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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by empirical te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s recognition in local children’s center. For this 

study, Total 438 children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analytical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personal characteristics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o human right recognition. Second, 

self-perception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o human right recognition. Third, right guarantee 

of center was shown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This study provides some theoretical and  polcy implications basing on these analy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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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족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핵

심 사안이다. 아동은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자아존중감을 얻는

다. 아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기 가정에서부터 형성된

다[1]. 이들은 가정에서 각종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받고 그렇

게 형성된 자아인식이 사회성 발달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모 간 

불화,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부모 중 한쪽 이상의 우울 및 낮은 

행복감 등은 아동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대 사회가 갖는 다양한 가족구성의 특징(맞벌이, 조손, 한 부

모 가정 등)들을 고려할 때에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일은 제도

적인 과제이고, 더욱 더 정책적인 권리보장이 요구된다[2].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가정역할의 일부분을 대체하는 

소임을 갖고 있는바 아동 청소년에게 얼마나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으며, 이에 만족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것은 곧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자기인식 형성 및 발

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의 자아인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센터에서의 권리보

장과 이용만족도가 인권의식을 조절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설문조사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근거로 한다.

첫째, 빈곤아동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그들의 심리 정서 및 

생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 청소년의 자아인식은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아동 청소년의 자아인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시설에서의 권리보장, 교사 만족도 및 시설환경만족도에 의해 

조절되는가?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Poverty Children

절대빈곤과 극단적 빈곤은 분명히 다르지만 보통 이를 구분

하지 않는다. 즉, 빈곤선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대부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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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들이 한 국가와 사회 내에 구비되어 있고, 지원된다 하더라

도 그것이 보편적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빈곤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아

져서 이전과 다르게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 사회가 부유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절대빈

곤이든 상대빈곤이든 그 해결의 시발점은 한 사회 내 구성원들

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있다[3].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사회적 인식에 따른 차별과 배제현

상은 빈곤 아동을 더 큰 위기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무엇보다 심리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끼쳐, 실제로 빈곤아동의 자아

존중감은 26.7로 평균점 28.7보다 낮았다. 아울러 우울 및 불안의 

정도가 높고, 비 빈곤가구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주의집중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활 전반에 걸친 

빈곤아동의 결핍 및 위기의 정도는 빈곤 극복의 의지와 가능성이 

축소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 빈곤아동의 전 과목 평균 학업성취

도(6.33%)는 비 빈곤 가구 아동(25.27%)이나 전체 아동 평균치

(23.48%)보다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빈곤 극복의 가능성 

저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4].

2. Children’s Rights Guarantee Problems

가정에서 방임, 학대, 폭력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아동 

청소년은 폭력에 대한 학습 행동으로 학교 등의 생활환경에서 

폭력의 가해 및 피해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3]. 이는 센터에서 

시행해야 할 인권 및 권리보장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5]. 센터이용 아동청소년들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보호받고, 돌보아짐에 있어서 실제의 내용과 형식상 체계 

문제에서의 격차가 작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돌봄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의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눈높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청

소년의 권리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 부응해서 국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

으나 그 대안이 진정 건강한 가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실

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6].

3. Employee’s Present Condition of Local

Children’s Center.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은 방과 후 시간 대부분을 

센터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의 권리보장이 자아인식

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용만족도(교사만족도와 시설환경

만족도)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지역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아동보호(안전

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의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등이다[7]. 이 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사회복지사 

및 이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종사자가 필요하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

먼저, 센터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청소년 수가 너무 

많다(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및 별표 11). 예를 들

어 49인 시설의 경우, 시설장을 제외한 생활복지사 1인이 돌봐

야 할 아동 수는 약 25명이다.

전문성은 업무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연속성에 관

계한다[8]. 따라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여건과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인권의식 향

상을 위해 우선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종사자 처우 및 시

설 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1].

