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

아버지와의 애착이 학생의 폭력 태도에 미치는 향: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홍 종 숙
†

고 연 경 유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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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폭력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을 매개하여 폭력태도에 향을 주는 모델을 설정하 다.경기지역 학

교 1,2학년 학생 19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모델의 합성을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연구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은 학생 자녀의 폭력태도

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녀의 공감능력을 통해 간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에 한 애착은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정 인 향을 주며,공감능력은 폭력

인 태도를 감소시키는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학교폭력 방을 해서 청소년들

의 폭력에 한 인식과 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상기할 때,아버지와의 안정된 애착을 통해 형

성된 자녀의 공감능력이 폭력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학교 폭력 방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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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 실태에 한 보도 자료들에 따르면

2007년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도 학교폭력은 지속 으로 증가하

으며,2011년에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18.3%,

가해율이 15.7%로 나타나 2007년 이후 6년간

가장 높은 폭력 가․피해율을 기록했다(청 단.

「 국 학교폭력 실태조사」,2012).교육과학기

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는 가해학생 수가

2009년 비 2.4배나 증가 하 다(교육과학기술

부「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조치 황」;

2012의정보고).피해학생 10명 4.5명이 자살

을 생각하고 70% 이상이 복수 충동을 느끼며,

실제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청소년들도 연간 120

여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

하며,학교폭력으로 겪는 정신고통 치료비와 피

해 규모가 2조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다(청 단.「 국 학교폭력 실태조사」,2012).

OECD국가 청소년 범죄 1 라는 충격 인

사실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

태,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이

등학생으로까지 내려가고 남학생들 뿐 만 아니

라 여학생들에게도 보편화 되어가는 상은 청

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일탈로 이해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무도 크다. 한 폭행과 같은 신

체 폭력 뿐 만 아니라 공갈(품갈취),따돌림,

언어폭력(명 회손,모욕)과 같은 심리 ․정신

폭력이 증가하고 집단화,흉포화 되어 가고

있으며,피해 학생이 받는 심리 고통,가해 학

생의 무감각,방 ,폭력 일상화 등의 문제는 더

이상 학교나 개인의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사

회 문제로 확 되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폭력태도는 폭력행동을 견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이다.폭력행동을 감소시키고, 방하기

해서는 폭력에 한 바람직한 태도가 우선 되어

야 한다.그러나 청소년 폭력과 련된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분 폭력행동에 집

되어 있고 상 으로 폭력태도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이

폭력태도 형성에 정 으로 작용하고,공감을

매개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사사하는 바

가 클 것이다.

청소년 문제와 련하여 언 되는 여러 요인

들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들의 개인 심리

인 특성을 포함하여 타인과의 계 사회

친화력,갈등에 처하는 능력 등에 향을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러

나 부분의 애착 연구가 어머니에 집 되어 있

고 아버지가 아동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 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 요구로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해 심이 커지고 요성이 강조되면서,아버

지 학교,아버지교육 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친구 같은 아버지,양육에 극 참여하는

아버지,가정 내에서 정 인 정서표 을 많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강조되어지는데,궁극

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원만한 애착을 형성하기

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아버지

와의 애착이 아동․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미치는

정 인 향이 매우 크고,어느 부분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심리․정서발달에 더 요

하게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를

들면,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아버지가 아동의

성역할,성취동기,도덕성 발달에 어머니보다

요한 역할을 하고(Lamb,1986),친구 계의 질에

더 요한 역할을 하며(Youngblade,Park,&

Belsky,1992;Kerns&Barth,1995),자녀의 사회

성 발달(Lamb,Hwang,Frodi,&Frodi,1983)과 지

,사회 능력 발달에 보다 효과 으로 기여

한다는 연구 결과(Lamb,Pleck,&Levine,1985)들

이 있다. 한 김소라(2004)는 아버지가 자녀들

을 사회라는 외부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청소

년기 이후 성인기로 어들수록 아버지의 역할

이 요해진다고 주장하 는데,선행 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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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

아버지 애착 폭력태도

그림 1.아버지 애착과 폭력태도의 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종합해 보았을 때 아버지가 청소년기의 사회성

과 도덕성 발달에 어머니보다 질 으로 더 많은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아버지와

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일수록 바람직한 폭력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측할 수 있

다.

