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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어머니-자녀 계에서의

기본 심리 욕구만족 척도 개발 타당화

정 교 신 희 천†

아주 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 바탕을 두고 아동용 어머니-자녀 계에서의 기본 심리 욕

구만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문헌조사 아동들을 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문항제작을 한 자료수집과정을 거쳤고, 아동상담 놀이치료 문가와 자

기결정이론 문가들의 자문 평정을 통해 47문항의 비문항을 제작하여, 이를 등학교

3,4학년의 아동들에게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결과 연구자의 가설과 같이 자율성, 유능

성, 계성의 세 가지 요인구조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고 최종 14문항이 확정되었다. 이

게 확정된 14문항으로 등학교 3학년이상의 아동들을 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 고,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가지 요인구조를 확인하 다. 한 수렴타당도 검증을 해 애착척

도, 자기효능감척도, 자기결정행동척도와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상 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다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 고, 그 결과 거 련타당도 변별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척도의 제한 활용가능성을 논의하 다.

주요어 :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 개발, 자율성, 유능성, 계성, 어머니-자녀 계,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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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연세 사회발

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국 등학교 4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437명을 상

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2010 한국 어린이․청

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질

문에 53.9%만 ‘그 다’고 응답해 경제 력개발

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 권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5월5일자). 이는 빠른 속도

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응하기 해 지나

치게 경쟁 이고 성취지향 인 우리 삶의 실

상을 반 해주고 있다. 이러한 실은 성인뿐

만 아니라, 그 연령 가 낮아져서 등

학생들은 물론 유아들에까지 그 범 가 넓

진지 오래다. 우리나라 부분의 등학생

들은 미래의 경쟁사회를 비하기 해 일찍

부터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한 선행학습에 몰

두하는 경향이 높고, 학교 수업 외에 수많은

특기 성교육과 방과 후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어, 자신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 부모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인 시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등학생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의 기 압

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

학생들의 부모-자녀 계에서의 만족감과

반 인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근래 들어 정심리학에 한 심이 증가

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안녕

(well-being)에 기여하는가에 한 객 인 측

면에서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녕(well-being)에 한 연구는 두 가지

통으로 구별된다(Ryan & Deci, 2002a). 하나

는 ‘안녕’을 쾌락 인 즐거움의 에서 정

의한 ‘주 인 안녕(Kahneman, Diener, &

Schwartz, 1999)’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론 안

녕에 을 두고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의 실

성장의 에서 정의한 ‘심리 안녕

(Ryff & Singer, 1998)’이다. 심리 안녕이란 개

인이 지니고 있는 정 인 기능의 다차원

인 틀로서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삶의 목 ,

정 인 계, 환경에 한 지배력 자

율성을 포함한 폭넓은 안녕감을 일컫는다(Ryff

& Keyes, 1995). 자기결정이론에서는 후자의 행

복론 개념의 ‘심리 안녕’을 사용하여 심리

욕구만족과 안녕 사이의 련성을 반복해

서 검증해오면서(Sheldon, Ryan, & Reis, 1996;

V. Kasser & Ryan, 1999; Barrd, Deci, & Ryan,

2000; Ilardi, Leone, Kasser, & Ryan, 1993), 최근

에 ‘심리 안녕’에 한 가장 설득력있는 이

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아 , 이명희,

혜원, 이다솜, 임인혜, 2007).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인본

주의 심리학, 정신분석학, 애착이론 등의 향

을 받았으며, 최근 30년 동안 인지 평가이

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유기체 통합이

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인과 지향성이

론(causality orientation theory), 기본 욕구이론

(basic needs theory)으로 발 되어 왔다(Ryan &

Deci, 2000).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성장을

향한 능동 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

에 본성 으로 발달은 조직화, 통합, 성장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발달에 우호 인

사회 환경이 제공되면 발 되고 그 지 않

으면 발달은 부정 이고 수동 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병리 인 상

들을 정상 인 통합과정이 방해를 받은 결과

로 일어난 것으로 본다(Ry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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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이론의 네 가지 하 이론 에서

기본 욕구이론은 욕구만족과 정신건강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룬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Deci

와 Ryan(2000)은 지속 인 심리 성장, 통합감

안녕감에 핵심 인 기본 심리 욕구를 제

안하 다. 이들은 모든 생물에게 유기체의 신

체구조를 생존시키고 재생산하는데 으

로 필요한 물질이 있는 것처럼, 기본 심리

욕구가 인간의 삶에 필수 인 요소라고 주장

하 다(Sheldon & Niemiec, 2006). 기본 심리

욕구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욕구로 이루어졌

다. 이 세 가지 기본 욕구들이 충족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부모 혹은 교

사와 같은 사회화 행자가 해주는 문화

규범을 잘 수용하여 친사회 으로 건강하게

자라지만, 기본 욕구가 좌 된 채 성장한

사람들은 정신 으로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한

다(이민희, 2007).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Niemiec,

Lynch, Vansteenkiste, Bernstein, Deci, & Ryan,

2006, Niemiec & Ryan, 2009; Reinboth, Duda, &

Ntoumanis, 2004; Veronneau, Koestner & Abela,

2005)과 학생 성인(Hahn & Oishi, 2006;

Meyer, Enstrom, Harstveit, Bowles, & Beevers,

2007; 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Standage, Duda, & Pensgaard, 2005; Vansteenkiste,

Lens, Soenens, & Luyckx, 2006)을 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동서양 학생들을 비교한 몇몇

연구(Hahn & Oishi, 2006; Sheldon, Elliot, Kim,

& Kasser, 200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인종을 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들과(문은식, 2007; 안도희, 박귀화, 정

재우, 2008;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학생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김덕진, 양

명환, 2006; 한소 , 신희천, 2009)에서 세가지

기본 심리 욕구와 안녕감 사이의 계를 보

여주었다. 그밖에 청소년 학생들을 상

으로 하여 기본 심리 욕구만족과 진로결정,

학업동기 학업성취도 등과의 계를 보여

연구들(김은 , 2007; 김주환, 김은주, 홍세

희, 2006; 이민희, 2007)도 있다.

