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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

에맞는행동을학습한다[9, 42]. 따라서부모와의상호관계

의 질은 아동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

계가원만하지않거나, 더나아가부모로부터학대를경험하

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아동기 성장과정에 있어 막대한 부

정적인 향으로작용하게된다.

아동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상

황은바로부모로부터학대를경험하게되는환경으로꼽을

수 있다. 학대는 정도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의 학대경험으로

도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며, 심각한 경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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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직결되어 사망에 이르게도 하기 때문이다[4, 20, 28].

학대란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특징에 따라 다양하

게정의될수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아동복지법제3조제7

항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한다’라고정

의하고있다. 또한 제17조에서는아동학대의정의에대응하

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를‘금지행

위’로명기하고있으며, 이에 따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체학대(Physical Abuse),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성학대(Sexual Abuse), 방임(Neglect)으로구분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인사고가아닌상황에서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또는신체

손상을입도록허용한모든행위를의미하며, 정서학대는언

어적, 정신적, 심리적학대라고도하는데, 이는보호자나양

육자가아동에게언어적, 정서적위협, 감금이나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학대는 성인의 성적

만족을위해아동의신체에접촉하는행위를의미하며, 아동

을 포르노그래피나 매춘과 같은 성행위에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아동양

육과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정상적인발달을저해하는모

든행위로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거나불결한환경

에아동을방치하는행위, 아동에게필요한의료처리를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

리는행위등이포함된다(p. 16)[37].

학대를경험하는아동은낮은자아존중감, 자신의감정통

제에대한어려움, 우울, 공격성, 사회적위축, 대인관계의어

려움, 학교폭력이나비행에의노출등다양한심리사회적부

적응의후유증을갖게된다[1, 6, 16, 17, 18, 21, 22, 26, 35,

40, 41, 43, 45, 47, 50]. 결국이러한후유증은학교생활적응

에있어서도큰어려움을겪게한다[5, 32, 48].아동기의학교

생활 부적응은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향력을행사하여왜곡된사회성을가지게하고, 반사회적행

동을초래하는등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발전해나아

가는데있어저해요인으로작용한다[2, 3, 24]. 그러므로학대

를 경험하는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로보기보다사회전체의문제로보는것이바람직하겠다.

한편, 사회적지지는일반적으로건강과복지를유지하고

생활사건의적응성을증진시키며적응적인방법으로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적, 신체적, 정보

적, 도구적그리고물질적도움을의미한다[34]. 이러한사회

적지지는위기에대처하고변화에적응하도록촉진하는역

할을한다.

아동에게있어서사회적지지는성인의경우와는달리가

정과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지지추구

기술또한충분히발달되지못하여성인보다제한된지지제

공자를갖게된다[28]. 일반적으로아동에게의미있는사회

적지지제공자는부모와형제로구성된가족, 교사, 친구로

꼽을수있다[18, 23, 25].

사회적지지의선행연구를살펴보면, 사회적지지는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밝혀졌다[8, 12, 30, 31, 36, 38, 49]. 즉, 사회적지

지를많이받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높다는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있어서

도정신건강, 적응력등을향상시키는중요한요인으로파악

되고있다[7, 11, 21, 26, 27]. 기존연구에서는학대를경험하

는아동및청소년의전반적인적응력에주로관심을가졌다.

그러나아동및청소년에게생활중심의장(場)은바로학교라

는점을감안해볼때, 사회적지지가학대를경험하는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향상에있어서도중요한보호요인이되는가

의검증은매우중요하다하겠다. 이세요인의관계, 특히사

회적지지의 향력에대한연구는아직미비한실정에있다.

학대경험아동을대상으로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 향을

살펴본Kim의연구에서는학대유형을신체, 정서, 방임, 성

학대로 나누어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자아존중감과 민주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데 그 결과, 사회적 지지

는학대경험아동의학교생활적응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28]. 그러나 그의 연구는 사회적 지

지를 주위로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의 총합

으로 구하여, 사회적 지지원별 차이는 알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 학대경험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사회적지지의 향을살펴본Kim 외의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 친구, 전문가의 지지로 나누어 학대경