폭력에 해 설명할 때 언 되는 요한

요인 하나는 공감능력의 결여이다.공감

(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

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희경,2003)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고통

과 아픔을 이해하고 간 경험함으로써 공격

성과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Moore,1990).애착과 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내 작동모델이 공감능력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남미경,방희정,2007;

Bartholomew&Horowitz,1991;Bretherthon,1992;

Ryan,1997),연구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

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에 한 정 인 내

작동모델을 가짐으로써 타인의 정서에 심을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안정된 애착을 형

성한 청소년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정지윤,2010).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버지와의

애착은 자녀의 폭력태도 형성에 향을 미치며,

아버지와의 애착을 통해 형성된 공감능력이 바

람직한 폭력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고 측한다.연구가설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아버지와의 애착은 학생 자녀

의 폭력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아버지와의 애착과 자녀의 폭력

태도 간에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

다(그림 1참조).

이론 배경 선행 연구

아버지와의 애착

Ainsworth(1989)는 애착을 “안 감의 경험을 제

공해 주는 친 한 정서 유 로서 개인에게 안

정된 느낌과 정서 안을 주는 가깝고 친 한

계”로 설명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의 애착을 “아버지와의 계에서 자녀가 경험하

는 친 한 정서 인 유 감”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일부 연구들은 생물학 으로 아버지들이 어

머니들보다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버지들이 일반 으로 어머니

들에 비해 아이들의 정서에 덜 민감하고 자녀의

정서표 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을 어려워하며

(Dougan,Brand,Waxler,Usher,Hastings,Kendziora,

&Garside,2007),자녀의 신호나 행동에 해 어

머니보다 상 으로 둔감하고 정서 으로도 효

율 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Lovas,2005).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 형

성에 해 정 인 입장을 보이는 연구자들은

아버지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는 질 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성격

-92-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즉,

아버지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

하는데, 를 들면 어머니는 양육과 보호를 통

해 애착을 형성하지만,아버지는 놀이를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

이다(이 미,1996).Parke(2005)는 연구를 통해

유아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에 해 다른 기

를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놀이

를 더 반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아버지와의 애

착을 설명하 다.어머니의 일방 인 자극에 비

해 아버지가 주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자

극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Lamb,Hwang,Frodi,&

Frodi,1983)과 지 ,사회 능력 발달에 보다

효과 으로 기여(Lamb,Pleck,&Levine,1985)한다

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따라서 아버지와 안정

인 애착이 형성된 자녀들이 타인에 한 공감

능력이 더 발달하고,폭력에 해서도 보다 바

람직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공감능력

공감은 Rogers(1959)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의 치료 변화를 해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

한 세 가지 조건(공감 이해,무조건 존 ,

일치성)에서 주장된 개념이다.Rogers(1959)는 공

감이란 “타인의 세계에 들어가 그것에 익숙해지

는 것이며,그 사람이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느낌과 의미에 민감해 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Kohurt(1959)은 상 방의 입장에서 생

각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며,다른 사람의 경험

이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내 인 체험을

상상하도록 하는 양식이라고 하 고,Esser(1974)

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표집해서 지각하고 공명

하여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 다

(Esser&Schneider,1990).공감(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희경,2003).공감에

한 기 연구자들은 공감을 타인의 을 수

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여 수용

(perspective-taking)과 같은 인지 능력을 요하

게 여겼다.그러나 최근에는 공감을 단일 측면

으로 보지 않고 인지 ,정서 ,표 요소가

모두 포함된 다차원 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Davis,1994;Bohart& Greenberg,1997).

