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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계에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김 사라 형선
†

침례신학 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완벽주의 하 차원에 따라 아동의 우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하 으며,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에 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 연구의 상은 공주시에 있는 등학교 4,

5, 6 학년 아동의 어머니와 자녀로 총 418 이었다. 상 분석 결과, 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아

동의 우울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은 아동의 우울과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로 보면 아동의 우울에서는 어머니의 타인지향 완벽

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순으로 정 상 을 보 다. 한 어머니의 완

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계에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으로 확인되었다.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어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아동

의 우울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아동의 무조건 자

기수용을 낮추고 이후에 아동의 낮은 무조건 자기수용이 아동의 우울에 이르게 된다는

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이 작용하는 방식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우울의 원인과 정신 병리에 한 연구에 도움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우울의

치료에 한 시사나 함의를 지닐 수 있으며 치료 재를 한 요한 시사 을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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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의 변화와 이혼율의 증, 인터넷

의 화 등으로 아동은 사람과 직 으로

하고 상호작용하기보다 오히려 컴퓨터나

게임기 등 일방 · 기계 인 을 더 친근

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아동은 한 인간 계 경험의 부족으로 심

리 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최근 들어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 에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가장 심각

한 정서상태가 우울로 나타났다(조수철, 남민,

1994).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장애에 한 체계

연구를 실시한 Kashani와 Carlson(1987)에 의

하면 미국 아동의 경우 약 4%, 청소년의 경우

약 8%가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시 주의 교육체

제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장애 발생률

은 어른의 우울증 발생률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4명

1명이 우울을 경험하고 10명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수

이다(임 식, 1997). 아동 우울증에 향을 주

는 요인에는 요한 인물에 한 상실 경험

(Angold & Costello, 1993), 낮은 자존감과 불만

족스러운 신체상(Lewinsohn, Hops, Roberts,

Seeley, & Andrew, 1993), 내 원천과 부모와의

계(Rudolph, Hammen, & Burge, 1995)등이 있

지만 그 에서 가장 향을 주는 요인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 자녀 계를 들 수 있다.

정신분석 이나 인지 에서 보면

아동과 부모와의 계가 우울증에 향을 주

는 원인이 된다. 특히 아동 우울증은 완벽주

의 인 부모와의 계에서 잘 드러난다고 본

다. 강압 인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정해놓

은 어떤 기 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건

인 사랑만을 주기 때문에 자녀가 우울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더 잘하도록 계속

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는 부모의 인정

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우울을 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가치 , 행동특성 등

에 지 한 향을 미친다. 아동기에는 자신의

환경을 주도할 수 없고 환경의 향력과 변화

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도 작용하

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아동들은 부분의 시

간을 부모 에서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이 많기 때문에, 아동기의 자녀에게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주 요하게 작용한다. 일반

으로 어머니에게 수용된 아동들은 사교 ,

동 , 우호 이며, 정서 으로 쾌활하지만, 어

머니에게 거부된 아동들은 낮은 자존감, 공격

성, 신경성 질환, 인 계의 부 응을 래하

며, 자기표 에 서투르고 심리 , 정서 으로

도 불안정하여 비행과 같은 반사회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류동훈, 2000). 그러나 최

근 왜곡된 교육열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교

육 상황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에서도 자녀에게 과도한 요구를 부과하는

어머니의 완벽주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

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Chamberlain과 Haaga(2001b)는 무조건 자기

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은 부정 인 사건을 경

험하더라도 부정 인 정서 반응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수용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부정 인

사건이 개인의 자기 가치감을 덜 하기 때

문이다. Ellis와 Harper(1997)에 의하면 무조건

자기수용이란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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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기 자신을 정 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 자기에게 단 이 장 보

다 더 많다하더라도 자신을 있는 그 로 수용

하며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 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

자기수용이라는 개념을 Ellis와 Harper(1997)의

정의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무조

건 자기수용을 높인다면 어머니의 비 과

비난의 상황에서도 아동들이 우울과 같은 부

정 정서에 덜 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간에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무

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나타난다면 아

동의 우울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무조

건 자기수용을 강화시켜주는 효과 상담

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 간의 계를

검증하는데 목 을 두고 수행하고자 한다. 구

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어머

니의 다차원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간의

계가 어떠한지 규명하는 것이다. 둘 째 아

동의 무조건 자기수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를 밝히는 것이다. 셋 째 어머니의 완벽

주의와 아동의 우울에 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다.

