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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opular and unpopular peers.

Subjects were 784 children in kindergarten, 2
nd

, 4
th
, and 6

th
grades. Research findings were that：

(1)socio-metric popularity and perceived popularity correlated positively with athletic ability, academic

ability, and prosocial behavior. Whereas two subtypes of aggression(physical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correlated negatively with sociometric popularity, perceived popularity correlated positively

with relational aggression in 6th grade.(2)Social behaviors consistently emerged across developmental

periods as predictors of popularity.(3)Academic ability w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popular

children.(4)Teachers’ praise and punishment affected popularity in kindergarten and 2
nd

grade children,

but peer effect was more important for 4th and 6thgraders.

Key Words：인기(popularity), 아동 인식(children's perceptions), 사회측정법(sociometric measures), 지

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

Ⅰ.서 론

또래 관계망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또래 관계망과

또래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립의 경험은 부가적인 심리

적 문제의 위험을 증가(Ladd, 1999; Macdougall,

Hymel, Vailancourt, & Mercer, 2001; Parker &

Asher, 1987)시킨다. 많은 연구들(Adler & Adler,

1998; Corsaso & Edler, 1990)은 또래 수용과 사

회적 지위에 대한 아동의 관심이 청소년기에 이

르기까지 지속됨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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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집단 내에서의 수용과 거부는 아동의 발달

및 적응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으로도

연결(Buhs & Ladd, 2001; Ladd, 1999; Parker &

Asher, 1987)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인기는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 연

구의 핵심 구인이다(Bukowski, Hoza, & Boivin,

1993; LaFontana & Cillessen, 1999).

지금까지 인기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사회측정적(sociometric measures) 인기도에 초점

을 두어왔다. 사회측정법에서 개별 아동의 인기도

는 또래들에 의해 얼마나 선호/거부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지명을 통

해 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력의 두 가지 차원

에서 인기도를 분류하게 된다. 가장 흔히 사용되

는 아동 선호도에 의한 분류체계(Coie & Dodge,

1988; Newcomb & Bukowski, 1983)에 따르면 인

기도 유형은 5개(인기아, 거부아, 양면형, 무시아,

보통아)로 분류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측정

된 사회측정적 인기도는 또래에 의해 선호되고

수용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

부 학자들(Babad, 2001; Parkhurst & Hopmeter,

1998)은 사회측정적 인기도의 측정방법이 개인의

주관적 지각 정도를 간과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

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연구들(Parkhurst & Hopmeter, 1998;

Rodkin, Farmer, Pearl, & VanAcker, 2000)은 지

금까지 보고된 사회측정적 인기아와는 다른 행

동 특성을 가진 인기아를 보고하고 있어, 인기

도의 개념이 단일 개념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

다. 이에 Parkhurst와 Hopmeter(1998)는 전통적

인 사회측정적 인기도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

고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지각된 인기도란 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눈

에 띄고 우세한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인기아

는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눈에 잘 띄지만 구성원

들로부터 반드시 선호되지는 않는 것이 특징이

다(Lease & Kennedy, 2002). 지각된 인기도를 제

안한 Parkhurst와 Hopmeyer(1998)는 아동들에게

학급 내에서 유명하다고 지각되는 3명의 또래를

지명하라고 요청한 뒤, 그들을 인기도의 3유형

(인기아, 보통아, 비인기아)으로 분류하여 그 결

과를 사회측정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각

된 인기도는 사회적 선호보다는 사회적 영향력

과 강하게 상관되었다. 또한 사회측정적 인기도

와 지각된 인기도간의 상관을 조사한 많은 연구

들(Babad, 2001; LaFontana & Cillessen, 1999;

Lease & Kennedy, 2002)에서는 두 변인 간에 상

관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회측

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를 동일한 개념으

로 볼 수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인기아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

면, 인기아는 공격성이 낮고 긍정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내고 친사회적이며 사교성과 인지적 수준이

높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고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측정적 인기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최근 지

각된 인기도에 관한 연구(Cairns, Xie, & Leung,

1988; Parkhust & Hopmeyer, 1998; Rodkin et all,

2000; Prinstein & Cillessen, 2003)에서 인기아는

또래 집단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아동으로, 타

인을 잘 다루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으나 집단에

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측정적 인기아와 지각된 인기아의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두 집단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

단의 인기아 모두 친사회적이고 협력적(Gifford-

Smith & Brownell, 2003)이나 가장 명백한 차이

는 공격성에서 나타났다. 사회측정적 인기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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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은 공격성을 보이는 반면, 지각된 인기도

는 공격성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Cillessen &

Rose, 2005; LaFontana & Cillessem, 2002; Lease

& Kennedy, 2002; Rodkin et al., 2000). 또한 사

회측정적 인기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

적 능력과 인지능력을 가지며 덜 공격적이고

사회적 위축도 덜하다(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그리고 학교생활도 잘 하고(Frenz,