Hoffman(1982)은 기의 공감은 무의식 인 정서

감염으로 인한 정서공유로 이루어지지만 아동이

성장하면서 역할 수용의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더 성숙한 형태로 변한다고 하 다(정혜연,

2004,재인용).따라서 공감능력은 사고와 동기

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 측면과 타인의 감

정을 이해하고 정서를 리 경험하는 정서 측

면,내면 으로 일어난 공감을 언어와 행동으로

상태에게 표 하는 표 측면을 모두 포함하

는 총체 인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따라

서 공감능력은 폭력에 한 태도와 행동에 향

을 주는 요한 보호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폭력태도

폭력태도는 폭력행동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성향 가치 과 련된다.즉,외부의

경험과 내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폭력행동

에 선행하는 심리 인 태도(윤화석,2002)로 설

명된다.따라서 폭력에 한 태도가 부정 이면

폭력에 한 행동 한 부정 으로 나타나게 되

는 것이다.장 순(2005)은 학교폭력태도에 해

“아동들이 학교폭력에 해 평소에 인식하는 것

으로 폭력에 해 허용 인 태도,가해 피해

자에 한 태도,학교폭력이 발생 하 을 때

처하는 태도”라고 정의하 다.Besag(1989)는 연

구를 통해 래 폭력에 해 허용 ․방 태

도를 가질수록 가해행동을 많이 하고,가해행동

과 피해자에 해 방 하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

고 밝혔다.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가해행동

을 많이 하고 가해행동과 피해자에 해 방 하

는 경우가 많으며,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방

하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하 다.즉,학교폭

력에 해 우호 인 아동일수록 피․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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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확률이 커지고,그러한 경험이 학교폭력에

한 태도에 다시 향을 주는 악순환을 일으키

게 된다는 것이다(장 순,2005).이러한 경향은

법규나 일탈행 에 한 태도(김 호,2002),괴

롭힘 행 에 한 정 인 태도(김 성,김

,2008)와도 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폭력

가해학생을 바라보는 태도 연구에 의하면 아동

기에는 폭력 가해학생이 래들 사이에서 평균

이나 그보다 높은 인기를 보이다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학교 3학년 이후에는

평균이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lweus,1993).즉,가해 학생에 해서 바람직하

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피해 학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한 연구(Perry,

Williard,&Perry,1990)에서는 일반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공격할 때 더 많은 물질 보상과 상

가 고통을 표 하고 보복 가능성이 을 것이

라고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피해학

생들의 래친구들은 피해학생과 어울리게 됨으

로써 자신의 지 를 상실하거나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래 폭력을 방 하거나

암묵 으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Batsche&Knoff,1994).즉,폭력

방을 해서는 폭력에 한 인식 환과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아버지와의 애착과 폭력태도의 계

많은 선행 연구들이 부모와의 애착이 정

인 인 계와 응 행동 비행에 직 으

로 련되어 있음을 보여 다(노성호,2005;김

지 ,2002;Yu,2010;Yu&Gamble,2009,2010).

Hirschi(1969)는 부모와의 애착 계가 제 로 형

성되지 못했을 경우 청소년들의 비행 발생 확률

이 높아지는데 이는 부모와 애착 계가 강한 청

소년일수록 애착 계를 깨뜨릴 것을 우려해 비

행 행동을 자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아버지와의 애착과 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따뜻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

녀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문제 행동을 덜 하

고(Baumrind,1991),자녀와 극 으로 놀아주고

자녀를 잘 이해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지

않은 아버지의 자녀들보다 래와의 계에서

공격 인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ate,2007). 한 아버지가 아동의 성역할,성취

동기,도덕성 발달에 특히 요한 역할을 하고

(Lamb,1986),친구 계의 질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Youngblade,

Park,&Belsky,1992),아버지가 아동의 인지발달

을 강화하고(Radin,1981),아동의 인내심,이해

력,사회 ․도덕 성숙에 어머니에 비해 더

많이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Biller,1993).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와 안정 인 애착

을 형성한 자녀들이 타인과 외부 세계에 해

정 으로 처하고 폭력에 해서도 보다 바

람직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측할 수 있

다.