여기서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심리 욕

구 에서 핵심 인 요소인 자율성(autonomy)

이란, 심지어 외부 자원에 의한 향이 있

을 때조차도 흥미와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근

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 해 나가는 것을 뜻

하는 것으로(Deci & Ryan, 2000), 자신이 행동

의 주체이고 조 자라는 신념을 말한다. 자율

성이 외부의 향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인 독

립성(independence)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지

만, 의존성과 립되는 개념이 아니다(Ryan &

Deci, 2002b). 자기결정이론의 에서 보는

자율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구받거나 강

요된 행동과 가치도 자율 으로 선택 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의 지지와 안내에 기꺼이 의존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Soenes,

Vansteenkiste, Lens, Luychkx, Goossens, Beyers &

Ryan, 2007). Reeve(2005)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자율성 욕구

가 내재 동기증진과 정 인 감정 상태와

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능성(competence)

이란, 사회 환경과 지속 으로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연마하고 표출하

는 기회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하

는 느낌을 일컫는데, 이는 활동을 통해 자신

이 지닌 기술과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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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지속 인 시도와 최 의 상황에

서 도 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

서 유능성은 습득된 기술 혹은 능력이라기보

다는 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과 효율성

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Deci & Ryan,

2002a). 한 유능성 욕구의 지지는 동기의 내

재화를 진하고 외 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자기조 을 진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Ryan & Deci, 2002b). 마지막으로 계성

(relatedness)은 지역사회 공동체에 한 소속

감으로 타인을 보살피며 자신 는 타인에 의

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감정을 의미한

다(Deci & Ryan, 2002a). 한편 유능성과 자율성

에 한 욕구가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과제에

서 내재동기와 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계성은 자율성이나 유능성보다는 내재동기

를 결정하는데 덜 직 인 향을 미치지만

내재동기를 유지시키는 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Ryan & Deci, 2002b). 한 그동안

부분의 실증연구들에서도 자율성, 유능감과

계성은 독립 으로 취 되었다. Ryan과

Deci(2007)은 세 가지 요인이 항상 같이 움직

여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하지 않으며, 이들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선행하는 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안하 다. 상황

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기본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기 보다는 하나의 욕구가 다른 욕구의

충족을 앞서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욕구의

충족이 다른 욕구의 충족을 능가할 수도

있음을 지 한 것이다(김아 등, 2007).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사회 환경에서 이 세

가지 욕구가 모두 고르게 충족된 사람은 건

강한 기능을 발휘하지만(Sheldon & Niemiec,

2006), 욕구를 방해받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간의 성장과 안녕에 문제를 일으키며, 궁극

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인지구조에도 악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Deci & Ryan, 2000,

2002a). 한 성장과정에서 기본 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사람은 외재 욕구보다는 내

재 동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성장한

이후의 삶에서도 사람들과의 유 감을 시하

고, 자율 으로 행동하고 정 이며, 성장과

자기실 , 주 행복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Reeve, 2005). 이 외에도 기본 욕구가

충족된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주의집 력,

참여도, 지속성, 흥미, 행복감, 열정, 안정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Grolnick & Apostoleris, 2004).

다시 말해, 개인이 학습, 성장, 건강한 발달을

경험하고 심리 안녕을 지각하느냐는 개인의

환경이 세 가지 심리 욕구를 표출하고 충족

시키는 것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좌 시키느냐

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Reeve, 2005).

자기결정이론은 개인의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을 해서 사회 맥락에서의 역할이

요하다고 주장하 는데, 특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지지받았을 때

내재 인 동기부여와 내면화가 진되고 최상

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Ryan &

Deci, 2000a). Ryan(2005)은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강조

하 다. 이 개념은 자율성뿐만 아니라 계성

과 유능성 욕구의 충족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자율성의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개인의

안녕이나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엔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병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기본 심리

욕구와 더불어 유의미한 타인의 지지는 인

간의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리

안녕에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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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령층을 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된 바 있다. 구체 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는 자녀의 기본 심리 욕구만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청소년 학생들을

상으로 한 몇몇 연구(Gagne, 2003; Ratelle,

Larose, Guay, & Senecal, 2005; Vierling, Standage,

& Treasure, 2007)에서 보고되었다. 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심리 안녕의 증진에

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 ․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몇몇 연구(Niemiec,

Lynch, Vansteenkiste, Bernstein, Deci, & Ryan,

2006; Veronneau, Koestner & Abela, 2005)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 교사, 친구 등 친 한

상의 자율성 지지와 이에 따른 학생의 심리

욕구만족은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심리사

회 기능(Soenes, Vansteenkiste, Lens, Luychkx,

Goossens, Beyers, & Ryan, 2007), 학업에 한

동기와 안녕(Chirkov & Ryan, 2001)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을

