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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self competence betwee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from Korean families, and to study how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influence the self competence 

of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were 138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254 children of Korean families 

in the 3rd or 4th grade in Seoul, Daegu, Gyeong-gi province, and Gyeong-buk province.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Friendship and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ate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MANCOVA, ANC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 competence of children between thos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ose from Korean famili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income was controlled. Second,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gender, income, and the intensity of interparental conflict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 competence 

while gender, aid, conflict, and disclosure of negative affect in friendship, and being a peacemaker in interparental conflict 

influenced self competence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children of Korean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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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노동자 가

정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히 다인종․다문화(multiracial and 

multicultural)사회로 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0)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가정 및 혼인귀화자는 약 181,671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5.9%에 해당하며, 결혼이민자 

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도, 2007년 4만 4천명, 

2008년에는 5만 8천명, 2009년 10만 8천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6세 이하의 자녀가 62.1%, 12세 

이하가 25.1%로, 초등학생 이하의 유․아동이 전체의 87.2%

를 차지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자녀,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

녀 및 난민가정의 자녀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

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

라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도 아동발달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

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연구(Lee, 2007; Jeon, 2008; 

An & Lee, 2009; Lee, 2009; Nam, 2009; Park & Lee, 2009 

Kim, 2010; Yoo, 2010)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Cho, 2006; Oh, 2006; Yang, 

2006; Park & Kim, 2007; Koo, 2009; Lee, Seo & Kim, 

2009)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정

서에 따른 인종적 편견, 부부 간 의사소통상의 어려움, 이주

부모의 한국문화 적응에서의 어려움, 낮은 사회․경제적 수

준 등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들로 우리사회에서 적응하

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이나 양육행동에 

반영되며 이것이 자녀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같

은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외모가 다름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

에 시달리고 이들 가정이 갖고 있는 언어, 문화, 경제적 문제

에서 비롯된 제반 여건들에 의해 원만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2009)의 조사 결과에

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당수 다문화가정 자녀

들의 발달상황은 일반 가정 유아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

한 부적응이나 지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Park and Lee(2009)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정 학생

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교사와의 관계

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 Jeon(2008)

은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

태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

동 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Yoo(2010)의 연구에서도 일반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논의 하는데 있어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적 상황이나 어려움을 추론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발달이 

많이 지체된 것으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편협된 사고에 

의한 것일 수 있다(Lee, Seo, & Kim, 2009).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모든 발달 영역에서 문제

점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

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상황을 알

아보고자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요소

인 유능감은 자아존중감, 자아평가, 자아가치감 등의 자아에 

대한 평가척도로서, 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

을 수행하며 개인의 정신건강에서 중추가 되는 요인으로 널

리 인정되어 온 변인이며(Park, 2003),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게 되

는 어머니는 아동의 유능감 발달에 영항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환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Seo & Kim, 2004). 특히, 자

기유능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와 감정의 요소를 포함하여 스

스로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이나 판단을 의미한다(Harter, 1982). Jeon(1992)은 자기유

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적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과정 즉, 생의 각각 상이한 영역을 다루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Lee(1995)는 

자신의 학업, 사회, 운동, 신체, 품행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수

행하는 능력에 대한 아동 자신의 지각이나 평가라고 하였다. 

Harter(1985)는 8세 이상의 아동은 서로 다른 영역(학업, 

사회, 신체, 운동, 품행)에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판단을 

할 뿐 아니라 특수한 유능감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한 인간

으로서 자아 가치에 대한 견해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유능감은 아동의 성별, 연령, 성패 귀인 등 개인

적 변인 뿐 아니라 부모 및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

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Seo & 

Kim, 2004). 즉, 자기유능감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

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및 또래 등 중요한 타인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아동이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유능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와 또래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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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부부갈등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im(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여

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고 하였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Lee, 1999)에서도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

부갈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갈등이란 부부 간 욕구의 상충, 목표 및 기대의 불일

