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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A total of 702 mothers with 3-year-olds(353 boys and 349 girls) and the children's teachers, 

all of whom reside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Socioeconomic status was measured by maternal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Maternal abuse and neglect were assessed by asking mothers to complete the Parent-to-Child Vers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 Both mothers and teachers completed the 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 in order to evaluate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socioeconomic status and maternal abuse and neglec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socioeconomic status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related to aggression. Furthermo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suggesting the need for interventions 

focusing on improving positive parenting and decreasing negative parenting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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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친사회성과 공격성은 유아기와 학령기의 정 ․부정

인 사회  행동을 표하는 개인 인 특성으로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Crick, Casas, & Mosher, 

1997; Doh et al., 2005). 친사회성은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고, 사회․정서 으로 정

인 발달을 이루는 데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 감, 심리  응, 학업성취  래 계 등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Eisenberg & 

Mussen, 1989; Chen et al., 2002). 반면 공격성은 아동의 사

회, 정서, 인지 발달에 부정  향을 미치는 험 요인으로서

(Olson & Hoza, 1993; Meehan, Hughes, & Cavell, 2003), 

단기 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도 부정 인 향력이 보고

되어 왔다(Walker et al., 1986). 이처럼 아동의 친사회성이나 공

격성과 같은 정  는 부정  형태의 사회  행동은 아동

의 이후 발달을 측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므로, 방  

측면에서 특히 생후 기 어린 연령에 속하는 유아의 사회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은 건강한 발달

을 한 필수  환경으로,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부모-자

녀 계는 유아의 사회  행동 발달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

다(Lee, Kim, & Kim, 2010).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련하여, 부모의 교육수 을 고려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아동은 주도 으로 활동을 이끌고 자신

의 결정에 해 주장하는 능력과 같은 사회  능력이 높은 반

면(Park, 2002; Yoo & Kim, 2007), 어머니의 교육수 이 낮은 

가정의 유아들은 일반 유아에 비해 사회  응능력이 낮고, 

인 계 형성능력이 부족하며(Lee, 2006), 정서․사회 인 문

제와 련된 부 응 문제를 많이 보 다(Duncan & Brooks-

Gunn, 2000). 사회경제  수 을 측정하는  다른 요인으로 

부분의 연구들은 가정의 빈곤 정도나 소득수 을 측정하여 이

러한 변인들이 유아의 발달결과와 어떠한 련이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이숙 ․홍신아, 2003; Duncan & Brooks-Gunn, 

2000). 를 들면, 사회경제 수 이 높은 가정의 유아는 그

지 않은 유아에 비해 사회  유능성이 더 높고(Lee & Han, 

2003), 더 사교 이고 친사회 으로 행동하고, 축되거나 공

격 인 행동을 덜 보이며, 래에게 더 잘 수용되는 경향을 

보 다(Chung, Kwon, & Lee, 2009). 반면, 빈곤한 가정의 아

동은 그 지 않은 아동보다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

으며, 학습장애를 겪거나 정서  행동상의 다양한 문제행동

을 경험하 다(Duncan & Brooks-Gunn, 2000). 한, 경제

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한 유아들은 공격 인 문제행동을 더 많

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Shaw, Winslow, & Flanagan, 2003), 

이러한 행동은 특히 유아기 동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eenan & Wakschlag,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일 으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  수 이 아동의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련성이 발견되지 않아(Olweus, 

1980; Chung et al., 2009), 양자 간의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 과 가정의 소득

수 에 의해 측정된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친사회성  

공격성을 포함한 유아의 사회  행동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유아는 많은 사회  행동방식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배

우게 되고,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  능력 발달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

은 주로 부모의 온정이나 애정, 반응성, 거부, 강압, 학 , 허용, 

방임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심으로 여러 발달  측면

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Park, 2002; Son & Rhee, 2004; 

Doh et al.,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가 온정 , 반응 , 

자율지향  양육행동과 같이 정 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친사회성이 높은 반면, 부모가 강압 , 통제 , 학 , 방임

 양육행동과 같이 부정 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자와 련하여 특히 부모의 학 나 

폭력은 아동이 어린 시 부터 공격 인 행동을 습득하고, 이를 

행동으로 나타낼 기회를 제공하므로(Noh & Park, 1992), 악

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요한데, 연구자들은 주로 

이러한 부모 행동을 아동의 문제행동과 련시켜 살펴보았다

(Manly et al., 2001; Stouthamer-Loeber et al., 2001; Naug-

hton et al., 2011). 다시 말하면, 아동학   방임과 같은 부

정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계를 직 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어, 양자 간의 계는 아동학   방

