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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Analysis on Children's Pet Attachment, Empathy Ability 

and Prosociality 

A-Ram H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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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연구는 최근 아동의 친사회성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간의 계를살펴보기 해아동의애완동물에 한애착과공감능력 친사회성간의구조 분석을실시하 다. 이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애완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는 역시 등학생 209명을 상으로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사회성에 한자료를수집하 다. 수집된자료는 SPSS 22.0 로그램을사용하여기술통계분석, 상 분석, 신뢰도분석

을수행하 으며, AMOS 22.0 로그램을사용하여확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검증을실시하 다. 분석결과첫째, 

아동의애완동물에 한애착이친사회성에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애완동물에 한애착이아동의공감

능력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아동의공감능력이친사회성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애착과친사회성사이에서공감능력이매개효과가있음을알수있었다. 이러한연구결과는아동의친사회

성에 향을주기 해서는애완동물에 한 애착과공감능력은필수요소임을시사한다. 한아동의친사회성을 향상시키

기 해서는애완동물기르기등의애완동물에 한애착과공감능력향상을 한노력과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그리고 친사회성 향상을 한 방안 마련에 이론 이고 실천 인

기 자료를 제공해 다.  

Abstract This study structurally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t attachment, empathy ability, and 

prosociality. The results are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pet attachment and empathy ability, which have 

recently emerged as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 children's prosociality. Data were collected about pet attachment, 

empathy ability, and prosociality from 209 elementary students in Daejeon who had experience with raising pets. 

SPSS 22.0 software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AMOS 22.0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o examin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es, children's pet attachment did not affect their prosociality but did influence their empathy ability. 

Children's empathy ability affected their prosociality and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their pet 

attachment and prosocial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children's pet attachment and empathy ability are essential factors 

that influence prosociality. To improve prosociality, efforts should be made increase pet attachment and empathy 

ability.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undamental basis for plans to improve children's 

pet attachment, empathy ability, and proso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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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및 목적

오늘날 세계 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애완동물에

한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체 가정의

62%에해당하는 6만4천4백만가정에서개, 고양이를포

함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1], 호주에서는 체 가

정의 64%에 해당하는 3천9백만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2], 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경우도 애완

견 가정이 체 가정의 50%선인 5천5백만에 해당된다

[3].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재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체가구의 21.8%로, 2010년도의 17.4%에 비해, 애완

동물 사육가구가 반 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4]. 애완

동물의 종류 한 개, 고양이, 돼지, 오리, 이구아나, 뱀, 

악어 같은 양서류, 거미, 장수하늘소, 곤충 등 매우다양

하다. 심지어는동물원에서나 볼수 있는 특이한동물들

을 양육하는 사람들도 있다[5]. 이 듯 애완동물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동물병원, 애견 미용실, 애견

호텔뿐만 아니라 애견 장례식장, 애견 카페, 사진 , 패

션몰 그리고 애견을 한 다양한 보험 상품까지 등장하

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 상은각종애완동물 련단

체 인터넷동호회등의 증가와세계 애완동물문화축

제, 국내 애니멀 힐링 개최, TV를 통한 각종 애완동물

로그램이성행그리고 학 평생교육기 에애완동

물 련학과가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애완동물의 개념을 벗어나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양육에 한 호

기심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 즉, 

신체 , 심리 , 정서 , 사회 발달 등 아동발달에

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6-7]. 특히 아동과 애완동물간

의 유 계는 사회의 각박해지는 아동들의 소외감

과 낮은 자존감의 형성 해결에 도움을 다. 즉, 가족간

의보내는시간증가로 화 유 계를가져와가정

의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와 가족간에 진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아동의 외로움, 래 계에서도 감정 지원

을 하는 매우 요한 역할과[8], 감정교류의 상이 되

고 있다.

한 애완동물은아동과의직 인 상호작용을통해

사회 지지즉, 아동과함께있는자체로타인의 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아동과 타인의 을 증가시켜 간

사회 지지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 듯 애완동물의 존

재는 사회 윤활유 역할로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

을 증가시킨다. 애완동물은 아동과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회 에 매제로 제공되기도 한

다. 이 듯 사회의애완동물은 동물 그이상의 의미

를 지닌다. 