완벽주의

완벽주의에 한 이론 근에는 정신역동

근, 학습이론 근, 인지 근이 있

다. 첫째, 정신역동 입장에서는 주로 강박증

에서 나타나는 ‘완벽하고자 하는 성향’에 심

을 두고 있다. Freud(1917)는 완벽주의를 강박

성향으로 간주하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억압하려는 욕구에서부터

나오며, 손상에 한 험을 감소시켜 으

로부터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안 을 얻으려는

시도이다’라고 정의하 다. 반면에 Horney

(1950)는 강박행 의 원인을 무의식 인 동기

보다는 사회 인 조건이나 인 계로 설명하

고 있다.

둘 째, 학습 이론 에서 보면 완벽주

의를 어린 시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학습된 것으로 부모가 아이의 실수나 실패에

해 불안과 실망을 보이면 아이는 그 것을

처벌과 거부로 받아들여서 실수나 실패는 결

코 수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신이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만이 인정받

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신념이 강화된

다고 하 다. 셋 째 인지 에서 보면

Ellis(1962)는 신념에 합리 신념과 비합리

신념이 있다고 하 다. 여기서 비합리 신념

이란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수행할 때 방해가

되는 인지, 사고 철학인데 이 신념은 ‘혼잣말’

로 그 사람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Beck(1967)이 말하는 우울한 사람들의 자동

사고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완벽해

야 한다,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된다. 부

모의 사랑과 승인을 얻기 해서는 더 잘해야

만 한다’는 식의 완벽주의자의 사고와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완벽주의의 형성과 발

달과정을 인지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Burns(1980)는 아이가 어린 시 에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게 되는 과정을 간헐 강화의 효

과뿐 아니라 내부 메시지(internal message)를 반

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464 -

과거에는 완벽주의를 단일차원 인 개념으

로 보는 입장이었으나(Burns, 1980), 최근 들어

완벽주의를 자신을 향한 개인 인 것 뿐 아니

라 인 계 인 면으로도 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Hewitt 과 Flett(1991)에 따르

면 자기를 향한 완벽주의가 물론 근본 인 문

제이기는 하지만 응 곤란과의 계는 인

계 측면이 요할 수 있다고 하 다. 그

들은 완벽주의가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

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첫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

기 자신에 해 높은 기 을 세우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자기비난에 빠지기 쉬우며 이상

자기와 실제 자기간의 불일치로 인해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 등의 부 응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둘째,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을 향해 비 실 인 기 을 부

과하고 그 기 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기 하

기 때문에 그 기 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감, 불신, 비난을 보여서 인 계에서 좌

을 겪기 쉬우며, 특히 부부문제나 가족 문제

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지

나치게 높은 기 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평가

해서 완벽하게 해내도록 기 하고 있다고 지

각하거나 믿는 것인데 타인에 의해 부과된 기

을 과 하고 통제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

문에 무기력감, 우울, 불안에 취약해 진다

(Hewitt & Flett, 1991).

무조건 자기수용

무조건 자기수용이란 개념을 정의하려면

먼 자기수용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 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Rogers(1959)는 자기수용을 기

본 인 감각자료(sensory data)의 왜곡됨 없이,

자기 자신의 감정․동기․사회 개인 인

경험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 이형득(1979)은 자기수용을 세 가지로

설명하 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의 신체 조

건이나 심리 상을 그 로 경험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느낌․생각․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 인 상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세 번

째는 자신의 처지를 실로 인정하고 이에 직

면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 인 면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부정 인 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된다. 이

것은 결과 으로 자신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인 자기상을 갖지 못하

고 심리 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설기문, 1997). 따라서 자기를 수용하는

것은 조건 없이 있는 그 로의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

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요한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자기(self)’에 한 수많은 용어들이 상호 교

환 으로 사용되고 그 의미가 복되어 있어,

자기사랑(self-love),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

만족(self-satisfaction) 등이 자기수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에서 자기수용

과 가장 련이 깊은 것은 ‘자존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ogers, 1959). 박미 (1999)은 자

