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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1)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ssimism,
and emotional problems represented by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and (2) whether or not
pessimis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emotional problems.
441 fifth and sixth graders residing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ir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n school class setting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using SPSS (version 18.0), and tests of the mediation were performed using SEM with
AMOS (version 20).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ssimism, and
emotional problems exist. Also, pessimism appears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emotional problems.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mitigating pessimism could
reduce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who have
strong beliefs to live up to the high standards, set unrealistically by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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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요즘한국아동청소년의정서적문제가심각한것으로알

려지며사회적인관심을받고있다. 2010년에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에서전국의초등학교4학년부터고등학교3학년까

지의 아동청소년 9,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실태조사

분석보고서(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에따르

면, 조사에참여한아동청소년의절반이상이우울과불안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조사에 사용된 우울, 불안

관련 문항에 대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약간 그렇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외롭다’

에 대해 48.9%, ‘기분이 울적하다’에 대해 55.5%, ‘허무한

느낌이든다’에대해 52.6%, ‘신경이예민하고마음의안정

이안된다’에대해49%, ‘아무런이유없이불안하다’에대해

35.6%, ‘긴장이된다’에대해42.0%로나타났다. 이러한결

과를통해한국아동청소년의다수가정서적인어려움을겪

고있으며이를예방하고완화하기위한다각도의관심과노

력이절실함을알수있다.

아동청소년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것

은그자체만으로도일상생활을힘겹게하지만다양한문제

들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청소년의자살생각가능성을높이며(Wo & Kim, 2011), 가출

과 비행의 원인이 되고(J-A. Choi, 2010; Lee & Kim,

2011), 진로성숙을저해하며(Shin & Lee, 2011), 학업및행동

에대한자기유능성을낮게지각하게하는(Shin, 2009) 요인

으로보고되었고, 불안은신체화증상을겪을가능성을높이

는(Kim & Ha, 2011) 요인으로보고되었다. 또한우울과불안

은함께중학생이학업에대해탈진을경험하고냉소적인태

도를 지닐 가능성을 높이며(Shin et al., 2011), 학교적응을

어렵게하고(Yun & Kim, 2005), 인터넷중독의위험을증가

시키는(Lee, 2008; Lee, Doh, Kim, & Park, 2009)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같이아동청소년의정서적문제는최근한

국사회 전반에서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개인차원의문제를넘어사회적차원에서대처해

야할수준에와있는것으로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

한발달을저해하며학업의어려움부터자살생각에이르기까

지다양한문제들과관련되어있어그심각성을알수있다.

게다가이시기의정서적문제는성인기와그이후까지도지

속될수있다(Mazza et al., 2008; Rao et al., 1995). 즉아동

청소년기에우울, 불안과같은정서적문제를지니게되면장

기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기제에대해연구함으로써그러한문제에효과적으

로대처하는데필요한지식을심화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한국아동청소년의심리적환경을고려할때우울, 불안과

같은정서적문제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서완벽주의를간

과해서는안될것이다. 완벽주의는일반적으로자신이나타

인에게높은기대치를설정하고그것을충족해야한다는강한

믿음을지니며쉽게만족하지못하고비판적인성향(Hewitt &

Flett, 1991)을일컫는데한국아동청소년이일상적으로경험

하는가정과사회의심리적환경은이러한완벽주의적성격을

띤다고할수있다. 한국의아동청소년은특히학업성취에관

하여현재보다더높은수준에도달해야하며남들보다앞서

나가야 한다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Lee, 201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이러한환경에서아동

청소년들은사회적으로정해져있는높은성취를이루어야인

정을받을수있게된다. 따라서자신이설정한성취목표보다

외부로부터주어진목표를달성하는것이더중요하며자신이

한일에대해평가할때내적기준보다는외적기준이우선될

수밖에없는데이러한상태는완벽주의의여러차원들중에서

사회부과완벽주의(Hewitt & Flett, 1991)에가깝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다차원 완벽주의 모델(Hewitt &

Flett, 1991)에서완벽주의를구성하는세차원중하나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매우엄격하며스스로설정해놓은높은기대치를자신이충

족해야한다고믿는성향이고타인지향완벽주의는타인들에

게엄격하며완벽할것을기대하는성향이다(Flett & Hewitt,

2002). 한편사회부과완벽주의는타인들이자신에게실현불

가능할정도로높은기대치를설정해놓았으며그것을충족해

야만 타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지각하는 성향이다

(Campbell & Di Paula, 2002). 완벽주의의각차원은완벽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는 주체와 완벽해야 하는 주체에 따라서

심리적특성이나정서적문제와서로다른관계를보인다.