Gresham, & Elliott, 1991). 대인간 목적과 긍정

적인 사회적 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

이 많이 발달된(Coie & Dodge, 1988; Stuart et

al, 1991; Newcomb et al, 1993) 반면, 지각된 인

기도에 의한 인기아동은 운동능력, 팀멤버쉽, 부

유함, 높은 성적, 패션 감각 및 매력적인 외모와

관련이 있었다(Parkhurst & Hopmeyer, 1998). 이

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기아에 관한 중복되면서도

구분되는 두 유형이 존재하며 아동들 또한 이 두

유형의 인기아의 특징에 대해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래지위와 지각된 인기도 관련 연구들은 대

부분 청소년을 대상(Salmivalli, Kaukiainen, &

Lagerspetz, 2000; Prinstein & Cillessen, 2003;

Vaillancourt & Hymel, 2006)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Krantz & Burton, 1985;

Malloy, Yarlas, Montvilo, & Sugarman, 1995)에

서 아동의 또래지위 인식의 정확성이 검증되었고,

만 3세 유아도 또래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사

용하며 이들이 주로 학급에서 인기아였다는 강인

설과 정계숙(2008)의 연구로 미루어 볼 때, 아동

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전반적

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 변화에 따라 인기나 인기아

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그 발달의

경로는 사회측정적 인기와 지각된 인기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취학전 유아부터 초등학

교 6학년까지의 아동들이 사회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인기아의 특성으로 밝혀진 운

동능력, 학업성적, 사회적 능력(사회성), 공격성

(신체적, 관계적) 등의 요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인기

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아동의 연령과 성을 중심으로 그 발달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또

래관계에서의 인기에 대한 이해와 그 발달에 대

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교육

적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교 아동(2, 4, 6학년)이 인식

한 인기도 유형(사회측정적 인기도,

지각된 인기도)과 인기아 특성 관련

변인들(운동, 학업성적, 사회성, 공

격성-신체적 공격성(PA), 관계적 공

격성(RA))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1. 연령별 경향은 어떠한가?

1-2. 성별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유아와 초등학교 아동(2, 4, 6학년)

은 인기아/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1. 연령별 경향은 어떠한가?

2-2. 성별 경향은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에 소재하는 2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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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령(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아동의 수

연령(학년) 남 여 계

7세(유아) 58 55 113

9세(2학년) 108 101 209

11세(4학년) 116 108 224

13세(6학년) 123 115 238

계 405 379 784

에 재학 중인 만 5세 유아 113명과 2개 초등학교

에 재학 중인 2, 4, 6학년 아동 671명, 총 784명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령(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아동의 수는 <표 1>과 같다.

2.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

기도를 측정하고 운동능력을 비롯한 학업성적,

사회적 능력, 공격성 등의 인기 아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질문지는 LaFontana와

Cillessen(2002)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번

안하였다. 질문지는 아동이 좋아하는/싫어하는

친구, 학급에서 인기있는/없는 친구, 운동을 잘

하는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또래들과 잘 나

누고 협동적인 친구, 또래에게 욕을 하거나 싸우

는 친구, 다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

리고 뒤에서 험담을 많이 하는 친구를 각각 3명

씩 적도록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질

문지 문항 중 인기있는/없는 친구를 묻는 문항에

‘그 친구들이 왜 인기가 있다고/없다고 생각하

니?’라는 하위문항을 함께 제시하여 자유롭게 3

가지의 이유에 대해 적도록 하였다.

유아의 발달특성과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질문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유

아에게는 아동이 좋아하는/싫어하는 친구, 학급

에서 인기있는/없는 친구를 묻고 그 이유를 답하

도록 하였다.

3.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또래관계가 안정

적으로 형성되어 유지되는 12월에 유치원과 초

등학교를 방문하여 인기아와 비인기아에 대하여

아동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질문지 조사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언어기술이 부족한 유

아에게는 연구자들이 직접 학급 유아들의 사진

을 제시하며 면대면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록하

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구자들이 질문지에 관

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아동이 각자 문항을 읽

고 답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며, 2학년 아

동의 경우 도움을 요청할 시 연구자들이 면대면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4.자료분석

연구문제 1은 질문지 자료를 토대로 사회측정

법을 통한 인기도(SP)는 각 아동이 또래들로부

터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받은 수에서 싫어하는

친구로 지명받은 수를 빼고, 지각된 인기도를 통

한 인기도(PP)는 학급에서 인기있는 친구로 지

명받은 수에서 인기없는 친구로 지명받은 수를

빼며 변인들은 각각 또래들로부터 지명받은 수

를 아동별로 각각 구하였다. 각 지수는 Z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여 두 유형의 인기도 점수와 다

섯가지 인기아 특성변인들의 점수 간에 상관계

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 인기있는/없는

이유를 묻는 문항은 개방식 서술형이었기 때문

에 연구자들은 아동의 응답들을 반복해서 읽으

며 문장의 특징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핵심 어구

를 적어나갔다. 모든 내용이 범주화될 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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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인기도유형 운동 공부 친사회성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2
SP .46** .51** .58** -.45** -.49**

PP .58** .74** .61** -.40** -.46**

4
SP .45** .43** .68** -.25** -.35**

PP .59** .59** .69** -.04 -.13

6
SP .24** .35** .53** -.36** -.23**

PP .50** .34** .59** -.04 .14*

*p<.05 **p<.01

<표 2> 인기도 유형과 인기아 특성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의 연령별 경향

비범주를 정하고,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유사

한 범주들은 수정,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1차 범

주를 결정하였다. 1차 범주에 대해 2인의 유아교

육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그 과

정에서 논의를 거쳐 하위범주들을 조정하여 최종

범주를 결정하였다. 각 범주를 중심으로 사회측

정법을 통한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에 대해 아

동의 연령별로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

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4.0을 이용하였다.