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안도희, 박귀화, 정

재우, 2008)의 결과에서도 부모, 교사 친구

의 자율성지지가 기본 심리 욕구와 심리

안녕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La Guardia, Ryan, Couchman와 Deci

(2000)는 친 한 계에서의 세 가지 욕구를

애착과 련된 것으로 보았다. 민감한 양육자

는 자녀의 욕구, 신호, 행동의 주도에 시기

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며, 이러한 반응은

결국 안정 인 애착을 형성하게 만든다. 애착

에서 민감성, 반응성이라는 개념은 자율성, 유

능성, 계성 등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와

련된다. 즉 민감한 양육자는 자녀의 자율성,

유능성, 계성 욕구만족의 경험을 진시키

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Ryan(2005)역시 기본 심리 욕구와 애착을 연

결지어 설명하 는데,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

육자는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 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자율성을

발 시키고, 안정 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기

여한다고 하 다. 즉 이들에 따르면, 기본 심

리 욕구만족이 애착형성의 선행조건이며,

안정 인 애착형성은 세 가지 기본 욕구들을

지지하고 충족시키는 양육환경이 지속 으로

제공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 심리 욕

구의 충족이 개인의 안녕에 큰 기여를 하며,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그 개인을

둘러싼 부모나 교사, 친구 직장동료 등 사

회 환경의 역할이 얼마나 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아동기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 하고 요한 향력을 가

지고 있는 어머니와의 계에서의 욕구만족이

상당히 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심리 안녕과 기본 욕구 유의

미한 타인의 자율성지지 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상 으로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국내에서

는 거의 무한 실정인데, 이는 아동을 상

으로 연구하기에 당한 도구가 제작되어 있

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 는 청소년의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이미 국내외에 많이 개발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La Guardia, Ryan,

Couchman와 Deci(2000)이 연인, 가까운 친구,

부모와의 계 내에서 욕구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 다. 다만 문항수가 어

한 구성개념의 스펙트럼을 충분히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이 있다(한소 , 신희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758 -

2009). 국내에서는 이명희(2008)가 개발한 기본

심리 욕구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일반 ”

기본 심리욕구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한

개인이 삶 반에서 느끼는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은 측정할 수 있으나 특정한 사회 맥락

이나 특정한 주요타인과의 계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은 측정불가능

하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비해 이민희(2007)

는 La Guardia등이 개발한 척도를 토 로 원래

의 척도를 번안하고 다른 문항들을 추가하여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친구들로부터의 욕구

만족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한

바 있다. 한 최근 한소 과 신희천(2009)은

부모-자녀 계에서의 심리 욕구만족척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 다. 하지만, 이들 척도들

은 아동을 상으로 하여 기본 심리 욕구만

족을 측정하는데 합하지 않다. 이명희(2008)

와 이민희(2007)는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한소 과 신희천(2009)은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에서, 등학생들에게 그 로

사용하기에는 부 하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한다면 추후 아동

상의 연구들도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특히 아동기

자녀와 가장 친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고 있는 동시에 가장 요한 타인이 어머니라

는 에서 볼 때, 어머니와의 계에서 느끼

는 아동의 심리 욕구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여러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

로 단된다. 아동기 기 때 형성된 어머니

와의 계가 이후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의

인 계의 바탕이 됨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

로부터의 욕구만족을 살펴보는 것은 한 사람

의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큰 도

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계에

서 기본 심리 욕구가 얼마나 지지되고 충족

되고 있는지 아동이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

으로써, 자녀의 기본 심리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는 양육 환경인지 살펴볼 수 있다면 양

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녀가 심리 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교육 함의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상으로 실

시할 수 있는 기본 심리 욕구 만족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의 심

리 욕구를 지지하거나 좌 시키는 양육환경

을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큰 향력을 지니

고 있는 동시에 아동기의 주된 양육자가 부

분 어머니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계라는 사회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 기존에 나와 있는 국내의 아동용 척도들이

등학교 5-6학년 아동만을 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제한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들(Harter, 1982, 1983; Huebner,

1991a, 1994; Waters, Salmon, Wake, Wright, &

Hesketh, 2001; Ratt, Bonsel, Essink-Bot, Landgraf,

& Gemke, 2002)에 의해 자기보고가 가능한 연

령으로 인정되는 등학교 3-4학년 아동들을

포함시켜 척도사용의 연령범 를 보다 넓히고

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용 어머니-자녀 계에서의 기본

심리 욕구만족척도가 자기결정이론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이 3요인구조로 이루어졌는가?