기수용이 자존감에 한 정서 차원의 요

요인임을 밝히려는 연구를 통해 개개인이 자

신의 장 과 단 에 해 담담하게 느끼는 정

도로 그 의미를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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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 과 단 에 한 만족(혹은 불만

족), 기분(혹은 불쾌감), 행복(혹은 불행), 그리

고 자부심(혹은 열등감)의 정도를 측정하여 얻

은 장 수용, 단 수용, 체 자기수용과 자

존감의 계를 분석하여 체 자기수용과 자

존감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하고 높은 정

상 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자기수용은 실제 인 자기와 이상 인

자기간의 일치와도 한 련이 있는 것으

로 밝 졌는데(Chandler, 1976; Ito, 1992), 이상

인 자기를 추구할 때 자신에게 한 목표

를 설정하므로써 실제 인 자기와의 불일치를

이는 것이 자기수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즉 자기에게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괴리감을 수용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더 완

벽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성격 특성은 낮은 자존감과 련이 있을 뿐

아니라(Burns, 1980; Hamacheck, 1978; Hollender,

1965; Pacht, 1984), 자신의 정 ․부정 측

면을 제 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 자기수용이 자존감과 비슷한 개념

이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 평가 상

황에서 자기가치감에 을 받지만 무조건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부정 인 평가 상황

에서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 로 수용할 수

있다는 에서 다르다. Ellis와 Harper(1997)에

의하면 무조건 자기수용이란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던지 자기 자신을 정 으로

수용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무조건 자기수용이라는 개념을 Ellis와

Harper의 정의와 맥을 같이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이 높다함은 어머니

의 비 과 비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있는 그

로 수용해 자기 가치감에 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동의 우울

우울(depression)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포

함되는 요인은 1) 상황에 따른 한 정서

상태 혹은 기분 2) 증상으로서의 지속 이고

병 인 기분 상태 3) 임상 진단 군으로서의

우울증이 있다(DSM-IV, 1994). 정신과 진단

체계인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는 우울증 일화(depressive episode)를

다음과 같은 증상 5개 이상이 연속 2주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에 포함되는 증

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2) 일상생활에 한 흥미나 즐거움의 하 3)

체 이나 식욕의 변화 4) 불면이나 과다 수면

5) 정신운동성 조나 지체 6) 피로나 활력 상

실 7) 무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 8) 사고력

이나 집 력의 감소 9) 반복되는 죽음에 한

생각.

DSM-IV에서는 이러한 기 을 성인과 아동

에게 모두 용하며, 단지 아동의 경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해 놓고

있다. 를 들어,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은 아

동의 경우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성인과 아동기 우울증의 증상 들

간에 일 일 응이 존재하며 동일한 진단

거가 아동과 성인이 두 집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이 반 된 것이다(Puig-Antich,

Blau, Marx, Greenhill, & Chambers, 1978).

한편 아동기 우울증을 성인과 동일선상에서

보고자 하는 견해들과 달리, 많은 연구결과들

은 아동기 우울증의 임상 인 특징이 성인기

우울증과는 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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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Puig-Antich et al., 1978). 아동기에 발병한

주요 우울증의 경우 반 인 임상 특징은

DSM-IV의 성인기 요 우울증의 특징과 유사

하지만, 멜랑콜리아, 정신증, 자살시도 등의

증상은 성인에 비해 상 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분리 불안, 공포증, 신체

인 불편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기에는 가출이나 약물남용 등의 증상으로 나

타나기도 한다(Kovacs & Beck, 1977). 강본선,

이만홍, 이호 , 김호 , 김경희와 노경선(1987)

은 부모용과 아동용 DISC(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Costello, Edelbrook, Dulcan,

Kalas, & Klaric, 1984)를 사용하여 학령기 아동

을 상으로 우울증 진단에 가장 별력이 높

은 증상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흥미상실이 가

장 높은 별력을 보인 반면, 성인 우울증 진

단에서 가장 요한 우울정서는 오히려 단

력이 낮아 아동기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인기 우울증의 인지 , 정서 주요 특징

이 아동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나(Toolan, 1962)

아동기에는 신체 증상, 짜증, 등교거부, 무단

결석, 학습부진, 과잉활동, 공격 행동 등 여

러 가지 행동 증상들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행동 증상들은 성인의 우울증상과 등가

(depressive equivalent)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

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동기 우울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장된

우울증(masked depression)으로 볼 수 있다.