공감능력 한 사회 아동에게 매우 요하다. 공

감이란타인의 감정과심리상태, 혹은 경험을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내 경험을 매순간

함께 느끼고인지하는능력에기 를두는정신내

상으로[9], 1970년 이후타인에게 심을가지고서로

돌 으로써 좀 더 나은 친사회성의 발달을 한 주요변

인으로 주장되면서 많은 심을 끌게 되었다[10]. 공감

능력은 인 계, 갈등해결, 학교 응 등에서 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친사회성은 오랜 기간 공감능력과 함께 연구된 변인

[12]으로 행 자가 외 보상을 기 하지 않고 다른 사

람이나집단에이익을주거나도와주는행동으로이타행

동과같은개념으로그동안공감능력은친사회성을유발

하는 재자의 역할, 친사회 행동의 결과변인으로 설

명되고있다[11, 13-14]. 이 듯 사회는아동에게 삶

에 필요한 공감능력 친사회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 까지 이와 련하여 [11]의 공감능력과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친사회 행동의 매개효과 연구, 

[15]의 공감교육 로그램이 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

서지능에 미치는 향 연구, [16]의 등학생의 공감능

력, 부모애착이 학교 응에 미치는 향연구, [17]의모

둠별 애완동물 기르기 체험학습 로그램이 등학생의

사회성 래 계의질에미치는 향연구, [18]의공

감능력과 이타행동 연구, [19]의 아동의 애완동물 사육

경험과 친사회성 연구, [20]의 애완동물 화가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 연구, [8]의 애완동물 기르기와

아동의외로움 래 계, 애완동물 기르기활동이 아

동에게 미치는 향과 실과 련단원의 효율 인 지도

방안, [21]의 애완동물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 연구, 

[5]의 등학생의애완동물 소유 상호작용에 한연

구, [6]의 애완동물 기르기 체험학습이 등학생의 사

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향 연구, [22]의 애완동물

기르기의 교육 내재 가치에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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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통해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사회성 간에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사회성 간의 구조 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즉,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사회성 간의 구조 분석을

살펴 은매우의미있는일이다. 그러므로본연구를통

해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사회

성 간의 구조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친사회성 향상을 한 방안마련에

이론 , 실증 기 자료 제공에 목 을 두고 있다.

1.2 연  제

본연구의 목 달성을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다음

과 같다. 

첫째,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은 친사회성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은 공감능력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아동의 공감능력은 친사회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넷째,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은 공감능력을 매

개로 친사회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애착, 공감능력, 사회  간  계

사회애완동물은 아동에게다양한측면에서 정

인 향을주고 있다. 애완동물이 아동에게 미치는

향과 련하여 [21]의애완동물이아동발달에미치는

향 연구를통해 애완동물이아동의 사회․정서, 인지발

달과 생명존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으며, [6]의

애완동물 기르기 체험학습이 등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 애완동물 기르기 체험

학습이사회․정서 발달에바람직한 향을미치는것

으로 확인되었다. 

[8]의애완동물기르기와아동의외로움 래

계, 애완동물기르기 활동이아동에게미치는 향과실

과 련단원의 효율 인 지도 방안 연구를 통해 애완동

물을기른경험이있는아동이그 지않은아동에비해

외로움을 게느끼고, 래 계를더많이 하며, 애완동

물에 한 애착이 높은 아동이 그 지않은 아동에비해

외로움을 더 게 느끼며 래 계가 높은 것으로 밝

졌으며, [17]의 모둠별 애완동물 기르기 체험학습 로

그램이 등학생의 사회성 래 계의 질에 미치는

향연구를통해비교집단보다사회성과 래 계의질

이 더 높고, 애완동물이 서로의상호작용을보다 활발하

게 해 주며, 사회성과 래 계의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밝 졌다. 