4. Precedent Research

첫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이 시설환경에 

만족한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인식에 대한 초기치가 모두 더 높

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느리지만 증가하는 것[9] 으로 나타났

으나,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자아존중

감은 지원되는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낮은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10] 는 연구가 있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방임과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고, 인권의식에도 유의한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자아 존중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경우 학대와 인권의

식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4]가 있었다. 셋

째, 센터이용평가와 자아인식, 교사/ 환경만족도와 자아인식은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으며, 센터이용평가와 교사/환경만족도

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11]. 이와같이 선행연구

에서는 대부분 변인중심 분석으로 연구자의 임의분류에 의하여 

각 영역별 내용의 높고, 낮음으로만 진행 되었을 뿐 아동의 자

아인식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에서 센터 이용아

동의 권리보장이나 이용만족도를 조절변수로 분석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인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센터에서의 권리보장과 이용만족

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Ⅲ.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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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asurement

(1) self-perception

자아 인식은 주변의 인간이나 물체,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존

재를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 등을 기반으로 발달한다. 환경의 다양한 경험과 해석, 

그리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며, 자기 스스로에 대

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자아정체감 등과 연관

되어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자아인식의 하위요인으로 자아

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① self-esteem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의미하며, 자기개념의 하위개념으로 본 논문에서 조사항목

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의 1번, 2번, 5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② ego-resiliency

자아탄력성이란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 을 때 긍정적으로 적

응하고 스트레스와 내면적인 불안감, 긴장등에 대해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Block & Kreman (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보완한 유

성경, 심혜원(2002)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아탄력성의 모든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13].

③ career-identity

진로정체감이란 흥미부족 요인이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시기에 자신의 흥미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로발달과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진로정체감의 조사항목은 공인규(2008)의 척

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4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되었다. 진로정체감의 모든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human right recognition

인권의식이란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 인권을 지키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

한 조사항목은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Ⅳ (김경준 외, 

2014)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인권의식의 1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right guarantee of children’s center

센터에서의 권리보장이란 이용아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

권, 참여권을 보장받고 어떤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호함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조사 항목은 한

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Ⅳ(김경준 외, 2014) 문항을 활용하

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의 모든 문항은 역코딩 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센

터에서의 권리보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14].

(4) center teacher’s satisfaction

본 연구의 센터 교사 만족도 척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연구팀(2017a; 2017b; 2017c)이 개발한 5문항으로 이루

어졌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센터 교사 만족도의 

모든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센터

의 교사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facility/environment satisfaction

본 연구의 시설 환경 만족도 척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연구팀(2017a; 2017b; 2017c)이 개발한 5문항으로 이루

어졌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시설/환경 만족도의 

모든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센터

의 시설 및 환경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echniques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의 제4차 조사(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

였다. 본 조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8월까

지 약 두 달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438명이 최종적으로 응답하였

다.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특성인 자아인식, 인권의식,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및 이용만족도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인식, 인권의식,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및 이용 만

족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인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에서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및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Ⅳ. Analytical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Sample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1>와 같다. 전체 응답

자는 438명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 222명(50.7%), ‘여

자’ 216명(49.3%)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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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222 50.7 

female 216 49.3 

center location

capital area 148 33.8 

Chungchung & Gangwon area 78 17.8 

Gyongsang Area 106 24.2 

Cholla & Jeju Area 106 24.2 

g u a r d i a n 

cohabi tat ion 

type

Living with parent 275 62.8 

Living with only father 70 16.0 

Living with only mother 71 16.2 

Living with grand parent and 

relatives
22 5.0 

f a m i l y 

economic level

1-very very poor 65 14.8 

2-very poor 78 17.8 

3-poor 72 16.4 

4-average 192 43.8 

5-5 25 5.7 

6-6 4 0.9 

7-very rich 2 0.5 

Mean±SD 3.12±1.26점
total 

438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2. Distribution of Self-Perception, Human right

Recognition, Right Guarantee of Center and

Use Satisfaction

자아인식, 인권의식,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및 이용만족도의 

분포는 다음 <표2>와 같다. 자아인식을 하위요인으로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자아존중감이 3.15점(SD=0.5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아탄력성 2.98점(SD=0.49), 진로정체감 2.91점