완벽주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

완벽주의 이고 강압 인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일정한 기 에 도달할 것

을 요구하면서 조건 인 보상을 주기 때문에

아동의 요구와는 일치 하지 않을 소지가 많아

아동에게 우울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Missildine, 1963).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가 성취한 노력의 결과를 있는

그 로 인정하는데 인색하며 오히려 더 높은

성취를 하도록 지속 으로 구하는 경향이

많다. 결국 자녀들은 자신들이 행동에 해서

부모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좌 을 경험하면서 자기비하 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증

가하게 된다.

완벽주의와 우울에 한 선행연구들(Burns,

1980; Kanfer, Hagerman, 1981; Hewitt & Dyck,

1986;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에 의하면 완벽주의자들은 사소한 결함도 실

패로 느끼며 수행결과에 해 지나치게 높은

자기 기 을 설정함으로써 실패 강도와 빈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실

패 경험이 자기비난이나 고통과 결합하여 우

울을 일으키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

완벽주의와 자존감(Burns, 1980; Brody, 1988),

자기효능감(Beck, 1967; Hewitt & Flett, 1991)이

매개하며, 최근에는 자존감이 완벽주의와 우

울과의 계에 매개한다(Preusser, Rice, & Asbby,

1994)고 연구되었다.

Flett, Besser, Davis와 Hewitt(2003)의 완벽주의

와 무조건 자기수용에 한 연구에서는 완

벽주의와 무조건 자기수용이 높은 부 상

을 보 다. 한 Flett, Hewitt, Oliver와

Macdonald(2002)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와 낮

은 무조건 자기수용이 높은 부 상 이 있

음을 밝혔다. 자기수용 능력의 정도와 우울의

계에 한 연구는 부분 으로만 수행되었다.

Flett, Hewitt, Oliver, Macdonald(2002)의 학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 가치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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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무조건 자기수용 능력이 낮을수록 완

벽주의와 우울이 더 높은 상 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Ellis(2002)의 연구에서는 완벽주

의자들이 자신의 평가에 해 지나치게 민감

하여 무조건 자기수용 능력이 낮고 이것이

우울의 증가와 정 상 이 있음을 보고하

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을

상으로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자녀의 우울과

어떤 계가 있는지 한 아동의 무조건 자

기수용이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과

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연구의 상은 공주시 K 등학교의 4, 5, 6

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 들이었다. 조사

상 등학교에는 사 에 자료 조를 요청

하여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다. 질문지는

연구자로부터 연구목 과 질문지 응답방법을

상세히 설명 받아 숙지한 각 학 의 담임교사

의 지도하에 아동은 학교에서 질문지에 응했

고 어머니용은 집으로 보내서 응답하도록 하

다. 질문지를 달하는 과정에서 응답내용

이 아동이나 교사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용 투를 활용하 다. 질문지는 총 43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락된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418부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Hewitt과 Flett(1991)이 완벽주의를 귀인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

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

로 분류하여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를 개발

하 다. 체 문항은 45개 문항이며 하 차

원들은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

까지 7 척도로 평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척도를 한기연(1993), 홍

혜 (1995)등이 번안하고 김연수(1998)가 재 번

안하여 사용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등

학교 어머니의 수 에 맞게 언어 표 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 고 완벽주의 3개의 하 척

도는 한기연(1993)이 분류한 것을 따라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89,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74,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71, 체 완

벽주의 검사에 한 신뢰도는 .89이었다.

무조건 자기수용 질문지(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무조건 자기수용 질문지는 Chamberlain과

Haaga(2001a)가 학생을 상으로 개발하여

2003년에 개정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등학교 아동들의 수 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 다. 새로 개정된 질문지는 세 문항만 빼

고 처음 것과 같다. 이 질문지는 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7)까

지 7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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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다.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아동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Kovacs

와 Beck(1977)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 식(1990)이 한국어로 번

안하여 만든 아동 우울 검사(CDI)를 사용하

다. 이는 Beck의 우울 검사(BDI, 1967)를 8-13

세 아동의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주간 동

안의 자신의 기분 상태를 자가 평정법으로 반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1-3 으

로 평가되어 총 수는 1-81 사이에 분포되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

가 된다.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92이다.