둘째, 아동용 어머니-자녀 계에서의 기본

심리 욕구만족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아동용 어머니-자녀 계에서의 기본

심리 욕구만족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정교 ․신희천 / 아동용 어머니-자녀 계에서의 기본 심리 욕구만족 척도 개발 타당화

- 759 -

방 법

연구 상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

하기 해 경기도 소재 등학교를 다니는 3,

4학년에 재학 인 8명을 상으로 문항개발

인터뷰를 실시하 고, 경기도 소재 10개 등

학교를 다니는 3∼6학년생 663명을 상으로

총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차

1차 비연구 차(문항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비 문

항을 구성하 다. 우선 자기결정이론에 련

한 문헌과 La Guardia, Ryan, Couchman와 Deci

(2000)가 개발한 기본 심리 욕구만족척도의

문항들과 한소 과 신희천(2009)이 개발한 부

모-자녀 계 기본 심리 욕구만족척도의 문

항을 토 로 상담 공 석사과정 학원생 3명

과 토의하여 42개 문항의 아동용 비문항을

만들었다. 문항에 한 아동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해 놀이치료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아동상담 문가 2인에게 자문을 받아 문

항들을 수정하 으나, 자문결과 반 으로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아동에게 합한 어휘선정을 해 인터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아동에게 합한

문항제작을 해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등학교 3, 4학년생 각각 4명씩 총8명(남: 5

명, 여: 3명)을 상으로 20-30분 동안 일 일

인터뷰를 하 다. 개방형 질문으로 ‘ 희’등과

같은 가상의 등학생이 경험한 내용을 시

로 들면서 “ 희는 힘들 때 엄마가 로해주

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때, 엄마랑 사이가

좋다고 느낀 . 는 어떨 때 그런 것 같니?”

는 “철수는 집에서 엄마일을 도와드렸을 때

뭔가 뿌듯하고 잘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든 .

는 어떨 때 그런 것 같니?” 혹은 “지 이는

엄마와 옷을 사러 갔는데 엄마와 생각이 다르

더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옷을 사기로 결정

했 . 그럴 때 지 이는 자기가 원하는 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고 만족스럽

다고 느낀 . 는 어떨 때 그런 것 같니?”등

으로 시작하 다. 질문의 큰 틀은 유지하되

비한 질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

야기하도록 진행하 다. 인터뷰한 내용은 모

두 녹음하 고, 연구자와 3명의 석사과정

학원생들이 함께 녹취한 내용을 분석 토의

를 거쳐 85개의 문항들을 만들었다. 문헌조사

기존의 척도를 토 로 제작된 42개의 문항

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85개의

문항을 합쳐 총 127개의 비문항을 구성하

다. 이 게 구성된 문항들을 놀이치료 문가

혹은 아동 련 공 박사과정 학원생 21명

을 상으로 아동이 이해하기에 합한지에

한 평정을 실시하여 5 척도 상에서 3.7이

상의 100개의 문항들을 추출하 고, 이를 다

시 자기결정이론 문가 3명에게 세 가지 하

구성개념( 계성, 자율성, 유능성)에 합한

문항인지 평정을 실시하여 3.5이상의 평 을

얻은 문항들을 추출하 다. 이상의 과정을 통

해 총 47개의 비문항이 선정되었다.

2차 비연구 차

2차 비연구에서는 1차 비연구를 통해

얻은 47개의 비문항들을 가지고 경기도 내

4개 등학교 3, 4학년 총 315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315명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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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286명이 작

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하 다. 남학생이

150명, 여학생은 136명이었으며, 3학년이 133

명, 4학년이 153명으로 구성된 자료는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만

족척도의 최종 문항들을 선별해내기 해 사

용되었다.

본 연구 차

2차 비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종 확정된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만족 척도 14문항과

자기결정행동척도, 자기 효능감, 부모 애착 척

도, 아동용 다면 생활만족 척도를 2차 비

연구의 표본과는 별도로 경기도내 6개 등학

교에 다니고 있는 3∼6학년 학생 348명을 표

집하여 실시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35명

을 제외한 31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 다. 성별분포는 남자 142명, 여자 171명이

었으며,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3학년 108명, 4

학년 82명, 5학년 89명, 6학년 33명, 무응답 1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a계

수를 산출하고,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한 개발척도의 수렴타당도 검

증을 해 상 분석을 실시하 고, 변별

거 련 타당도 검증을 해 단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통계분석은 SPSS 15.0 로

그램과 AMOS 7.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연구도구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

아동들이 어머니와의 계에서 경험하는 기

본 심리 욕구의 만족을 측정하기 해 아동

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를 개발하 다.

1차 비연구에서 밝힌 문항개발과정을 거쳐

47개의 비문항들을 구성하 으며, 이를

상으로 구성개념 타당도, 수렴 타당도, 거

련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14

문항의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를

구성하 다. 본 척도는 어머니와의 계에서

계성, 유능성, 자율성 3가지 기본 심리 욕

구를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측

정하는 것으로 계성 5문항, 유능성 5문항,

자율성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응답형태는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유

사한 정도를 Likert식 4 척도(4 : ‘아주 그

다’ ∼ 1 : ‘ 그 지 않다’) 상에서 평정

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는 실시하는 상

이 아동이라는 을 감안하고 결정한 것이다.

부정형으로 기술된 1개의 문항만 역채 을 하

고, 나머지 모든 문항은 별도의 역산과정

없이 척도 체 혹은 각 하 요인 별로 평균

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만족 척도의 체

신뢰도 계수가 .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 요인 별로는 계성 .77, 유능성 .79, 자율

성 .75이었다.