아버지와의 애착과 공감능력의 계

애착과 련된 많은 연구들이 공감능력을 내

작동모델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남미경,방희정,2007;Bartholomew &

Horowitz,1991;Bretherthon,1992;Ryan,1997).연

구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에 해 정 인 내 작동모델을

가짐으로써 타인의 정서에 심을 기울이고 민

감하게 반응하며,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

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지

윤,2010).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표 하고,타인

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언어 ,비언어 단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부모가

표 하는 정서를 통해 어떤 정서가 한지,

어떻게 정서를 표 하는 것이 한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자녀의

정서에 잘 반응하고 따뜻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사회 인 능력이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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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rind,1991),어머니와의 친 감과 계없이

아버지와 친 감이 높은 아동이 그 지 않은 아

동에 비해 심리 안정감이 높았다(Amato,1994).

한,자녀와 극 으로 놀아주고,자녀를 잘

이해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지 않은 아버

지의 자녀들보다 래와의 계에서 공격 인

행동을 덜 하고,정서 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te,2007).정서 으로 표 력

이 풍부하고 모자 계를 지지하는 아버지의 아

들이 그 지 않은 래들 보다 더 정 인 자

아개념을 갖고 있으며,사회 상호작용을 잘

한다는 보고도 있다(Biller,1993).어머니와의 애

착과 비교할 때 아버지는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으로 애착을 형성하므로 자녀들의 공감능력을

효과 으로 발달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자녀의 래 계와 사회

능력을 발달시키며,문제해결능력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신지 (2002)은 아버

지와의 애착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교우 계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김소라(2004)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회

라는 외부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필

요한 기술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

후 성인기로 어들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요

해진다고 하 다.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안정 인 애착 형성은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보다 정 으로 기여

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공감능력과 폭력태도의 계

폭력에 해 설명할 때 언 되는 요한 요

인 하나가 공감능력의 결여이다.공감

(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

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희경,2003)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고통

과 아픔을 이해하고 간 경험함으로써 공격

성과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Moore,1990).Olweus(1994)가 언 한 폭력 가해

자의 공통 인 핵심 성격 특성은 “공감능력과

타인에 한 배려가 낮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

구를 지니면서 동정심이 없다”는 것이다.폭력

가해 학생들이 인 계 기술이 부족하고 타인

에 한 배려 존 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선

행 연구(김진 ,2006;Yu&Gamble,2009)들도

공감능력이 폭력 행동과 련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폭력태도가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개념으로서 외부의 경험과 내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심리 인 태도(윤화석,2002)라고 볼

때 공감능력이 발달한 청소년들은 타인의 입장

에서 감정을 이해하고,고통과 아픔을 간 경

험함으로써 폭력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갖게

되며 그러한 태도가 궁극 으로 폭력 행동을 감

소시킬 것으로 상할 수 있다.최근 한 소아

청소년 정신 의학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근

을 한 정신건강 책 공청회’에서는 12세가

된 폭력 가,피해 아동들의 5세 때 평가된 공감

능력이 그 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낮았으며,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아동들이 세 그룹

가장 낮은 공감능력을 보 다는 국제학술지

[아동심리․정신의학 ]의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는데,타인을 배려하고 약자에 해 동정심을

갖는 정서 공감능력이 결여되면 타인을 지배

하고 학 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타인의 표정과

말투,태도 등으로 생각을 이해하고 상황을 인

식하는 인지 공감능력이 결여되면 상황에 따

라 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 집단 따돌림의

표 이 되기 쉽다고 부연 설명하 다(한겨 신

문(2012,6,25).선행 연구들을 종합 해 볼 때

폭력태도가 외부의 경험과 내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폭력행동에 선행하는 심리 인 태도

(윤화석,2002)라고 본다면 공감능력은 폭력에

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측

할 수 있다.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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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지역 학교 1,2학년

남․여학생 19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비 보장과 설문 요령에 한 담임교사의