임이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부정  행동특성에 미치는 향

력에 비추어 유추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학 받은 아동은 공격성, 사회  축, 정서불안, 

우울  인 계에서의 애착형성의 문제, 감정이입능력 부족 

등의 정서  문제와 더불어 인지기능이나 학습 면에서의 문제

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won, 

1991). 부모로부터 신체  정서  학 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

은 사회 으로 소극 이고 사교성이 낮았고(Yoo & Kim, 2007), 

낮은 자아존 감과 발달  지연을 보 으며(Erickson & Ege-

land, 2002), 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공격 인 반응을 나

타내며 일반 아동에 비해 인 문제 해결력이 낮고,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부정 이고 공격 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Haskett, 1990; Chung, 2008). 특히, 신체 으로 

학 받은 아동은 신체 , 정서 , 사회  측면에서 문제행동을 

보이기 쉬우며, 일반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높은 경향이 있

었다(Manly et al., 2001; Stouthamer-Loebe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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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 인 학 를 받은 아동은 분노나 인 행동을 

보이거나, 자기 괴 인 경향을 보이며 래 계에서 반사

회 인 행동을 보 으며, 방임을 경험한 아동 역시 행동을 제

하지 못하며 공격 , 괴 인 성향을 보 다(Shin & Choi, 

2003). 이와 같이 부모의 학   방임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

는 부정  향을 밝힌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부정  양육행

동이 유아의 친사회성과 같은 정  행동 수 을 낮추고 공

격성과 같은 부정  행동 수 을 높이리라 측하게 한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유아의 사회  행동을 측하는 변인

인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부모의 학   방임 간의 련

성을 보고하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  수 으로서 부모의 

교육수 을 측정한 연구들(Lee, 1996; Choi & Woo, 2002; 

Park, 2005)에 따르면, 일반 으로 부모의 교육수 이 낮을

수록 학 나 방임이 많이 발생하 다. 보다 구체 으로, 미취

학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경우, 문 나 학교 이상을 졸업

한 어머니들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들이 신체   정

서  학 나 방임과 같은 아동학 를 더 많이 나타내었다(Goo, 

2011). 신체   정서  학 와 방임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

구(Kim, 2002)에서는 교육수 이 낮은 어머니들이 교육수

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특히 신체  학 를 더 많이 하는 경

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련성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을 

상으로 한 보다 최근의 연구(Kim, 2006)에서도 밝 졌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

수 에 따라 아동의 학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는 연구결과(Yoo, 2006)도 보고되고 있어, 양자 간의 

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 과 더불어 가족의 빈곤이나 소득수

이 어머니의 학 나 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연구들은 일반 으로 빈곤이나 낮은 소득수 이 학 나 

방임의 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Gelles, 1992; 

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Gunn, 2005). 빈곤에 

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먼  국민

기 생활보장 수 권 가정을 소득층으로 구분한 연구(이

숙 ․홍신아, 2003)에서 소득층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 으며, 부모는 특히 안 리를 소홀

히 하거나 비행을 방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소득

의 결핍으로 인해 가정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

험을 빈곤으로 측정하거나 가정의 월수입을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로 나 어 계산되는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가 1미만인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하 을 때, 가정의 빈

곤은 신체   정서  학 와 방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Kim, 2006; Kim & Kim, 2008; Yeo, 2010), 

특히 가족의 소득수 과 신체  학  간의 련성은 소득

층에서 훨씬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6). 그러나 

가정의 월수입을 몇 개의 집단으로 범주화시켜 신체   정

서  학 와 방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Ha & Park, 

2002; Kim, 2002; Goo, 2011)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소 비일 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 한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어머니의 학   방임

에 한 연구들은 부분 등학생 는 학생이나 그들의 

어머니들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을 상으로 한 경우는 드물어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  수 , 어머

니의 학   방임과 유아의 사회  행동 등 세 변인들 간의 

한 련성에 근거할 때,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은 유아

의 사회  행동에 직 으로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학   

방임을 거쳐 간 으로도 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유아의 사회  행동 

간의 계에서 어머니의 학   방임의 매개  역할을 측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세 변인 간의 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

는 드문 편이나, 몇몇 국외 연구들에서 그 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를 들어, Conger et al.(1994)은 가정의 경제 인 

압력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향

을 미치는 경로를 제안하 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의 

취업여부나 교육수 , 직업, 수입 등을 기 로 측정한 사회

으로 불리한 특성(social disadvantage)과 학령기 아동의 공

격 이고 반사회  행동 간의 계에서 어머니의 처벌  혹

은 방임  양육행동의 매개  역할을 보고하 다(Knutson, 

DeGarmo, & Reid, 2004). 유아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 에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비행 등과 같은 부 응  행동에 을 둔 이러

한 연구들을 기 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   방임

이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유아의 사회  행동 간의 계

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하 다.