자기지향완벽주의는자신이설정한높은기대수준을자

신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동기가 작동하기 때문

에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는 일관된 관계가 발견되

지않았고(Campbell & Di Paula, 2002) 타인지향완벽주의

는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보다는 대인관계 어려움과 관련된다

고한다(Hewitt & Flett, 2002). 그런데사회부과완벽주의는

타인들이설정해놓은높은기준에도달해야한다는압박감

이므로타인들이자신을어떻게보는지에민감하게되고타

인의평가에의해자아개념이좌우되면서자신이통제할수

있는것이적다는믿음에의해자율감을잃고무력감에빠지

게되는경향이있다고한다(Tangney, 2002). 또한사회부과

완벽주의는긍정적정서, 자존감, 삶의만족도에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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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Molnar, Reker, Culp,

Sadava, & DeCourville, 2006; Saboonchi & Lundh,

2003) 우울, 불안과같은정서적문제에취약하게하는요인

으로도보고되었다(Kim & Son, 2006; Lee & Rhyu, 2002;

Shafran & Mansell, 2001; Yoon & Kim, 2008). 이와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이 처해

있는심리적환경의특성을고려하여다차원완벽주의모델

에서제시한완벽주의차원중사회부과완벽주의가아동청

소년의정서적문제에 향미치는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사회부과완벽주의가우울, 불안의정서적문제에

향미치는과정을매개하는변수로비관성을선정하여매

개효과모형을검증하고자한다.

비관성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로 정의되는

데긍정적결과에대한일반화된기대인낙관성과함께삶의

지향성(orientation)을 나타내는 변수이다(Scheier &

Carver, 1985). 사회부과완벽주의와비관성간의관계를직

접살펴본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다. 그러나사회부과완

벽주의성향이높은개인들이비관성과 접한관련이있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비관성

간의관계를추론할수있다. 대학생을대상으로하여세차

원의완벽주의와무망감(hopelessness) 간의관계를살펴본

연구(Ohtani & Sakurai, 1995)에따르면, 사회부과완벽주의

성향은 무망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이 우수한 청소년들의 성취관련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Rice, Leever, Christopher, & Porter, 2006)에서도사

회부과완벽주의성향이높을수록앞으로일어날일들에대

해 희망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들이자신에게실현불가능할정도로높은기대를하고

있으며그러한기대를충족해야인정받을수있다는믿음이

다. 따라서그러한기대를충족시키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는 데서 오는 좌절감을 쉽게 느끼게 되며(Chang & Rand,

2000), 앞으로일어날일들에대해희망적인태도를지니기

어려우므로(Ohtani & Sakurai, 1995; Rice et al., 2006) 미

래의모든상황에대해부정적인결과를기대하는비관성또

한높을것으로추론할수있다.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기준 설정과 평가의

주체라고믿기때문에자신에게일어나는일들에관하여스

스로선택하고통제할수있는부분이적다고지각하게되어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하며 무엇을 하려는 내적동기를 지니

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rson, Maier, &

Seligman, 1993). 사회부과완벽주의는또한수행회피성취

목표와정적관계를보 는데(Choo & Lim, 2009; Stoeber,

Stoll, Pescheck, & Otto, 2008) 이는사회부과완벽주의자

들이성취상황에서부정적인결과를예상하며두려움을느

낀다는것을나타낸다. 이와같이사회부과완벽주의성향은

자신에게주어진과제를수행한결과가좋지않을것으로보

기때문에성취하기위해적극적인행동을취하지못하며회

피하면서 좌절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비관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추론된다.