험청소년과비경험청소년의지지원에차이가있는지밝혔

다[23]. 그결과, 학대경험청소년의경우는부모와전문가의

지지가, 비경험청소년의경우는부모의지지가높게나타났

다. 특별히학대경험유무별로사회적지지원의차이를밝힌

것은매우의미있다하겠으나, 학대의경험을신체학대로만

제한하 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 Jang의 연구에서도 신

체, 언어학대로학대유형을제한하여가족, 친구, 교사의지

지가학대경험청소년의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 향을살펴

보았고[18], Lim의연구에서는아동기에학대를경험한청소

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 가족지지, 성인의 지

지의 향을 살펴보았으나, 정작 학교생활적응에 주요한

향을미칠수있는교사와친구의지지를누락시켰다는점에

서아쉬움이남는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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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들을 보

완하여,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유형별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경험의 유형별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에가장 접한 향을미칠수있는가족, 교사, 친구지지의

상대적 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별히 학대경험 유형별

로접근함으로써, 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 향력있는사

회적지지원을파악하여향후학대를경험하는아동을둘러

싼사회적지지체계형성과아동의학교생활적응증진을위

한개입방안모색에있어보다구체적이고중요한기초자료

를제공하고자한다. 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사회적 지지(가족, 교사, 친구)가 부모로부터 방

임을경험한아동의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 향

은어떠한가?

연구문제2) 사회적 지지(가족, 교사, 친구)가 부모로부터 정

서학대를경험한아동의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

향은어떠한가?

연구문제3) 사회적 지지(가족, 교사, 친구)가 부모로부터 신

체학대를경험한아동의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

향은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사회복지기관

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초등학교4~6학년의아동을대상으

로 설문조사하여 714부를 회수하 고, 이 중 응답에 불성실

한22부를제외한총692부를분석에사용하 다. 본연구에

서는연구의주요대상이되는부모로부터학대를경험한아

동의표집이중요하고, 향후이들을위한효과적인개입방안

및서비스개발에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함이므로사회복지

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아동을대상으로삼았다.

연구대상의인구학적특성은Table 1과같다. 성별과학년

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다. 부모의 동거여부는 부모가

모두함께동거하고있는경우가그외, 즉 한부모혹은조

부모와함께동거하는경우보다높은비율을보 다. 최근 1

년간한번이상부모로부터학대를경험한아동은 485명으

로전체의 70.1%를차지하 다. 학대가한번의경험으로도

아동에게는치명적인상처와후유증을남길수있다는점에

서본연구에서는이들을학대경험아동으로분류하 다.

2. 측정도구

1) 학교생활적응

Hernandez가 사용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설문조사

(School Interest Questionnaire)[14]를참고로, Park이수

정·보완하여 만든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 다[39].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에대한 준수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된척도

이다. 문항중부정문은역으로합산하 으며, 각문항은4점

척도로 측정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

을의미한다. 전체학교생활적응변수의신뢰도Cronbach α
값은.853로나타났다.

2) 아동학대경험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으로 제한하 고, 경험한 학대의 유형은 성학대를 제외

한방임(의료적방임, 교육적방임등), 정서학대(언어학대포

함), 신체학대(가벼운신체학대와심각한신체학대)로구성하

다.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성학대는 그 발생 빈도가 낮으

며, 특히 집단 조사방법으로는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조사

거부감을증폭시킬수있다는판단으로제외하 다.

학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폭력척도[46]와

국내선행연구[19, 27, 29, 42]들을참고로문항을구성하

다. 학대의 경험은‘최근 1년’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

고 5점척도로측정하 다. 응답의범주는‘전혀없음’0점,

‘1~2회’가1점, ‘3~5회’가2점, ‘6~9회’가3점, ‘10회이상’

이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우선적으로학대를경험한아동의학

교생활적응과사회적지지를파악하기위함이므로학대경험

유무에기준을두어각유형별로학대의경험이전혀없다고

응답한0점을‘학대경험무’로, 1회이상의경험이있다고응

답한1-4점을‘학대경험유’로재코딩하여처리하 다. 전체

아동학대경험의Cronbach α값은.916으로매우높게나타났

다. 하위 역별Cronbach α값은방임 .729, 정서학대 .914,

신체학대 .809로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692)

Variables Section N %

Gender
Male 333 48.1

Female 359 51.9

Grade
4th 240 34.7
5th 224 32.4
6th 228 32.9

Living with
parents

Father + Mother 440 63.6
Others 252 36.4

Experience (s)
of abuse

Applicable 485 70.1
Non-applicable 207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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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지지

아동이지각하는사회적지지를측정하기위해Dubow 외

가개발한사회적지지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10]를참고로한국의실정에맞게번역하여수

정·보완한 기존 선행연구[13, 25]의 설문지를 검토하여 총

12문항으로구성하 다.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각각

4문항씩모두5점척도로측정하 다. 이는점수가높을수록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값은 가족지지

.838, 교사지지 .868, 친구지지 .892로나타났다.