한편, 사회  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보고자에 따라 

지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을 여러 평

가자가 측정함으로써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

직하다(Knutson et al., 2004). 유아의 경우 자기보고가 어려우

므로 유아를 가까이서 돌보는 어머니가 유아의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서 유아에 해 가장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객 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어머니와 달리, 교사는 여러 유아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

에 보다 객 성을 가지고 유아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  행동인 친

사회성과 공격성을 측정하기 해 어머니보고와 교사보고를 

모두 사용하 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상으

로 가정의 사회경제  수 , 어머니의 학   방임과 유아의 

사회  행동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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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nking Socioeconomic Status to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수 이 유아의 친사회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직  향과 

더불어 어머니의 학   방임을 통해 친사회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간  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참조).

<연구문제>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은 어머니의 학   

방임을 통해 유아의 사회  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38곳 어린이집에 다니

는 702명의 만 3세 유아(평균: 44개월, 표 편차: 3.38)로서, 

그들의 어머니와 47명의 교사가 응답에 참여하 다. 유아기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한 방  근을 시도하고자 

생후 기에 속하는 유아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 상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

아의 성별은 남아가 50.3%(353명), 여아가 49.7%(349명)이

며, 출생순 는 첫째가 61.4%(431명), 둘째가 33.3%(234명), 

셋째 이상이 4.6%(32명)이었다.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

버지의 평균연령은 37.18세(표 편차: 3.81)이고,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87세(표 편차: 3.54)이었다. 부모의 교육수

은 아버지의 경우 학교 졸업이 48.4%(340명)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학원 이상이 24.9%(175명)이었으며, 어

머니는 학교 졸업이 49.3%(34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문  졸업 는 학교 퇴가 21.8%(153명)이었다. 아

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42.6%(299명), 문

직  고 리직이 18.2%(128명), 자 업  일반 매직이 

16.7%(117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업주부가 40.3%

(283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6.8%(188

명), 문직  고 리직이 11.5%(81명)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을 비롯하

여, 어머니의 학   방임, 그리고 유아의 사회  행동을 알

아보기 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어머니의 학   방임은 어머니에 의해, 유아의 사회  행

동은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보고되었다.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을 제외한 각 문항은 ‘거의 그 지 않다(1 )’, ‘그 지 

않은 편이다(2 )’, ‘그런 편이다(3 )’, ‘매우 그 다(4 )’의 

4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가정의 사회경제  수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을 측정하기 해 어머니의 교육

수 과 가정의 소득수 을 조사하 다. 이는 부모의 낮은 교

육수 과 가정의 낮은 소득수 은 열악한 심리 , 물리  환

경을 반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지지체

계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Belsky et al., 2007)에 근거하

다. 어머니의 교육수 은 1 ( 등학교 퇴  졸업), 2

( 학교 퇴  졸업), 3 (고등학교 퇴  졸업), 4 (

문  졸업 는 퇴), 5 ( 학교 졸업)  6 ( 학원 이상)

의 Likert 식으로 측정하 다. 가정의 소득수 은 어머니가 

직  작성한 월 총수입 액수로 측정되었다. 연구 상 가정의 

월수입 범 는 100~3,000만원이었다(평균: 523.85만원, 표

편차: 297.57). 참고로, 이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100~250만원 미만은 82명, 250~500만원 미만은 271명, 500~

750만원 미만은 231명, 750~1,000만원 미만은 61명, 1,000만원 

이상은 5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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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학   방임

어머니의 학   방임은 Straus et al.(1998)의 학 /방

임 척도인 Parent-to-Child vers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CTSPC)를 번역  역번역(backtranslation)하여 측정

하 다. 원 척도는 비폭력  훈육(nonviolent discipline)(4문

항), 심리  공격성(psychological aggression)(5문항), 신체  

폭행(physical assault)(13문항), 방임(neglect)(5문항) 등 27

문항의 네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폭행과 련한 3문항(‘목 주 를 잡고 숨이 막히게 했

