람직  양 태도  개 2

과 람직 지 못  양 태도  개  나2

어진다 라  질 지  항  민주 자   . ·

권 통  애 용  거부  각 항· · · 11

씩  항  구 어 있다 각 항  22 . 

답   부여 식  아동이 어 니가 자신  

어떻게 는지를  그 지 않다 에  ‘ (0 )’

항상 그 게 다   척도  답 게 ‘ (4 )’ 4

어 있 며 가 높  민주 자 이고 ·

애 용  지각 는 것  미 고 가 ·

낮  아동이 어 니  양 태도에 해 권

통 이고 거부  지각 는 것  · ·

미 다 본 연구에 는  척도  . Likert 5

여 사용 다 요인별 신뢰도 계. (Cronbach's 

를 보면 민주 자   권 통 는 애) , · · .64, ·α

용  거부는 아동이 지각  어 니· .82, 

 양 태도 체는  나타났다 민주 자  .81 . ·

 권 통  신뢰도가 약간 낮  편이었 나 ·

일   항  내 일 도가 이상이.6

면 난 다고 보는  그  사용 다. 

라 가족건강. 

가족건강   해  Eo Eun-Joo

가 작  가족 건강도 척도Yoo Young-Ju(1995) ‘ ’

를 사용 다 이 척도는 가족원간  . (10

항 가족원간  사소통 항 가족  해), (9 ), 

결 행능 항 그리고 가족원간  가 체계 (6 ), 

공 항  가지 요인  항  구(9 ) 4 34

어 있다 이 척도는  척도. Likert 5 , 20 ~170

지  분포를 보이며 가 높  가

족건강  이 높  것  미 다 역. 

별 신뢰도 계 는 가족원간   (Cronbach's )α

가족원간  사소통 가족  해결.93, .91, 

행능  가족원간  가 체계공  가족건.70, .91, 

강  체는  나타났다.97 .

연구 차3. 

연구도구  과 소요시간  알아보, 

 해 본 연구 상이 아닌 등  생 5

명과 생 명에게 조사를 실시25 6 24

다 그 결과 생  척도에  요인인 . 

행사는 신뢰도가 낮아 거 다 본 조사. 

는 연구자가 해당  담임 생님께 충분히 

명  후 아동들에게는 담임 생님이 직  포, 

여 에  답 게 고 회 며 어, 

니  경우에는 가 통신  태  포 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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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  지는 아동 부 어 니 부230 , 230

나 모  자 가 매칭 지 않거나 답 내, 

용이 부실  자료 등 자료처리에 부  부22

를 외 고 아동 부 어 니 부를 종분198 , 198

에 사용 다.

자료분석4. 

본 연구  자료는 통계 그램  SPSS 18.0 

이용 여 분 며 분 차는 다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  도구  신뢰도를 , 

알아보  해 각 역별 신뢰도 계 (Cronbach's 

를 산출 다 째 등 생  자아탄) . , , α

어 니  양 태도 가족건강 과 생  , 

간  계를 알아보  해 상 계 분  실

시 다 째 아동  자아탄 어 니  양. , , 

태도 가족건강 이 생 에 미 는 상, 

 향  알아보  해  단계  다회귀

분  실시 다. 

연구 결과. Ⅲ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1. , ,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응 간의 계 

아동  자아탄 어 니  양 태도 가족건, , 

강 과 생  간  계를 알아보  해 

상 분  실시 다 에 면 첫. <Tbale 2>

째 아동  자아탄  생 과  , 

상 이 있는 것  나타났 며(r=.61, p<.01), 

사 계 우 계 습 동, , , 

규  모든 요인과  상 이 있는 

것  나타났다(r=.40, p<.01 /r=.68, p<.01/r=.51, 

p<.01. /r=.40, p<.01). 

째 어 니  양 태도는 생 과 , 

 상 이 있는 것  나타났 며(r=.52, 

사 계 우 계 습 동p<.01), , , 

규  모든 요인과  상, 

이 있는 것  나타났다(r=.37, p<.01 /r=.41, 

p<.01 /r=.45, p<.01 /r=.46, p<.01). 

