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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행동은 양육자나 교사의 지도범위를 넘어 통제가 어렵거나 충동적인 상황을 일으켜 주변 사

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행위이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초기에 수정되지 않으면 

학령기로 전이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할 뿐만 아니라(Kang, 2014; Lee, 2010; Rhee & 

Yang, 2006; Seo, 2008; Seo, 2009) 성인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필요하

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여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주고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학교는 아동에게 있어 가족 이외의 또래, 성인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며, 아동

은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키워나간다. Lewin의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

경 개념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함수 [B=f(P. E)]에서 B(behavior)=행동, 

E(environment)=심리적 환경, P(person)=사람이라고 하는데 P와 E가 공존하는 세계를 생활공간

(life space), 그 밖의 부분은 비심리적 세계이자 물리적 세계라고 하며 생활공간 안에서 개인 그 자

체와 그를 둘러싼 심리적 환경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 결정된다(Kwon, 2008). 학교 환

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은 학교 조직원의 권위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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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peer attachment between affective school environments 

and the problematic behaviors of children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10th wave 

(2017).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obel test, 

and bootstrapping versification were performed using SPSS 28.0 and Process Macro 28.0.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trolled and rigid school environment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eer attachment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internal and external behavior problems. Furthermore, peer attach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internal and external behavioral problems. Peer attachment completely mediated the 

link between affective school environments and internal behavioral problems, and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affective school environments and external behavioral problems. These results show the important 

role of supportive and democratic school environments regarding pee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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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조 형태, 교직원 태도, 신념, 인식, 기대 등의 학생이 지각

하는 심리적 요소들을 포함한다(Kim, 2015; Lee & Kim, 2022; 

Park, 1999; Park, 2013). 그러므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학

교 환경은 한편으로 심리적 학교 환경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많

은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학교 환경을 여러 가지로 정의했는데 

그중 학교 규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Choi, 2021; Kim & 

Cho, 2018; Lee et al., 2014; Lim & Lee, 2015) 등이 포함되

어 있다. Kwon (2008)은 아동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

의 하위요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수업 참여도, 교실 규

범에 따른 교사의 학생 통제 등을 살펴보았다. 즉, 심리적 학교 환

경이란 아동이 접하고 있는 학교 공동체의 성격을 정서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에 주목하고자 하며 하위요인들로 교

사의 지지와 의사소통, 규율에 대한 해석, 전반적인 교실 분위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교사의 행동, 학교에서의 타인과의 관계, 교실 분위기

를 정서적으로 인식하고(Trickett & Moos, 1973) 이에 따라 상

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심리적 학교 환경은 아동의 행동에도 영

향을 주는데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학교 환경은 아동에게 자유롭

고, 개별적인 존중을 받는다고 인식하게 하며, 아동은 유연한 분

위기 속에서 교사와 또래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

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Choi et al., 2020). 그뿐만 아니

라 이러한 심리적 학교 환경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이 높아지면서(Yeon & Choi, 2019)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과 유대감이 생겨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적응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Park, 2013). 반대로 학교 환경이 경직되고 비지지적일수록 

아동에게 적응 문제가 생기고 이는 행동 문제로 이어지며(Kim, 

2014; Lee, 2019) 사회관계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i et al., 2020).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 아동이 지각하

는 심리적 학교 환경에 주목하고자 하며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학령기 아동은 유아기와 달리 애착 형성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같은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

는 교사나 또래까지 포함된다(Kim & Choi, 2012). 학령기 아동은 

가족 이외의 공동체, 즉 또래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얻고자 하고 또

래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기 발달단계에서 

부적응 문제에 대한 또래 애착의 영향력이 이미 검증된 바가 있으

며(Kang, 2014; Kang & Choi, 2013; Kim, 2011; Lee, 2018; 

Park, 2014)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은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적 학교 환경이 민주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아

동의 학교적응과 또래 애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외현화와 내재

화의 난점을 감소시켜주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Song & Park, 

2020; Yang et al., 2020). 이에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

경과 적응적 문제 간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

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는 또래 애착과 학교적응, 교사-아동 

관계 및 문제행동, 부모 변인 및 아동 개인 변인과 문제행동(Kim 

et al., 2012; Kim & Cho, 2018; Kim, 2011; Lee et al., 2014; 

Lee, 2019; Lee, 2018; Lim & Lee, 2015) 등을 살펴보았으며 아

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과 문제행동 혹은 또래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최근에 한국아동패널 10

