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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의 사회 행동특성과 래지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김 동 † 이 규 미

아주 학교

최근 래지 연구의 문제 으로 교사측면을 등한시 한 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새로운 지

이 두되었으며 이에 교사 향력을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과 래지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 상은 등학교에 재학 인 6학년 아동 371명과 담임교사 12명이었다. 아동의

래 지 와 사회 행동특성은 모두 래 지명식으로 측정하 으며, 교사 선호도는 자기 보

고식으로 측정하 다. 그 결과 교사 선호도는 외 공격성 축성과 래 선호도 계

에서 재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공격아에게 교사 선호는 래 선호를 낮추

는 험요인인 반면, 축아에게 교사 선호는 래 선호를 높이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한 교사 선호도는 친사회성, 외 공격성 축성과 래 인기도 계에서 재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아와 축아에게 래 선호는 래 인기를 높이는 보호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공격아에 한 교사 비선호는 아동의 래 인기를 높여 오히려 공

격성을 강화시키는 험요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임교사, 학교

상담자, 학교의 역할과 시사 을 논의하 다.

주요어 : 교사 선호도, 래 선호도, 래 인기도, 사회 행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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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학 에서 보면 등학교 시기는

아동기와 기 청소년기를 포함하며, 이 시기

의 주된 특징으로 래 계 발달을 들 수 있

다. 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아동들은 이 보

다 범 하고 다양한 래 계를 경험하게

된다. 래 계 속에서 아동들은 소속감, 정서

지지와 같은 심리 요구를 제공받고 자기

인식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한 아동들

은 래집단에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을 배운다. 바꾸어 말하면 래집단

은 사회 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매우 요하다.

이와 같은 요성에 따라 래 계와 래맥

락을 이해하기 한 다양한 연구(김윤경, 이옥

경, 2001; 신유림, 2008; 이시자, 2000; 이은

해, 김정윤, 오원정, 2001; 임연진; 1998;

Coie, Dodge, & Kupersmidt, 1990; LaFontana &

Cillessen 1999; Newcomb, Bukowski, & Pattee,

1993)가 이루어져왔고, 그 가운데서 래지

는 래 계를 용이하게 악할 수 있는 지표

로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아동의 래지 는 래 계의 이해 뿐 아

니라, 학교에서의 심리 응과 이후 성인기

의 응을 측하는 지표로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아동의 래지 는 집단이 달라

져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 낮은 래지 를

유한 아동은 학업실패, 비행, 정신 질환 등

이후 시기 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임연진,

이은해, 2000). 따라서 래 계의 발달이 가

속화되고 래지 가 형성되는 시기인 등학

교 시기는 아동들에게 매우 요하다. 한

등학교 시기는 래집단이 형성되고, 래

의 수용과 거부에 따라 본인들의 래지 를

스스로 인식하는 시기인 을 고려해 볼 때,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등학교 시기의

래지 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래지 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와 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래지 와 련된

변인들을 밝히려는 노력이다. Newcomb 외

(1993)는 래 지 에 한 선행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여 1차 으로 348개의 독립변인을 발견

하 다. 연구자들은 다시 4개의 큰 범주(사회

성, 공격성, 축성, 인지능력)로 독립변인을

구분한 후 래지 에 따른 아동의 행동특성

을 밝힌 바 있다. 도 혜(2007)는 생태

에 따라 변인들을 래 지 에 미치는 향력

을 범 하게 분석하 다. 연구결과 연령, 외

공격성, 학업능력 사회 자아존 감,

충동성과 같은 유기체 변인들이 설명력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 졌다. 강화정

(2007)은 39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래 지 가

높은 아동과 래 지 가 낮은 아동을 별하

는 변인은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과 학업성

취도임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들을 종합

해보면 아동이 보이는 사회 행동특성이

래지 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래지 에 한 새로운 해석을

한 노력이다. 래지 에 한 연구는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수용과 거부 형태로 악된

지 를 의미하는 사회측정 인기도(sociometric

popularity)에서 먼 출발하 다(Cillessen &

Rose, 2005). 사회측정 인기도는 래 선호도

에 기 한 인기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지 를 유한 아동들 에 래로부터 선호

되는 아동뿐 아니라, 선호되지는 않더라도 여

히 래에게 인기 있는 아동들이 발견되면

서(Parkhurst & Hopmeyer, 1998) 지각된 인기도

(perceived popularity)라는 새로운 래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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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각된 인기도는 집

단 내에서 우세한 정도 는 사회 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인기

도를 래 선호도와 쉽게 구분하기 해 래

인기도라 지칭하 다. 후속 연구들(도 혜, 최

보가, 이지민, 2005; Cillessen & Mayeux, 2004;