다.', ‘고의로 화상을 입혔거나 고의로 야단쳤다.', ‘칼로 

했다.')을 삭제하 는데, 이는 본 연구 상자가 일반집단이라

는 에서 내용 으로 심각성의 정도가 지나쳐 어머니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한, 부

모의 부정  양육행동에 을 두고자 비폭력  훈육 요인을 

제외하 다. 원 척도의 경우, 심리  공격성  신체  폭행 

요인은 6  척도로, 방임 요인은 7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수월성을 해 4  척도로 수정하여 측

정하 다. 한, 원 척도의 용어인 ‘심리  공격성(psycholo-

gical aggression)'이나 ‘신체  폭행(physical assault)'을 본 

연구에 합하도록 ‘심리  학 (psychological abuse)'와 ‘신

체  학 (physical abuse)'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는 본 

척도의 심리  공격성과 신체  폭행을 각각 심리  학 와 신

체  학 로 정의하는 선행 연구들(Hong, 2010; Jo, 2012)에 

근거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와 련한 3가지 하

요인인 심리  학 (psychological abuse)(5문항), 신체  학

(physical abuse)(10문항), 그리고 방임(neglect)(5문항) 등 

총 20문항을 사용하 다. 각 요인별 문항의 로는 심리  학

의 경우,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악담을 퍼 붓는다.’, ‘아이

에게 멀리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하거나 집밖으로 쫒아낸다.’ 

등이고, 신체  학 의 경우, ‘아이를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세게 찬다.’, ‘아이의 손이나 팔, 다리를 찰싹 때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의 경우,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의

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때, 그 게 해 주지 못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챙겨주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

 학 , 신체  학   방임 요인과 체 문항의 내 합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62, .82와 .63, 그리고 .85이

었다. 

 

3) 유아의 사회  행동 척도

유아의 사회  행동은 Crick et al.(1997)의 교사용 유아기 

사회  행동 척도인 PSBS-T(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Teacher Form)를 어머니용과 교사용으로 수정․번안

하여 사용하 다. PSBS-T는 외 화 공격성(6문항), 계  공

격성(6문항), 친사회  행동(4문항), 우울(3문항)의 4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  

행동에 을 두어 우울 요인을 제외하 다. 여러 명의 교

사가 유아의 행동을 평가하 기 때문에, 교사보고 수는 각 

교사별로 표 화하여 사용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정  

측면의 친사회성과 부정  측면의 공격성을 포함하 다. 공

격성의 경우, 외 화 공격성과 계  공격성 간의 상 계수

가 어머니보고는 .58(p < .001), 교사보고는 .62(p < .001)로 

다소 높은 편에 속해, 두 요인을 합산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취 하 다. 문항의 를 들면, 친사회성 요인에는 ‘다른 아이

들을 잘 돕는다.’, ‘다른 아이들에게 해 좋게 말하거나 착한 

일을 한다.’ 등의 문항들이, 공격성 요인에는 ‘다른 아이들을 

꼬집어서 상처를 낸다.’,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면, 그 아이기 

놀이집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유아의 친사회성과 공격성의 Cronbach's α의 경우, 어머니

보고는 각각 .89와 .88, 교사보고는 각각 .94와 .86이었다. 

3. 조사 차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12월에서 2011년 5월에 걸쳐 서울시에 

치한 38곳 어린이집 기 장의 동의하에 실시되었다. 해당 

기 장과 교사들에게 질문지의 배부  회수 과정에 해 설

명하 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유아 편에 배부․회수되었

고 교사용 질문지는 교사들이 직  작성하 다. 배부된 질문

지는 1~2주일 후에 회수하 다. 배부된 946부의 질문지 가

운데 794부가 회수되었으며(84%의 회수율), 이 가운데 불성

실하게 응답한 질문지(23부)와 가정의 월 총수입이 기록되지 

않은 질문지(69부)를 제외하고, 총 702부를 본 분석에 사용

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도구의 내 합치도를 알

아보기 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으며, 변인들 간의 

차이나 련성을 알아보기 해 t-test,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련 변인들 간의 이론  모형

을 검증하기 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

deling: SEM)을 분석하 고, 모형의 합도는 x2와 함께 

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되었다. x2 검증은 가설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내용이 쉽게 기각되며 표집의 크기에 따른 