3. 자료분석

분석방법은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를검증하는신뢰도계수(Cronbach α)를산출하

다. 둘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학대유형별학대경험유무를살펴보았다. 셋째, 학대경험유

무에따라학교생활적응과사회적지지의차이가있는지알

아보기위해 t검증을실시하 다. 넷째, 학대경험유형인방

임, 정서학대, 신체학대경험아동의세집단으로나누어, 각

유형별학교생활적응에 향을미치는가족, 교사, 친구지지

의 상대적 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실시하 다.

본연구는SPSS 19.0 프로그램을사용하여분석하 다.

Ⅲ. 연구결과

1. 학대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차이

먼저가정내부모로부터의학대경험유무에따라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어떠한 유형의

학대이든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대경험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평균값은3.0524(.38945), 비경험아동의평균값은

3.1908(.37799)로, 학대경험아동의학교생활적응평균값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보 다(p < .001). 즉, 학대경험이있는아동의경우,

그렇지않은아동에비해학교생활적응력이낮다는것을의

미한다.

다음으로 학대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족지

지(t = 6.077, p < .001), 교사지지(t = 2.677, p < .01), 친구지

지(t = 3.835, p < .001) 모두학대경험아동이비경험아동

보다낮게나타났다. 즉, 학대경험이있는아동의경우, 그렇

지않은아동에비해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지지를낮게

인지하고있음을의미한다.

2.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유형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향

우선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유형별로 학대경험 아동

을분류하 다. 방임의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는 380명

으로전체아동중절반이상(54.9%)의분포를보 고, 정서

학대를경험한아동은279명(40.3%), 신체학대를경험한아

동은 269명(38.9%)으로나타났다. 이들을대상으로각각다

중회귀분석을실시하 다.

즉, 학대경험유형별로사회적지지(가족, 교사, 친구지지)

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향력을

통제하기위해인구학적특성인성별, 학년, 부모동거여부를

통제변수로두었다.

회귀분석에앞서독립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에문제가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값을확인하 다. 그결과모든변수의

VIF 값이1.001~1.730으로나타나다중공선성에문제가없음

이 확인되었다. 또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실시하 는데그결과Durbin-Watson 검증치가

모두2.0에근접하여오차간의자기상관은나타나지않았다.

1) 사회적 지지가 방임경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향

먼저 사회적 지지가 방임경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성별, 학년, 부모동거여부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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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and school support by the experience (s) of abuse (N = 692)

Variable
Children who has experience 

of abuse
Children who has no experience 

of abuse t-value
M SD M SD

School adjustment 3.0524 .38945 3.1908 .37799 4.319***

School
support

Families’ support 3.8333 .86909 4.2114 .69128 6.077***
Teachers’ support 3.4397 .93597 3.6433 .86622 2.677**
Friends’ support 3.6834 .92055 3.9517 .80695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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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통제된상태에서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투입하

여 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미한수준을보 으며(F = 31.685, p < .001), 전체설명

력은 33.8% 다. 또한사회적지지모든변수가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지지

(β= .267, p < .001)의 향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 다

음으로는가족지지(β= .230, p < .001), 친구지지(β= .143, p
< .01)의 순이었다. 즉,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교사, 가족,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

활적응력도높음이밝혀졌다.

한편, 통제변수는성별(β= -.105, p< .05), 학년(β= -.141,
p< .001), 부모동거여부(β= .091, p< .05) 모두유의미한 향

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여아보다는남아가, 학년이높

을수록학교생활적응력이낮은반면, 양부모모두가동거하는

경우학교생활에더잘적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가정서학대경험아동의학교생활적응

에미치는 향

사회적 지지가 정서학대 경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향을살펴본결과회귀모형은유의미한수준을보

으며(F = 31.859, p < .001), 전체설명력은41.4% 다.