Lease, Kennedy, & Axelrod, 2002; Rose, Swenson,

& Waller, 2004; Walcott, Upton, Bolen, & Brown,

2008)을 통해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는

서로 련은 있으나 동일한 개념이 아님이 확

인되었고, 교실장면처럼 래집단의 사회

역동이 활발하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래 선

호도와 래 인기도는 각기 독자 으로 향

력을 나타내는 요한 변인이이라는 증거들이

밝 졌다(Lease et al., 2002). 따라서 래지 를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로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연구방법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세 번째는 래지 에

향을 미치는 매개 는 재 변인에 한 탐

색이다. 즉, 래지 에 한 향을 미치는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과 래지 계를

매개하거나 재하는 변임을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Vaillancourt와 Hymel(2006), Puckett,

Aikins Cillessen(2008) 등은 공격성과 래지

계에서 어떤 변인이 재변인으로 작용

하는 알아보았고, 이승연(2011)은 공격성과

래지 계에서 친사회 행동과 사회 유

능성의 재효과를 살펴보았다. 한편, Chang

외(2004)는 래집단에서 가장 요한 사회

맥락은 아동, 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래지 연구들이(Coie, Dodge, & Kupersmidt,

1990; Crick & Grotpeter, 1995; Crick & Ladd,

1993; LaFontana & Cillessen, 1999) 아동 혹은 개

인 그리고 래와 련된 변인에만 국한되어

수행되었다고 지 하고 이에 교사변인에 한

연구를 강조했다. 교사변인을 강조한 이와 같

은 주장은 여겨 야 할 상당한 가치가 있다.

래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

실장면에서 등학교 담임교사는 유일한 성인

이며 학 운 에 인 권한을 가지고 있

다. 교사는 학 의 기본 인 규칙과 규 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며, 교과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객 지식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 을

의식 으로 혹은 무의식 으로 끊임없이 달

할 개연성이 크다. 한 교사는 학 내에 독

자 이고, 향력 있는 성인으로 늘 아동

찰의 주인공이 된다. 따라서 수업시간이건 쉬

는 시간이건 교사의 행동은 쉽게 아동들의

심과 주목을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은 들을

미루어보아 교사의 말과 행동이 학 아동에

게 미치는 향력은 일반 성인이나 같은 래

들의 향력보다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교사 선호도는 요한 교사변인들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사 선호도는 교

사가 특정 아동에 해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

하며(Chang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

사에 의해 악된 학 아동에 한 선호 정도

를 의미한다. 이상 으로 교사는 아동을 동일

하게 보살펴주고 좋아할 것으로 기 된다. 그

러나 실제 으로 교사가 모든 아동에게 동일

한 심과 선호를 나타내기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말하자면 교사의 선호는 아동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교사 선호

도는 래 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

는데, Taylor(1989)는 등학교 학년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래 선호도가 낮았던 아동

들 교사와 정 인 계를 유지한 아동은

다음 해에 래 선호도가 높아져 친구들로부

터 거부를 당하지 않게 되는 반면, 교사와 부

정 인 계를 유지한 아동은 계속해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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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White(2000)는 등학교 아동을 상으로 교사

의 피드백과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래 선호도에 해 조사하 다. 연구결과, 교

사의 피드백과 평가는 아동의 래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으며, 정

인 피드백 보다 부정 인 교사 피드백이

래 선호도에 더 큰 향력을 보 고, 정

이고 단편 인 교사 피드백은 래 선호도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 이면서 정 인 교사 피드백이 아동의

래 선호도에 향을 주게 된다고 하 다.

결론 으로 연구자는 특정 아동에 한 교사

피드백과 평가가 래들이 해당 아동을 평가

하는 새로운 기 혹은 필터로서 기능하여

래 선호도에 향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Mercer와 DeRosier(2008)는 등학교 3학년을

상으로 한 2년 과정의 연구를 통해 교사 선호

도 감소에 따라 래 거부, 외로움, 성 하

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한 바 있다. 신유림

(2009)은 축과 불안과 같은 내면 문제행동

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교사 선호도 수 에

따라 문제행동과 래 괴롭힘 피해 간의 계

가 달라지며, 교사 선호도가 높을수록 래

괴롭힘 피해가 낮은 것으로 보고했으며, 결론

으로 교사 선호가 래 괴롭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는 보호요인임을 확인 한 바

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사 피드백

을 포함한 교사 선호는 아동들에게 개별 아동

을 단하는 평가 거 는 근거로써 작용

하여 래 수용과 혹은 래지 에 향을 미

치고 나아가 래에게 수용되지 못하거나

래지 가 낮은 아동이 겪는 외로움을 포함한

부정 정서, 성 하, 래 괴롭힘을 방하

는 요한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교사 선호도는 래수용과 배척, 래 괴

롭힘을 포함한 래 계와 학교 응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 지고 있지만 국

내에서는 개인 인 역 혹은 사 인 역으

로 간주하여 구체 인 논의나 연구가 매우 미

진한 실정이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의 발표

이후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공론화되고

있는 시 에서 교사변인의 요한 한 축인 교

사 선호도에 한 연구는 학교 장에 의미 있

는 시사 을 주리라 기 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과 래 지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교사 선호도에 의한 재효과란

래지 는 아동이 보이는 사회 행동특성에

의해서 향을 받지만, 교사의 선호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하자면, 개별 아동에 한 교사 선호가

아동들의 인식에 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아동들은 차 교사 선호를 내재화하게 된다.