자료분석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 자기

수용 우울 간의 상 을 검증하기 해

Pearson의 률상 계수를 통한 상 분석을 실

시하 다.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에 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델 근법(Linear

Structural Relations)을 사용하 다. 자료 분석에

는 통계 로그램인 SPSS 10.1과 구조 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공변량구조

모델(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Joreskog &

Sorbom, 1979)을 분석할 수 있는 AMOS 4.0

(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version 4.0)을 이

용하여 분석했다.

모델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x
2
값과 홍

세희(2000)가 만족스러운 부합도 지수로서 제

안하고 있는 기 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GFI), 비 표 합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비교 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추정오차의 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사용하

다. GFI, NFI, CFI는 .9이상이면 좋은 합도

로 간주된다.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지수는 RMSEA〈.05이면 좋은 부합도,

RMSEA〈.08이면 괜찮은 부합도, RMSEA〈.10

이면 보통 부합도, RMSEA 〉.10이면 나쁜 부

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결 과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간의 상 계

어머니의 다차원 완벽주의, 아동의 무조

건 자기수용, 아동의 우울 수 간의 상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상 분석 결과, 어머니의 완벽주의 총 과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고(r=-.35, p<.01), 어

머니의 완벽주의 총 과 아동의 우울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r=.40, p<.01),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과

아동의 우울 간에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r=-.40, p<.01).

구체 으로 어머니의 완벽주의의 하 차원

들과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 간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어머니의

완벽주의의 하 차원들과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간의 계를 보면, 어머니의 자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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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

총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

완벽주의

총
1.00

자기지향

완벽주의
.83
**

1.00

타인지향

완벽주의
.68
**

.30
**

1.00

사회부과

완벽주의
.73
**

.39
**

.36
**

1.00

무조건

자기수용
-.35** -.30** -.28** -.20** 1.00

우울 .40
**

.23
**

.43
**

.30
**

-.40
**

1.00

평균 182.32 64.81 60.13 57.38 72.80 47.58

표 편차 25.35 14.46 9.45 9.47 21.18 9.19

사례수 418 418 418 418 418 418

**
p<.01

표 1. 어머니의 다차원 완벽주의,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아동의 우울간의 상 평균과 표 편차

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간에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각각 r=-.30, -.28, -.20, p<.01). 즉 어머니의

다차원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수 은 낮고, 어머니의 다차원

완벽주의가 약할수록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

용 수 은 높음을 알 수 있다.

상 계수의 크기를 볼 때, 어머니의 완벽주

의의 하 차원 자기지향 완벽주의(r=-.30),

타인지향 완벽주의(r=-.28), 사회부과 완벽주의

(r=-.20) 순으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과 어머니의 완벽주

의 차원과의 부 상 계는 자기지향 완벽

주의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타인지향 완벽

주의,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완벽주의의 하 차원

들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를 보면, 어머니

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간에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각각

r=.23, r=.43, r=.30, p<.01). 즉 어머니의 다차

원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아동의 우울 수

은 높고, 어머니의 다차원 완벽주의가 약할

수록 아동의 우울 수 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상 계수의 크기를 볼 때, 어머니의 완벽주

의의 하 차원 타인지향 완벽주의(r=.43),

사회부과 완벽주의(r=.30), 자기지향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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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무조건 자기수용1(부정) 1.00

2. 무조건 자기수용2 ( 정) .67** 1.00

3. 자기지향완벽주의 -.40
**

-.11
**

1.00

4. 타인지향완벽주의 -.34
**

-.14
**

.30
**

1.00

5. 사회부과완벽주의 -.31
**

-.02 .39
**

.36
**

1.00

6. 우울정서 1 -.57** -.31** .44** .49** .41** 1.00

7. 우울정서 2 -.04 -.09
*

-.14
**

.12
**

.00 .09
*

1.00

평 균 3.50 3.82 4.32 4.01 3.83 1.76 1.96

표 편차 1.35 .97 .96 .62 .63 .34 .54

표 2. 측정변인의 상 , 평균 표 편차

(r=.23) 순으로 아동의 우울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완벽주의 차원과의 정 상 계는

타인지향 완벽주의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마지막으로 자기지향 완

벽주의임을 알 수 있다. 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과 우울 간에는 부 상 이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조건 자기수용 수

이 높아질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우울이 감소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구조 방정식 모델 근법

측정 모델의 검증

구조 방정식 모델 근법은 측정오차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어 측정 오차를 분리한 편

되지 않은 매개변인의 효과 측정치를 제공

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이에 구조

방정식 모델 근법을 활용하여 무조건 자

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측정모델

을 구성하 다.