Ⅲ.연구결과

1.인기도 유형과 인기아 특성 관련 변인들 간

의 관계

1)연령별 경향

인기도 유형(사회측정적 인기, 지각된 인기)과

인기아 특성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령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에 따르면 2, 4, 6학년의 사회측정적 인

기도(SP)와 지각된 인기도(PP)는 운동, 공부, 친

사회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모든 공격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4, 6학년

의 지각된 인기도와 신체적 공격성 간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관이 5%에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전체 학년에 걸쳐 인기도 유형별 인기아 특성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의 경향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3개 학년에 걸쳐 운동변인

은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24~.24, 지각된 인기도

와는 .49~.59의 상관을 보였는데, 지각된 인기도

의 경우는 학년간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 사회측

정적 인기도는 6학년이 되면 운동과의 상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공부 변인은 사회측정적 인

기도와 .35~.51의 상관이, 지각된 인기도와는

.34~.74의 상관이 있는데 두 인기도 유형이 모두

학년이 높아지면서 상관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각된 인기도와의 상관은 6학년이 되

면 2학년에 비해 절반 이상 상관계수가 낮아졌다.

친사회성 변인과 사회측정적 인기도와의 상관은

.53~.68의 범위이며, 지각된 인기도와의 상관은

.59~.69의 범위로서 학년별로 두 변인 간의 상관

정도는 유사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변인의 경우,

사회측정적 인기도와의 상관은 -.25~.45의 범위

이고 지각된 인기도와의 상관은 -.04~-.40의 범위

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신체

적 공격성 간의 역상관은 4학년에서 가장 낮으

며 2학년에서 가장 높았다. 지각된 인기도와 신

체적 공격성 간의 역상관 정도는 -.40으로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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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년/인기도유형 운동 공부 친사회성 신체적공격성 관계적공격성

남아

2
SP .55** .51** .55** -.35** -.40**

PP .68** .73** .62** -.37** -.43**

4
SP .50** .38** .61** -.30** -.42**

PP .65** .59** .60** -.13 -.25**

6
SP .34** .28** .49** -.44** -.23*

PP .64** .28** .63** -.21* .10

전체
SP .45** .38** .55** -.36** -.35**

PP .65** .52** .61** -.22** -.18**

여아

2
SP .37** .52** .60** -.59** -.57**

PP .46** .76** .60** -.44** -.50**

4
SP .40** .48** .76** -.17 -.27**

PP .53** .60** .79** .07 .00

6
SP .12 .40** .57** -.25** -.24**

PP .32** .38** .56** .17 .19*

전체
SP .29** .46** .64** -.32** -.33**

PP .43** .55** .65** -.03 -.05

*p<.05 **p<.01

<표 3> 인기도 유형과 인기아 특성 관련 변인들 간 관계의 성별 경향

때 가장 높으며 4, 6학년에는 모두 현저한 감소

를 보여 상관이 거의 없었다. 관계적 공격성 변

인은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23~-.49 범위의 상

관을 보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적 상관의 정

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각된 인기도와

는 -.41~.14 범위의 상관을 보였는데 2학년 때

-.,46의 부적 상관이 4학년 때는 -.13으로 크게

낮아졌고 6학년이 되면서 .15의 낮은 정적 상관

으로 변화되었다.

요약하면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공부 및 관계

적 공격성 간의 관계는 6학년이 될수록 낮아지

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나 운동과의 상관은 6학

년 때만 현저히 낮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신체

적 공격과는 2학년 때만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공부의 경우에만 학년 증

가에 따라 상관이 점점 적어지며 관계적 공격성

과는 2학년 때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4학년이 지나면서 현저히 상관이 떨어졌다. 운동

과 친사회성은 지각된 인기도간에는 학년에 따라

큰 변화없이 높은 상관이 유지되었다. 특히 친사

회성의 경우는 사회측정적 인기도, 지각된 인기

도와 모든 학년에서 높은 상관이 유지되었으며 4

학년 때 가장 상관이 높은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

서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의 인기아

특성 관련 변인들과의 연령별 상관의 경향은 유

사점과 함께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성별 경향

인기도(사회측정적 인기, 지각된 인기)와 인기

아 특성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성과 학년

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기아와 비인기아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발달 7