이 게 내재화된 교사 선호도는 동일한 행동

을 보인 아동에 해서도 다르게 인식하고 다

르게 반응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결과 으로

래지 에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Chang

et al., 2004).

Chang 외(2007)는 아동의 행동특성과 래

선호도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처음으로 보고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친사회성과 래 선호도 계에서 교

사 선호도가 유의미한 재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아동의 래지

에 한 교사 선호도의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Chang

외(2007)는 래지 를 래 선호도만 국한하

다. 이는 래 선호아보다 래 인기아가

래 계에 보다 큰 향을 주며(Cilles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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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2005).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는 다

른 향을 주는 변인이라는(Lease et al., 2002)

을 고려해 볼 때, 래지 에 한 교사 선

호도의 재 향력을 온 히 설명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한 Chang 외(2007)의 연

구는 래지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사회

맥락으로 교사변인을 검증하는 것에만 주

안 을 둔 나머지 래맥락에서 교사 선호가

갖는 의의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더불어 교사

의 순기능 인 혹은 역기능 인 역할을 제시

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래지 를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

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 아동의 행동

특성과 래지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구

체 인 재효과를 밝히는 동시에 교사선호도

가 갖는 의의와 교육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

은 친사회성, 외 공격성, 계 공격성,

축성을 의미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의 네 가지 행동특성은 래지 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변인인 동시에 교실장면

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특성으로 교육 장

에 구체 인 시사 을 제시하기 해서이다.

좀더 살펴보면, 래나 래집단의 이익을

해 하는 모든 정 인 행동을 의미하는 친사

회성은 래 계와 학교 응이 잘된 아동에게

서 나타나는 표 인 행동특성으로 타인과의

계에서 정 인 결과를 가져오고, 재와

미래 생활의 원만한 응을 상하며, 내면

문제행동을 방하는 변인이다. 한 친사회

성은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윤경, 이옥

경, 2001; 도 혜, 2007; 이은해, 김정윤, 오

원정, 2001; 임연진, 이은해, 2000; Coie et al.,

1982;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 Parkhurst & Asher, 1992). 반면 공격성은

래 계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 응에 실패하

는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 인 행

동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다시 때

리기, 치기, 욕하기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외 공격성과 은근히 따

돌리기, 나쁜 소문내기와 같이 래 계에 손

상을 주는 계 공격성으로 구분하 다. 연

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외

계 공격성은 래 선호도에는 부정 인

향을 주는 반면 래 인기도에는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동 , 이규미,

2010; 도 혜, 최보가, 이지민, 2005;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 Prinstein &

Cillessen 2003; Walcott et al., 2008). 공격성과

함께 래 계에 역기능 으로 작용하는

축성은 부정 자아개념(Hymel et al., 1993)이

나 불안, 우울증과 같은 내면 문제 행동

(Hymel et al., 1990)과 련되고 부정 인 성격

특성으로 발 될 수 있어, 래 계 연구에

있어 요한 심의 상이다. 본 연구에서

축성은 래 계에서 혼자 있고, 래와의

상호작용이 일반 아동에 비해 은 행동을 의

미한다. 축성은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

에 부 정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윤경, 이옥경, 2001; 신유림 2007; 이은해,

김정윤, 오원정, 2001; 임연진, 이은해, 2000;

Chang et al.,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

정리해 보면, 본 연구는 래지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극복하고자 출발하 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들이 요한 사회 맥락

인 교사변인을 고려하지 않는 채 진행되어온

한계를 보여 이에 교사변인의 요한 한 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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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선호도를 심으로 래지 에 향을

미치는 교사의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 다.

둘째는 래 간에 사회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실장면에서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는 각각 다른 독자 향을 미치는 요

인임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래지 연구는

래 선호도에만 집 되어 연구가 진행되었기

에 이에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를 구분하

여 살펴 으로써 래지 연구의 역을 확

하고자 하 다.

궁극 으로 본 연구는 래지 연구에서

교사 선호도라는 새로운 구인을 탐색함으로써

앞으로 개될 교사 선호도 연구의 요한 시

사 을 찾는 동시에 아동의 행동특성, 래

선호도, 래 인기도 교사 선호도와의

련성을 통합 으로 살펴 으로써 교실장면에

서의 교사역할, 래 계의 이해, 학교 응,

공격 인 아동의 개입방법 등 교육 장에 많

은 시사 을 찾고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8개 등학교에

재학 인 6학년 아동 371명(남아 177명, 여아

194명)과 해당아동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 12

명(남교사 5명, 여교사 7명)을 상으로 하

다.