한 [5]의 등학생의 애완동물 소유 상호작용에

한 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보다 매력 으로 다가갈 수

있는실과교육의소재로써애완동물기르기가매우효과

이고, 포유류 애완동물을 길러본 학생들의 경우 애완

동물과다양한상호작용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밝 졌

으며, [11]의 공감능력과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 친

사회 행동의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친사회 행동은

공감능력과 심리 안녕감을 완 매개하는 것으로 밝

졌다.

[23-24]는 애착 변수를 활용한 등학생 연령 아이

들의 경우에 자신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이 많으면 다

른 사람에 해 한층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는

자신의애완동물에 한애착심이많은아이들은애착심

이덜하거나 는애완동물이없는아이들보다친사회

행동 수가 상당히 높으며, [26]은 아이들의 학년이 높

을수록 애완동물과 함께 놀거나 극 으로 보살피면서

애완동물에 한 애착심이 한층 커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의공감교육 로그램이 등학생의 공감

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 공감교육

로그램은 인지 공감과의사소통 공감능력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16]의 등학생의 공감능

력, 부모애착이 학교 응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아

동이 타인을 공감하고 부모와 정 인 계를 형성하

는 것은 아동의 학교 응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밝 졌다.

이 외에도 [19]의 아동의 애완동물 사육경험과 친사

회성 연구와 [20]의 애완동물 화가 친사회 행동에

미치는 향 연구, 그리고 [5]의애완동물기르기의교육

내재 가치에 한연구와 [18]의 공감능력과이타행동

연구 등이 있다. 

이 듯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

착과 공감능력, 친사회성이 서로 한 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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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tents frequency(n) proportion(%)

sexuality
male 94 45.0

female 115 55.0

academic      

  year

4year 24 11.5

5year 90 43.1

6year 95 45.5

e7 e8

prosocialityattachment

perspective
-taking

fantasy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time
with pet

behaviors
toward pet

ideas
about pet

affect
toward pet

cooperating

sharing

helping

protecting

e6

e1

e2

e9

e10

e11

e12

e14
e13

e3

e4

e5

empathy
ability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s analysis figure

알수있다. 이를바탕으로아동의애완동물에 한애착

과 공감능력, 친사회성 간의 구조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  형

본 연구는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사회성 간의 구조 분석을 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개념 틀을 제공하 다.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을 측정하기 한 하 변인으로 애완동물에

한 생각, 애완동물에 한 행동, 애완동물과 보내는 시

간, 애완동물에 한애정 등 4개의 측정변인을, 공감능

력의 하 변인은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 심, 

개인 고통 등 4개의 측정변인을, 친사회성의 하 변

인은 도움주기, 보호해주기, 나눠주기, 력하기 등 4개

의 측정변인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은

Fig. 1과 같다.

4. 연 방법 및 절차

4.1 연  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

능력 친사회성간의 구조 분석을 해 애완동물을

기른경험이있는 역시 등학생 209명을 상자로

선정하 다. 연구 상자의인구사회학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9)

4.2 정 도

애완동물에 한애착도구는 [27]의 Lexington Attachment 

to Pets Scale을연구에맞게 수정하여사용하 다. 하

요인으로는 애완동물에 한 생각(ideas about pet), 애

완동물에 한 행동(behaviors toward pet), 애완동물과

보내는 시간(time with pet), 애완동물에 한 애정

(affect toward pet)이 있고, Likert식 5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능력의 측정도구는 [28]이 사용한 인 계반응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을사용하 고, 

하 요인으로는 취하기(perspective-taking), 상상하

기(fantasy), 공감 심(empathic concern), 개인 고

통(personal distress)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높은

것으로볼수있다. 친사회성측정도구는 [29]가사용

한 이타성 자기보고를 번안한 것과 [30]이 사용한 도구

를 기 로 [31]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질문의 정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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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teepness

attachment

ideas about pet 2.871 1.430 .100 -1.259
behaviors toward pet 3.665 1.145 -.499 -.591

time with pet 3.641 1.337 -.659 -.703
affect toward pet 4.249 1.116 -1.532 1.548

empathy 

ability

perspective-taking 3.373 .963 -.189 -.139
fantasy 4.053 1.088 -1.167 .708

empathic concern 4.010 .877 -.321 -.989
personal distress 3.775 .942 -.234 -.587

prosociality

helping 4.091 .770 -.476 -.294
protecting 4.077 .968 -.990 .645

sharing 3.522 1.066 -.273 -.379
cooperating 3.928 1.000 -.846 .445

Table 2.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riable, 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steepness       (n=209)

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 다. 