(SD=0.60) 순으로 모두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

은 평균 3.19점(SD=0.49)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의 권리보장은 평균 4.19점(SD=0.72), 센터 교사 

만족도는 평균 4.14점(SD=0.73), 시설/환경 만족도는 평균 4.30점

(SD=0.66)으로 모두 보통수준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category Mean±SD Min Max Range

self-pe

rceptio

n

self-esteem 3.15±0.52 1.17 4.00 1∼4

self-resiliency 2.98±0.49 1.50 4.00 1∼4

career identity 2.91±0.60 1.00 4.00 1∼4

human right recognition 3.19±0.49 1.43 4.00 1∼4

right guarantee of center 4.19±0.72 2.00 5.00 1∼5

u s e 

satisfa

ction

t e a c h e r ’ s 

satisfaction
4.14±0.73 1.00 5.00 1∼5

facility/environm

ent satisfaction 
4.30±0.66 1.40 5.00 1∼5

Table 2. Distribution of Self-Perception, Human right 

Recognition, Right Guarantee of Center and Use Satisfaction

3. Correlation among Self-Perception, Human right

Recognition, Right Guarantee of Center and Use

Satisfaction

자아인식, 인권의식,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및 이용 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다음 <표3>와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인식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 간 상관

계수는 0.410으로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인권의식 간 상관계수는 0.310, 진로

정체감과 인권의식 간 상관계수는 0.290으로 모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권의식과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간 상관계수는 0.119, 인권의식과 센터 

교사 만족도 간 상관계수는 0.152, 인권의식과 시설/환경 만족

도 간 상관계수는 0.157로 모두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자아인식과 조절변수인 센터에서의 권리보

장 및 이용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고, 모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tegory

self-perception

human 

r i g h t 

r ecog

nition

r i g h t 

guarant

ee of 

center

u s e 

satisfaction

self-e

steem

self-re

silienc

y

career 

identit

y

teach

e r ’ s 

satisf

act io

n

facilit

y/envi

ronm

e n t 

satisf

act io

n

se lf-per

ception

self-esteem 1

self-resiliency 0.554** 1

career identity 0.386** 0.487** 1

human right recognition 0.410** 0.310** 0.290** 1

right guarantee of center 0.249** 0.248** 0.243** 0.119* 1

u s e 

satisfact

ion

t e a c h e r ’ s 

satisfaction
0.268** 0.325** 0.278** 0.152** 0.582** 1

facility /environm

ent satisfaction 
0.239** 0.258** 0.237** 0.157** 0.604** 0.705** 1

* p<0.05, **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Perception, Human right 

Recognition, Right Guarantee of Center and Use Satisfaction

4. Moderation Effects of Us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자아인식과 인권의식 간 관계에서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및 

이용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 일반적 특성인 성별, 센터 소재지, 보

호자 동거형태, 가정 경제 수준을 포함하였고, 이 때 성별, 센터 

소재지, 보호자 동거형태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1) moderation effects of human right guarante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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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인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에 대한 조절효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자아인식을 포함하는 모형 1을 살펴보면 모형 설명력은 

24.4%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센터 소재지 경상권

인 경우,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절변수인 센터에서의 권리보장을 추가한 모형 설명력은 

24.4%로, 조절변수가 추가되어도 모형 설명력은 유의하게 증

가하지 않았다. 또한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센터 소재지 경상

권인 경우,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모형 설명력은 25.7%로,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어도 모형 설명력은 유