등학교 6학년 아동들은 최고학년으로

래 계에 많은 심을 보이고 래지 를 이

해할 뿐 아니라 사회 행동특성을 뚜렷이 드

러내는 특징을 보이기에 이에 6학년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사 선호도를 제외한 나머

지 측정도구 사용 시 래지명을 활용하 다.

래지명과 자기보고 방식을 함께 보고한 김

동 과 이규미(2010)의 연구결과 따르면 두 방

식은 서로 다른 결과 치를 나타내며 자기보고

의 경우 검사자들이 본인을 하게 측정하

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하 다. 한 이승연

(2011)은 외국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자기보

고보다 래지명에 의해 사회 행동특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

에서도 래 지 사회 행동특성을 래

지명 식으로 측정하 다.

래지

래지 검사도구는 Lease 외(2002)가 사용

한 래지명 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질문지는 래 선호도를 측정하는 2개 문항

(“우리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우리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친구는?”)과 래 인기

도를 측정하는 2개 문항(“우리 반에서 가장 인

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낮다고 생각하는 친구는?”)으로

구성되었다. 먼 반 학생 체 이름이 힌

명단이 포함된 질문지를 배포한 후, 각 질문

문항에 해당하는 친구의 이름을 3명씩 동그라

미로 표시하게 하 다. 각 문항은 지명된 빈

도에 따라 반별 표 수(z 수)로 환산하 고,

래 선호도 수는 “좋아하는” 문항의 표

화된 수와 “싫어하는” 문항의 표 화된

수의 차이를 구한 후, 그 차를 다시 표 수

로 환산하 다(Coie & Dodge, 1983). 래 인기

도 수는 “인기 있는” 문항의 표 화된 수

와 “인기 없는” 문항의 표 화된 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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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한 후, 그 차를 다시 표 수로 환산하

다.

사회 행동특성

사회성 행동특성은 친사회성, 외

계 공격성, 축성으로 구분하여 검사하

다. 래지 검사와 동일하게 질문에 해당하

는 아동을 3명 씩 표기하는 래지명 방식을

이용하 으며, 측정된 빈도를 표 수로 환

산하여 사용하 다. 친사회성을 측정하기

해 Chang 외(2004)가 사용한 친사회성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 다. 질문지

는 5개 문항(“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구는?”,

“다른 친구가 말하고 있을 때 잘 들어주는 친

구는?”, “모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친구는?”,

“싸우거나 화내지 않고 친구의 편이 되어주는

친구는?”, “친구를 잘 이끄는 친구는?”)으로 구

성되었으며, Chang 외(2004)의 연구에서의 신

뢰도(Cronbach's ɑ)는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

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외 계 공

격성을 측정하기 해 Rose 외(2004)가 사용한

공격성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질문지

는 외 공격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다른

친구를 발로 차고, 때리고, 주먹질하는 친구

는?”,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창피를 주기 해

험한 욕을 하는 친구는?”, “친구의 짓궂은 별

명을 불러서 남을 놀리는 친구는?”, “친구를

힘들게 부려먹는 친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박하는 친구는?”)과,

계 공격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친구에

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게 만드는 친구는?”, “자신의 친

구들과 못 어울리게 해서 남에게 복수를 하는

친구는?”, “화가 나면 친구를 모른 척하거나

말을 걸지 않는 친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같이 놀지 않겠다고 말하는 친구는?”,

“모둠 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를 모둠에 잘

끼워주지 않는 친구는?”)으로 구성되었으며,

외 계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각각 .95와 92로 나타났다.

축성을 측정하기 해 Chang 외(2007)가 사용

한 축성 척도를 사용하 다. 질문지는 7개

문항(“자주 혼자 있는 친구는?”, “부끄럼을 많

이 타는 친구는?”, “친구의 말을 잘 따르는 친

구는?”, “반에서 조용한 친구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는?”, “말을 많이 하지 않

는 친구는?”,“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친구

는?”)으로 구성되었으며 Chang 외(2007)의 연구

에서 신뢰도(Cronbach's ɑ)는 .8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교사 선호도

교사 선호도를 측정하기 해 Mercer와

DeRosier(2008)가 사용한 교사 선호도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교사 선호도는 단일문

항으로 “다음 학생을 좋아하는 것은 선생님에

게 어느 정도 쉬운 일입니까?”이며, 5 척도

(1 = ‘매우 어렵다’부터 5 = ‘매우 쉽다’)를

사용하 다. 교사 선호도를 단일 문항으로 하

는 방식이 기존 연구들(신유림, 2009; Chang et

al., 2004; Chang et al., 2007; Hughes et al.,

2006; Mercer & Derosier, 2010; Taylor, 1989;

Wentzel & Asher, 1995)에서 아동에 한 교사

의 선호도를 측정했던 공통된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하 다. 한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3개월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 으며,

Mercer와 DeRosier(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는 .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

서는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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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와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하 다.