째 가족건강  생 과  , 

상 이 있는 것  나타났 며(r=.29, p<.01), 

사 계 우 계 습 동, , , 

규  모든 요인과  상 이 있는 

것  나타났다(r=.20, p<.01/r=.19, p<.01/ r=.28, 

p<.01. r=.25, p<.01). 

factor
school 
adjust
ment

teacher peer 
learning 
activity

school 
rules

resilience .61** .40** .68**  .51**  .40**

autonomy 
vs. control .39** .33** .26**  .32**  .33**

acceptance 
vs. rejection .50** .31** .43**  .44**  .46**

parenting 
attitude

.52** .37** .41**  .45**  .46**

relation .26* .17* .18**  .24**  .24**

communi-
cation

.28** .22** .20**  .26**  .21**

problem 
solving 
ability

.23** .12 .14*  .23**  .26**

sharing 
values .28** .21** .17*  .29**  .22**

family 
strength .29** .20** .19**  .28**  .25**

**p< .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resilience,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family 

strength                     (N=198)

주요  변인  아동  자아탄  생

과 가장 이 높  것  인 었 며

가족건강  생   각 (r=.61, p<.01), 

요인과 범  상  보여 이 .19~.28 

다소 낮  것  나타났다. 

이  같이 아동  자아탄 가족건강 어, , 

니  양 태도는 생   생

 모든 요인과   상 이 있는 

것  나타났다 이는 아동  자아탄 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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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건강  이 높 어 니  양 태도, 

가 일  아동  생  이 높

아진다는 것  미 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2. , ,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상

 향력

생   생  요인에 

 자아탄 어 니  양 태도 가족건강, , 

 상  향  악  해 단계  다

회귀분  실시  결과는  과 같다 다회3 . 

귀분  실시 에 앞  독립변인들 간  다

공  가능  악  해 공차 계(Tolerance)

 분산 창요인 지 를 살펴본 결과 공차 (VIF) , 

계는 지 는  분포.787~.928, VIF 1.000~1.271

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 공  험  

 것  볼  있다. 

생 에 향  미 는 변 들이 , 

단계  입 었  단계에  생, 1

에 해 자아탄   명  가지37%

는 것  나타났다 단계에  양 태도를 추가. 2

 회  시킨 결과 생 에  명, 

이 가 증가 어  명  보 며 9% 46% 3

단계에   가족건강  추가  회귀시킨 결과, 

생 에  명 이 가 증가 어 2%

 명  가지는 것  나타났다48% . 

생 에  변 들 간  상  향

 살펴보면 자아탄 (β 이 가=.47, p<.001)

장 큰 향  가지는 변 이며 그 다  어, 

니  양 태도(β 가족건강=.29, p<.001), (β

  나타났다=.15, p<.01) . 

다 생  각 요인에  , 

향  미 는 변 들  단계  입  결과

는 다 과 같다 첫째 사 계  경우 단. , 1

계에  아동  자아탄  사 계  변량

 를 명 고 있 며 단계에 는 사16% 2

계 에  명 이 증가해  명5% 21%

 가지는 것  나타났다 사 계 에 . 

 변 들 간  상  향  살펴보면 자

아탄 (β 이 가장 큰 향  가=.30, p<.001)

지는 변  나타나고 있고 그 다  어 니  , 

양 태도(β  나타났다=.25, p<.001) . 

째 우 계  경우 단계에  아동  , , 1

자아탄  우 계  변량에 해 47%

명  가지는 것  나타났다 단계에 는 . 2

우 계  변량에  명 이 증가해 2% 

 명  보 다 우 계 에  변49% . 

들 간  상  향  살펴보면 자아탄

(β 이 가장 큰 향  가지는 변=.62, p<.001)

 나타났고 그 다  향  가지는 변, 

는 어 니  양 태도(β  나타났다=.15, p<.01) .