자기 결정 행동 척도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하 요인인

자율성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자기

결정 행동 척도를 사용하 다. 자기 결정 행

동 척도는 谷島, 新井, 松尾, 天貝, 佐藤, 崔

(1996)가 제작한 13문항을 최경희와 新井(2003)

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총 13문항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아동이 해야 할 행동에 해서

1 (‘항상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에서 4

(‘항상 스스로 결정한다’)까지의 Likert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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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수가 높

을수록 아동이 행동함에 있어 자기결정을 많

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경희와 新井

(2003)이 측정한 자기결정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

결정 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자기 효능감 척도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하 요인인

유능성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아동

용 자기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 다. 자기 효

능감 척도는 개인의 일반 인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차정은(1997)의 것을 김아

(1997)이 수정한 일반 자기 효능감 척도를

한혜진(2002)이 등학생에게 알맞은 표 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일반 자기 효능감

은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의 세 가지 하 요인을 포함하는 24개 문항으

로 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1 (‘매우 아니다’)

에서 5 (‘매우 그 다’)의 Likert식 5 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혜진(2002)이 측정한

자기효능감척도 체의 신뢰도 계수는 .80이

었으며, 각 하 요인 별로는 자신감 .78, 자기

조 효능감 .83, 과제난이도는 .70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먼 각 하 요인 별로 자신감 .79, 자기조

효능감 .86, 과제 난이도 .74로 나타났으며, 자

기 효능감 척도 체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 척도(IPPA-R)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하 요인인

계성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아동

용 부모 애착 척도를 사용하 다. 부모 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

모 래 애착척도(IPPA-R)를 옥정(1998)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다시 김선희(2006)가 부모

용만을 채택하여 학령 기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와의 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

이 있기 때문에 부모 애착 척도 역시 어머

니에 한 애착 문항만 사용하 다. 모두 25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호신뢰, 의사소

통의 질, 소외의 3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모든 문항은 ‘결코 그 지 않다’(1 )

에서 ‘항상 그 다’(5 )의 Likert식 5 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

으로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김선희(2006)가

측정한 부모애착척도의 체 신뢰도계수는 .90

이었으며, 하 요인 별로는 신뢰감 .87, 의사

소통 .78, 소외감 .75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신뢰도를 살펴보면, 각 하 요인 별로 의

사소통 .89, 신뢰감 .77, 소외감 .68로 나타났으

며, 척도 체로는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 생활만족 척도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거 련 타

당도를 검증하기 해 다면 생활 만족 척도

를 사용하 다. 아동용 다면 생활만족 척도

는 Huebner(1994)가 개발한 척도의 체제와

역구성을 기 로 하여, 이정미와 이양희(2005)

가 개발한 것으로 가족, 친구, 학교, 자아, 환

경의 다섯 역에 한 아동의 주 인 지각

을 묻는 3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

서는 환경 역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28문항만을 사용하 다. 각 문항에

해 아동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따라 ‘

그 지 않다’, ‘ 체로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조 그 다’, ‘ 체로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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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 다’ 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6 척

도 응답방식이다. 문항 체 신뢰도 계수는 .84

이며, 각 하 요인 별로 보면 친구만족 .80,

학교 .82, 가족 .79, 환경 .79, 자아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

면, 각 하 요인 별로 친구 .87,학교 .86, 가족

.82, 자아 .77로 나타났으며, 척도 체로는 .92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비척도의 문항구성

앞서 1차 비연구 차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47개의 비척도 문항을 가지고

경기지역 내 등학교를 방문하여 315명을

상으로 비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비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 통계

치와 문항-문항 간 상 , 그리고 문항-총 간

문항내용
1요인

(유능성)

2요인

( 계성)

3요인

(자율성)

27 엄마는 내가 잘 할 거라고 믿어주신다 .801 .092 -.155

37 엄마 앞에서는 내가 자랑스럽다 .757 -.033 .091

35 엄마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주신다 .752 -.054 .028

39 엄마와 있으면 무엇을 하든 앞으로도 잘 해낼 것 같다 .721 -.023 .123

34 엄마와 있으면 무엇이든 잘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713 .017 .035

1 엄마는 나를 좋아한다. -.016 .819 -.017

15 엄마는 나를 아껴주신다 -.024 .790 .061

5 엄마와 같이 있을때 기분이 좋다 .026 .711 -.010

36 나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 -.003 .705 -.019

44 나는 엄마랑 친하다 .027 .678 .045

20 나는 엄마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008 -.027 .832

23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엄마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020 -.042 .822

11 엄마 생각이랑 내 생각이 달라도,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059 .050 .520

9 엄마와 있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043 .158 .455

고유값(eigen value) 5.607 2.066 1.343

설명 분산(%) 36.947 11.750 6.474

설명 분산(%) 55.170

하 요인별 신뢰도 계수 .877 .853 .772

체 신뢰도 계수 .882

표 1. 최종 14문항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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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을 검토하고,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개발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확인해보고

자 하 다. 자기결정이론에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3요인 구조를 제안하고 있고, 본 연

구에서도 3가지 구성개념으로 척도를 제작하

으므로, 요인 수를 3요인으로 고정하고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방식은

주축 요인 분석을 사용하 으며, 요인의 회

방식은 세 가지 하 요인 간 상 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사교회 의 일종인 Direct-Oblimin 방

식을 사용하 다. 먼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합한지를 확인하기 해 Kaiser

-Meyer-Olkin의 표본 성 측정 지수(KMO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확인한

결과, KMO 지수는 .9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 = 5575.08(df =1081), p<.001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진행하는데 합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척

도에 포함될 문항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

다. 우선 요인구조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항들

을 제거하기 해 공통분(communality)값을 확

인하 다. 다음으로 Timothy(1995)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 인 기 에 따라 .4이하의 요인부

하량을 가지는 문항들이나, 특정요인으로 명

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항으로 2개 이상의 요

인에 .3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문

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총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문항의 축소를 해 본 연구자가 이론 근거

에 의해 분류했던 최 의 요인에 포함되지 않

고 다른 요인에 속한 문항들 그 의미가 실

제로 모호할 수 있다고 단되는 문항 4개를

추가 으로 제거하 다. 를 들어 30번 문항

인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의 경우 최

에는 계성을 측정하기 해 제작된 문항이

었으나 분석결과 유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

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어 제거하기로 결정

하 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47개의 비문항들

최종 으로 자율성 4문항, 유능성 5문항,

계성 5문항으로 총 14문항이 본 검사에 사

용할 문항으로 결정하 다. 척도의 요인별 최

종 문항 요인부하량은 표 1에 제시하 다.