이질문지의 하 요인으로는 도움주기(helping), 보호해

주기(protecting), 나눠주기(sharing), 력하기(cooperating)

로구성되어있다. 채 방식은 Likert식 5 척도법을

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친사회 행동 수 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즉, ‘매우 그 다.’ 5 , ‘조 그

다.’ 4 , ‘보통이다.’ 3 , ‘조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이다. 

4.3 료수집 및 

본연구의목 수행을 하여먼 , 선행연구를고찰

한 련이론들을 근거로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본조

사의자료수집은애완동물을기른경험이있는 역

시 등학생 2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러나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단

되는 41부의 설문지는 분석 상에서 제외시킨후 209부

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 다. 

자료분석은 SPSS 22.0 Program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상 분석, 신뢰도분석(Cronbach's  )을 산출하 다. 그

다음 AMOS 22.0 Program을 활용하여확인 요인분석

구조 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5. 연 결과 및 해

5.1 정변  간  기술통계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는

Table 2와 같다. 변인들의 평균값은 앙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왜도와 첨도는 자료의 정상분포를 잘 가정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검증에서 정규성(normality) 가정

의충족여부에 한 단지표인왜도의표 지수로서

값이 3.00을 넘지 않으며, 첨도의 표 지수로서

값이 8.00을 넘지 않으면 정상분포의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32].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모든 변인

들이왜도와첨도의기 을만족시키고있으므로구조방

정식 모형 검증에 기본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다. 

5.2 정변  신뢰도 및 타당도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각 요인들의 신뢰

성을 한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 일 성을 해서

Cronbach's  계수를 Table 3과 같이 산출하 다. 이를

통해 '문항 간 내 일 성 계수(Cronbach's  )'가 합

하게 산출되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question 

numbe

full 

trust

attachment

ideas about pet

4 .791
behaviors toward pet

time with pet
affect toward pet

empathy 

ability

perspective-taking

4 .741
fantasy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prosociality

helping

4 .672
protecting

sharing
cooperating

Table 4.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pecific 

variables                          (n=209)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M SD

x1 1 2.87 1.43

x2 .41** 1 3.67 1.15

x3 .56
**

.61
**

1 3.64 1.34

x4 .35** .48** .54** 1 4.25 1.12

x5 .20** .07 .14* .24** 1 3.37 .96

x6 .16* .10 .11 .23** .45** 1 4.05 1.01

x7 .12 .09 .18
**

.22
**

.38
**

.44
**

1 4.01 .88

x8 .16* .19** .13 .26** .40** .42** .44** 1 3.78 .94

x9 .00 .08 .14* .20** .21** .23** .25** .22** 1 4.10 .77

x10 .20** .19** .25** .22** .17* .26** .33** .36** .26** 1 4.10 .97

x11 .16
*

.11 .16
*

.11 .33
**

.28
**

.32
**

.40
**

.29
**

.46
**

1 3.52 1.07

x12 .14 .17* .13 .18* .22** .22** .31** .30** .33** .33** .37** 1 3.38 1.00
*p<.05 **p<.01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attachment): x1(ideas about pet), 

x2(behaviors toward pet), x3(time with pet), x4(affect toward pet), 

parameter variables(empathy ability): x5(perspective-taking), x6(fantasy),

x7(empathic concern), x8(personal distress), dependent variables 

(prosociality): x9(helping), x10(protecting), x11(sharing), x12(co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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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변인들 간의 별타당도를 검증하기 해서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고 체 인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각 측정변인들의상 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같

이 최소 =.138에서 최고 =.609의 높은 상 계를

유의하게보임에따라측정변인들은독립성이있는 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모든변인들을투입시켜 상 분석

을 한결과, 각변인의 표성에서 부분의측정변인들

은 독립성이 있는 별타당성이 나타났다.