째 습 동  경우 단계에  아동  , , 1

자아탄  습 동  변량에 해  26%

명  가지는 것  나타났다 단계에 는 . 2

습 동  변량에  명 이 증가해 7% 

 명  보 며 단계에 는 습 동 33% , 3

 변량에  명 이 증가해  2% 35%

명  가지는 것  나타났다 습 동. 

에  변 들 간  상  향  살펴보면 

자아탄 (β 가 가장 큰 향  =.38, p<.001)

가지는 변  나타났고 그 다 이 어 니  양, 

태도(β 가족건강=.25, p<.001), (β =.16, p<.01)

 나타났다 . 

째 규  경우 단계에  어 니, , 1

 양 태도는 규  변량에 해  22%

명  가지는 것  나타났다 단계에 는 . 2

습 동  변량에  명 이 증가해 9% 

 명  보 다 단계에 는 습 동 27% . 3

 변량에  명 이 증가해  2% 29%

명  가지는 것  나타났다 규. 

에  변 들 간  상  향  살펴보면 

어 니  양 태도(β 가 가장 큰 =.33, p<.001)

향  가지는 변  나타났고 그 다 이 자아, 

탄 (β 가족건강=.25, p<.001), (β =.13, p<.05)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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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B  β t R2 R2 F

1 resilience

teacher

.21 .40  6.06*** .16 36.70***

2
resilience .16 .30  4.23***

.21 0.5 25.91***

parenting attitude .10 .25  3.59***

1 resilience

peer

.26 .68 13.07*** .47 170.74***

2
resilience .24 .62 11.02***

.49 .02 91.84***

parenting attitude .05 .15  2.72**

1 resilience

learning 

activity

.23 .51  8.21*** .26 67.32***

2
resilience .18 .39  6.01***

.33 .07 47.33***

parenting attitude .10 .29  4.54***

3

resilience .18 .38  6.04***

.35 .02 34.99***parenting attitude .09 .25  3.84***

family strength .04 .16  2.70**

1 parenting attitude

rules

.15 .46  7.33*** .22 53.73***

2
parenting attitude .11 .36  5.37***

.27 .05 35.94***

resilience .11 .26  3.80***

 4.76***.33.10parenting attitude

3 .29 .02
25.90***

 3.79***.25.10resilience

 2.13*.13.03family strength
114.03***

10.68***.61.87

school 

adjustment

resilience1 .37

 8.17***.47.68
2

resilience
.46 .09

82.74***

 5.74***.33.36parenting attitude

59.50***
 8.24***.47.67resilience

3 .48 .02 5.01***.29.32parenting attitude

 2.74**.15.10family strength
*p< .05, **p< .01, ***p< .001

<Table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hildren's resilience,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family strength as predictor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N=198)

 

논 의. Ⅳ

본 연구에  진 요  결과를 토  

행연구  지어 논 면 다 과 같다 첫째. , 

아동  자아탄 어 니  양 태도 가족건강, , 

 모  아동  생 에   상

 보 다  가지 변인  생 과 . 

가장 상 이 높  변인  자아탄 이며 가장 

낮  상  보인 변인  가족건강 인 것  

인 었다. 

구체  보면 자아탄 과 생 간

 상 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생  

 요인  특히 우 계  습 동간  상

이 높았다 이 듯 자아탄 과 간  . 

높  상 계는 등  고 생  상  

  연Chae Ho-Sook(2008), Park Sang-Hee(2010)

구결과에 도 인   있다. Chae Ho-Sook 

 결과에 면 자아탄 과  (2008) , 

간에는   상 이 있고  .69

요인인 사 계 우 계 업 규, , , 

 요인과 자아탄 간  상   .71 .84∼

높게 나타났다 역시 등. Park Sang-Hee(2010) 

 생  자아탄 과 생  간에는 6

 상 이 있  보고   있다.73 .