- 215 -

<표 3>에 의하여 전체적인 성별 경향을 보면,

남녀아 모두 인기도의 두 유형과 운동, 공부 및

친사회성과는 거의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 관계

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격성과는

거의 대부분 부적 상관이 있었다. 남아들의 경

우, 공격성의 두 유형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관

계를 보였으나 지각된 인기와의 상관이 더 낮아

남아가 공격적일수록 사회측정적 인기도가 낮아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아들은 사회측정적 인기도는 공격성의 두 유

형과 유의미한 부적관계에 있었으나, 지각된 인

기도의 경우 공격성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다. 따

라서 여아는 공격적일수록 사회측정적 인기도를

낮게 인식하지만 지각된 인기도에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4학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공격성 변인들과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에 대해 학년별 경향을

살펴보면, 남아들의 사회측정적 인기도는 신체

적 공격성과의 부적 상관이 6학년 때 가장 높았

으나(r=-.44) 관계적 공격성과의 상관은 6학년

때가 가장 낮았다(r=-.21).

여아들의 경우는 모든 공격성 변인이 사회측

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2학년 때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59, -.44). 특기할

만한 점은 4학년 때는 지각된 인기도는 모든 공

격성 변인과 무관하였다가(r=.07, r=.01) 6학년이

되면 다시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으로 바뀐다

는 것이다.

요약하면 각 인기 유형과 인기아 특성 관련 변

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경향은 남아와 여

아 모두 공격성 변인과는 대부분 부적 관계를 지

각하였고 그 외 변인과는 대부분 정적 관계로 인

식하였지만, 4학년 여아들의 경우 지각된 인기

와 공격성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

격성과 각 인기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남

아의 경우에 6학년 때 가장 그 관련성이 높고 낮

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 반면 여아들의 경우

에는 2학년 때 모든 관련성이 가장 높았다가 4학

년 때 극적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2.아동의 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

1)연령별 경향

아동이 인식하는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범주는 연구자들의 범주화 과정을 통해 공

부, 운동, 외모, 힘, 선호도(또래로부터의 선호

도), 사회성, 교사인정, 능력, 유머, 활발, 얌전,

나와의 관계, 이기적인 성격, 모름 및 기타로 나

뉘어졌다.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아동의 인

식을 범주별로 응답빈도와 비율을 구하고 이를

전 연령에 대하여 그래프화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1>과 같다.

<표 4>와 <그림 1>에 의하면, 친사회성은 전

연령에서 아동들이 인기아와 비인기아를 결정짓

는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

히 인기아(12.5%~31.7%)보다는 비인기아의 특성

(18.7%~35.2%)으로 더 높이 지각되고 있었다. 외

모와 선호도 또한 전 연령에 걸쳐 비슷하게 인기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는데, 특히

선호도는 유아기(16.8%/10.6%)와 6학년(12.2%/

<그림 1> 아동의 인기아/비인기아에 대한 인식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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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운동 외모 힘 선호도
친

사회성
교사
인정

능력 유머 활발함얌전함
나와
관계

이기적 모름 기타 계

인
기

유아
10

(3.8)
8

(3.1)
40

(15.3)
16

(6.1)
44

(16.8)
48

(18.3)
12

(4.6)
18

(6.9)
16

(6.1)
0

(0)
0

(0)
30

(11.5)
0

(0)
18

(6.9)
2

(0.8)
262

(100)

2
학년

123
(21.7)

39
(6.9)

83
(14.7)

31
(5.5)

44
(7.8)

106
(18.7)

20
(3.5)

85
(15.0)

22
(3.9)

2
(0.4)

1
(0.2)

6
(1.1)

0
(0)

4
(0.7)

0
(0)

566
(100

4
학년

79
(13.3)

42
(7.0)

68
(11.4)

55
(9.2)

37
(6.2)

189
(31.7)

4
(0.7)

42
(7.0)

52
(8.7)

10
(1.7)

5
(0.8)

6
(1.0)

0
(0)

7
(1.2)

0
(0)

596
(100)

6
학년

73
(10.3)

37
(5.2)

81
(11.4)

69
(9.7)

87
(12.2)

89
(12.5)

0
(0)

38
(5.3)

149
(20.9)

71
(10.0)

1
(0.1)

8
(1.1)

0
(0)

9
(1.3)

0
(0)

712
(100)

계
285

(13.3)
126
(5.9)

272
(12.7)

171
(8.0)

212
(9.9)

432
(20.2)

36
(1.7)

183
(8.6)

239
(11.2)

83
(3.9)

7
(0.3)

50
(2.3)

0
(0)

38
(1.8)

2
(0.1)

2,136
(100)

비
인
기

유아
0

(0)
0

(0)
24

(9.1)
14

(5.3)
28

(10.6)
74

(28.0)
30

(11.4)
0

(0)
0

(0)
50

(18.9)
6

(2.3)
10

(3.8)
12

(4.5)
4

(1.5)
12

(4.5)
264

(100)

2
학년

61
(12.0)

11
(2.2)

43
(8.4)

10
(2.0)

29
(5.7)

168
(32.9)

45
(8.8)

44
(8.6)

1
(0.2)

28
(5.5)

21
(4.1)

9
(1.8)

18
(3.5)

3
(0.6)

19
(3.7)

510
(100)