치를 의미하며(Davis & Cummings, 1994),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

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정의 할 수 있다(Grych, 

Seid & Fincham, 1992). 이러한 부부갈등은 가족 내에서 흔

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아동은 부모 간

의 불화에 매우 민감해져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

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Vandewater and Lansford(1998)는 ’부부 간의 갈등

(inter-parental conflict)'이 아동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

히고 있으며, 이러한 부부 간의 갈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

성(Emery & O'Leary, 1984), 인지적 유능성(Long et al., 

1987), 학업성취도(Westerman & La Luz, 1995)에도 영향

을 미친다. Aderson et al.(1983)은 부모의 부부갈등은 초등

학생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

다. 특히,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

부가 보고하는 갈등 보다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아동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Grych 

& Fincham, 1990), 아동발달을 예측하는 더욱 중요한 예측

변인 이라는 연구결과(Vandewater & Lansford, 1998)가 

보고되면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중요한 변인으

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그 하위요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영향

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부부갈등의 빈도가 잦을수록 아동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 분노, 불안함을 경험하며 공격성이 증가

한다(Cummings, 1994). 또한 아동들은 신체적 폭력을 수반

하는 갈등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고(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정서적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며, 부

부갈등의 내용에 아동이 관련되어 있을수록 더욱 심각한 부

적응 문제를 발생시킨다(Emery, 1982). 부부가 심하게 싸울

수록 자녀는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며(Kim, 1994), 부

부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강도가 심할수록 공격성 등 아동의 

문제행동은 증가한다(Jung, 2000; No, 2001). 또한, 여러 연

구(Yoo, 2000; Park, 2001; Park, 2003)에서 부부의 갈등은 

아동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Kwon(1998)의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빈도, 

강도, 해결정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관계가 있고, 부부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위협과 자기비난은 아동의 내재화 문

제와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부부 간 갈등 유형에 따른 

아동행동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 

간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유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유

능감과 가정환경 및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시켜 본 연구들

(Lee, 1995; Choi, 2004; Hwang, 2007)은 몇 편에 불과하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기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Park, 2003)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

각하는 부부 간 갈등이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관

계가 확대되며 또래에게 수용 받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또래관

계는 아동의 성격 형성과 향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Hwang & Go, 2010). 다시 말해, 아동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

호작용 속에서 관대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등 사회적 기

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Harter(1985)는 아동기는 ‘또래 시기’라고 할 만큼 또래들

과의 관계가 아동들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강조하였다. Parker and Asher(1987)는 또래관계가 원만

한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하는 반면에, 또래

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현재와 이후에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은 또래집단에서의 안

정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키우게 되고 또래관계에 만족할

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

과 외모, 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나 가치를 공유하며 친밀감

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학교,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발달기회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Seo, 2004). 또한, 

Bukowski and Hoza(1989)는 아동기에는 부모의 평가보다 

또래들로부터의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래집단으

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써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정

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은 편견이나 따돌림으로 인해 부

적절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심리사회적 

적응 및 생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h(2005)

의 연구를 살펴보면, 같은 반 친구들의 폐쇄적인 태도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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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ulticultural Children 

n(%)

Korean Children 

n(%)

Gender
Girl 76(55.1) 125(49.2)

Boy 62(44.9) 129(50.8)

Birth Order

First 52(37.7) 109(42.8)

Second 49(35.5) 84(33.1)

Third 13( 9.4) 23( 9.1)

Forth 4( 2.9) 1(  .4)

Only Child 17(12.3) 36(14.2)

NA 3( 2.2) 1(  .4)

Income

(Won)

Below 24,000,000 26(18.8) 19( 7.5)

24,000,000~74,000,000 18(13.0) 67(26.4)

Above 74,000,000 1(  .7) 5( 2.0)

NA 93(67.4) 163(64.2)

Age
M(SD) M(SD)

9.22(.99) 9.45(1.32)