차년도(2017) 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의 정서적 환경과 학업수행능

력 간에서 교사 관계 및 또래 관계,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 경로를 

살펴보는 논문 외에는 자료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Choi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심리적 학교 환경과 문제행동, 또래 애착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심리적 학교 환경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자료 중에서 1,484가구가 참여한 10차년도

(2017년) 자료 중 아동의 문제행동 문항에 대해 응답한 1,364가

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698명(51.2%), 여아 666명(48.8%)이며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최

종학력은 초대졸 이상 980명(71.8%), 고졸 이하 369명(27.1%)이

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초대졸 이상 997명(73.1%), 고졸 이하 

360명(26.4%)이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2.2세(SD=3.94)이

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8세(SD=3.62)이다. 가구 월소득은 

평균 537.03만 원(SD=445.65)이다.

2. 측정 도구

1) 또래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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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패널’에

서 사용한 Armsden & Greenberg (1987)의 애착 척도(IPPA) 중 

일부를 추출하여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아동

이 직접 평가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아동이 또래 사이에 느

끼는 의사소통에 관한 3문항(예: 친구들은 ○○(이)가 말하는 것

에 귀를 기울이니?), 상호신뢰를 측정하는 3문항(예: 친구들은 ○

○(이)를 잘 이해해주니?), 소외감을 측정하는 3문항(예: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니?)의 총 9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소외는 역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

래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9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92였다.

2) 심리적 학교 환경

심리적 학교 환경은 Kim 등(2012)의 도구를 사용했으며 원래

는 총 9개의 문항,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으

로는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3문항, 교사의 지지와 자

유로운 의사소통 3문항,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4문항(역 

코딩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이 직접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과 

유사한 친구 관련 문항을 제외한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

통(역 코딩),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등 7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 환경을 통제적이고 경직된 분

위기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학교 환경의 7문항의 

신뢰도는 .644이다.

3)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평가한 

총 9개의 하위영역(11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재화 문제행

동은 불안/우울(13문항), 위축/우울(8문항), 신체 증상(11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

장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

한다” 등이 포함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반(17문항), 공격

행동(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

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사회적 미성숙(11문항), 주의집

중 문제(10문항), 그 외 사고문제(15문항), 기타문제(17문항) 등

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사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분석하였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다(0점)’에서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 3

점 척도로 주 양육자가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CBCL 1.5-5 검사 결과는 ㈜휴노컨설팅에서 제공하고 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를 산출했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파

악을 위해 기술통계,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 

Table 1.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364)

1 2 3 4 5 6 7 8

1 1

2 0.002 1

3 0.006 -0.019 1

4 0.004 -0.037 .726** 1

5 -.222** -0.032 0.034 .061* 1

6 .128** 0.018 -0.011 -0.036 -.417** 1

7 -0.036 -0.017 -0.038 -0.020 .070** -.125** 1

8 -.126** 0.001 -.075** -.054* .141** -.147** .714** 1

Min 7.00 9.00 0.00 0.00

Max 31.00 36.00 56.00 63.00

M 16.13 27.85 3.38 3.48

SD 4.16 4.15 4.32 4.51

*p<.05, **p<.01
Note. 1 성별, 2 가구소득, 3 모 연령, 4 부 연령, 5 심리적 학교 환경, 6 또래 애착, 7 내재화 문제행동, 8 외현화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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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가 제시한 3단계 과정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PSS process macro 28.0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때 아동의 성

별을 더미변수로 작성했고 부모의 학력 또한 고졸 이하는 0, 고졸 

이상은 1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1. 심리적 학교 환경, 아동의 또래 애착,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심리적 학교 환경과 아동의 또래 애착,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el 1과 같다. 성별에 

따라 심리적 학교 환경, 또래 애착,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다. 부모 연령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각각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연령은 학교 환경에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아동 성별, 부모 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심리적 학교 환경은 아동의 또래 애착과 부적 상관관계(r= 

-.417, p＜.01)가 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r=.070, p＜.01) 및 

외현화 문제행동(r=.141, p＜.01)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 환경을 비지지적이고 경직

된 분위기로 여길수록 아동의 또래 애착 강도가 낮아지고,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 애

착은 내재화 문제행동(r=-.125, p＜.01)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r=-.147, p＜.01)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지각하는 또래 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또래 애착과 문제행동에서 심리적 학교 환경의 매개효과

아동의 성별, 부모 연령과 모 학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매

개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했으며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심리적 학교 환경과 아동

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아동의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우선, 심리적 학교 환경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에서 또