4
학년

46
(8.6)

8
(1.5)

52
(9.8)

13
(2.4)

31
(5.8)

187
(35.2)

5
(0.9)

16
(3.0)

4
(0.8)

25
(4.7)

77
(14.5)

11
(2.1)

24
(4.5)

9
(1.7)

24
(4.5)

532
(100)

6
학년

19
(3.1)

2
(0.3)

67
(10.8)

10
(1.6)

92
(14.8)

116
(18.7)

1
(0.2)

12
(1.9)

20
(3.2)

19
(3.1)

135
(21.7)

8
(1.3)

79
(12.7)

25
(4.0)

16
(2.6)

621
(100)

계
126
(6.5)

21
(1.1)

186
(9.7)

47
(2.4)

180
(9.3)

545
(28.3)

81
(4.2)

72
(3.7)

25
(1.3)

122
(6.3)

239
(12.4)

38
(2.0)

133
(6.9)

41
(2.1)

71
(3.7)

1,927
(100)

<표 4> 아동의 인기/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연령별 경향 (%)

별 경향

14.8%) 때에 인기/비인기의 중요 요인으로 인

식되었다. 유머감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기

아의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교사의 인정

은 유아와 2학년에서는 인기(4.6%/3.5%)보다는

비인기(11.4%/8.8%)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식

되었으나 4학년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 6학년

에는 전혀 인기/비인기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

다. 공부 요인은 2학년에서 인기/비인기(21.7%/

12.0%)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다가 점차 줄

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유아기에는 전혀 비인기

의 요소가 아니었다. 외모 요인은 유아기(15.3%)

와 2학년(14.7%) 때 인기아의 주요 특성으로 인

지되었다. 능력은 2학년 때만 인기(15.0%)/비인

기(8.8%)의 주요 특성이었다. 나와의 관계는 유

아기(11.5%)에만 4번째의 주요 특성으로 인식되

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인식도가 낮아졌다.

지나치게 활발한 특성은 유아기에는 비인기의

두 번째 주요특성(18.9%)이었지만 아동기에는

큰 의미없는 특성인 반면 6학년 때는 인기를 결

정하는 다수의 특성 중 하나였다. 나아가 비인기

의 특성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요소로는 얌전함

과 이기적인 성격이 지적되었는데, 특히 얌전함

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인기의 특성이었는데 6

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비인기의 특성(21.7%)으

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모든 아동들이 지각하는 인기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은 친사회성, 공부, 외모, 유머, 선호

도 순이었고, 비인기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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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운동 외모 힘 선호도
친

사회성
교사
인정

능력 유머 활발함 얌전함
나와
관계

이기적 모름 기타 계

인
기

유
아

남
10

(7.8)
8

(6.2)
10

(7.8)
14

(10.9)
24

(18.8)
12

(9.4)
10

(7.8)
2

(1.6)
12

(9.4)
0

(0)
0

(0)
16

(12.5)
8

(6.2)
0

(0)
2

(1.6)
128

(100)

여
0

(0)
0

(0)
30

(22.4)
2

(1.5)
20

(14.9)
36

(26.9)
2

(1.5)
16

(1.9)
4

(3.0)
0

(0)
0

(0)
14

(10.4)
10

(7.5)
0

(0)
0

(0)
134

(100)

2

남
56

(20.8)
37

(13.8)
32

(11.9)
23

(8.6)
16

(5.9)
40

(14.9)
7

(2.6)
35

(13.0)
15

(5.6)
0

(0)
0

(0)
6

(2.2)
2

(0.7)
0

(0)
0

(0)
269

(100)

여
67

(22.6)
2

(0.7)
51

(17.1)
8

(2.7)
28

(9.4)
66

(22.2)
13

(4.4)
50

(16.8)
7

(2.4)
2

(0.7)
1

(0.3)
0

(0)
2

(0.7)
0

(0)
0

(0)
297

(100)

4

남
32

(11.2)
40

(14.0)
40

(14.0)
26

(9.1)
17

(6.0)
75

(26.4)
2

(0.7)
16

(5.6)
24

(8.4)
5

(1.8)
2

(0.7)
2

(0.7)
4

(1.4)
0

(0)
0

(0)
285

(100)

여
47

(15.1)
2

(0.6)
28

(9.0)
29

(9.3)
20

(6.4)
114

(36.7)
2

(0.6)
26

(8.4)
28

(9.0)
5

(1.6)
3

(1.0)
4

(1.3)
3

(1.0)
0

(0)
0

(0)
311

(100)

6

남
22

(6.4)
34

(9.9)
37

(10.8)
31

(9.0)
27

(7.9)
25

(7.3)
0

(0)
13

(3.8)
109

(32.0)
34

(9.9)
1

(0.3)
3

(0.9)
6

(1.8)
0

(0)
0

(0)
342

(100)

여
51

(13.8)
3

(0.8)
44

(11.8)
38

(10.3)
60

(16.2)
64

(17.3)
0

(0)
25

(6.8)
40

(10.9)
37

(10.0)
0

(0)
5

(1.3)
3

(0.8)
0

(0)
0

(0)
370

(100)