Table 1. Demographics and Children Characteristics N=392

돌림을 당하거나 놀림대상이 된 다문화가정 아동은 친구들

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등 부적응현

상을 보였다고 하였고, Lee(2007)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

적응은 교사, 친구의 폭행이나 따돌림, 폭력이나 비행등의 사

회 환경 경험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Park 

and Lee(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교우관계 형성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

으며, 외모의 차이와 어머니가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관계형성이 학교적응의 어려움과 정체

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Hong, 2007; Kim, 2007). 또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5; Cho, 2006; Shin, 2006). 아동들은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타인과의 원

만한 상호작용 속에서 관대함과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등 사

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아동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

동은 또래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에 대한 인식

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자기유능

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 

간의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래관계에서도 많은 어

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자기유능감 형

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

동에 비해 모든 발달영역에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

로(Jeon, 2008; Park & Lee, 2009; Yoo, 2010), 아동이 지각

한 부부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족수입(Park & Cho, 2006)을 통제하여 다문화가정 아

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

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 있어 부모와 또래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 본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

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후,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집단

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변인

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

의 자기유능감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임을 확인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

동의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들의 자기유능감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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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

하는 부부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또

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

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138명과 일반가

정 아동 254명으로 총 392명이였다. 자기유능감은 학령기에 

발달되는 중요한 적응능력이므로(Gwak et al., 2000) 학령

기 아동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

은 여아가 76명(55.1%), 남아가 62명(44.9%)이였으며, 일반

가정 아동은 여아가 125명(49.2%), 남아가 129명(50.8%)으

로 나타나 성별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

화가정 아동의 경우 첫째가 52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첫째가 109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연령은 만 9.22세, 일반가

정 아동의 평균연령은 만 9.45세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보고

한 가족수입의 경우 다문화가정은 2,400만원 이하가 26가구

(18.8%)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은 2,400만원에서 7,4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67가구(26.4%)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CPIC; Grych et al., 

199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PIC는 부부갈등 강도(예,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 물건을 부수거나 던

진다), 부부갈등 빈도(예, 나는 나의 부모님이 말다툼 하는 

것을 종종 본다), 부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예, 나의 부

모님은 말다툼이 끝난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낸다), 부부 간 

갈등으로 인한 자기비난(예, 나의 부모님은 말다툼 할 때 나

를 비난한다), 부부 간 갈등 내용이 자신임(예, 부모님은 내

가 했던 행동에 관해 말다툼을 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

관계에 있음(예, 부모님의 말다툼을 할 때 나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

할 함(예, 나는 부모님의 말다툼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한다), 

부부 간 갈등에서 위협을 느낌(예, 부모님이 싸울 때 나는 겁

이 난다)등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전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4영

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척도를 제외한 5개의 하위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

bach α)는 부부갈등 강도가 .71, 부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이 .61,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이 .82,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 함이 .83, 부부 간 갈등에서 위

협을 느낌이 .88로 나타났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Friendship(Ladd, Kochen-

derfer, & Coleman, 1996)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또래관계 확인(예, 00는 내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한다), 또래 

도움(예, 만약 어떤 아이가 내 물건을 가져가면, 00는 그 아

이에게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말한다), 또래 갈등(예, 00는 

나를 놀린다), 또래관계에서의 특별함(예, 00는 우리 반의 다

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또래 간 부정적 정서 공유

(예, 나는 00와 나의 슬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등 5개

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척도 중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척도를 제외한 3개의 하위척도로 또래관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또

래의 도움을 받음이 .76, 또래 갈등이 .43, 또래 간 부정적 정서 

공유가 .71로 나타났다. 또래갈등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

타났으나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요

인이며 다른 선행연구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Yoo, 1999; Park, 2005; Lee, 2009)에서도 널리 사용되

는 척도이므로 해석상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용하는데 별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기유능감