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센터 소

재지 경상권인 경우,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과 센

터에서의 권리보장 간 상호작용항은 인권의식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3.065 　 27.897** 3.065 　 27.863** 3.047 0.000 27.692**

male 0.126 0.129 2.987** 0.126 0.129 2.984** 0.134 0.138 3.184**

center location

capital area 0.002 0.001 0.028 0.002 0.002 0.029 0.005 0.005 0.086 

Chungchung & 

Gangwon area
0.069 0.054 1.067 0.069 0.054 1.065 0.064 0.051 1.002 

Gyongsang 

Area
-0.183 -0.161 -3.036** -0.183 -0.161 -3.032** -0.156 -0.138 -2.556*

cohabitation 

type

Living with 

parent
0.095 0.095 0.956 0.095 0.095 0.955 0.082 0.082 0.823 

Living with only 

father
0.077 0.058 0.713 0.077 0.058 0.712 0.061 0.046 0.565 

Living with only 

mother
0.131 0.099 1.232 0.131 0.099 1.231 0.124 0.094 1.177 

family 

economic level
0.000 0.000 0.008 0.000 0.000 0.008 0.002 0.004 0.089 

self-esteem(A

1)
0.276 0.297 5.591** 0.275 0.297 5.542** 0.284 0.306 5.719**

self-resiliency(

A2)
0.073 0.074 1.350 0.073 0.074 1.341 0.073 0.074 1.346 

career 

identity(A3)
0.096 0.119 2.401* 0.096 0.119 2.374* 0.086 0.106 2.104*

right guarantee 

of center(B)
　 0.001 0.002 0.036 0.008 0.011 0.256 

(A1) × (B) 　 　 0.137 0.111 2.238*

(A2) × (B) 　 　 0.020 0.015 0.275 

(A3) × (B) 　 　 　 　 　 　 -0.003 -0.003 -0.055 

F 12.472** 11.406** 9.716**

R² 0.244 0.244 0.257 

∆R² 　 0.000 0.013 

Durbin-Watson 　 　 1.976 

* p<0.05, ** p<0.01

Table 4. moderation effects of human right guarante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인권의식은 남자(B=0.134)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B=0.284)이 증가할수록 인권의식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센터에서의 권리보장(B=0.137)은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B=0.086)이 높아질수록 인권의식도 높아졌

으나 센터에서의 권리보장에 대한 조절효과는 없었다.

(2) moderation effects of teacher’s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자아인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센터 교사 만족도

에 대한 조절효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

성과 독립변수인 자아인식을 포함하는 모형 1을 살펴보면 모형 

설명력은 24.4%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센터 교사 만족도를 

추가한 모형 설명력은 24.4%로, 조절변수가 추가되어도 모형 

설명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유의수준 5%에서 성

별, 센터 소재지가 경상권인 경우,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3.065 　 27.897** 3.066 　 27.868** 3.050 0.000 27.429**

male 0.126 0.129 2.987** 0.124 0.128 2.949** 0.133 0.137 3.127**

center location

capital area 0.002 0.001 0.028 0.003 0.003 0.051 0.010 0.010 0.179 

Chungchung & 

Gangwon area
0.069 0.054 1.067 0.070 0.055 1.081 0.069 0.054 1.062 

Gyongsang Area -0.183 -0.161 -3.036** -0.184 -0.162 -3.053** -0.166 -0.146 -2.687**

Living with parent 0.095 0.095 0.956 0.094 0.093 0.936 0.104 0.103 1.038 

Living with only 

father
0.077 0.058 0.713 0.074 0.056 0.690 0.084 0.063 0.775 

Living with only 

mother
0.131 0.099 1.232 0.130 0.098 1.220 0.134 0.102 1.265 

family economic 

level
0.000 0.000 0.008 0.000 0.001 0.014 -0.003 -0.008 -0.157 

self-esteem(A1) 0.276 0.297 5.591** 0.273 0.294 5.499** 0.266 0.287 5.356**

self-resiliency(A2) 0.073 0.074 1.350 0.069 0.070 1.258 0.067 0.068 1.215 

career identity(A3) 0.096 0.119 2.401* 0.094 0.116 2.325* 0.092 0.114 2.256*

right guarantee of 

center(B)
　 0.013 0.020 0.437 0.014 0.021 0.458 

(A1) × (B) 　 　 0.131 0.101 2.013*

(A2) × (B) 　 　 -0.094 -0.071 -1.337 

(A3) × (B) 　 　 　 　 　 　 0.038 0.032 0.648 

F 12.472** 11.427** 9.496**

R² 0.244 0.244 0.252 

∆R² 　 0.000 0.008 

Durbin-Watson 　 　 1.980 

* p<0.05, ** p<0.01

Table 5. moderation effects of teacher’s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인권의식은 남자(B=0.133)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B=0.266)이 증가할수록 인권의식도 증가하는 경

향이 있는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 센터 교사 만족도(B=0.131)

는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B=0.092)이 높아질수록 인권의식

도 높아졌으나 센터 교사 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는 없었다.