비관성은 낙관성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낙관성이 결여

된상태로정의되면서(Scheier & Carver, 1985) 낙관성과비

관성은단일차원연속선의양극단에위치하는것으로여겨

졌었다. 그러나이후에비관성과낙관성이각각별개의차원

으로 개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을 통해 비관성과

낙관성이서로반대되는개념이아니며삶의지향성을나타

내는두개의차원으로서정서나성격의주요변수들과서로

다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즉 비관성은

불안, 우울, 신경증, 스트레스, 부정적정서, 신체질병과관

계가 있고, 낙관성은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적 정서, 빠른 질

병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et al.,

1997;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 Vickers,

1992; Shin, Lyu, & Lee, 2005). 이와같이비관성은다양한

정서적부적응과관련되는데특히우울, 불안의대표적인위

험요인인부정적인지편향과도관련되는것으로알려져있

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사회부과완벽주의는아동의

비관성과정서적문제에 향을미치고, 비관성은정서적문

제에 향을미치는것으로추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

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 향 미치

는과정을비관성을매개변수로설정하여설명하고자한다.

한편, 연구대상은초등학교5, 6학년아동으로선정하 는

데, 전술한바와같이아동기의정서적문제가성인기이후까

지장기적인 향을미칠수있다는점과이시기는아동기에

서청소년기로접어드는발달적전환기로서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많은변화를겪으며그에따른스트레스

가 크기 때문에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의 발생율이

높아진다는연구결과(H. W. Choi, 2010)를고려한것이다.

종합하면, 본연구는한국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을가장

크게위협하는정서적문제인우울및불안이증가하기시작

하는초등학교5, 6학년아동들을대상으로사회부과완벽주

의가정서적문제(우울, 불안)과어떤관계를보이는지, 사회

부과완벽주의가정서적문제에미치는 향을비관성이매

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이러한 연구목적

에따라연구문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 비관성, 정서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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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어떤관계가있는가?

연구문제2. 아동의 비관성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간의관계를매개하는가?

연구문제를연구모형으로도식화하면Figure 1과같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수도권 소재 공립 초등학교

한곳에서5학년과6학년아동441명으로부터수집되었다.

성별분포를보면남아50.6% (223명), 여아 47.4% (209

명), 무응답 2.0% (9명)이었고, 학년별분포는 5학년 57.1%

(252명), 6학년40.4% (178명), 무응답2.5% (11명)이었다. 아

버지의학력은중학교졸업이하 1.8% (8명), 고등학교졸업

48.5% (214명), 전문대학졸업9.1% (40명), 대학교졸업이

상32.0% (141명), 무응답8.6% (38명)으로나타났다. 어머니

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1.4% (6명), 고등학교 졸업

61.0% (269명), 전문대학졸업8.4% (37명), 대학교졸업이

상20.8% (92명), 무응답8.4% (37명)으로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상황은매우어렵다 1.1% (5명), 어렵다7.9% (35명),

보통이다61.7% (272명), 넉넉하다23.8% (105명), 매우넉넉

하다2.7% (12명), 무응답이2.7% (12명)으로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사회부과완벽주의

사회부과완벽주의를측정하기위하여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ewitt & Flett, 1991)을Lee(2002)가

번안한척도를사용했다. 이척도는자기지향완벽주의, 타인

지향완벽주의, 사회부과완벽주의의3개하위척도로구성되

어있으며각15문항씩총45문항이다. 본연구에서는사회부

과완벽주의를측정하는15문항을사용했다. 각문항은‘전혀

그렇지않다’(1점)부터‘매우그렇다’(5점)까지의 5점리커트

척도로응답하도록되어있어점수의범위는 15점부터 75점

까지이며점수가높을수록사회부과완벽주의성향이강하다

는의미이다. 문항의예를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이나에게

너무많은요구를한다고생각한다.’, ‘사람들은나에게완벽

함을기대한다.’등이다. 문항들의내적합치도는.65 다.