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합도 

가운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

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

dex), 그리고 NFI(Normed Fit Index)를 함께 제시하 다

(Browne & Cudeck, 1993; Marsh & Hau, 1996; Ho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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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Birth order

Boys

(N=353)

Girls

(N=349) t

First-born

(N=431)

Second-born

(N=234)

Third-or-later-born

(N=32) F

M(SD) M(SD) M(SD) M(SD) M(SD)

Physical abuse 1.40(.37) 1.33(.30) 2.45* 1.26(.30) 1.39(.35) 1.44(.38) 16.53***

Psychological abuse 1.61(.44) 1.59(.39)  .74 1.48(.41) 1.65(.37) 1.66(.43) 14.42***

Neglect 1.19(.28) 1.19(.27) -.11 1.18(.26) 1.20(.28) 1.19(.28) .27

Prosocial behavior(M) 2.98(.47) 3.08(.52)  -2.62** 3.07(.48) 3.01(.45) 3.01(.55) 1.22

Prosocial behavior(T) -.03(.78)  .08(.78) -1.80 -.01(.79)  .03(.79)  .27(.05) .35

Aggression(M) 1.32(.36) 1.22(.30)  3.68*** 1.24(.31) 1.27(.30) 1.30(.37) 2.03

Aggression(T)  .07(.72) -.07(.08)  2.62** -.03(.71) -.00(.69)  .03(.70) .48

Note. M = mother report; T = teacher report. 

*p < .05, **p < .01, ***p < .001

Table 1. Effects of Gender and Birth Order on Maternal Abuse and Neglect, and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N=702)

Ⅲ. 연구결과

1. 비분석

구조모형의 합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을 제외한 연구변인, 즉 어머니의 학   방임과 유

아의 사회  행동이 유아의 성별  출생순 , 어머니의 연

령과 취업유무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  변인과 련이 있는

지 알아보기 해 t-test,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상 계분

석을 실시하 다. 

먼 ,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t-test

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신체  학 (t = 2.45, p < .05), 어머

니(t = 3.68, p < .001)와 교사(t = 2.62, p < .01)에 의해 보고된 

공격성, 어머니(t = -2.62, p < .01)에 의해 보고된 친사회성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아는 여아에 

비해 어머니의 신체  학 를 더 많이 받았으며, 어머니와 

교사 모두에 의해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에 반해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Table 1> 참조). 

출생순 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신체  학 (F = 16.53, p <.001)와 심리

 학 (F = 14.42, p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사후검증에서, 둘째와 셋째 이상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첫째인 경우 둘째와 셋째 이상인 경우보다 어머니

의 신체   심리  학 를 더 낮게 보고하 다(<Table 1> 

참조). 

이외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유무는 어머니의 학   방임

과 유아의 사회  행동과 유의한 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비분석 결과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차와 

출생순 를 통제한 후 연구모형의 합도를 살펴보았다.

2. 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다(<Table 2> 참조). 

사회경제  수 의 지표인 어머니의 교육수 은 어머니의 신

체  학 (r = -.21, p < .001), 심리  학 (r = -.17, p < .001) 

 방임(r = -.10, p < .01)과는 부 으로, 어머니가 보고한 자

녀의 친사회성(r = .10, p < .01)과는 정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사회경제  수 의  다른 지표인 가정의 

월 총수입은 어머니의 신체  학 (r = -.09, p < .05)  심리  

학 (r = -.09, p < .05)와는 부 으로 유의한 상 을 보 으나 

어머니의 방임과는 유의한 상 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어머

니(r = .11, p < .01)와 교사(r = .09, p < .05)가 보고한 유아의 

친사회성과는 정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사회경

제  수 에 포함되는 두 변인 모두 유아의 공격성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학   방임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친사회성  공격성 간의 상 계를 살

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   방임은 자녀의 친사회성  공

격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을 보 다. 구체 으로, 어머니

의 학   방임은 어머니(신체  학 : r = -.17, p < .001, 심

리  학 : r = -.13, p < .01, 방임: r = -.12, p < .01)와 교사(신

체  학 : r = -.14, p < .001, 심리  학 : r = -.12, p < 

.01, 방임: r = -.11, p < .01)가 보고한 유아의 친사회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를 보여, 가정에서 학 나 방임을 

경험한 유아는 친사회 인 행동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7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유아의 사회  행동 간의 계