본 자료에 구조 방정식 모델을 용하기 해

각 변인을 요인분석 한 후 그 결과로 나타난

하 요인 척도 수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

다. 설문지는 모두 10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

었는데, 그 45개 문항이 다차원 완벽주

의, 20개 문항이 무조건 자기수용, 27개 문

항이 아동의 우울에 한 문항 들이었다. 세

가지 주제에 따른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차원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16

문항), ‘타인지향 완벽주의’(13문항), ‘사회부과

완벽주의’(16문항)로 나뉘어, 이 세 요인을 완

벽주의의 측정변인으로 간주하 다. 무조건

자기수용은 ‘ 정’(10문항), ‘부정’(10문항)으로

나뉘는데, 무조건 자기수용에 한 정

문항이 부정 문항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요인 1은 정

요인으로 요인2는 부정요인으로 명명하 으며

이 두 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 다. 아동

의 우울은 ‘우울정서’(11문항), ‘죄책비난’(16문

항)으로 나뉘어, 요인 1은 우울의 정서 요인

으로 명명하 고, 요인 2는 죄책감과 자기비

난 요인으로 명명하 다. 그 후, 각 주제별 문

항 갯수의 차이에 따른 문제 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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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지향

사회

부과

정

요인

자기

지향

부정

요인

죄책

비난

우울

정서

완벽주의
우울무조건

자기수용

.42
f .58

**
.49** .97

**
.05
f .85

f .13
**

그림 1. 측정모델

무조건

자기수용

완벽주의 우울

-.99
**

.34
f

-.60**

그림 2.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모델(p< .01)

해 6가지 측변인들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

균을 측 값으로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의 검증에 사용된 7개의

측정변인의 상 과 평균 표 편차는 표 2

에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모든 잠재 변인간의 양 방향

계를 가정한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체 측정

모델의 자료에 한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χ

²(10, N=418)=43.91, p=.01, GFI=.98 NFI=.96

CFI=.97, RMSEA=.08로 반 인 부합도가

하 다. 그리고 모든 측정변인의 신뢰도가

.01 수 에서 유의미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신뢰롭게 측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1).

측정모델이 합하 으므로 이들 측정변인

으로 구조모델을 검증하고자 하 다. 먼 어

머니의 완벽주의가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

를 거쳐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델을 검증하기 해 어머니의 완벽주의

에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으로 가는 경

로, 무조건 자기수용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어머니의 완벽주의에서 아동의 우울로 가

는 경로를 포함한 이론모델을 설정하 다. 이

론모델을 검증한 결과, x
2
(11, N=418)=43.74,

p=.01, GFI=.98, NFI=.96, CFI=.97, RMSEA=

.07 으로 반 인 부합도가 하 다. 따라서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모델이 지지되었다.

매개모델의 경로계수(그림 2)를 살펴보면 어

머니의 완벽주의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으로

가는 경로-.99, (p<.01), 무조건 자기수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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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

.10f

-.05
**

경로 추정치는 표 화 수치. 잠재 변인의 양방향 화살

표 생략. 첨자f는 고정시킨 특징수(** p〈.01).

그림 3. 완벽주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의 단순효과 모델

모델 d.f. χ2 GFI NFI CFI RMSEA

측정모델 10 43.91 .98 .96 .97 .08

매개효과 모델 11 43.74 .98 .96 .97 .07

단순 효과 모델 12 241.85 .91 .80 .81 .18

표 3. 무조건 자기수용의 측정모델, 매개효과 모델, 단순효과 모델의 부합도 지수

우울로 가는 경로 -.60, (p<.01)가 유의미하고

완벽주의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34(n.s.)가 유

의미하지 않아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간의 계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가 입증되었다.