(3) moderation effects of facility/environment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self 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자아인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설/환경 만족도

에 대한 조절효과는 다음 <표6>과 같다. 조절변수인 시설/환경 

만족도를 추가한 모형 설명력은 24.6%로, 조절변수가 추가되

어도 모형 설명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조절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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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모형 설명력은 25.0%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어도 모형 설명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

았다. 또한 유의수준 5%에서 성별, 센터 소재지 경상권인 경우,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은 인권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의식은 남자(B=0.126)

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B=0.263)과 진로

정체감(B=0.093)이 증가할수록 인권의식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시설/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절

효과는 없었다.

CATEGORY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3.065 　 27.897** 3.067 　 27.925** 3.052 0.000 27.599**

male 0.126 0.129 2.987** 0.124 0.127 2.945** 0.126 0.130 2.989**

center location

capital area 0.002 0.001 0.028 0.005 0.004 0.083 0.014 0.014 0.258 

Chungchung & 

Gangwon area
0.069 0.054 1.067 0.069 0.054 1.069 0.076 0.060 1.169 

Gyongsang Area -0.183 -0.161 -3.036** -0.187 -0.165 -3.106** -0.174 -0.154 -2.852**

Living with parent 0.095 0.095 0.956 0.089 0.089 0.891 0.093 0.093 0.933 

Living with only 

father
0.077 0.058 0.713 0.071 0.053 0.656 0.079 0.060 0.732 

Living with only 

mother
0.131 0.099 1.232 0.128 0.097 1.208 0.127 0.097 1.201 

family economic 

level
0.000 0.000 0.008 0.001 0.003 0.067 0.001 0.001 0.029 

self-esteem(A1) 0.276 0.297 5.591** 0.269 0.290 5.415** 0.263 0.284 5.234**

self-resiliency(A2) 0.073 0.074 1.350 0.067 0.068 1.233 0.061 0.062 1.117 

career identity(A3) 0.096 0.119 2.401* 0.091 0.112 2.261* 0.093 0.115 2.278*

facility/environmen

t satisfaction(B)
　 0.037 0.051 1.134 0.039 0.054 1.179 

(A1) × (B) 　 　 0.088 0.060 1.158 

(A2) × (B) 　 　 -0.095 -0.066 -1.238 

(A3) × (B) 　 　 　 　 　 　 0.054 0.044 0.922 

F 12.472** 11.547** 9.402**

R² 0.244 0.246 0.250 

∆R² 　 0.002 0.005 

Durbin-Watson 　 　 1.966 

* p<0.05, ** p<0.01

Table 6. moderation effects of facility/environment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self perception and human rioght recognition

V. Conclusion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자아인

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및 이용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로는 아동청소년의 개

인적 특성변수가 인권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자아인식 또한 인권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센터에서의 권리보장 및 인권의식 역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센터에서의 아동 인권보장은 자아인식 과  인

권의식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 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생활 정도는 대체로 중하

위 등급이며, 이들의 자아인식 수준은 높았다. 그러나 이들 영

역 간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이 방과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센터의 서비스내용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종합적으로 시설이용 아동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체계

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아동 청소년의 자아인식이 선행되어 이들이 주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만족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본 설

문조사를 통해 확인 하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에서의 권리

보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의 활

동 영역과 범위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또 하나의 ‘가정’인 만큼 센터 종사자는 부

모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안전을 해치는 각종 상황

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장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욕구에 따른 권리보장문제

에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

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지원체계

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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