방임경험아동의결과와같이사회적지지의모든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 으나, 그 상대적 향력

은다르게나타났다. 즉, 정서학대경험아동의경우는가족

지지(β= .333, p < .001), 교사지지(β= .274, p < .001), 친구

지지(β= .117, p < .01)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정

서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가족, 교사, 친구로부터 지

지를많이받을수록학교생활에잘적응하는것을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중에는성별(β= -.101, p < .05), 학년(β=
-.111, p < .05)만이유의미한 향을보 다. 즉여아보다는

남아인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낮음을 알

수있다.

3) 사회적 지지가 신체학대 경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에미치는 향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신체학대 경험 아동의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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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al support influence on neglect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N = 380)

Variable
School adjustment

B β B β
Gender (male = 1) –.049 –.104* –.049 –.105*

Grade –.127 –.165*** –.109 –.141***
Living with parents (father + mother = 1) –.078 –.097 –.074 –.091*

Families’ support –.100 –.230***
Teachers’ support –.109 –.267***
Friends’ support –.059 –.143**

R2 .049 .338
∆R2 .049 .338
F 6.400*** 3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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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Social support influence on emotionally abus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N = 279)

Variable
School adjustment

B β B β
Gender (male = 1) –.098 –.119* –.083 –.101*

Grade –.063 –.125* –.056 –.111*
Living with parents (father + mother = 1) –.060 –.070* –.066 –.077*

Families’ support .151 .333***
Teachers’ support .119 .274***
Friends’ support .049 .117***

R2 .036 .414
∆R2 .036* .378***
F 3.376* 31.85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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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수준을 보 으며(F = 25.568, p < .001), 전체 설명력은

37.0% 다. 가족지지와교사지지만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향력은 가족지지(β =

.287, p < .001)가교사지지(β= .242, p < .001) 보다높게나

타났다. 다시말해, 신체학대를경험하는아동의경우가족,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통제변수의경우는성별(β= -.197), 학년(β= -.152)만이p

< .001 수준에서유의미한 향을보 다. 즉여아보다는남

아, 학년이높을수록학교생활적응력이낮음을알수있다.

Ⅳ. 논의및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유형별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향후 학

대를경험하는아동을둘러싼사회적지지체계형성과아동

의학교생활적응증진을위한개입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

적이있다. 연구결과를종합하여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대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대경험 아동은 비경험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적응력

이낮은것으로밝혀졌고, 가족, 교사, 친구로부터의지지역

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Jang, Kim 외의연

구결과와일치한다[18, 23]. 이는학대경험아동의학교생활

적응향상을위한개입의필요성과, 학대경험아동을둘러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대경험 아동이

학교생활에더잘적응할수있도록돕고, 이를위해아동의

생활환경에있는다양한사회적지지원을확인하고적극활

용한개입방안의마련이절실히필요하다하겠다.

둘째, 학대경험이라는위험상황에서도아동에게긍정적인

향을주고, 학교생활적응에도보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

예측된사회적지지를투입하여그 향력을살펴본결과, 방

임과 정서학대의 경우는 세 지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상대적 향력에서는차이를보 는데, 방

임의 경우는 교사, 가족, 친구지지의 순으로, 정서학대는 가

족, 교사, 친구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학대의 경

우는가족, 교사지지만이유의미한 향력을보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먼저 방

임의경우일반적으로어느한쪽부모만의 향으로보기보

다는 부모 모두에게서 방치된 경우가 더 크다. 따라서 아동

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향력을 비교해보았을

때, 가족의 지지보다는 교사의 지지가 보다 높게 나타난 것

으로볼수있다. 방임을경험하는아동의경우교사의적극

적인관심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하겠다. 아동에대한적극

적 관심으로 방임의 상태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그들을 위해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방임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은향상될수있을것이다. 교사는아동과부

모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이

다. 즉, 방임에대해부모스스로가인식할수있도록부모를

교육하고상담하는일에적임자는바로교사인것이다. 따라

서 교사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지지자로, 간접적으

로는부모교육및상담으로부모를격려함으로써부모가아

동의중요한지지자가될수있도록이끌어, 결국아동의학

교생활적응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는중요한자원이되

게하여야할것이다.