5.3 정 형  확 적 

본연구에서 각측정변인들은 이론 개념(잠재변인)

의 다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게 설계된 측정모형이

실제 이론 으로 합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 다.

attachment

empathyability

prosociality

ideas about
pet

behaviors toward pet

time with pet

affect toward
pet

perspective-ta
king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protecting

sharing

cooperating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31
***

.62***

.70
***

.87***

.63
***

.64***

.60
***

.65
***

.66
***

.68
***

.68
***

.38

.49

.75

.42

.36

.42

.44

.46

.31

.46

helping

e12
.31

.41

.56
***

.56***

fantasy

.74***

.35***

***
p<.001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easurement model

   

측정모형은 Fig. 2와같다. 먼 잠재변인들의측정모

형이 경험 자료에 부합되는지를살펴보면, 아래 Table 

6에서나타난바와같이 반 으로좋은 합도지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 자료에

잘 부합되고 있다.

path B  S.E. C.R.

attachment ->

ideas about pet 1.000 .620 - -

behaviors toward pet .907 .703 .114 7.927***

time with pet 1.305 .866 .153 8.553***

affect toward pet .802 .638 .109 7.390***

empathy 

ability
->

perspective-taking 1.000 .598 - -

fantasy 1.222 .647 .181 6.742***

empathic concern 1.007 .661 .147 6.830***

personal distress 1.110 .679 .160 6.932
***

prosociality->

helping 1.000 .558 - -

protecting 1.729 .630 .332 5.205***

sharing 2.056 .681 .385 5.342***

cooperating 1.589 .561 .321 4.947***

empathy ability SMC/R .097(9.7%), prosociality SMC/R .559(55.9%)
**p<.01 ***p<.001

Table 5. Measurement model factor carrying capacity

Table 6. Fit indices for the measurement model

division   p df CFI GFI AGFI IFI TLI RMSEA

fit indices 59.976 .000 51 .987 .986 .932 .986 .981 .029

optimal cutoff - < .05 - > .90 < .05

5.4 조방정식 형  

5.4.1 정 형  조적 계에 한 적합도 검증

본연구에서는측정모형의  =59.976, df=51, p=.000

으로모형이자료에합치한다는 가설을채택하지못하

다. 그러나   값이사례수의 향에민감한 합도지

수인만큼 다른 합도지수를 추가 으로 확인한 결과는

비교 양호한 합도(CFI: .986, GFI: .956, AGFI: .932,

IFI: .986, TLI: .981, RMSEA: .029)를보여주고있으므

로측정모형도자료에 히합치하는모형으로확인되

었다.

5.4.2 정 형  경로  및 가 검증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사회

성 간의구조 분석을 해 공감능력을매개로하여분

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아동의애완동물에 한 애착과공감능력이친사회성

에 미치는 향 분석을 해 공감능력을매개로하여분

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애착이 공감능력에 .311 

(p<.01), 공감능력이친사회성에 .694(p<.001) 로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이 친사회성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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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B β S.E. C.R.

attachment -> prosociality .108 138 068 1.599

attachment -> empathy ability .252 311 077 3.285**

empathy ability -> prosociality .675 694 135 5.015***

attachment ->

ideas about pet 1.000 620   - -

behaviors toward pet .907 703 .114 7.927
***

time with pet 1.305 866 .153 8.553***

affect toward pet .802 638 .109 7.390***

empathy ability ->

perspective-taking 1.000 .598 - -

fantasy 1.222 .647 .181 6.742***

empathic concern 1.007 .661 .147 6.830
***

personal distress 1.110 .679 .160 6.932***

prosociality ->

helping 1.000 .558 - -

protecting 1.729 .630 .332 5.205***

sharing 2.056 .681 .385 5.342***

cooperating 1.589 .561 .321 4.947***

empathy ability SMC/R .097(9.7%), prosociality SMC/R .559(55.9%)
**p<.01 ***p<.001

Table 7. Path coefficients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measurement model(SMC/R
2
)

e7 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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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