2) 비관성

비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Extended Life Orientation

Test (E-LOT) (Chang et al., 1997)을Cheong(2008)이번

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낙관성을 측정하는 6문항

과비관성을측정하는9문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본연구에

서는 비관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만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척도로응답하도록되어있어점수의범위는9점부터

4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관적 성향이 강하다는 의

미이다. 문항의예를들어보면, ‘일은절대로내뜻대로되지

않는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등이다. 문항들의내적합치도는.82 다.

3) 정서적문제

(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임상적 목적으로 우울의 정서

적 측면을 측정하는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Weissman,

Orvaschel, & Padian, 1980)을번안본(Jeong, 2003)을참고

로하여본연구자가번안하여사용하 다. 이 척도는 20문

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전혀그렇지않다’(1점)부터‘매우

그렇다’(4점)까지의4점리커트척도로되어있다. 점수의범

위는 20점부터 80점까지로서점수가높을수록우울한정서

를 높은 정도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

면, 지난 2주동안‘기분이우울하고즐겁지않았다.’, ‘울고

싶었다.’, ‘가족이나친구들이내기분을좋게해주려고했

는데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등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내적합치도는.91이었다.

(2) 불안

불안은Reynolds와 Richmond(1978)가제작한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을 Choi와

Cho(1990)이번안한것을사용하여측정했다. 이척도는특

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37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는데그중에서 28문항이불안에관한것이고 9문항

은 응답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허구 문항이다.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해‘예(1점)’또는‘아니오(0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2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

면, ‘나는걱정을많이한다.’, ‘나는다음에무슨일이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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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날까걱정한다.’, ‘나는예민하다.’등이다. 척도를구성하는

문항들의내적합치도는.89 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1) 연구절차

자료조사는 질문지를 사용하 으며 응답 아동들이 재학

하고있는학교에서이루어졌다. 연구자가조사대상초등학

교에연구목적을설명하고자료조사승인을받은후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급에서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

회수된질문지 441부의자료중에서결측치가있는것에대

해서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적용함으로써모든자료를분석에사

용하 다. 이방법을적용함으로써결측치가있는자료를대

응별(pairwise) 또는목록별(listwise)로삭제하여발생할수

있는편향의가능성을최소화하 다(Newman, 2003).

2) 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 18.0과 AMOS 20을사용하여분석

하 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척도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비관성, 정서적 문

제간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피어슨적률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 다. 비관성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을 추정하 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산출하

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검증과 함께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사용하 다.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변수들의평균과표준편차를산출하여Table

1에제시하 다.

1.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비관성 및 정서적 문제 간

의 관계

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와비관성및정서적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결과, Table 2에제시된바와같이아동의사회

부과완벽주의는비관성과유의한정적상관관계(r = .31,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문제인 우울(r =

.33, p < .01), 불안(r = .38, p < .01)과도유의한정적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강하게지닐수록비관성이강하며우울과불안을더

높은수준으로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비관성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와정서적문제간관계에대한

비관성의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하여완전매개모형을기본

모형으로하여먼저추정한후부분매개모형을추정하여두

모형의적합도 χ2 차이가유의한지를알아보았다. 또한비관

성의매개효과가유의한지를알아보기위하여Sobel 검증을

실시하 다.

먼저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와정서적문제간의관계

를 비관성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추정하 다. 그 결과

Table 3과Figure 2에제시된바와같이아동의사회부과완

벽주의는비관성에유의한 향(β = .31, p < .001)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성은 정서적 문제에 유의한 향(β
= .64, p < .00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아동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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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Variable M S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44.60 6.27

Pessimism 24.15 6.41
Depression 34.22 10.37

Anxiety 8.99 6.36

Table 2.
Correlation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ssimism, depression, and anxiety

Pessimism Depression Anxiet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31** .33** .38**

** p < .01

Table 3.
Path coefficients from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Paths B β S.E. t

Perfectionism
→ Pessimism .32*** .31*** .05 6.77

Pessimism
→ Emotional problems .91*** .64*** .07 13.92

Emotional problems
→Depression 1.00 .87 - -

Emotional problems
→Anxiety .62*** .88*** .04 17.06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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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비관성이 강했으며, 비관성