아동의 자기유능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Harter(1982)의 자기

능력 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

ren)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인지적 유능감(예, 나는 

성적이 좋다), 사회적 유능감(예, 나는 친구가 많다), 신체적 

유능감(예, 나는 모든 운동을 잘한다), 일반적 자아 가치감(예,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능감의 전

체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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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Children 

(n=138)

Korean Children

(n=254) t

M(SD) M(SD)

Interparental Conflict 

Intensity 1.948( .578) 1.659( .571) -4.649***

Resolution 2.512( .885) 2.023( .821) -5.319***

Triangulation 2.078( .819) 1.848( .881) -2.464*

Peacemaker 2.657(1.101) 2.885(1.186) 1.798

Perceived Threat 2.911(1.427) 2.877(1.395) -.222

Peer Relationship

Aid 3.144( .970) 3.345( .969) 1.952

Conflict 2.315( .828) 1.966( .625) -4.328***

Disclosing negative affect 2.641(1.199) 2.918(1.244) 2.132*

Self Competence 3.267( .724) 3.555( .731)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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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Study Variables  N=392

3. 연구 차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 척도의 신뢰도

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 3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완성된 질문지를 2010년 5월에 서울ㆍ경기 지역과 대구ㆍ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

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ㆍ회수하였

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

지를 배부하기 위해 서울ㆍ경기 지역과 대구ㆍ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와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

문과 함께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질문지는 연

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나 센터의 담

당자에게 질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하도록 부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다문화가정 아

동 및 일반가정 아동의 부부 간 갈등지각 및 또래관계와 자

기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다변량

공분산분석 및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셋째, 다문화

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가 아

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부 간 갈등

지각, 래 계  자기유능감 간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갈등의 경우 갈등

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삼각관계에 있음에서 다문화가

정 아동(M=1.948, SD=.578; M=2.512, SD=.885; M=2.078, 

SD=.819)이 일반가정 아동(M=1.659, SD=.571; M=2.023, SD=

.821; M=1.848, SD=.8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경우 또래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M=2.315, SD=.828)이 일

반가정 아동(M=1.966, SD=.62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

적 정서공유는 일반가정 아동(M=2.918, SD=1.244)이 다문화

가정 아동(M=2.641, SD=1.199)보다 높았다. 다문화가정 아

동의 자기유능감(M=3.267, SD=.724)은 일반가정 아동의 자

기유능감(M=3.555, SD=.7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

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며, Park and Cho(2006)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빈곤은 물리적․심리적 성장환경의 

결핍을 초래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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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df MS F

Income

Group

Error

6.508

.046

65.898

1

1

133

6.508

.046

.495

13.134

.094

***

***p < .001

Table 4. Analysis of Covariance for Self Competence

Wilks' λ SS df MS F

Interparental 

Conflict 

Income

Intensity

.938

2.032 1 2.032 5.559*

Resolution 1.770 1 1.770 2.597

Triangulation .364 1 .364 .442

Peacemaker .240 1 .240 .167

Perceived Threat 6.229 1 6.229 3.322

Group

Intensity

.977

.253 1 .253 .693

Resolution 1.693 1 1.693 2.484

Triangulation .648 1 .648 .786

Peacemaker .561 1 .561 .392

Perceived Threat .040 1 .040 .021

Peer Relationship

Income

Aid

.970

1.613 1 1.613 1.835

Conflict 1.558 1 1.558 2.774

Disclosing negative affect .551 1 .551 .392

Group

Aid

.985

.387 1 .387 .440

Conflict .713 1 .713 1.269

Disclosing negative affect .001 1 .001 .001

*p < .05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for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한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 다시 다변량공분산분석 및 공변량분산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

되어 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 다

변량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

동이 지각한 부부갈등(Wilks' λ=.977)과 또래관계(Wilks' λ

=.985)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부갈등의 경우 갈등강도(F=.693, ns),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F=2.484, ns), 삼각관계에 있음(F=.786, ns), 피스메이커 역