한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간의

계에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모

델이 한지를 살펴보기 해 매개효과 모

델과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이 각각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단

순효과 모델을 비교하 다. 무조건 자기수

용과 어머니의 완벽주의의 계를 가정하지

않고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치고 무조건 자기수용이 아동의 우

울에 향을 미친다는 단순효과 모델을 살펴

본 결과 x
2
(12, N=418)=241.85, p=.01, GFI=

.91, NFI=.80, CFI=.81, RMSEA=.18로 앞의 매

개모델에 비해 부합도가 좋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효과 모델보다는 매개효과 모델이 자료에

더 한 것으로 단되었다. 단순효과 모델

의 경로계수(그림 3)를 보면 어머니의 완벽주

의에서 아동의 우울로 가는 경로가 .10(n.s.)유

의미하지 않았고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에

서 아동의 우울로 가는 경로-.05(p<.01)는 유의

미하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 간의 계를 검증하

고자 하 다. 완벽주의가 아동에게 주는 향

이 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에 한 선행 연

구가 주로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으

므로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아동의 우울과 어

떠한 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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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llis(2002)의 합리 ․정서․행동치료에서

심리 건강의 한 부분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온

무조건 자기수용이라는 변인이 어머니의 완

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간에 매개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도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먼 어머니의 완벽주의 차원에 따라 아동

의 우울 간의 계를 규명한 결과, 어머니의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아동의 우울에 가장 큰

상 이 있었다. 한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

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를 알아 본 결과,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과 아동의 우울과는

부 상 을 보 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

기에게 엄격한 기 을 세우고 자기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 하는 성격 특성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요한 타인이 자기에게

비 실 인 기 을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하고

자기에게 압력을 넣는다는 신념을 가진 성격

특성이며 이 두 차원은 모두 완벽주의

행동의 상이 자기에게 귀착된다. 그러나

요한 타인에게 비 실 인 기 을 용하고

완벽함을 요구하고 타인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의 방

향이 요한 타인에게 향하는 성격 특성이

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에게 과도한 기 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원하는 로 성취

되지 않으면 자녀를 평가하고 비 하는 타인

지향 완벽주의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자녀

를 우울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완벽주의 부모의 특성은 모두 자녀의 우

울에 부정 향을 다는 Missildine(196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어머니의 타인지향 완

벽주의 성향이 높을 때 아동의 우울에 가장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동 상담

을 할 때 어머니의 완벽주의에 한 검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었다. 아동이

우울과 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

어머니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그 에서도 완벽주의 성향에 한 검사

가 있어야 하고 그 완벽주의가 어떠한 차원에

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해서 이를

상담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상담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차지하는 비 이 큼을 고려

해 볼 때 어머니의 성격성향에 한 평가가

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이 본 연구의 의

의라 하겠다.

Ellis(1962)가 무조건 자기수용이라는 변인

이 심리 건강의 요한 지표라고 주장한 것

처럼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이 높을 때 우

울이 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자기수용이라는 변인이 아동의 우울과는

부 상 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무

조건 자기수용감을 높일 때 아동이 어머니

의 완벽주의라는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덜하며 반 로 무조건 자기수용이

낮을 때는 더 우울할 수 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아동의 무조건 자기

수용이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아

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해 좀 더 정교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

개효과가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무

조건 자기수용감이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

개경로의 확인은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높다

하더라도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이 낮아지

지 않는다면 아동의 우울과 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조건 자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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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을 두어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요

할 것이다. 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아동이 인생

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성격이고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처하느냐가 요하므로 아

동의 무조건 자기수용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다면 어머니의 완벽주의의 비 을 지각하고

통제하며 처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여

겨진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자신을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따라 아동의 정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을 확인한 것도

본 연구의 요한 함의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도 요하지만 아동의

내면에서 타인에 한 평가나 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은 상담에서 진 는 강화시켜야 할

요소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어머니

의 완벽주의가 높은 상황에서는 아동의 무조

건 자기수용이 하되고 결국 아동이 우울

하게 된다는 매개효과의 입증은 우울의 발생

에 한 근일 수 있으며 이는 한 우울치

료에도 많은 함의를 내포할 수 있다. 즉 무조

건 자기수용 증가를 우울의 치료 목표로

정해 비합리 신념을 합리 신념으로 바꾸

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 우울치료에 효과를 가

져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연

구방법에서 질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질

문지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다 피험자가

사회 선호도에 따라 반응하거나 솔직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부주의하게 반응하