부모  양 태도  간  상  행

연구들  살펴볼 자아탄 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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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다는 높지 않  것  인 다. Cho 

 등  생  Myeong-Jin(2012) 5

과 부모 양 태도간 상 이  범 인 것.2 .5∼

 보고   있고 역시 , Jung Eun-Ha(2006) 5, 6

 상   연구에  부모  양 태도는 

과   상 이 있  .1 .3∼

보여주었다  연구에 도 마찬. Lee Eai-Ok(2008)

가지   변인간   상 이  분포.2 .3∼

 나타나고 있다 이 게 볼  본 연구에  나. 

타난 라는  상  존 행연구에 해 .52

상당히 높  임  알  있다.

가족건강   가지 변인  생 과 

가장 낮  상  보 다 등 생  상  . 

가족건강 과 간  계를 살펴본 행

연구는 매우 이었다 다만 생 과 . 

사  개  이해   있는 생  만족

도  생  부 과  계를 살펴본 연구

들이 있다 를 들어 과 . , Lee Jeong-Oun Lee Kyeong- 

는 등   상   Hwa(2010) 5, 6

연구에  가족건강  생  만족도   .75

높   상  갖는다고 보고   있고, 

등 생  포함 여 고등 생  상   연

구에  가족건강  생  부 과  

역상 이 있  보고   Lee Hye-Kyong (2009)

연구를 추어 볼 가족건강 이 등 생  , 

생 과   상 이 있는 것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변인간   

계를 보고  행연구들  지지 는 것  보인

다. 

째 생 에  아동  자아탄, , 

어 니  양 태도 가족건강  상  향, 

 악해본 결과  가지 변인  생   

체 값에    명  갖는 것

 인 었다 이  가장 향 이 높  변인

 자아탄 이었 며 여 에 어 니  양 태

도  가족건강   명 이 추가 었

다 자아탄 이 등  아동  에 

향  미 는 주요 변인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Kim Oc-Seon 등  연구결과  사  결과

이다 해당 연구에  자들  등 생  체 

생 만족도에 자아탄 과 가족건강 이  

 향  미 는데 자아탄 이 가족건강

보다 큰 향  미 다고 보고 고 있다

그러나 이러  연구결과는 조심스럽게 해  

요 이 있다 냐 면 이후 행  . Kim Oc-Seon 

등  연구  사  과 (2005) Lee Jeong-Oun Lee 

 연구에 는 다른 결과가 나Kyeong-Hwa(2010)

타나고 있  이다 아동  자아탄 과 가. 

족건강  모  생  만족도에  명

 가지나 가족건강 이 부분  명  갖고 

여 에 자아탄 이 일부 명  추가 고 있

는 것  나타났다 이는 분 상 아동  가. 

경 변인에  롯 다고 추 해 볼  있다. 

과 는 양 이 Lee Jeong-Oun Lee Kyeong-Hwa(2010)

모  있는 등 생과  부모  조부모  사

는 등 생  구분 여 분 다 양 이 모. 

 있는 아동  경우 가족건강 이  양  가, 

족구조를 갖는 아동  경우 자아탄 이  주

요  명  갖는 것  인 다. Kim 

등  등 생  생  만족도Oc-Seon (2005)

에 미 는 자아탄  향이 매우 큼  지

고 있 나 과 , Lee Jeong-Oun Lee Kyeong-Hwa 

 연구를 고 해볼  아동  자아탄(2010)

이 생 에 미 는 향  그들  가족

구조를 롯  가 경변인에 라 달라질  

있  고 해야  것  여겨진다. 

편 아동  생  요인에  , 

아동  자아탄 어 니 양 태도 가족건강, , 

 상  향  요인에 라 약간  차

이를 보 다 구체  사 계  우 계 . 

에는 자아탄 과 양 태도만이  

명  갖는데 양 태도보다는 자아탄 이  

큰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그리고 습. 

동 과 규 에는 자아탄 양, 

태도 가족건강   변인이 모   명, 

 갖는 변인인 것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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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변인  상  향  검증

 연구결과에  주목 는  가지 사항  다

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  생   . , 

습 동 과 규  에만  명

 가 다는  째   가지 , 

요인 즉 사 계 우 계 습 동, , , 

에  가장 큰 명 변인  자아탄 이

었는데 해 규 에 해 는 어 니  

양 태도가 가장 큰 명변인  나타났다는 

이다.  