계
222

(13.2)
97

(5.7)
231

(13.7)
118
(7.0)

169
(10.0)

391
(23.2)

48
(2.9)

163
(9.7)

106
(6.3)

12
(0.7)

6
(0.4)

72
(4.3)

47
(2.8)

0
(0)

2
(0.1)

1,684
(100)

비
인
기

유아

남
0

(0)
0

(0)
12

(9.1)
8

(6.1)
18

(13.6)
38

(28.8)
18

(13.6)
0

(0)
0

(0)
18

(13.6)
0

(0)
6

(4.6)
8

(6.1)
4

(3.0)
2

(1.5)
132

(100)

여
0

(0)
0

(0)
12

(9.1)
6

(4.6)
10

(7.5)
36

(27.3)
12

(9.1)
0

(0)
0

(0)
32

(24.2)
6

(4.6)
4

(3.0)
4

(3.0)
0

(0)
10

(7.6)
132

(100)

2

남
31

(13.2)
11

(4.7)
28

(11.9)
5

(2.1)
6

(2.5)
77

(33.0)
17

(7.2)
22

(9.4)
1

(0.4)
13

(5.5)
5

(2.1)
6

(2.5)
1

(0.4)
4

(1.7)
8

(3.4)
224

(100)

여
30

(10.9)
0

(0)
15

(5.5)
5

(1.8)
23

(8.4)
91

(33.1)
28

(10.2)
22

(8.0)
0

(0)
15

(5.5)
16

(5.8)
3

(1.0)
2

(0.7)
14

(5.1)
11

(4.0)
248

(100)

4

남
26

(9.9)
8

(3.0)
32

(12.2)
10

(3.8)
15

(5.7)
86

(32.7)
2

(0.8)
9

(3.4)
2

(0.8)
17

(6.5)
23

(8.7)
9

(3.4)
5

(1.9)
4

(1.5)
15

(5.7)
243

(100)

여
20

(7.4)
0

(0)
20

(7.4)
3

(1.1)
16

(6.0)
101

(37.6)
3

(1.1)
7

(2.6)
2

(0.7)
8

(3.0)
54

(20.1)
2

(0.7)
4

(1.5)
20

(7.4)
9

(3.4)
236

(100)

6

남
8

(2.8)
1

(0.3)
34

(11.9)
9

(3.1)
28

(9.8)
60

(21.0)
1

(0.3)
10

(3.5)
12

(4.2)
14

(4.9)
51

(17.8)
4

(1.4)
11

(3.9)
32

(11.2)
11

(3.9)
238

(100)

여
11

(3.3)
1

(0.3)
33

(9.9)
1

(0.3)
64

(19.1)
56

(16.7)
0

(0)
2

(0.6)
8

(2.4)
5

(1.5)
84

(25.0)
4

(1.2)
14

(4.2)
47

(14.0)
5

(1.5)
269

(100)

계
107
(6.8)

19
(1.2)

143
(9.1)

51
(3.3)

116
(7.4)

503
(32.0)

110
(7.0)

60
(3.8)

5
(0.3)

153
(9.7)

110
(7.0)

40
(2.6)

36
(2.3)

50
(3.2)

67
(4.3)

1,570
(100)

<표 5> 성별 인기/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

친사회성과 얌전함, 외모, 선호도 순이었다.

2)성별 경향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성

별 경향을 연령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별 빈

도와 비율을 구하고 이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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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아의 성별 인기/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

<그림 3> 2학년 아동의 성별 인기/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

<그림 4> 4학년 아동의 성별 인기/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

<그림 5> 6학년 아동의 성별 인기/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인식

그래프화한 것은 <표 5> 및 <그림 2>-<그림 5>

와 같다.

<표 5>와 <그림 2~5>에서 10% 이상의 비율을

갖는 주요 인기/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성별 인

식의 경향을 먼저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전

체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인기아의 주요

특성에 대해 유아기에는 힘(10.9%, 1.5%), 선호

도(18.8%, 14.9%)를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인

식하였고 외모(7.8%, 22.4%), 친사회성(9.4%,

26.9%)은 여아가 더 높게 인식하였다. 나와의 관

계(12.5%, 10.4%)는 서로 비슷하였다. 2학년 때

는 운동(13.8%, 0.7%)을 남아가 여아보다 더 인

기아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외모

(11.9%, 17.1%)와 친사회성(14.9%, 22.2%)은 여

아들이 더 높게 인식하였다. 공부(20.8%, 22.6%)

와 능력(13.0%, 16.8%)은 남아와 여아가 비슷하

게 인식하였다. 4학년이 되면 인기아의 특성에

대해 운동(14.0%, 0.6%), 외모(14.0%, 9.0%)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 반대로

친사회성(26.4%, 36.7%)은 여아가 남아보다 훨

씬 더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6학년에서는 유머

(32.0%, 10.9%)만 남아가 월등히 높게 지각하였

으며 공부(6.4%, 13.8%), 선호도(7.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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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성(7.3%. 17.3%)은 여아가 더 인기아의