할을 함(F=.392, ns), 지각된 위협(F=.021, ns)에서 다문화가

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또래관계의 경

우에도 또래도움(F=.440, ns), 또래갈등(F=1.269, ns), 부정적 

정서공유(F=.001, ns)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

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수

입을 통제한 후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F=.094, ns)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

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의한다기보다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

갈등과 래 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

하기 위해 분산 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한 결과 VIF는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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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Competence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Children 

B SE β B SE β

Gender .665 .263 .403* .382 .110 .273**

Income .611 .231 .427* .150 .103 .107

Interparental Conflict 

Intensity -.464 .218 -.344* .015 .112 .013

Resolution -.022 .170 -.023 -.143 .083 -.171

Triangulation -.080 .137 -.083 .011 .071 .014

Peacemaker .001 .120 .002 .122 .045 .217**

Perceived Threat .188 .101 .332 -.046 .043 -.091

Peer Relationship

Aid 0.71 .121 .088 .290 .071 .391***

Conflict -.093 .140 -.094 -.207 .086 -.200*

Disclosing negative affect .038 .117 .056 .145 .055 .248*

F

R²

3.621

.539

** 12.613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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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Self Competence among Multicultural and Korean Children

모두 10이하(1.09~2.16)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

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

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

되어 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성별, 가족수입,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래관계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분산을 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유능감에 있어 성별의 영향은 운

동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된다(Lee, 1994; 

Lee & Jeon, 1995)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별이 자기유능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을 포함

시켰으며, 가족수입의 경우에도 앞선 밝힌바와 같은 이유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β=.403)과 가족수입

(β=.427)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일 경우와 가족수입이 높은 경우 다

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의 강도(β=-.344)

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

었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였다.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성별, 가족수입, 아동이 지각한 부

부갈등, 또래관계는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분산을 

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β=.273)이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아보다는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경우에는 부모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β=.217)이 일반가정 아

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관계의 경우에는 또래의 도움을 받음(β=.391), 또래갈등(β

=-.200),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β=.248)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

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였다.

 

Ⅳ. 논의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 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일반가

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변인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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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

정 아동의 부부 간 갈등지각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부갈

등 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

에 있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에서 다문화가

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강도, 갈등해결, 부부 간 갈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 또래갈

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 자기유

능감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므로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 다변량공분산분석과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변인 모두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갈등과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

의 경우에는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가 자기유능

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가정 아

동의 경우에는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

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의 강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 부부 간 갈

등에서 삼각관계에 있음, 또래갈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여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Kim(2006)의 연구를 지

지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낮은 경제․사회적 수준 등으로 인해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부부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

가정 아동 또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 간 갈등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가정 아동에 비

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또래갈등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연구들(Oh, 2005; Cho, 2006; Shin, 2006; 

Hong, 2007; Kim, 2007; Park & Lee, 2009)과 같은 맥락으

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또래 간 부정적인 정서공유, 자기유능감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

에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아동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족수입을 통제한 후에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

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관계 및 자기유능감의 차이

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의한다기보다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 상당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상황은 일반 가정 

유아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한 부적응이나 지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

생들이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한 Park and Lee(2009)의 연구와 경기도 지역 다문화청소

년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반청소년보다 높다고 보고한 Jeon

(2008)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모든 발달 영역에

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다문화가정 아

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

는 여러 어려움들을 추론하는 것만으로 아동들의 발달에 문

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일 수 있다. 특

히, 이러한 연구결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변

인인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다문화가정이나 일반가정의 가족

구성원의 차이와 같은 가족의 형태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

을 나타내는 가족수입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빈곤은 물리적․심리

적 성장환경의 결핍을 초래하여 사회적 유능감의 결여로 이

어질 수 있다고 한 Park and Cho(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가족수입, 부부 

간 갈등강도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수입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서만 자기유

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사

회경제적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간 갈등강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

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부부갈등

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낮아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갈등에 자주 노출되고 부