첫 번째 결과에 해 는 등 생  상  

가족건강 이 생 에 미 는 향  연

구  행연구가 미 해 구체 인 논 를  

어 운 이 있다 앞  언   있는 . Kim 

등 과 과 Oc-Seon (2005) Lee Jeong-Oun Lee 

 연구가 있 나 이들 모  Kyeong-Hwa(2010)

생  만족도를 체 인 만 분

고 각 요인별  분  자료를 공 지 않

고 있다 라  향후 가족건강 이 등  고. 

생  생 에 어떠  향  갖는

지 연구가 축   본 연구결과에  일

과 해  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 다. 

  가지 고 어야   본 연구에  

자아탄 어 니  양 태도 생  , , 

아동  자 보고 그리고 가족건강  어 니, 

 자 보고  작 었  주목  요가 있

다 본 연구에  가족건강 만  어 니가 답. 

도   이 는 가족건강  도구를 개  Eo 

 가 가족구 원  Eun-Joo Yoo Young-Ju(1995)

어 니는 가족건강 에 해 가장 심이 많 며 

실  가족건강  담당 면  가족  가장 잘 

악 고 있어 어 니가 지각 는 가족건강 이 가

장  있는 가 다고  이

었다 그러나 등 이 청소. Hwang Jin-Sook (2004)

 심리  에 가족 능  가족 계에  

청소  주  지각과 해 이 요 다고 강조

 과 근 들어 가족건강 에  아동  

청소  자 보고 이 증가 고 있는  고

해볼 가족건강 도 아동이 답 도  했, 

다면 재  연구결과 는 다른 결과가 나  가

능 도 있  것  사료 다.

 번째 결과인 규 에  명  

 어 니  양 태도가 가장 향 이 크다는 

 역시 행연구  논 에는 , 

이 많다 우  생 에 향  미 는 독. 

립변인  입 는 변인들이  같지 않다. 

상  향 이란 말 그  고 상 변인들 

내에  향  이 에 같  구조를 가진 

연구가 존재  에   그에 른 해 이 

가능  것이다 다만 행연구들  등 생  . , 

상  자아개 과 부모양 태도가 에 

미 는 향  악   연구Jung Un-Jin(2002)

를 보면 부모  애 인 양 태도가 높  , 

아동  규 에  이 높아짐  나타

낸  있다  고등 생  상  부모  . 

양 태도가 에 미 는 향  살펴본  

연구 에 면 부모  (Lee Kang-Ok et al., 2009)

양 태도  규 에 향  미 는 태도

는  양 태도인 것  인 었다 본 연. 

구에  규 에 가장 큰 향  미 는 변인

이 자아탄 도 가족건강 도 아닌 어 니  양

태도라 함  어 니  민주 자 애, , , 

용  태도가 높게 지각  아동   규

에   높아짐  미 며 이는 부모가 애

이고  양 태도를 보일  아동  

 규 에  이 높아진다고  행연구들과 

그 맥  같이 다고 볼  있겠다.

이상  연구결과를 토   결  다 과 

같다 첫째 아동  자아탄 이 좋 어. , , 

니  양 태도가 일 가족 건강 이 , 

높  생 에   이 높아진다. 

 자아탄 과 가족지Song Young-Kyoung(2006)

지가 상 작용했   청소 들  경에 보

다 연 게   있다고 했다 이는 아동. 

에게도 외가 아닌 것  인 었 므 아, 

동   높이  해 는 자아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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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개인에 해 개입 는 것   가족

건강  증진   가족 체에  개입이 

등  시 부  이루어 야 함  안 다. 

째 생 에  아동  자아탄, , 

어 니  양 태도 가족건강  상  향  , 

 가장 향 이 높  변인  아동  자아탄

이다 라  이른 시 부  아동  상  . 

자아탄  향상시킬  있는 다양  그램

 개 실시함 써 내  요인  강 해주는 , 

것이 생 에  에 인 향  미  

것임  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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