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학교 환경은 또래 애

착(β=-.41, p＜.001)과 내재화 문제행동(β=0.07, p＜.001)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충족하였다. 3

단계에서는 심리적 학교 환경은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고 또래 애착(β=-.12, p＜0.001)만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심리적 학교 환경과 외

현화 문제행동 간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

적 학교 환경은 또래 애착(β=-.41, p＜.001)과 외현화 문제행동(β

=.12,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1단계와 2단게를 

모두 충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심리적 학교 환경이 외현화 문제행

동을 예측하는 베타값(β=.08, p＜.01)이 2단계의 베타값(β=.12, p

Table 2. The Link between School Environments and Internal Behavior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Peer Attachment (N=1364)

단계 통제 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SE β t VIF F R2

1단계

성별

또래 애착

0.21 0.04 1.54 1.05

71.55*** 0.157
모 연령 0.04 0.02 0.64 2.11

부 연령 0.04 -0.03 -0.78 2.12

심리적 학교 환경 0.03 -0.41 -15.99*** 1.06

2단계

성별

내재화 문제행동

0.24 -0.02 -0.69 1.05

2.404* 0.004
모 연령 0.05 -0.05 -1.20 2.11

부 연령 0.04 0.01 0.24 2.12

심리적 학교 환경 0.03 0.07 2.42** 1.06

3단계

성별

내재화 문제행동

0.24 -0.02 -.53 1.06

5.099*** 0.016

모 연령 0.05 -0.05 -1.13 2.11

부 연령 0.04 0.01 0.16 2.12

심리적 학교 환경 0.03 0.02 0.65 1.26

또래 애착 0.03 -0.12 -3.972*** 1.2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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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심리적 학교 환

경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동의 또래 애착이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는 심리적 학

교 환경과 내재화 문제행동(Z=3.883, p＜.001), 외현화 문제행동

(Z=3.47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부트스트

랩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했다(Table 5).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심리적 학교 환경은 또래 애착에 

유의한 부적 영향 미쳤지만(B=-0.416, t=-16.91, p＜.000), 내

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또래 애

착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0.121, 

t=-3.909, p＜.000). 심리적 학교 환경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0.105, t=3.294, p＜.001) 

또래 애착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 

-0.115, t=-3.611, p＜.000).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

경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

래 애착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사용했다. 

심리적 학교 환경이 또래 애착을 경유하여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부분 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부

트스트랩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이 또래 애착을 

경유하여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B=0.048, CI 0.025 ~ 0.078)

Table 3. The Link between School Environments and External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Peer Attachment (N=1364)

단계 통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SE β t VIF F R2

1단계

성별

또래 애착

0.21 0.04 1.54 1.05

71.55*** 0.157
모 연령 0.04 0.02 0.64 2.11

부 연령 0.04 -0.03 -0.78 2.12

심리적 학교 환경 0.03 -0.41 -15.99*** 1.06

2단계

성별

외현화 문제행동

0.25 -0.10 -3.65*** 1.05

12.62*** 0.014
모 연령 0.05 -0.07 -1.81 2.11

부 연령 0.05 -0.01 -0.30 2.12

심리적 학교 환경 0.03 0.12 4.45*** 1.06

3단계

성별

외현화 문제행동

0.25 -0.10 -3.50*** 1.05

12.71*** 0.023

모 연령 0.05 -0.07 -1.76 2.11

부 연령 0.04 -0.01 -0.37 2.12

심리적 학교 환경 0.03 0.08 2.68** 1.26

또래 애착 0.03 -0.10 -3.5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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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School 
Environments and Behavioral Problems by Sobel Test (N=1364)

경로 Z

심리적 학교환경 → 또래애착 → 내재화 문제행동 3.883***

외현화 문제행동 3.479***

***p<.001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School Environments and Behavioral Problems (N=1364)  

경로 B SE t LLCI ULCI

심리적 학교 환경 → 또래 애착 -0.416 0.025 -16.91*** -0.464 -0.368

심리적 학교 환경 → 내재화 문제행동 0.023 0.031 0.74 -0.038 0.083

또래 애착 → 내재화 문제행동 -0.121 0.031 -3.909*** -0.182 -0.06

심리적 학교 환경 → 외현화 문제행동 0.105 0.032 3.294*** 0.042 0.167

또래 애착 → 외현화 문제행동 -0.115 0.032 -3.611*** -0.178 -0.05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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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현화 문제행동(B=0.048, CI 0.022 ~ 0.076)에 이르는 경로