Fig. 3. Structural relations model the path of the measurement model

수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변인들에의하여주요

변인들이설명되는 변량은 아동의공감능력, 9.7%, 친사

회성 55.9%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3 정 형  조적 경로에 한 효과 해

측정모형의 구체 인 인과 계의 효과 즉, 아동의 애

완동물에 한 애착, 공감능력, 친사회성에 한 변인들

의 직 ·간 · 체효과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첫

째, 외생변인인 애착이 직 효과에서 공감능력에 가장

큰 효과(.311)를 주고 있으며, 그 다음이 친사회성(.138)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 효과는 친사회성에 효과

(.216)를주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내생변인 즉, 매개

변인인공감능력이 직 효과에서 친사회성에 효과(.694)

를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한

체효과에서는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이 친사회성

에가장 큰효과(.353)를 주고있으며, 그 다음은공감능

력(.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인 즉, 매개변인인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공감능력이 친사회성에 효과

(.694)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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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ath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parameter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attachment empathy ability prosociality 3.176***

***p<.001

variables

prosociality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s

tolal

effects
path effect

exogenous 

variables
attachment

.311 - .311
attachment->

empathy ability

.138 .216 .353
attachment->

prosociality

endogenous 

variables

empathy 

ability
.694 - .694

empathy ability->

prosociality

Table 8. Decomposition effects of the measurement model

5.4.4 정 형에 한 정변  간  매개효과 

검증

Table 9와같이 Sobel의매개효과검증결과, 변인 간

경로즉, 아동의애완동물에 한애착->공감능력->친사

회성에서매개효과(3.176***)가있었다. 유의확률이 p<.001

이므로아동의애완동물에 한공감능력이애착과친사

회성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Mediating effects validation result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for measurement model 

6. 논  및 결론

본연구의 목 은 아동의애완동물에 한 애착과공

감능력 친사회성 간의 구조 계를 분석하 으며, 

이를 토 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이 친사

회성에 향을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아동

의 친사회성에 향을 주기 해서는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애완동

물에 한 애착이 아동의 공감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애완동물에 한 애착이높

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애완동물에 한애착이공감능력에 향을미친

다고해석할수있다. 셋째, 아동의공감능력이친사회성

에 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아동의공감능

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아동의 공감능력은 친사회성에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아동의 공감능력은 친사회성에 미치

는 향을매개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넷째,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친사회성 사이에

서 공감능력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공감능력은애완동물에 한애착과친사회성 계에

서 완 매개 하고있었다. 이는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을통해 공감능력에 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친사

회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을 향상시

킬 수있다면친사회성에도 정 인 향을미칠수있

다는 을 시사해 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능력, 친사회성은 하게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동의친사회성을향상시키기 해서는 아동

의애완동물에 한애착과공감능력이선행되어야함이

증명되었다. 이는아동의친사회성을향상시키기 해서

는 애완동물 기르기 등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과 공감

능력향상을 한노력과 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한아동의친사회성에 향을주기 해서는애완동물에

한 애착과공감능력이필수요소임을시사한다. 따라서

애완동물에 한 애착은 아동의 공감능력, 친사회성에

향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박한 사회

사회 , 정서 발달을 해 애완동물 기르기등의 애완

동물에 한 애착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5-6, 8, 11, 15-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에서도 특히 [11]의 공감능력

과심리 안녕감의 계에서친사회 행동의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밝 진 것과 같이 친사회 행동이 공감능

력과 심리 안녕감을 완 매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동의애완동물에 한애착이친사회성에 향을주기

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에게 애완동물을 기

를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지원으로 공감능력 친사

회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 등에 향을 주기 한 다각도의 노력

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애완동물에 한 애착

과 공감능력 그리고 친사회성 향상을 한 방안을 마련

하는 이론 이고 실천 인 기 자료제공에 시사 을 제

시해 다. 

본 연구에서는 역시 등학생 4,5,6학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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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 다는 에서 한계 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범 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을 상으로

아동의사회, 정서, 인지발달과공감능력, 친사회성을향

상시킬다양한 역에서의체계 인연구가필요할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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