- 113 -

1 2 3 4 5 6 7 8 9

1. Maternal educational level -

2. Monthly household income  .35*** -

3. Physical abuse -.21*** -.09 * -

4. Psychological abuse -.17*** -.09 *  .67*** -

5. Neglect -.10** -.04  .35***  .30*** -

6. Prosocial behavior(M) .10** .11 ** -.17*** -.13** -.12**

7. Prosocial behavior(T) .02 .09 * -.14*** -.12** -.11** .19 *** -

8. Aggression(M) -.03 -.03 .34*** .27*** .29*** -.21 *** -.20 *** -

9. Aggression(T) -.06 -.05 .20*** .16*** .06 -.05 -.48 *** .21 ***

Mean 4.67 523.85 1.37 1.60 1.19 3.03 .02 1.27 -.00

SD .91 297.57 .35 .42 .27 .50 .79 .33 .70

Note. M = mother report; T = teacher report.

*p < .05, **p < .01, ***p < .001

Table 2. Intercorrelations among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Abuse and Neglect, and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N=702)

되었다. 이와 반 로, 어머니로부터 학 나 방임을 경험한 유

아는 공격 인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신체  학

: r = .34, p < .001, 심리  학 : r = .27, p < .001, 방임: 

r = .29, p < .001)와 교사(신체  학 : r = .20, p < .001, 심리

 학 : r = .16, p < .001)에 의해 보고되었다. 

에서 살펴본 연구변인들 간의 상 계에서, 독립변인

인 사회경제  수 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공격성 간에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상 이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매개효과의 

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유아의 공

격성은 어머니의 학   방임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구조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3. 구조모형 분석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어머니의 학   방임이 유아

의 친사회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해 두 가지 

구조모형을 분석하 다. 비분석에서 확인된 유아의 성별

과 출생순 의 향력을 고려하여, 이 두 변인을 통제변인으

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 , 독립변인인 사회경제  수 과 종속변인인 친사회

성만을 포함한 첫 번째 모형에서 사회경제  수 은 유아의 

친사회성에 직 으로 향을 미쳤다(β = .30, p < .05). 이 

모형의 합도 지수는 χ2 = 15.21(df = 8), χ2/df = 1.90, CFI 

= .95, NFI = .90, TLI = .87, RMSEA = .04(90% 신뢰도 = .00, 

.06)로 나타나, 한 수 의 합도를 보 다. 

다음으로, 첫 번째 모형에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학   

방임이 추가된 두 번째 모형에서, 사회경제  수 과 어머니

의 학   방임이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보고된 유아의 친

사회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모형의 합도 지수는 χ2 = 34.83(df = 22), χ2/df = 1.58, CFI 

= .98, NFI = .96, TLI = .96, RMSEA = .03(90% 신뢰도 = .01, 

.05)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화/비표 화 경로계수는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매개변인이 포함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은 유아의 친사회성에 더 이상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학   방임은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향

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어

머니의 학   방임을 통해 유아의 친사회성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  수 은 어머니

의 학   방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쳤으며(β = -.28, 

p < .001), 어머니의 학   방임은 유아의 친사회성에 유의

한 부  향을 미쳤다(β = -.34, p < .001). 즉, 가정의 사회

경제  수 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유아에 한 신체 , 심리

 학   방임을 더 많이 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 자신과 교사에 의해서 친사회성

을 덜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 4.02, p 

< .001),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

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β = .1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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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loadings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 β C. R

Socioeconomic status → Prosocial behavior  .00  .17 1.84

Maternal abuse and neglect → Prosocial behavior -.27 -.34 -3.99***

Socioeconomic status → Maternal abuse and neglect -.00 -.28 -4.71***

Note. Effects of gender and birth order on a mediator and an outcome variable were not included.

***p < .001

Table 3. Standardized and Unstandardized Loadings for the Mediational Model 

Note. Effects of gender and birth order on a mediator and an outcome variable and measurement errors were 

not displayed. Factor loadings from latent variables to measured variables are all significant at p < .001. 