특성으로 인식하였다. 외모(10.8%, 11.8%)나 힘

(9.0%, 10.3%), 지나치게 활발함(9.9%, 10.0%)은

서로 비슷하게 주요 특성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주요 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해서는 유아

기에는 선호도(13.6%, 7.5%), 교사 인정(13.6%,

9.1%)이 남아들에게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지

나치게 활발함(13.6%, 24.2%)은 여아들에게 더

중요한 특성이었다. 친사회성(28.8%, 27.3%)은

모두에게 비슷하게 주요 특성이었다. 2학년이 되

면 외모를 남아가 여아보다(11.9%, 5.5%) 더 많

이 비인기아의 특성으로 인식하였으며 공부

(13.2%, 10.9%), 친사회성(33.0%, 33.1%)은 서로

에게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4학년에서는 여

전히 외모(12.2%, 7.4%)에서 남아가 더 높게 지

각하고 있다. 여아는 얌전함(8.7%, 20.1%)을 남

아보다 월등하게 높이 비인기아의 특성으로 지

각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6학년(17.8%, 25.0%)

때도 거의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6학년 때는 친

사회성(21.0%, 16.7%)을 남아가 높이 지각하는

정도이며 나머지 특성들은 서로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기아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서는 여아가 친사회성, 공부, 선호도를, 남아가

운동, 유머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비인기아의 주

요 특성에 대해서는 여아가 친사회성, 지나친 얌

전함, 남아가 친사회성, 외모를 높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인기아의 특성에 대해 친사회성, 외모,

운동, 힘, 유머 등의 범주에서 성차 및 그 발달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비인기아의 특

성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은 성차 및 그 발달적

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인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아와 초등

학교 2, 4, 6학년 아동 총 784명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여러 관련변인들(운동, 공부, 친사회성,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는 운동, 공부, 친사회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공격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모두 사회측정적 인기도와는 유의한 부적 관계

를 보인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와의 긍정

적 상관을 보고하는 선행연구(Cillessen, 2002;

LaFontana, Salmivalli, Kaukiainen, & Lagerspetz,

2000; Lease & Kennedy, 2002; Rose, Swenson,

& Waller, 2004; Xie & Li, 2002)와 일관된 결과

이며 사회측정적 인기아와 지각된 인기아 모두

친사회적이고 협동적이나 공격성에서 차이가 난

다는 기존의 연구(Rubin, Bukowski, & Parker,

1988)와도 같은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개인적 선

호도와 인기도는 중첩되면서도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측정적 인기도는 높

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과 인지능력, 낮은 수준의

공격성 및 학교생활적응과 같은 인기아의 전형

적인 특성들(Frenz et al, 1991; Newcomb et al,

1993; Coie & Dodge, 1988; Stuart et al, 1991)과

관련되는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공격성과도 관련성을 가지므로 이 두 개

념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almivalli

et al, 2000; Prinstein & Cillessen, 2003; Vaillancourt

& Hymel, 2006)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아동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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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 선호를 떠나 학급 내

에서 사회적 힘(social power)을 지님을 의미하

며 이 사회적 힘은 어느 정도의 공격성도 포함하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유능성을 보는 기존의 관

점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친사회성은 인기아와 비인기아를 결정

짓는 영향력있는 특성이었다. 또래에게 선호되

는 것(being liked)은 사회성과 친사회적 또래 리

더십과 관련되고, 거부되는 것(being disliked)은

반사회적 행동과 강한 관련성(Asher & Coie,

1990; Coie, Dodge, & Kupersmidt, 1990; Parker

& Asher, 1987)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

은 맥락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친사회성은 인기

아의 필수조건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아동들은 절대적이

었던 친사회성보다는 다양한 특성들을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아

의 경우 6학년으로 갈수록 유머의 영향력이 눈

에 띄게 높아졌으며, 그 외 공부, 힘, 외모 그리

고 운동이 인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여아의

경우 친사회성은 전 연령에 걸쳐 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그밖에 공부와 외모

도 전 연령에 걸쳐 일관된 영향력을 보여주었으

나, 4학년 이후로는 힘이나 유머도 인기아의 특

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운동능력은 남아

의 인기도에 친사회적 행동과 외모는 여아의 인

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Adler & Adler, 1998;

LaFontana & Cillessen, 2002)이며, 인기아는 매

력적이고 재미있으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래들에게 인식된다(Parkhust & Hopmeyer, 1998;

Vaillancourt & Hymel, 2006)는 선행연구들과 같

은 결과이다.