연구 차

본 조사는 실시 시기는 세 가지 을 고려

하여 결정하 다. 첫째는 아동의 래지 , 사

회 행동특성 교사 선호도 등 측정변인이

모두 안정 으로 유지되는 시기, 둘째는 본

조사 실시 학교의 학사일정( 간고사, 기말고

사, 운동회, 학 회 등)에 방해되지 않는 시기,

셋째는 학기 교사 선호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3개월)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

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실시에 앞서

학부모를 상으로 연구목 과 설문내용을 포

함한 설문참가 동의서를 배부한 후 이에 동의

한 아동만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

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박사과정에 재학 인

연구원 4명과 등학교 교사 4명의 도움을 받

아, 조사원들이 직 연구 상 학 에 들어가

연구 목 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소개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 다.

아동 설문의 경우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5분이었으며, 교사의 경우 5분 내외가 소

요되었다.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 분석을 해 PASW18.0을 사용

하 다.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교사 선호도의 결측치

는 EM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한 후 분석하 다.

측정변인의 일반 인 경향과 상 계를 알기

해 기술통계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과 래지 계

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

라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각 사회 행동특성

(친사회성, 외 공격성, 계 공격성,

축성)과 재변인인 교사 선호도를 투입하고

2단계에는 각 사회 행동특성과 교사 선호도

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 다. 상호작용 변

인은 사회 행동특성이 이미 Z 수로 표

화되었기에 교사 선호도만 심화(centering) 한

후 생성하 다.

결 과

측정도구명 측정도구 측정 상 측정방법

래 선호도 Lease 외(2002)도구 번안 아동 래 지명법(3인)

래 인기도 Lease 외(2002)도구 번안 아동 래 지명법(3인)

친사회성 Chang 외(2004)도구 번안 아동 래 지명법(3인)

외 공격성 Rose 외(2005)도구 번안 아동 래 지명법(3인)

계 공격성 Rose 외(2005)도구 번안 아동 래 지명법(3인)

축성 Chang 외(2007) 번안 아동 래 지명법(3인)

교사 선호도 Mercer와 DeRosier(2008) 도구 번안 교사 자기 보고법

표 1.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측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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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측정변인들의 일반 인 경향을 알아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는 표 2에 제시하 다. 사회 행동특성의 경

우 표 화 원 수도 함께 제시하 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 분석

측정변인들 간의 상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다. 교사 선호도는 친사회성(r=.23,

p<.001)과 정 상 을 보 으며, 외 공격

성(r=-.20, p<.001), 계 공격성(r=-.15, p<

.01)과 부 상 을 나타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론변인 측정변인 문항수 M SD

사회 행동특성

(원 수)

친사회성 5 12.07 10.18

외 공격성 5 9.58 17.39

계 공격성 5 7.49 9.23

축성 7 13.03 23.13

사회 행동특성

(Z 수)

친사회성 5 .02 .98

외 공격성 5 .01 .99

계 공격성 5 .02 .99

축성 7 .01 .99

교사 선호 교사 선호도 1 3.74 1.02

래 지

(Z 수)

래 선호도 2 .01 .97

래 인기도 2 .01 1.01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측정변인 1 2 3 4 5 6 7

1. 친사회성 1

2. 외 공격성 -.07 1

3. 계 공격성 -.00 .67*** 1

4. 축성 -.25*** -.25*** -.14*** 1

5. 교사 선호도 .23*** -.20*** -.15** -.07 1

6. 래 선호도 .44*** -.17** -.29*** -.26*** .19*** 1

7. 래 인기도 .57*** .24*** .09 -.60*** .16** .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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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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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 인 아동을 선호하는 반면, 공격성인

아동을 비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축성의 경우 교사 선호도와 유의미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 선호도는 친사회성과 정 상 (r=.44,

p=<.001)을 보 으며, 외 공격성(r=-.17,

p<.01)), 계 공격성(r=-.29, p<.001)

축성(r=-.26, p<.001)과 부 상 을 나타냈다.

이로써 래들은 친사회 인 래를 선호하

는 반면, 공격 이고 축 인 래를 비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래 인기도는 친사회성(r=.57, p<

.001), 외 공격성(r=.24, p<.001)과 정 상

을 보 고, 축성(r=-.60, p<.001)과 부 상

을 나타냈다.

한 계 공격성과 래 인기도 간에 유

의미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행동특성과 래 선호도 간 교사 선호

도의 재효과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사회 행동특성과 교사 선호도를 투

입하 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 행동

특성과 교사 선호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

하 다.