이강할수록정서적문제의정도가높았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χ2검증의 결과는

χ2
df=2 = 30.31 (p < .001)로나타나완전매개모형이자료와합

치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고, TLI = .778, CFI = .956,

RMSEA = .179로나타나양호한적합도의기준으로서사용

이권장되는TLI > .90, CFI > .90 (Hu & Bentler, 1995)와

RMSEA< .08 (Browne & Cudeck, 1993)을대체로충족하지

못하 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

으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추정하 다. 즉 기본모형인 완전매

개모형에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정서적 문제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비관성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

제간의관계를부분적으로매개하는모형을추정하 다. 그

결과Table 4와Figure 3에제시된바와같이아동의사회부

과완벽주의는비관성(β = .31, p < .001)과정서적문제(β =

.22, p < .001)에 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비관성은정서적문제에유의한 향(β= .57, p < .001)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

이강할수록비관성과정서적문제의정도가높았으며, 비관

성이강할수록정서적문제의정도가높았다.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χ2검증의 결과는

χ2

df=1 = 3.79 (p = .052)로서부분매개모형이자료와합치된

다는 가설이기각되지않았으며, TLI = .956, CFI = .996

으로양호한적합도의기준을충족하 다. RMSEA= .080은

양호한 적합도 기준의 경계에 있으나 .10 미만이면 보통 적

합도로 보며, 변수의 수가 적어 자유도가 낮은 모형에서는

RMSEA 수치가 높게 산출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Hong, 2000)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우울과 불안에 대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설명

력(Adj-R2)는각각 .81과 .73이었다.

부분매개모형이완전매개모형에비하여유의하게적합도

가높은지를알아보기위하여두모형의 χ2 차이가통계적으

로 유의한지를 검증하 다. 그 결과 ∆χ2

df=1 = 26.52 (p <

.001)로서부분매개모형의적합도가완전매개모형의적합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

을최종모형으로채택하 다. 최종모형에따르면, 아동의사

회부과완벽주의는정서적문제에직접 향을미치는동시

에비관성을매개로하여간접적으로정서적문제에 향을

미치기도한다.

부분매개모형에서비관성의매개효과가유의한지를알아

보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 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검증하는방법으로는Sobel 검증이나bootstrap 기

법을사용할수있는데Amos에서는결측치를FIML 방식으

로 처리한 경우에 bootstrap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본연구에서는Sobel 검증을실시하 다. 그결과아동의사

회부과완벽주의가정서적문제에미치는 향에대한비관

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6.12, p <

.001). 즉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가정서적문제에 향을

미치는것은부분적으로는비관성의매개에의한것으로나

타났다.

Table 4.
Path coefficients from the partial mediation model

Paths B β S.E. t

Perfectionism
→ Pessimism .32*** .31*** .05 6.67

Pessimism
→ Emotional problems .79*** .57*** .07 12.19

Perfectionism
→ Emotional problems .31*** .22*** .06 5.19

Emotional problems
→Depression 1.00 .85 - -

Emotional problems
→Anxiety .65*** .90*** .04 17.87

*** p < .001

Pessimism

Depression

Emotional
problemsPertectionism

Anxiety

.31***

.64***

.88***

.87

Note. Measurement errors are not shown.
*** p < .001

Figure 2. Complete mediation model.

Note. Measurement errors are not shown.
*** p < .001

Figure 3. Partial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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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및결론

본연구에서는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가비관성및정

서적문제(우울, 불안)과어떤관계가있는지를알아보고, 아

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의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에대한비관성의매개효과를검증하 다.