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울의

경우 실제 면 을 통해 그 정도를 확인하거나

다른 우울 진단검사를 동시에 사용하여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가 모델

검증을 목 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무조건

자기수용이나 우울을 한 가지 측정치만 사용

하여 측정하 으나 이를 구조 방정식 모델

근법으로 분석할 때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

조방정식 근법은 이론변인을 히 측정하

기 해 여러 개의 측정변인으로 측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아동의 우

울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

하지 못했다는 제한 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

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 자기수용,

우울은 경험 으로나 이론 으로 상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

는 스트 스 경험이나 사회 지지의 수 과

같은 다른 잠재 인 요소들을 더 포함해서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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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a Child'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fectionism

and the Child's Depression

Sarah Hyoung Sun Kim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erfectionism, a child'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the child's depression. It was also aimed at investigating the role of the

child'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fectionism and her child's

de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418 children(mean age=11) in the 4th,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mothers. The children reported the levels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depression;

mothers reported their perfectionism levels. Correlation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ther's perfectionism

is positively related to her child's depression. The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f the child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child's depression.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a child'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perfectionism and child's depression was proved.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s a new therapy for a child's

depression.

key words :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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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_27 .153 .343

무조건 자기수용

요인

1 2

문항_01 .449 .438

문항_02 .794 .190

문항_03 .779 .250

문항_04 .289 .481

문항_05 .697 .183

문항_06 .196 .533

문항_07 .158 .578

문항_08 .776 .257

문항_09 .138 .443

문항_10 .164 .493

문항_11 .736 .232

문항_12 .114 .494

문항_13 .174 .471

문항_14 .110 .518

문항_15 .221 .429

문항_16 .714 .345

문항_17 .754 .253

문항_18 .654 .310

문항_19 .329 .432

문항_20 .754 .268

아동 우울

부록 1.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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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2 3

문항_01 .703 .075 -.088

문항_02 -.048 -.066 .529

문항_03 -.012 -.012 .464

문항_04 .053 -.011 .582

문항_05 .083 .305 .024

문항_06 .634 .279 .047

문항_07 .140 .611 .070

문항_08 .487 -.143 .308

문항_09 -.025 -.027 .397

문항_10 .020 .023 .300

문항_11 .415 .191 -.112

문항_12 .520 -.217 .317

문항_13 .032 .617 -.044

문항_14 .751 .211 -.007

문항_15 .719 .320 .002

문항_16 .465 .470 .000

문항_17 .767 .041 -.080

문항_18 .349 .329 -.063

문항_19 -.093 -.013 .324

문항_20 .725 .279 -.067

문항_21 -.250 .071 .557

문항_22 .335 .400 -.168

다차원 완벽주의

요인

문항_23 .616 .181 -.145

문항_24 -.091 -.142 .492

문항_25 -.097 .596 -.186

문항_26 .465 .314 -.182

문항_27 .119 .605 -.106

문항_28 .569 .430 -.100

문항_29 .175 .620 -.135

문항_30 -.264 -.042 .530

문항_31 .016 .658 -.147

문항_32 .708 .066 -.208

문항_33 .224 .461 -.176

문항_34 .070 -.130 .477

문항_35 .274 .563 -.143

문항_36 .017 -.147 .488

문항_37 .053 -.101 .448

문항_38 -.211 .037 .448

문항_39 .237 .635 -.059

문항_40 .434 .400 -.204

문항_41 .238 .591 -.210

문항_42 .447 .443 -.100

문항_43 -.006 -.208 .495

문항_44 -.081 -.275 .476

문항_45 -.039 -.189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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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향

타인 향

사회부과

긍정요인 부정요인

1우울 2( )우울 죄책

완벽주의

무조건자기수용

우울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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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1

e10
1

매개모델

자기 향

타인 향

사회부과

긍정요인 부정요인

1우울 2( )우울 죄책

완벽주의

무조건자기수용

우울

1

1

1

1

e1
1

e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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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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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5
1

e6

1

e7

1

0.01

e8
1

0.01

e9
1

0.01

e10
1

1

1

1

측정모델

자기 향

타인 향

사회부과

긍정요인 부정요인

1우울 2( )우울 죄책

완벽주의

무조건자기수용

우울

1

1

1

1

e1
1

e2
1

e3
1

e4
1

e5
1

e6

1

e7

1

0.01

e8
1

0.01

e9
1

0.01

e10
1

단순모델

부록 2. 측정모델, 매개모델, 단순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