타당도 검증

확인 요인분석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설문자료를

상으로 실시한 탐색 요인분석에서 3개 하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14개의 최종 문항들

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른 표집에서도 3개의

요인구조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해서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3요

인 모델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어머니-자녀 계에서의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척도의 확인된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χ2값은 모형의 합도를 산출하는 기본 인

1) 본 척도를 등학교 학년에 속하는 3년생

집단과 고학년에 속하는 4~6년생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두 집단을 따로 구분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학년집단(n=108)의 경우

CFI=.891, TLI=.779, RMSEA=.080이었고, 고학년

집단(n=204)의 경우 CFI=.912, TLI=.875, RMSEA

=.081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의 경우 3~6

년생 체를 상으로 분석했을 경우에 비해

합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사례수가 작다는

을 고려한다면 수용한 가능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사례수를 좀 더 확보한다면 양호한 모형

합도를 보일 것으로 측된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764 -

지수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상당히 민감하므

로(홍세희, 2000), 표본의 크기에 향을 덜 받

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해석기 이 있

어야 한다는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CFI,

TLI, 그리고 RMSEA를 이용하여 모형의 합

도를 평가하 다. CFI와 TLI의 값은 .90 이상

이면 좋은 합도(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한 모

형, .10이하이면 보통 수 을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7). 그 결과, 모형

의 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930, TLI=

.901, RMSEA=.066으로 비교 양호한 합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자녀 계에서의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

족 척도는 계성, 유능성, 자율성 등 3개의

하 구성 개념으로 이루어짐을 교차타당화 과

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자녀 계에서의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각 하 요인

별로는 계성 .77, 유능성 .79, 자율성 .75이었

으며, 척도 체를 상으로 했을 때는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 요인 간 상

그림 1. 확인 요인분석 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3요인 174.61*** 74 .930 .901 .066(.053 ~ .079)

주. *** p<.001

표 2. 3요인 모형의 모형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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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체와 하 요인 간

상 을 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체는 계성

(r=.782, p<.01), 유능성(r=.901, p<.01), 자율성

(r=.807, p<.01)과 높은 정 상 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 별로는 계성과 유

능성(r=.657, p<.01), 계성과 자율성(r= .406,

p<.01), 유능성과 자율성(r=.589, p<.01) 모두

유의미한 정 인 상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 가지 욕구들이 기본 심리 욕구의 필수

인 요건임을 확인하 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수렴 타당도 검증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어머니-애착척도, 자

기효능감척도, 그리고 자기결정행동 척도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계성 욕구만족은

부모 애착, 유능성 욕구 만족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율성 욕구 만족은 자기 결정행동과

한 수 의 상 을 보일 것이라고 측하

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

계성 유능성 자율성 기본심리욕구 만족

자기결정행동 .169** .307** .350** .340**

자기효능감 .227** .410** .433** .439**

자신감 .172** .276** .330** .320**

자기조 효능감 .222** .386** .395** .410**

과제난이도 .106 .276** .256** .264**

어머니-애착 .629** .678** .588** .750**

의사소통 .610** .677** .594** .746**

신뢰감 .631** .644** .512** .702**

소외감 .342** .388** .395** .450**

주. ** p<.01

표 4. 기본 심리 욕구만족 척도의 하 요인과 자기결정행동, 자기효능감, 어머니-애착척도간의 상

계성 유능성 자율성
기본심리

욕구만족
Cronbach's α

계성 1 .77

유능성 .657** 1 .79

자율성 .406** .589** 1 .75

기본심리욕구만족 .782** .901** .807** 1 .87

주. ** p<.01

표 3.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의 하 요인 간 상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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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욕구의 세 가지 하 요인인 자율성,

계성, 유능성욕구의 만족은 수렴을 가정했

던 각각의 척도들과 한 크기의 상 을 보

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하 요인들과도 고

르게 높은 상 을 보 다.

거 련 타당도 검증

먼 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거변인인 다면 생활 만족도와 측변인인

계성, 유능성, 자율성 간의 상 을 확인해보

았다. 상 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계성(r=.439, p< .01), 유능성

(r=.568, p<.01), 자율성(r=.450, p< .01)은 다면

생활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용 기본 심리 욕구 척도의

거 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계성, 유

능성, 자율성 욕구의 만족이 다면 생활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표 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거변인은 다면 생활 만

족도, 측변인은 계성, 유능성, 자율성이었

으며, 측변인들 간 상 이 높아 다 공선성

의 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해 평균

심화(centering)를 실시하 다. 결과를 살펴보

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F(3, 309)=53.49, p<.001],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이 다면 생활 만족도

를 설명하는 정도(R2)가 35%인 것으로 나타났

다. 측변인으로 투입된 계성[β=.11, t(312)