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으

며, 외 공격성과 축성에서 교사 선호도

의 재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래 선호도에 한 외 공격성

(β= -.13, p<.01)과 교사 선호도(β= .16, p<.01)

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외 공격성과 교

사 선호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13, p<.05). 한 래 선호도에 한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β R2 △R2

래

선호도

단계 1
친사회성 .41 .42*** .19

교사 선호도 .08 .09

단계 2 친사회성 × 교사 선호도 .06 .04 .19 .00

단계 1
외 공격성 -.13 -.13** .05

교사 선호도 .15 .16**

단계 2 외 공격성× 교사 선호도 -.14 -.13* .06 .01*

단계 1
계 공격성 -.24 -.25*** .09

교사 선호도 .13 .14**

단계 2 계 공격성× 교사 선호도 -.07 -.08 .09 .00

단계 1
축성 -.25 -.26*** .09

교사 선호도 .16 .18***

단계 2 축성 × 교사 선호도 .20 .17**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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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회 행동특성과 래 선호도 간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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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β= -.26, p<.001)과 교사 선호도(β= .18,

p<.001)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축성과 교

사 선호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17, p<.01). 반면 래 선호도에 한 친

사회성과 교사 선호도의 상호작용, 계 공

격성과 교사 선호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에

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를 표 5에 제시하 다. 외 공격성의 경우

교사 선호도가 높은 집단에서만 외 공격

성 수 에 따라 래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367)= 16.62, p<

.001), 축성의 경우 교사 선호도가 낮은 집

단에서만 축성 수 에 따라 래 선호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367)= 25.77, p<.001).

자세한 결과 분석을 해 교사 선호도의 평

균을 심으로 상ㆍ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상

호작용 패턴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 다. 그림 1은 래 선

호도와 외 공격성에 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나타낸다. 교사 선호도가 낮은 아

동은 외 공격성이 높아져도 래 선호도

가 별다르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 교사 선호

도가 높은 아동은 외 공격성이 높아질수

그림 1. 외 공격성과 래 선호도 간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외 공격성 at 교사 선호도 하 1.20 1 1.20 1.35

외 공격성 at 교사 선호도 상 14.76 1 14.76 16.62***

축성 at 교사 선호도 하 22.38 1 22.38 25.77***

축성 at 교사 선호도 상 .96 1 .96 1.11

***p <.001

표 5. 래 선호도의 단순 주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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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래 선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 선호도와 축성에 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에서는 교사 선호도가 낮은 아동은

축성이 높아질수록 래 선호도가 감소하는

반면, 교사 선호도가 높은 아동은 축성이

높아져도 래 선호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사회 행동특성과 래 인기도 간 교사 선호

도의 재효과

래 선호도 신 래 인기도를 종속변인

으로 하여 계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

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친사회성, 외

공격성 축성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래 인기도에 한 친사회성의 주효과가 나

타났으며(β= .56, p<.001), 친사회성과 교사 선

호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β=

-.09, p<.05). 래 인기도에 한 외 공격

성(β= .29, p<.001)과 교사 선호도(β= .21,

p<.001)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외 공격

성과 교사 선호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

타났다(β= -.15, p<.01). 한 래 인기도에

한 축성(β= -.59, p<.001)과 교사 선호도(β

= .13, p<.01)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축성

과 교사 선호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β= .14, p<.01). 반면 계 공격성과 교

사 선호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에

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를 표 7에 제시하 다. 교사 선호도 상ㆍ하

집단 모두에서 친사회성과 축성 수 에 따

라 래 인기도의 차이가 유의미한(F(1,367)=

35.51, p<.001, F(1,367)= 45.81, p<.001;

F(1,367)= 107.63, p<.001, (F(1,367)= 44.47,

p<.001)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 선호도가

낮은 집단에서만 외 공격성 수 에 따라

래 인기도의 유의미한(F(1,367)= 16.88, p<

.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선호도의 평균을 심으로 상ㆍ하 집

단으로 구분한 후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 결

그림 2. 축성과 래 선호도 간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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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제시하 다.

그림 3은 래 인기도와 친사회성에 한 교

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나타낸다. 교사 선호

도가 높은 아동에 비해 교사 선호도가 낮은

아동이 친사회성이 높아질수록 래 인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 인기도와 외

공격성에 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에서는(그림 4 참조), 교사 선호도가 낮은 아

동은 외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래 인기

도가 증가하는 반면, 교사 선호도가 높은 아

동은 외 공격성이 높아져도 래 인기도

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친사회성 at 교사 선호도 하 29.62 1 29.62 35.51***

친사회성 at 교사 선호도 상 38.21 1 45.81***

외 공격성 at 교사 선호도 하 16.40 1 16.40 16.88***

외 공격성 at 교사 선호도 상 .83 1 .83 .86

축성 at 교사 선호도 하 77.45 1 77.45 107.63***

축성 at 교사 선호도 상 32.03 1 32.03 44.47***

***p <.001

표 7. 래 인기도의 단순 주효과 분석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β R2 △R2