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 비관성, 정서적문제간의상

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아동의

비관성, 정서적 문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비관성

은 정서적 문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 다. 즉 타인들이 자

신에게비현실적으로높은기대를하고있는데그러한기대

를충족해야만인정받을수있다고믿을수록아동은자신에

게일어날일들을부정적으로전망하며정서적문제도더높

은수준으로경험하 다. 또한자신에게일어날일들에대해

전반적으로부정적인기대를많이할수록정서적문제를더

높은수준으로경험하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높은 기대가

타인에의해설정되어있다는믿음이므로그러한기대는충

족하기가매우어려울수밖에없다. 따라서사회부과완벽주

의가강할수록앞날에대해부정적인기대를하는비관성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신이 충족해야 하는

기대치는다른사람들에의해설정되었고자신의의지에의

해 조절할 수도 없으므로 자신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해 사전

에실망하며(Chang & Rand, 2000) 비관적인기대를할가

능성이높아진다고할수있다. 사회부과완벽주의와비관성

간의정적상관관계는사회부과완벽주의성향이경직된사

고 및 인지적 편향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Brown &

Beck, 2002; Gilbert, Durrant, & McEwan, 2006)과관련

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

의자는 타인의 높은 기대를 충족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있다는조건수용, 실패에대한일반화, 오류에대한지나

친관심, 성격이분명하지않은피드백을비판적이거나부정

적인것으로해석하는경향을보인다. 따라서사회부과완벽

주의성향이강한아동은실현되기매우어려운일들을목표

로 삼아 절망하며, 실패나 오류를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

고, 긍정적으로볼수있는상황도부정적으로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비관성도높아지는것으로볼수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수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들(Blankstein & Dunkely, 2002; Hewitt et al., 2002;

Kim & Son, 2006; Molnar et al., 2006)과일관되는것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수

준의기대를중요한타인들이자신에게하고있으며그러한

기대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있다고믿는경향이다(Campbell & Di Paula, 2002). 따라

서아동이이러한믿음을강하게지닐수록자신의능력으로

다른사람들의기대에부응할수없다고믿게되고(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3) 다른사람들로부터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거부당할 것이 두려워 성취상황에서 회피하며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므로 무능력감을 느끼면서 우울,

불안의정서적문제에취약하게되는것으로보인다(Choo &

Lim, 2009; Stoeber et al., 2008). 또한사회부과완벽주의

는스트레스경험후에스트레스유발상황에대한반추사고

와침투사고가빈번한것과관련이있다는(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점을고려할때스트레스에효과적

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재경험 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를겪을가능성이높아진다고도할수있다.

비관성과정서적문제간에정적인관계가나타난결과는

비관성이 스트레스, 신경증, 부정적 정서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선행연구들(Chang et al., 1997; Kim, 2008; Shin,

2005)과일치하는것이다. 비관적인개인은자신에게일어난

부정적 사건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원

인을일시적이거나특정부분에국한된것으로보지않고지

속적이며 전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Seligman, 1998). 따라서비관적인아동은좋지않은일을

경험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며 바뀔 수 없다고 믿

기때문에자기비난과우울감에빠지기쉽다고할수있다.

또한비관성이높은아동이이러한귀인양식을지니는것은

앞으로일어날일들에대해서도자신이상황을바꾸어결과

를변화시킬수있다는자신감을갖지못하게함으로써정서

적문제를겪을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이해된다.

아동의비관성이사회부과완벽주의와우울, 불안의정서

적문제간의관계를매개하는지알아본결과, 부분매개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부과완벽주의는정서적문제를증

가시키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비관성의 매개 작용에

의해서라고 해석된다. 이 결과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어

떻든거기에대해만족감을느끼지못하며자신에게비판적

인사회부과완벽주의의특성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즉

사회부과완벽주의성향이강한개인은자신의수행결과가

완벽할 때도 만족감이나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만족감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Stoeber

& Yang, 2010)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긍정적인상황까지

도부정적으로지각하는경향이있으며자신의탓을많이하

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희망적인기대를하지못하며비관성을키우게되고이에따

라우울, 불안의부정적인정서를경험할가능성이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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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사고가 경직

되어 있고 인지가 부정적으로 편향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Brown & Beck, 2002; Gilbert, Durrant, & McEwan,

2006) 이러한특성은사소한문제도해결하기어려운것으로

지각하게하여미래에대해비관적인기대를낳고그에따른

스트레스가정서적문제로이어지는것으로볼수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이 타인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되어야수용될수있다는믿음으로인해타인들의평가