=1.82, p=.70], 유능성[β=.39, t(312)= 5.73,

p<.001], 자율성[β=.17, t(312)=3.04, p<.01] 욕

구의 만족 모두 다면 생활 만족을 유의미하

게 정 으로 측하고 있었다. 따라서 3가지

기본 심리 욕구의 만족은 다면 생활 만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에서 살펴보았듯이, 표 다

회귀분석에서 계성의 효과가 경계 으로

(marginal) 나타났기 때문에, 본 척도의 거

련 타당도를 좀 더 명료하게 확인하기 해

추가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거

변인은 다면 생활 만족도 으며, 1단계에서

계성 유능성 자율성

다면 생활 만족도 .439** .568** .450**

주. ** p<.01

표 5. 계성, 유능성, 자율성과 다면 생활 만족도 간의 상

거변인: 다면 생활만족도

측변인 B β t(312) R2 (adj-R2) F(3, 309)

계성 .18 .11 1.82+

.35

(.34)
53.49***유능성 .49 .39 5.73***

자율성 .18 .17 3.04**

주. + p=.07, ** p<.01, *** p<.001

표 6. 표 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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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머니-애착과 자기효능감을 측변인으로,

2단계에서는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을 추가

인 측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자기결정행동

척도는 1단계에서 측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다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외하 고, 어머니-

애착과 자기효능감과 별개로 기본 심리 욕

구 만족이 다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측하 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애착과 자기효능감이 측변

인으로 투입된 1단계의 모형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310)=126.50,

p<.001] 어머니-애착[t(312)=9.46, p<.001]과 자

기효능감[t(312)=7.65, p<.001] 모두 유의미한

측변인이었다. 한 측한 로,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이 추가 으로 투입된 2단계 모

형 역시 유의미하 으며[F(3,309)=90.08, p<

.001], 어머니-애착[t(312)=4.72, p<.001], 자기효

능감[(t(312)=6.93, p<.001], 기본 심리 욕구

만족[t(312)=3.15, p<.01] 모두 유의미한 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의 설명량은 1

단계 모형에 비해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R2

=.02, p<.01). 따라서 기본 심리 욕구의 만

족은 다면 생활 만족도에 어머니-애착

자기효능감과는 독립 인 설명량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써 변별타당도

역시 검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는 표 7

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인간의 성

장과 안녕을 진할 수 있는 핵심 인 요소라

고 주장한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아동

의 경우 어머니와 자녀 계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용 어머니-

자녀 계에서의 기본 심리 욕구 만족 척도

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서 자기결정이론에 한 문

헌을 조사하고, La Guardia 등(2000), 이민희

(2007), 그리고 한소 과 신희천(2009)이 개발

한 부모-자녀 계 기본 심리 욕구만족척도

의 문항들을 참고하 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등학교 3, 4학년생 8명

을 상으로 개인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결

과를 바탕으로 비문항들을 제작하 다. 그

거변인: 다면 생활만족도

측변인 B β t(312) R2 (adj-R2) △R2 F

1단계
어머니-애착 .46 .44 9.46***

.45

(.45)
.45***

126.50***

(df=2, 310)자기효능감 .45 .36 7.65***

2단계

어머니-애착 .31 .30 4.72***

.47

(.46)
.02**

90.08***

(df=3, 309)
자기효능감 .41 .32 6.93***

기본심리욕구만족 .29 .20 3.15**

주. ** p<.01, *** p<.001

표 7. 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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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다음 이 게 제작된 비문항들을 아동들

이 이해하기에 합한 문항들인지와 자기결정

이론의 구성개념에 한지를 문가들의 평

정을 통해 확인하여 총 47개의 문항들을 추출

하 다.

개발된 47개의 비문항들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한 결과, 연구자들의 가설 로

3개의 요인구조가 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상으로 연구(이명희,

2008)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한소 ,

신희천, 2009)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 결과에서

명확한 3요인구조를 보이지 않고 자율성과 유

능성에서 요인구조가 뒤섞이는 양상을 보 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유능성, 계성

간의 높은 련성에도 불구하고, 3요인구조가

합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이론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내 합치도는

.87로 정 수 의 신뢰도임을 확인하 고, 최

종 인 기본 심리 욕구 만족척도에 한 확

인 요인분석을 한 결과 역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한 번 3요인 모델이 합함을

입증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기본 심

리 욕구 만족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기존에 개발된 유사척도들을 사용하여

련성을 확인하 다. 자율성에 해서는 자기

결정행동 척도를, 유능성에 해서는 자기효

능감척도를, 그리고 계성에 해서는 어머

니-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상 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한 련성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입

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

들의 가설과는 다르게, 수렴타당도를 검증하

기 해 사용하 던 유사척도들 모두가 각각

의 세가지 기본 심리 욕구만족과 고르게 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성과 유능

성의 경우, 각각 자기결정행동과 자기효능감

과의 상 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하 으나,

계성과 유사하게 애착척도와의 상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선

자기결정이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들의 높은 련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이 등학생들을 직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세 가지 욕구

들이 만족되는 상황이 따로 뚜렷하게 구분된

다기 보다는 서로 유사하거나 련성이 높다

고 인상을 받았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세가

지 기본 심리 욕구들 간에 서로 높은 상

을 보이고 있었다. 한 자율성, 유능성, 계

성 모두 애착과 한 련이 있다는 La

Guardia 등(2000)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해석

할 수 있다. 이명희와 김아 (2008), 한소 과

신희천(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와 비

슷한 양상을 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본 심리 욕구만

족척도가 외 거인 다면 생활만족도를

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인가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과 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상 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욕구