반면, 정서학대의경우가족지지의상대적 향력이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대행위자인 부모는 아동에게 있어

서 가해자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여전

히그부모로부터지지를지각한다는것이다. 즉, 학대를행

하는 부모를 단적으로 가해자이냐, 지지자이냐로 이분화하

Table 5.
Social support influence on physically abus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N = 269)

Variable
School adjustment

B β B β
Gender (male = 1) –.111 –.220*** –.100 –.197***

Grade –.145 –.175** –.127 –.152**
Living with parents (father + mother = 1) –.024 –.027 –.067 –.075

Families’ support –.128 –.287***
Teachers’ support –.106 –.272***
Friends’ support –.046 –.112

R2 .078 .370
∆R2 .078*** .292***
F 7.466*** 25.568***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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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가해를하는부모라할지라도아동이지각하는데있

어서는동일한인물에게서두양상을모두지각할수있다는

것이다. 이러한결과는Hong, Kim 외, Say 외의연구결과와

도맥락이같다[15, 23, 44]. 특히Hong은학대적인부모들이

덜지지적이지만아동들은여전히자신의부모를중요한지

지원으로여기고있다[15]고하 다. 따라서바른아동양육을

유인하기위한부모교육및아동발달에대한이해증진프로

그램, 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가족지지를 강화키시

는것이중요하다.

다른한측면은정서학대를가하는부모외, 즉 가해자가

아닌 부모 혹은 형제자매로부터의 지지가 정서학대를 경험

하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정서학대를 경험하지만, 가족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아동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그것은 아동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복지서비스의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즉 학대를

경험하는아동에게의접근뿐아니라, 그가족을위한서비스

가제공되어야한다. 이를위해부모자녀관계뿐아니라, 형

제자매관계등가족구성원간의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번 아동복지법의

개정에서는(2012년 8월 5일 시행) 특별히‘사후관리’와‘피

해아동및가족등에대한서비스지원’조항이신설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가종료된이후에도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의안전확보및건전한가정기능의유지등을위

하여피해아동및보호자를포함한피해아동의가족에게상

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여야한다는내용이다. 이러한가족의전반적인변화와치

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은 점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도

큰 향을미치게될것으로기대된다.

끝으로 신체학대의 경우 그 상대적 향력을 보면 가족,

교사지지의 순이었다. 가족과 교사가 신체학대의 경우에서

지지자로 꼽히는 결과는 Ezzell 외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

다[11]. 신체학대를경험하는아동에게는무엇보다도의료적

치료 접근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이들이 학교생활에 지속적

으로잘적응해나아가도록하기위해서는더나아가가족과

교사와의지지적인관계형성을이뤄나갈수있도록지원하

는프로그램을마련해야할것이다.

반면 친구지지에 있어서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 다. 일

반적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의 장이 확대되면서

친구관계및친구의지지가중요한 향을미치는것으로보

는데, 본연구에서는특별히신체학대를경험한아동의경우

만은 친구지지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방임과정서학대와달리,

외관상상처를남기게되는신체학대는아동스스로에게창

피함이나 수치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같

은또래친구에게노출되는것을스스로제한할가능성이있

을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족이나 교사의 지지에 더

강하게인지하는경향이있다고볼수있다. 신체학대경험아

동의 친구지지 향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구체

적으로검증해볼필요가있다. 특히연령의증가에따라상이

한결과가나타나는지에대해서도비교검증이필요하겠다.

본연구의제한점및후속연구를위한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의대상이부산지역초등학생으로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지역을더다양화하고, 표본수를더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집단의 일반화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의서비스를이용하는아동과일반초등학교아동을표집하

여그차이를검증하는것도필요하리라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에 초점을 두

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이 있되 그 경험 정도에

따른현저한차이가있는지, 또한학대경험이심각함에도불

구하고학교생활에잘적응하는아동이있는지등학대의심

각성, 학교생활적응의정도등에따라보다면 히검토하는

것도필요하겠다.

셋째, 아동학대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양적 조사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제외하 던성학대를포함하여사례연구혹은면접

법등을통한질적조사로접근하는것도중요하리라본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부, 모 각각으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를 묻고, 가족지지의 경우도 보다 상세히 부와 모를 구

별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인 형제자매의 지지로 구별하여

보다심층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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