부사이의 관계를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대처 반응을 초래한다는 Jung

(2000)의 연구와 부부갈등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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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들(Yoo, 2000; park, 2001)을 지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행동유능감이 낮아지며 부부관계가 원만

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 및 성격요인이 긍정적이라는 Park

(200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 

간 갈등강도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부부갈등의 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정적 

발달이 증가한다는 연구들(Kim, 1994; No, 2001)을 지지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문

화가정 아동의 유능감 형성에 부부사이의 상호작용 및 갈등

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에게 있어 갈등

이나 적개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부갈등

은 아동의 부정적인 인성과 자아상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

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 발생 시 대화로 해

결하려는 태도가 일반가정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며, 부모의 

신체적 폭력이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심각한 갈등상황을 더 

많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부부갈등의 강도가 자기유능감에 중

요한 설명변인이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

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부부갈등 강도를 지각함에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

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과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Kim

(2006)의 연구와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경제수준과 교육수준

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Lee(1999)

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보다는 부부갈

등을 포함한 가족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Seo(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감이나 결속력, 관심, 애정 등이 강하며 가족의 기능성

이 잘 발휘되는 가정환경이 또래와 맺는 관계보다 아동의 자

아존중감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

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자기유능감 향상에 있어 또

래보다는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가정으

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결혼이주 여성 어머니에게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켜 줄 수 있

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에게 부부갈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부정적 측면은 감소

시키는 반면 가족 구성원 간에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

을 형성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함으

로써 아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 또래의 도움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가 자기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 아

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남아의 자기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부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함이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

부 간 갈등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부갈등 상

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아동의 지각

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갈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수록 

아동의 자기유능감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부부갈등의 하위변인 중 남아의 유능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설명변인이 대처효율성이라 보고한 Park

(2007)의 연구와 부부갈등 상황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스스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유능감은 낮

아진다고 한 Park(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리

며(Emery & O'Leary, 1984), 또래 간 갈등 및 갈등해결 전

략에 영향을 미친다(Ballif-Spanvill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일반가정 아동은 부부의 갈등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아동 스스로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한다고 지각하여 아

동의 자기유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상황에서 자녀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느끼면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더 많은 스트

레스를 주게 되는 반면,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자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Davies and Cummings

(1994)의 연구와 갈등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대처할 수 없

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불안을 느끼게 되며 부부갈등을 자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분노, 수치,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 Kim(199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에 있어 아동의 대처효율성의 중요성을 시사

하는 것으로, 부부갈등 상황에서 아동과 부부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으로 갈등이 해결 되었을 경우 아동의 자기유능감

이나 자아탄력성 등 긍정적 성격특성의 형성과 발달에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아동이 부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능력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아동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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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아동은 다문화가정 아동과는 달리 또래관계 변

인이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 시기에는 또래

관계 발달이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Kang, 

Chang, & Jung, 2000), 또래와의 경험은 아동중기를 전환점

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구성한다고 밝힌 

Lee(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넓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주요과제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우

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No, 2011). 다시 말해, 학령기의 아

동은 또래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족이외에 접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인 또래의 지지와 거

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친구

로부터 높은 수준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 아동은 학교에서 자

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Park & Sim, 2005; Seo, 2011)

고 하였고 Bukowski and Hoza(1989)는 아동기에는 부모

의 평가보다 또래들로부터의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써 부모가 제공

할 수 없는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또래관련 변인인 또래의 도움

을 받음, 또래갈등, 또래 간 부정적 정서공유가 자기유능감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게 있어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래와의 

역동적이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또래관계는 

아동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켜 그들의 사회화와 성숙을 도

와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

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조

사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각 발달 단계마다 부부갈등 및 또래관

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남성과 외국

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 국제

결혼 재혼가정, 난민가정, 새터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다

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

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일반

가정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관련변인들과 또래관계 관련변인들이 아동의 자기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

정 아동의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들의 자기유능감 향

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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