만족과 고르게 정 인 상 을 보 다. 그리고

표 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율성, 유능성,

계성을 동시에 투입한 기본 심리 욕구만

족척도는 다면 생활만족도를 35%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능성이 .39, 자율성

이 .17, 그리고 계성이 .11의 상 기여도

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어머니-자녀 계에서

의 기본 심리 욕구만족척도가 다면 생활

만족을 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 가지 기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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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에서도 유능성의 설명량이 가장 크

고, 그 다음으로 자율성, 계성 순으로 나타

난 결과는 자율성이 계성과 유능성에 향

을 수 있는 선행되는 욕구이며 정신건강에

핵심 인 요인임을 주장했던 것(Ryan, 2005)과

는 다른 양상을 보여 다. 이는 한소 과 신

희천(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능성, 계성, 자율

성 순으로 나타났다. 한 김덕진과 양명환

(2006)의 교양체육 수강자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세 가지 욕구 유능성이 심리 안

녕감과 동기와의 상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릴 때부

터 학업성취가 요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

문화의 특징을 반 한 것으로써, 부모로부터

자신감과 유능성을 지지받는 것이 아동의 정

신건강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추가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다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애착척도의 설명량

을 제외하고도, 기본 심리 욕구만족이 독립

으로 설명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서, 거 련타당도 변별타

당도 역시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들을 상으로 어머니와의 계에

서 기본 심리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입

증하 다.

이상의 논의를 기 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

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

소년 혹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기본 심리

욕구만족 척도와는 별개로 아동들의 기본

심리 욕구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

발하기 해 등학교 3학년이상의 아동들을

상으로 하 다. 하지만 경기지역에 있는 일

부 등학교의 아동들만을 상으로 하 고,

등학교 1, 2학년생들과 같이 좀 더 어린 아

동들은 제외시켰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등학생들을 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등학교

1,2학년생들을 상으로 사용할 때에는 좀더

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들에게

합한 문항들을 개발하기 해 등학생들을

직 만나 인터뷰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

에 의존하고 요시하 다. 하지만 인터뷰

상으로 선정된 8명의 등학생들이 한국의

등학생들을 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제한

이 따르며, 이 게 장조사를 통해 제작된

문항들은 자칫 자기결정이론에서 말하는 구성

개념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문가들의 평정을 거쳐 이론 개념을

충분히 반 하고자 하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여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좀 더 보완해 가야할 것이다.

셋째, 이 게 얻어진 문항내용을 자세히 살

펴보면, 어머니와의 계에서 느끼는 욕구만

족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어머니와의 계에

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

다. 를 들면 ‘엄마와 같이 있을 때 기분이

좋다’와 같은 문항은 욕구만족을 측정하는 문

항들로 보기 쉽지만, ‘엄마는 내가 잘 할 거라

고 믿어주신다’와 같은 문항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한 아동의 지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 을 사 에 상하기는 했으나,

아동들의 특성상 성인에 비해 추상 사고나

감정에 한 구체 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을 고려하 고 실제 인터뷰과정에서도 감정이

나 느낌에 한 진술 보다는 실제 상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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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한 묘사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연구에서는

욕구만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

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야할 것이다.

넷째, 개발된 척도의 문항들을 보면, 유능성

욕구와 계성욕구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5문

항인데 반해, 자율성욕구를 측정하는 문항들

은 4문항으로 하 요인들 간 문항의 수가 같

지 않다는 을 제한 으로 들 수 있다. 등

학생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다른 욕구들에

비해, 자율성에 한 개념을 제 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 고, 문항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 하면

서도 자율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살리는 게 쉽

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결정

이론에서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 가장

핵심 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율성의

개념을 잘 반 한 문항들을 좀 더 추가시켜

척도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부

모 모두로부터의 욕구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계만을 다루고 있

다는 에서 제한 이 있다. 비록 아동기에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면서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향력 있는 사람일지

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안녕감에 미치는

아버지의 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계를 살

펴볼 수 있는 척도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

의를 찾아본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본

심리 욕구만족척도는 신뢰도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로 앞으로 아동에게 요한 타인

인 어머니와의 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인 자신과의

계에서 자녀의 기본 심리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살펴 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녀와의 계개선을 원하는 어머

니들에게 자녀의 삶을 높이고 정신건강 안

녕감을 증진시키기 해 어떠한 환경을 제공

해주어야 할지 안내하고 교육하는데 실질 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자기결정이론에서 주

장하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들을 충족시

킬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한 부모교

육 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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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in

Mother-Child Relationships for Korean Children

Gyo-Young Jeong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BPNS) in Mother-child relationships for Korean children give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Literature reviews on the Self-determination and the results of preliminary interview were used to create

items. Forty seven candidate items were administered to children in grades 3 and 4.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hree-factor structur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nd

the further item analysis resulted in 14 items as the final version. The final 14 items were administered

to children in grades 3 through 6. The evidence of the construct validity was obtained from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convergent validity of the scale was supported by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fered an evidence of criterion-related and discriminant validity.

Results are also discussed in terms of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scale.

Key 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Autonomy, Competence, Relatedess, Mother-Child

Relationships, Vali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