에매우민감한데충족해야하는기대치는너무나높기때문

에 자신의 능력으로 도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시

도하는것이결국자신의무능력함을드러내는것일뿐이며

노력을통해긍정적인결과를얻을수는없다고믿는비관적

사고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실제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겉

으로유능한것처럼보이는데주력하며문제해결이나성취

상황에서적극적인노력을하지않는특성을보인다고한다

(Park, Heppner, & Lee, 2010). 이처럼사회부과완벽주의는

비관성에기인한회피적태도를취하여스스로문제를해결

하거나성취를이루는경험을할기회를갖지못하게됨으로

써자기확신은약화되고부정적정서를경험할가능성이증

가되는것으로볼수있다.

비관성이사회부과완벽주의와정서적문제간관계를매

개하는것으로나타난결과는비관성이높은개인이스트레

스에대처하는방식과관련지어이해할수도있다. 비관적인

개인은스트레스원인이통제할수있는것일때도통제하려

는행동을취하지않고위축되어포기하면서적극적인대처

를하지못하며(Shin, 2005), 스트레스원인이통제할수없

는 것일 때는 그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회

피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한다(Scheier, Weinraub, & Carver,

1986). 따라서사회부과완벽주의성향의아동은부정적으로

편향된인지에의해자신에게일어날일들을비관적으로바

라보게됨으로써자신이해낼수있는일도시도하지못하며

스트레스를극복하는데어려움을겪고결국은정서적문제

를경험하게된다고할수있다.

요약하면, 본연구에서는아동의사회부과완벽주의가정

서적문제에 향미치는과정을이해하기위하여비관성을

매개변수로도입하여그효과를분석했다. 분석을통해아동

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정서적 문제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비관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정서적 문제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부과 완벽

주의는 부정적인 인지 편향으로 인해 비관성으로 이어지며

비관성은 주어진 일들에 대해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러한회피적이고소극

적인태도는성취경험을할기회를제한하여자신감을얻기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부과완벽주의는완벽해야만얻을수있는타인의인정

을얻고자자신의실제모습과는상관없이유능한것처럼보

이는것을더중요하게여기면서타인의평가에지나치게의

존하는불안정한상황에처하게하여정서적문제에취약하

게되는것으로볼수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에 대해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

들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므로 문

헌고찰및논의에서아동대상연구결과만을사용하지못하

고청소년이상을대상으로한선행연구결과들까지사용하

다. 둘째, 본 연구는횡단자료를분석한결과에의한것이

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비관성, 정서적문제간의관계에성차가있을수

있으나본연구의주된목적은매개효과검증으로서이에초

점을 맞추었으며 성차는 살펴보지는 못하 다. 이상과 같은

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아동의완벽주의에대한연구가확

대되어야할것이며한국아동들이처한환경적특성을고려

할때더욱중요하게여겨지는사회부과완벽주의가지속적

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단적 연구를 통해 사회

부과완벽주의가아동들의정서적문제에 향미치는과정

에대한이해를더욱심화해야할것이다. 또한사회부과완

벽주의, 비관성, 정서적문제간관계에성차가있을수있으

므로이에대한연구도수행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가한국의아동청소년의정서적문제

에관하여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다. 사회부과완벽주의가

아동의비관성을높이고정서적문제를경험하게한다는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완벽함을 요

구하는심리적환경의개선이시급함을알려준다. 부모의기

대와비난이자녀의부적응적완벽주의성향과정적상관관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So & Kim, 2009)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사회부과 완벽주

의는심리적환경에의해더욱심화될수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에게획일적인성취목표를부과하고압력을가하기보

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취동기를 지닐

수있는심리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회적노력이있어야

할것이다. 또한사회부과완벽주의성향은아동의비관성을

높이고이에따라정서적문제발생가능성이증가하므로완

벽주의적인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긍정적 인

지체계를지니게함으로써비관성에빠지지않게하는노력

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수용과 인정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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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은성취나성공도가치있으며, 힘든상황에대처할수

있다는 믿음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지

적변화를통해아동청소년은자신이아무리애써도인정받

을 수 없고 성취나 성공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수없다는비관성에서벗어나정서적으로보다건강해

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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