즉, 남녀 모두에게 학급에서 가시성(visibility)

을 가진다는 것은 인기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인기아의 특성으

로도 확인된다. 유아에게는 지나치게 장난을 치거

나 활발한 아동이 비인기아로 인식되었으나, 연

령이 증가하면서 지나치게 얌전한 것이 오히려

더 비인기아의 특성과 강하게 관련되었다. 이는

특히 여아에게서 보다 더 두드러진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LaFontana와

Cillessen(2002)의 연구에서도 비인기아는 고립

되고 재능이 부족하며 자신감이 부족한 특성과

관련되었고, Lease, Musgrove와 Axelrod(2002)는

학급에서 낮은 지위를 가지는 여아들은 내성적

인 또래로 또래들에게 지각되고, 이들은 실제로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

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지나치게

얌전하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조용한

즉,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눈에 띄는

(visible) 인기아와는 반대로 비인기아로 인식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기/비인기아에 대한

인식에 여아들이 또래들의 선호도를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점과 연결해보면 지나치게 얌전하다는

것은 학급 내에서 고립되어 또래들과의 관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또래들로부터의 선

호도도 낮게 나타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여아들의 우정은 상호적이고 관계적이나 배타적

(exclusive)(Underwood, 2003)이기 때문에 또래

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는 얌전한

속성은 여아들에게 비인기아의 특성으로 보다 강

하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친사회성은 인기도에 큰 영향력을

가지나 학급 내에서의 가시성과 영향력(power)

또한 인기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아동들은 인기를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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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업성적은 선행연구(LaFontana & Cillessen,

2002)에서는 인기아의 특성이긴 하지만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학업성적

은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었다. 이는

사회문화적 차이의 반영이라 생각된다. 학업성

취를 중요시여기는 한국 교육상황과 사회문화

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들은 아동기부

터 학업성취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다. 따라서 공

부를 잘하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선호

의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공부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기아의 요인(오정윤․

정태실, 1998)이었으며,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요

인 중 하나가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종진, 2008)라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넷째, 아동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의

영향력은 인기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못하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와 2학년에서는 인기

아/비인기아 지각 요인에 교사 인정의 영향력이

존재하였으나 4학년과 6학년의 경우 교사인정의

영향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발

달특성과 연결하여 해석될 수 있다. 교사-유아와

의 관계는 유아의 유치원 적응, 또래유능감, 학

업적 성공 및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교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은 다른 또래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또래로부터의 인정과 선호로 연결될 수 있다. 아

동 중기로 갈수록 또래집단의 맥락이 보다 중요

해짐(Gifford-Smith & Brownell, 2003)에 따라

인기도의 요소로 교사의 인정보다는 또래집단의

인정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아기와 아동 전기에는 교사에게 인정받는 공

부 잘 하고 사회성이 좋은 아동이 또래들 사이에

서 인기아동으로 인식되나, 아동이 신체적, 심리

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또래와의 관계에 의해 많

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또래집단의 가치와 행동

의 기준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김의철․

박영신, 1999).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공부나 사회

성 요인보다는 유머나 힘과 같이 교사들은 주목

하지 않지만 또래집단에서는 수용받고 선호받는

특성들이 인기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아동의 관점에서 구성된 인기도의 개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기/비인기아의 특성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는 성차가 있었다. 인기아의 특성으로 남

아는 운동과 유머를, 여아는 친사회성, 공부 및

또래의 선호도를 많이 인식하였다. 즉, 지각된

인기도가 외모, 운동, 또래와의 잦은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데, 이는 특히 남아의 인기도에는 운

동이, 여아의 인기도에는 친사회적 행동이 영

향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Adler & Adler, 1998;

LaFontana & Cillessen, 2002)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또한 비인기아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는

여아가 친사회성과 지나친 얌전함을 남아가 친

사회성과 외모를 높게 인식하였는데, 여아가 지

나친 얌전함을 남아가 외모를 비인기아의 주요

특성으로 인식하는 결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롭다. 심미옥

(1996)은 남학생의 인기요인 가운데 외모가 하

나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추세에 대해 지

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인기아의 주요 특

성이었다. 이는 매력도(attractiveness)가 인기요

인보다 비인기요인에서 아동의 인식도가 더 높

았다는 Lafontana와 Cillessen(2002)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아동은 6세부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며 이는 특히 여아

에게 더 발견되는데(Davison, Markey & Birch,

2000; Lowes & Tiggemann, 2003), 외모에 대한

인식에는 또래 선호도의 영향이 결정적(Oliver &

Thelen, 1996)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아에게 집중되어(Clark & Tiggeman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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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nt & Tiggemann, 2005; Oliver & Thelen,

1996) 있으므로 남아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또

래관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특

히 남아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2학년과 4학년에

가장 두드러지고 지나친 활발함을 비인기의 주요

요인으로 보던 유아기의 여아들이 4학년이 되면

오히려 얌전함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지며 6학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점도 흥미로

운 성차 발달의 한 모습이다. 또한 유아기에 한

정되지만 남아들이 여아보다 교사 인정을 비인

기의 요소로 높게 인식하는 점도 여아들에게 일

반적으로 강조되어온 관계의 사회화(Maccoby &

Jacklin, 1974)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

들에 대하여 앞으로 깊이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기를 보는 관점이

기존의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개인적 차원의 특

성에서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발달특성에

따른 또래집단의 역동성과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확장된 시각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조사

연구로 심층적인 분석은 어려웠으나 아동의 관

점에서 구성한 인기에 대한 개념적 의미와 사회

적 유능성에 대하여 보다 확장된 정의를 제공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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