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 (2017)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과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

행동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학교 환경을 비지지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로 여길

수록 아동의 또래 애착 강도가 낮아지고 내적 외적 문제행동의 수

준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

해 수용되지 못하거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적응 문

제가 발생하며(Lee, 2019; Rhee & Yang, 2006; Shin & Kim, 

2019)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Ahn et al., 2017)는 연구 결

과나 민주적인 학교 환경이 아동의 또래 애착을 강화한다(Song 

& Park, 2020; Yang et al., 2020)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래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내재

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유

능한 아동은 또래 관계기술이 유능하며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

록 공격성이나 주의산만과 같은 행동 문제를 덜 보이고(Kang & 

Choi, 2013; Choi & Jung, 2012), 또래 애착은 내재화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치며(Lee & Chung, 2015), 또래 친구들 간 애착 수

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진다(Lee, 2018)는 연구 결과

들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또래 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심화한다(Kang & Choi, 2013)는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는 

본 연구에서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 구성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생

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측정 방법과 연구대상을 통해 추가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아

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서 또래 애착은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심리적 학교 환경 

하위요인 중 교사-아동 관계에서 교사는 학습이나 생활지도를 

하는 역할로써 지적이나 통제를 보일 수가 있는데(Kim & Park, 

2020) 아동이 이런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학교 규율을 준수하

는 데 있어 교사로서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

다. 이런 경우 교실 내에서 급우, 또래들의 관심이나 지지가 낮아

진 아동은 성취동기가 낮고, 행동 통제 능력이 부족으로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며(Choi, 2014),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행복감이 줄

어든 아동은 소외감을 느끼며 위축과 우울 등의 내적 심리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Min, 2012; Shin & Kim, 2016) 해석할 수 있

다. 본 연구에 다루었던 심리적 학교 환경의 하위요인 중 교사의 

아동을 향한 지지적인 태도와 민주적인 소통 분위기가 중요한데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아동은 교사와의 안정된 관계와 

애착을 통해 사회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im & Park, 

2020), 사회관계에 있어 정서적인 표현을 상황에 맞게 표현함으

로써 행동 문제를 덜 보이기 때문이다(Choi & Jung, 2012). 

그리고 심리적 학교 환경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서 또

래 애착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또래 애착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아동은 통제적이고 경직된 교실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족한 또래 관계 능력으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협동적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경우(Choi & Jung, 2012) 충동적인 상황이 발생하

여 규칙 위반이나 공격적인 행위 등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또래와의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사회관계 

유능성을 향상함으로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Kang 

& Choi, 2013)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하고 사회기술

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나 민주적인 교실 분위기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애정적이고 지지적일 때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고(McFarland et al., 2016) 유능한 

정서 표현 능력을 이용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기술이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6. Bootstrapping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School Environments and Behavioral Problems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ffect Boot SE
95% CI

Lower Upper

심리적 학교 환경 또래 애착 내재화 문제행동 0.048 0.014 0.025 0.078

외현화 문제행동 0.048 0.014 0.022 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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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 환경이 아

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어서 학교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사, 학우들과의 긍정적 관계 또한 잘 형성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외현화로 

구분해서 또래 애착의 매개 경로를 확인하였다. 아동이 정서적으

로 지각하는 학교 환경과 문제행동 간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 역할

을 검증하는 선행연구들이 미비한 가운데 본 연구결과는 아동 발

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관련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대표성 있는 자료

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문제에 있어서 심리적 학교 

환경과 또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영유아

기에는 문제행동의 결정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 및 가

정환경 변인이 중요하였다면, 학령기 이후에는 아동의 생활공간

이 학교로 확대되므로 다양한 학교 관련 결정요인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의 심리적 분위기

와 또래와의 심리적 결속력이 아동의 적응행동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있는 기초자료로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따라서 지지적이고 민주적인 심리적 학교 환경의 중요성

을 널리 알리고,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는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 애착이 문제행동의 보호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아동의 교우관계를 강화하거나 지원하

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심리적 학교 환경과 또래 애착은 

아동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동의 주관적 

인식이 포함되었다. 관찰이나 또래 평가 같은 다양한 측정 방법이 

필요하며 척도 하위요인의 다양성도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 변인 이외에 다양한 변수가 심리적 학교 환경, 아동

의 문제행동, 또래 애착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

동의 건강 상태, 학업성취도, 방과 후 또래와 함께할 기회 등을 후

속 연구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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