래

인기도

단계 1
친사회성 .58 .56*** .31

교사 선호도 .02 .03

단계 2 친사회성 × 교사 선호도 -.11 -.09* .32 .01*

단계 1 외 공격성 .29 .29*** .10

교사 선호도 .21 .21***

단계 2 외 공격성 × 교사 선호도 -.17 -.15** .11 .01**

단계 1
계 공격성 .13 .13* .03

교사 선호도 .18 .18**

단계 2 계 공격성 × 교사 선호도 -.07 -.06 .03 .00

단계 1
축성 -.60 -.59*** .37

교사 선호도 .13 .13**

단계 2 축성 × 교사 선호도 .17 .14** .3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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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사회 행동특성과 래 인기도 간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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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친사회성과 래 인기도 간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그림 4. 외 공격성과 래 인기도 간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그림 5. 축성과 래 인기도 간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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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래 인기도와 축성에 한 교사 선호도

의 재효과에서는(그림 5 참조), 교사 선호도

가 높은 아동에 비해 교사 선호도가 낮은 아

동이 축성이 높아질수록 래 인기도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과 래

지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알

아보았다.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은 기존 연

구에서 표 인 특성으로 제시되었던 친사회

성, 외 계 공격성, 축성으로 구

분하 고, 래지 는 래 선호도와 인기도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과 래 선호

도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래 선호도에 해

친사회성, 외 계 공격성, 축성은

모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

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래 선호도를

부 으로 언하 다. 즉, 공격 인 행동과

축 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비선호하는 반

면, 친사회 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선호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선호도는 아동의 외 공격성과

래 선호도에 해 재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 선호도가 낮은 경우에는

외 공격성이 높아져도 래 선호도가 별

다르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 교사 선호도가

높은 경우 외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래

선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가 비선호하는 아동은 외 으로 공격 인

행동을 보여도 래들이 거부하지 않는 반면,

교사가 선호하는 아동이 공격 인 행동을 보

일 경우 래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외 으로 공격 인

아동에 한 교사 선호는 오히려 래 선호도

를 낮추어 래 거부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외 공격성이 높은 아

동들은 래들에게 신체 혹은 정서 으로

피해를 끼치게 마련이다. 만약 교사가 이들에

게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래들은 이러

한 교사의 태도를 부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고 생각하기 쉽다(신유림, 2009). 이에 아동들

은 교사의 태도를 수용하기보다 오히려 공격

아들을 거부함으로써 교사의 태도에 한 반

감을 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 으로 공격 인 아동을 지도할 때, 해당

아동에 한 교사 선호가 래 거부로의 연결

을 막아주는 보호요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

라 오히려 래 거부를 증가시키는 험요인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고

려해야할 은 교사가 과연 공격 인 아동에

게 선호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이다.

본 연구의 상 분석결과 교사 선호도와 외

계 공격성 사이에 약한 정 상

만을 나타냈다. 즉, 아동의 공격성이 교사 선

호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많은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의 선호는 아동이 보이

는 공격성 뿐 아니라 친사회성과 축성을 포

함한 다른 행동 특성 교우 계, 학습

태도, 학업 성취, 외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사 선호도는 아동의 축성과 래 선호

도에 해 재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사 선호도가 낮은 경우 축성이

높아질수록 래 선호도가 감소하는 반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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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는 축성이 높아져

도 래 선호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비선호하는 아동이 축

인 행동을 보이면 래들로부터 거부를 당

하는 반면, 교사가 선호하는 아동의 경우

축 인 행동을 보여도 래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축

인 아동에 한 교사의 선호는 래 선호도

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 래 거부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 공격성의 상호작용 패턴과 반 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축

성이 높은 아동들은 공격 인 아동과 다르게

래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다. 만약 교사가 이들에게 배려

혹은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래들은 이

러한 교사의 태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마

련이다. 이에 교사의 태도를 수용하여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축

인 아동을 지도할 때는 해당 아동에 한

교사 선호가 래 거부로의 연결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교사 선호도는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 외 공격성 축성과 래

선호도에 해 재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친사회성 계 공격성에서는

재효과가 없는 것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의

경우 래들로부터 부정 인 우를 받게 되

는 경향이 강력하여 외 문제행동과 래

괴롭힘 피해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

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축과 불안 같은

내면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교

사 선호도가 높을수록 래 괴롭힘 피해가

어들어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 신유림(200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축 인 아동에 한 교사

선호는 래 거부 뿐 아니라 래 괴롭힘의

피해로부터 이들을 막아주는 요한 보호요인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친사회성과 래 선호

도에 해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보고한

Chang(200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Chang

(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 행동특성 친사

회성에서만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가 나타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외 공격성과

축성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 상과 교

육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hang(2007)의 연구에서는 주임교사(head teacher)

에 의해 교사 선호도가 측정되었다. 홍콩의

경우 주임교사는 국어와 수학 같은 소수의

과목만을 가르치는 신 방과 후 활동지도,

생활지도, 타 교과 교사와 마찰시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Chang et al, 2004). 우리나라의 경