충분한 설명 후 반 단 로 설문이 실시되었으

며,수거 된 설문지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190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1학년이 124명(65.2%),2학년이 66명(34.7%)이

었으며,남학생이 96명(50.5%),여학생이 94명

(49.5%)이었다.학교 폭력과 련하여 처벌의 경

험이 있었던 학생이 16명(8.5%),그 지 않은 학

생이 171명(91%)이었다.아버지 연령 는 40 가

148명(77.9%)로 가장 많았고 30 2명(1.1%),50

이상이 40명(21.1%)이었다.아버지 학력은

학교 졸업이 134명(70.5%)으로 가장 많았고 학

원 수료이상 42명(22.1%),고등학교 졸업 12명

(6.3%),고등학교 이하 2명(1.1%)이었다.아버지

의 월수입은 501만 원 이상 98명(63.2%),401~

500만 원 24명(15.5%),301~400만 원 17명(22%),

201~300만 원 11명(7.1%),101~200만 원 5명

(3.2%)으로 각각 조사 되었다.

측정 도구

아버지와의 애착

Armsden과 Greensberg(1987)가 개발한 청소년의

부모 래 애착 척도(InventoryofParentand

PeerAttatchment:IPPA) 부모 애착 척도를 사

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유성경(2002)이 번역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고(권지은,2002),

아버지와의 애착을 묻는 문항을 추출하여 실시

하 다.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28문항으로 구

성 되었으며,1 에서 5 (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의 Likert척도를 사용하 다.신

뢰감(아버지가 자신을 믿어 다고 생각하는 정

도),의사소통(아버지가 자녀의 감정을 존 하고

이해하고 화를 나 때 의견을 존 하고 이해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소외감(아버지와의 정서

거리감과 아버지에게 느끼는 분노)의 하 요

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와의 애착이 안정 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

한다.부정 인 내용의 문항은 역채 하 다.

신뢰감,의사소통,소외감의 내 일 성 신뢰도

계수(cronbach’ )는 각각 .89,.90,.84 다.

공감능력

Davis(1980)가 개발한 InterpersonalReactivity

Index(IRI)와 Bryant(1982)의 IndexofEmpathy를 활

용한 김 주(2009)의 검사 문항을 참고하여 23문

항을 채택하 다.공감 각성, 취하기,정

서 조망,개인 고통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1 에서 5 (1= 그 지

않다,5= 매우 그 다)의 Likert척도를 사용

하 고 부정 인 내용의 문항은 역 채 되었

다.본 연구의 문항 내 일 성 신뢰도 계수

(cronbach’ )는 .84 다.

폭력태도

청소년보호 원회의 “폭력 없는 아름다운 학

교 만들기”(2003)학생용을 참고하여 14개 문항

을 선정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장 순,2005).

하 요인으로는 학교폭력에 한 허용 인 태

도,학교폭력 피해 가해자에 한 태도,학교

폭력 발생 시 처하는 태도로 구성되었다.1

에서 4 (1= 그 지 않다,4= 매우 그

다)의 Likert척도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음을 의미

한다.따라서 올바른 태도 문항에 해서는 역

채 하 다.본 연구의 문항 내 일 성 신뢰

도 계수(cronbach’ )는 .63이었다.

연구 결과

본 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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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아버지 애착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공감능력 폭력태도 M SD

1.아버지애착 .92
**

.88
**

.73
**

.09 -.12 3.42 .59

2.신뢰감 .92** .79** .52** .04 -.07 3.60 .72

3.의사소통 .92
**

.79
**

.40
**

.15 -.08 3.30 .72

4.소외감 .87
**

.68
**

.71
**

.04 -.18 3.35 .66

5.공감능력 .30** .29** .30** .23* -.33** 3.03 .38

6.폭력태도 -.12 -.10 -.11 -.10 -.26
*

2.38 .38

M 3.40 3.62 3.15 3.42 3.35 2.40

SD .73 .79 .84 .78 .40 .30

Note.N=190,*p<.05.**p<.01. 각선 로는 남학생,아래는 여학생이 보고됨.