***p < .001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Abuse and Neg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효과가 완 매개

인지 혹은 부분매개인지를 확인하기 하여 두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완

매개모형(χ2
 = 37.69, df =23)과 부분매개모형(χ2

 = 34.83, 

df =22) 간의 χ2 
차이값은 2.86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완 매개모형을 지지하 다. 즉, 본 연

구에서 어머니의 학   방임은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향을 완  매개하 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 상 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

 수 과 어머니의 학   방임은 유아의 친사회성 분산의 

18%를 설명하 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어머니의 학   

방임이 유아의 사회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 다. 즉,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유

아의 사회  행동에 미치는 직  향과 어머니의 학   

방임을 통해 유아의 사회  행동에 미치는 간  향을 구

조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탐색하 다. 각 연구변인 간의 상

계에서 사회경제  수 과 유아의 사회  행동  하나

인 공격성 간에는 유의한 상 이 발견되지 않아, 구조모형에

는 유아의 사회  행동  다른 하나인 친사회성만을 포함시

켜 분석하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친사회성의 경우 구조모

형의 결과를, 공격성의 경우 상 계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 다.

먼 ,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직

인 경로는 유의하 다. 이는 각 변인 간의 상 계 분

석에서도 확인되어,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유아의 친사

회성 간의 개별  계는 부분 유의하 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유아는 친사회 인 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월 총수입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더 친사회 인 것으로 어머니와 교사 모

두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  수 이 높

은 가정에서 자라는 유아가 그 지 않은 유아에 비해 사회  

유능성이 더 높고(Lee & Han, 2003; Lee et al., 2004), 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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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라는(Chung et al., 2009)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

으로,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유아의 발달결과에 유익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서 발견된 결과, 즉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직 인 경로는 어머니의 학  

 방임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으로

써, 어머니의 학   방임은 양자 간의 계를 완  매개하

다. 이는 가정의 경제 인 압박이 부모의 학   방임 등 

부 한 양육행동을 래함으로써 결과 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래한다는 국내의 연구결과(Kim, 2009)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   방임이 유아

의 친사회성에 가정의 사회경제  수 에 비해 더 커다란 

향력을 미친다는 에서 그 시사 이 크다. 다시 말하면, 가

정의 사회경제  수 이 낮을 때 부모는 부정  양육을 수행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유아의 부정  발달로 이어질 수 있

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과 같은 재  도

움을 통해 부모의 부정  양육행동을 정  양육으로 변화

시킴으로써 부모의 부정  양육이 유아의 부정  발달결과

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변인 간의 계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학   방임을 덜 하

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학   방

임을 게 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 과 학  

 방임 간의 연 성을 보여  선행 연구결과들(Kim, 2002; 

Goo, 2011)과 일치한다. 한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

정의 월수입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학   방임과의 련

성을 살펴본 연구들(Kim & Kim, 2008; Yeo, 2010)도 가정

의 월수입이 낮을수록 학 와 방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 다. 비록 본 연구에서 가정의 월수입과 어머니의 방임 

간의 상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정의 월수입과 어머

니의 신체 ․심리  학  간의 상 계수들은 유의하 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높을수록 학 나 방임이 게 일어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Berger, 2004, 2005; Berger & Brooks-

Gunn, 2005; Park, 2005; Kim & Kim, 2008)을 지지한다.

어머니의 학   방임과 유아의 친사회성 간의 계와 

련하여, 어머니로부터 학   방임을 경험한 유아는 친사회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에 방임과 정서  학

를 받은 아동의 특성을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이러한 아동들이 축되어 있고 수동 이며, 발달  지연을 

보이고, 래와의 놀이 시 친사회  상호작용을 덜 보 다고 

결론지은 최근의 연구결과(Naughton et al., 2011)와 유사

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 유아기 학  

 방임의 경험이 친사회성에 향을 미쳐 래 계에도 부

정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 인 래경험이 가정에서의 

불우한 경험을 완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Chyung, 2004)를 

볼 때, 학   방임 가정의 아이들은 이러한 기회마  얻기 

힘들어 이  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   방임으로 인한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

는 이러한 가정의 유아를 상으로 한 사회  기술 향상 로

그램의 활성화가 시 해 보인다. 

이와는 달리,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은 유아의 공격성과

는 련이 없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유아가 공격  

성향을 더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들(Shaw et al., 2003; Dun-

can & Brooks-Gunn, 2000; Keenan & Wakschlag, 2000)

과 일치하지 않았다. 한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계를 입증한 최근의 메타분석의 결과와도 일

치하지 않았다(Letourneau et al., 2011). 국외의 연구결과들

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공격성 간

의 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많지 않으나, 련 연구들은 

국외의 경우와 달리 비일 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 사회경제  수 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공격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Lee & Kim, 2011)가 있

는 반면, 소득층과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공격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들(이숙 ․홍신아, 2003; 

Chung et al., 2009)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국외의 경우

와 달리 국내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비일 성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아의 공격성이 어머