표 1.아버지와의 애착과 공감능력,폭력태도의 상 계

를 알아보기 해 척도별 하 요인 간의 Pearson

상 계수가 산출되었다.결과는 표 1.에 제시되

었다.남․여학생 모두 아버지와의 애착이 폭력

태도와는 직 인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공감능력과 폭력태도와는 유의미하게 부

인 상 계를 보 다.남학생은 아버지와의

애착이 공감능력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여학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정 인 상

계를 보 다.

AMOS(Arbuckle,2009)로그램을 이용하여 측

정 모델을 검증하 다.본 측정모델에서는 남․

여학생간의 차이도 함께 조사되었다.아버지와

의 애착,공감능력,폭력태도 간의 계를 가정

한 측정모형에 한 합도는 χ2(14)= 37.11,p

<.01;CFI= .96;RMSEA=.094;90%CI=.058,

.131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형태 동일성

검증에서 모든 요인 재량은 남녀 학생에게 동

일한 패턴을 보 다.

다음으로 남․여학생 동일하게 모든 요인

재량을 통제하여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 합도는 χ2(16)= 39.09,p< .01;CFI=

.96;RMSEA= .088;90%CI=.053,.123으로 나

타났다.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 검증에서

지수량의 변화량은 Δχ2(2)= 1.98,ns,ΔCFI<

.001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체 측정 동일성으

로 볼 때는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정되어

연구 모형에 합하다고 단되었다.다음으로

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다.모든 요인

재량과 방해요인들을 차단한 모형의 합도는 χ2

(20)= 51.65,p< .001;CFI= .95;RMSEA=

.092;90% CI= .061,.123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정 되었다.그러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합지수 변화량과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

가 나온 CFI변화량(Δχ2(4)= 12.56,p< .05,Δ

CFI= .015)을 기 으로 부분 인 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 합성을 검증하 다.χ2(18)=

39.68,p< .01;CFI= .96;RMSEA= .080;90%

CI= .046,.114.나아가 오류 변수들의 동일성

검증을 진행하여 χ2(22)= 43.01,p< .001;CFI

=.96;RMSEA=.071;90%CI=.039,.103;Δχ
2
(6)=15.41,p< .05,ΔCFI= .017의 결과를 얻어

합성을 검증하 다.부분 인 편 동일성 검

증과 동일성 모델간의 합 지수 변화량은 유

의미하지 않았으나,Δχ2(4)= 3.33,ns,ΔCFI<

.001, 체 인 동일성의 오류는 피할 수 있었

다.

측정 모형의 동일성 검증에 이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조 동일성 검증을 진행하 다.구

조 모형의 합도는 χ2(16)= 39.42,p< .01;

CFI= .960;RMSEA = .088;90% CI=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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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

폭력태도아버지 애착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06

-.25
***

.20
*

그림 2.아버지와의 애착이 학생 자녀의 공감능력과 폭력태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 한 구조 모형

Note.표 화된 경로계수를 보여주며.χ
2
(4)=1.9,ns;CFI=1.00;RMSEA=.000;90%CI=.0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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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으로 나타나 합한 것으로 정 되었다.모

든 구조 경로들이 각 그룹 안에서 자유롭게 추

정되는 연구 모델과 모든 경로들이 양 그룹 모

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완 구속모델을 비교

한 결과 남․여학생에 해 동일성이 발견되었

다.χ2(24)= 47.13,p< .01;CFI= .96;RMSEA

= .072;90%CI= .041,.102;Δχ2(8)= 7.71,ns,

ΔCFI<.001.구조모형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논의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태도에 미치는 아버

지와의 애착과 공감능력의 향력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학교 남․여학생을 상으로 아

버지와의 애착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여 폭력

태도에 향을 다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 결과,아버지와의 애착이 폭력태도에 직

인 향을 주지는 않았지만,공감능력 발달에

향을 으로써 폭력태도 형성에 간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부모 애착과 폭

력에 한 선행 연구들이 언 한 부모의 양육태

도나 상호작용 방식 등이 자녀의 폭력태도에 직

으로 향을 주기 보다는 공감능력과 같은

개인의 내 특성에 향을 으로써 폭력태도에

간 인 향을 주는 것을 밝 냈다.아버지와

계가 좋은 자녀가 사회 능력이 뛰어나고

(Lamb,Hwang,Frodi,&Frodi,1983;Lamb,Pleck,

&Levine,1985),따뜻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

지의 자녀가 문제 행동을 덜 보이며(Baumrind,

1991),어머니와의 친 감과 계없이 아버지와

친 감이 높은 아동이 그 지 않은 아동에 비해

심리 안정감이 높다(Amato,1994)는 선행 연구

들은 아버지와의 안정 인 애착 계가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에 정 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자녀의 공

감 능력이 아버지에 한 애착과 폭력태도간의

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함을 입증한 본 연구 모

형은 부모애착과 공감 능력에 한 기존의 연구

들(Bartholomew,& Horowitz,1991;Bretherton,

1992;정지윤,2010)이나 자녀를 잘 이해하는 아

버지의 자녀들이 래와의 계에서 공격 인

행동을 덜 나타내고 정서 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Gate(2007)의 연구를 더욱 체계 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공감능력이 인간의 공격성을

일 수 있는 요한 단서라고 보았던 Moore

(1990)의 견해에 따르면 공감능력은 비행을 설명

할 때 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이

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공감능력이 청소년들

이 폭력성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여주는 강력

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더욱 고무 인 것은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아버지와의 따뜻하고 안정 인 애착을 통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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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이 폭력태도에 미

치는 향은 남녀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용된

다는 것이다.본 연구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가정에서 상 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버지 역할을 통해 효과 으로

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

다.아동․청소년 지도와 부모상담 아버지

교육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후속 연구로서 청소년의 공감증

진 로그램과 아버지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석 연구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 한다.아

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형태의 다양한 공

감증진 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 결과 으로 청

소년들의 바람직한 폭력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종단 연구가 아니므로 세 변

수 (아버지와의 애착,공감능력,폭력태도)간의

인과 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한이

있다.둘째,분석 상이 많지 않고(190명),편의

표집(conveniencesampling)을 하여 국내 모든 청소

년들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셋째,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

하 다는 제한 이 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cross-informant방식이나 찰 등 다각 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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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asaMediatorbetweenAttachmenttoFatherand

AggressiveAttitudesinAdolescents

JongSookHong YeonKyungKo JeongJinYu

Tellusinternationalcounselinginstitute UniversityofTasmania,Australia

Thepresentstudyaimedtoexaminetheeffectsofadolescents’attachmenttotheirfatherontheiraggressive

attitudes.Adolescents’empatheticunderstandingwashypothesizedtoserveasamediatorbetweentheir

attachmenttofatherandaggressiveattitudes.Participantsincluded190seventh-through-eighthgraders(96

boys)inmiddleschoolinKyounggiprovince.Structuralequationmodelingwasusedtotestthehypothesized

relations.Resultsrevealedthattherewerenosignificantgenderdifferencesandthatadolescents’attachmentto

theirfatherwasrelatedtotheiraggressiveattitudesnotdirectly,butindirectlythroughtheirempathetic

understanding.Thatis,adolescents’attachmenttotheirfatherhasapositiveimpactontheirdevelopmentof

empathy,whichinturnreducestheiraggressiveattitudes.Giventhefactthatadolescents’aggression-related

attitudes,beliefs,andvaluesshouldberevisedtoeffectivelypreventschoolviolence,thepresentfindings

showingthatadolescents’empathycultivatedviatheirsecureattachmenttofatherplaysacriticalroleintheir

aggressiveattitudeshavesubstantialimplicationsforschool-basedpreventionandinterventionefforts.

Keywords:aggressiveattitude,father-childattachment,empathy,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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