니의 학   방임이나 친사회성과 같은 다른 연구변인들과

는 한 련성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의 타당도를 확보

하 다는 에서, 양자 간의 유의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서  다른 가능성 있는 연구결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유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측변인으로서 많은 심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주제로 한 후속연구가 지속됨으로써 양자 

간의 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의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의 학

를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방임 역시 어머

니가 보고한 유아의 높은 공격성과 련이 있었다. 특히 어머

니의 신체  학 는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공격성과 가장 

큰 련을 보 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체  학 와 공격

성 간의 련성을 일 으로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결과들

(Manly et al., 2001; Stouthamer-Loeber et al., 2001)과 일

치한다. 이는 한 정서  학 와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이 공

격성을 더 나타낸다는 연구결과(Naughton et al., 2011)와

도 일치하는 것으로, 학 나 방임의 경험이 공격  아이로 

성장할 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 다. 

결론 으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  수 은 어머니의 학  

 방임을 통해 유아의 낮은 친사회성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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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을 사회인구

학 인 특성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 일종의 통제변인으로 살

펴보는 경향이 많지만,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은 그 자체로

서 유아의 친사회성 발달에 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뜻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유

아의 친사회성 간 계의 매개변인으로서 어머니 학   방

임의 부정  향력을 밝힘으로써, 유아기 자녀를 한 부모

교육의 요성을 재확인하 다. 자녀양육방식의 기 가 확

립되는 이 시기 자녀의 부모를 상으로 부정  양육이 아동

의 사회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문제 을 인식시키고 정  

양육을 훈련하고자 하는 실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아동의 정  발달을 반 하는 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자아존 감과 친사회성 간의 한 련성

(Rigby & Slee, 1993; Simons, Paternite, & Shore, 2001)과 

정  래 계의 주요 요인들  하나로 여겨지는 친사회

성의 특성(Crick, 1996; Sebanc, 2003; Sim, 2005)에 기 하

건 , 래 계의 기 가 형성되는 유아기 건강한 발달을 

해서는 이 시기 자녀를 둔 가정의 취약한 사회경제  수 과 

부모역할에 한 국가 , 사회  심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서술하면 다

음과 같다. 먼 , 어머니의 학   방임의 측정과 련하여, 

본 연구는 그 주체자인 어머니를 통해 이를 조사하 다는 

에서 제한 을 지닌다. 이러한 조사방법으로 인해 어머니들

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한 사회  바람직성을 발휘하여 부

정  응답을 축소하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과 달리 유아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부

진한 상황에, 자기보고가 어려운 유아를 상으로 한 본 연

구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사방법을 이용하 다. 따라서 유

아를 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 인 자료수집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 심리  학 와 방임 요인

의 경우 내 일치도가 각각 .62와 .63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

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서 국 가구를 

상으로 조사한 2011년 1/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385.80만

원임을 감안할 때(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경제  수 의 연구 상자를 포함하

고는 있으나 월수입이 상 으로 높은 편이며 소득층으

로 볼 수 있는 100~250만원 미만에 속하는 상자수가 상

으로 은 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표성

을 확보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 경제  수 , 어머니의 학   방임, 그리고 

유아의 사회  행동 간의 계에서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  

수 이 어머니의 학   방임을 일으키는 직 인 향만

을 다루었다. 그러나 부모의 우울이나 부부갈등과 같은 요인

들이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어머니의 학   방임 간의 

계에서 매개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Conger et al., 1994),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매개변인을 고려하여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유아의 사회  행동에 미치는 보다 다양한 

경로를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에

게는 크게 심을 받지 못한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이 유아

의 사회  행동에 미치는 직  향과 간  향을 살펴

보았다는 에 의의가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의 향

을 보다 체계 으로 밝힌 국외의 연구들(Conger et al., 1994; 

Knutson et al., 2004)을 기 로, 가정의 사회경제  수 과 

유아의 사회  행동 간의 계에서 어머니의 학   방임과 

같은 양육행동이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사회  행동을 주제로 한 최근 연구들이 동일한 행동을 여러 

평가자가 측정하도록 하는 경향에 맞춰, 본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성과 공격성을 어머니보고와 교사보고를 통해 측정함

으로써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 이 외에도, 

부모의 학   방임을 다룬 국내연구들이 주로 학령기나 청

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나, 본 연

구는 생후 기에 속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상

으로 방  측면에서 근하 다는 에도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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