우 담임교사가 주 20시간 이상 부분의 과목

을 지도하는 동시에 생활지도 아동의 반

인 학교생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는 차

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 상의 차이가 연구결

과에 향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 홍콩

의 경우 학교단 책임경 제의 원칙을 강조하

여 교사의 선발과 임용을 부분 개별학교가

책임지고 있다(김왕 2010). 학교단 책임경

제에 의해 개별학교에서 자율 으로 선발된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수 의 임

용제도를 통해 선발된 교사에 비해 사회 지

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

라서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반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래지 에서 교

사 선호도에 한 연구는 기 단계이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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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하게

밝 질 것으로 기 된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 행동특성과 래

인기도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래 인기도에 해

친사회성, 외 계 공격성, 축성은

모두 주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래 인기도를 정

으로 언하 다. 즉, 친사회 인 행동이나 공

격 인 행동을 보이는 래를 인기아로 지각

하는 반면, 축 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비인기아로 지각하고 있었다.

교사 선호도는 아동의 친사회성과 래 인

기도에 해 재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선호도가 낮은 집단이나 높은

집단 모두 친사회성이 증가할수록 래 인기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사회

인 아동을 교사가 선호해 경우 높은

래 인기와 연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사회

인 아동에게 교사 선호는 래들로부터 본

인의 인기를 증가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성과

래 선호도 계에서 교사 선호도의 재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조되는 것이

다. 해석해보면, 친사회 인 아동을 교사가 선

호할 경우, 래들이 해당 아동을 더 좋아하

지는 않지만 보다 인기 있는 아동으로 지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친사회 인

아동에 한 교사 선호는 래 인기도에만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래 선호도와

래 인기도가 교실 상황에서 서로 다른 향

력을 미치는 구인임을 지지하는 결과(Lease et

al., 2002)로 볼 수 있겠다.

교사 선호도는 아동의 외 공격성과

래 인기도에 해 재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 선호도가 낮은 경우에는

외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래 인기도가

높아지는 반면, 교사 선호도가 낮은 경우 외

공격성이 높아져도 래 인기도에 별다

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가 비선호하는 아동이 외 인 공격성을 보

일 경우 래들로부터 인기아로 인식되는 반

면, 교사가 선호하는 아동의 공격 인 행동은

인기 있는 아동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한

다. 바꾸어 말하면, 공격 인 아동을 교사가

비선호할 경우 오히려 이들의 래 인기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언론(경인일보,

2011; 연합뉴스, 2008; 한국일보, 2009)에서 여

러 번 보도된 바 있는 등학교 교사들의 6학

년 담임기피 상과도 무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 등학교 교사들의 6학년 담

임기피 상이 심각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6학년 담임교사들에게 보내신

시 가산 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래

인기아들은 학 내에서 자신들의 지 , 향

력을 확 하고자 패거리를 만들거나 공격 인

행동을 보이는데(Cillessen & Rose, 2005), 이러한

과정에서 자주 담임교사와 갈등을 겪게 된다.

교사들은 이들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가운데

본인들의 비선호를 표 하게 마련이다. 그러

나 이러한 교사의 비선호가 역기능 으로 작

용하여 해당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기보다 오

히려 이들의 래 인기도를 증가시키는 결과

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이들

의 공격 행동이 강화를 받게 되어 더욱 공

격 으로 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에 큰 어려

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교사로서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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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호도는 아동의 축성과 래 인기

도에 해 재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사 선호도가 낮은 경우에는 축성

이 높아질수록 래 인기도의 감소가 큰 반면,

교사 선호도가 높은 경우 래 인기도의 감소

는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선호하는 아동보다 교사가 비선호하는 아동이

축 인 행동을 보이게 될 때 래들로부터

쉽게 비인기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사 선호는 축 인 아동이 비인기아로

연결되는 것을 완 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비인가아로 격하게 이어지는 경로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 선호는 축아가 비인

기아로 격하게 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아동의 사회 행동특

성에 따른 한 교사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먼 외 으로 공격 인 아동의 경우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

사의 비선호가 바람직한 행동교정으로 이어지

지 않고, 오히려 래 인기도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래하여, 궁극 으로 공격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이

른바 ‘짱’이라고 불리는 래 인기아일 경우

학 에 미치는 심각성이 높을 것으로 상된

다. 반면 공격 인 아동에 한 교사의 선호

역시 역기능 으로 작용하여 래거부에 이르

게 하는 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 공격아에 한 생활지도는 매

우 신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 교

사는 직 으로 공격아에게 선호를 표 하기

보다 공정하면서도 객 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을 지 하고 훈계하기에

앞서 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감정을 받아주

려는 자세 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무엇

보다도 아동을 한 인격으로 존 하고 함께 소

통하려는 가운데 평소 이들과 신뢰하는 계

를 형성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한 공격

인 아동들은 서로 비슷한 유형의 래와 함

께 계망을 형성할 경우 상호 지지와 력체

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

기에(Xu et al, 2004), 래 계를 활용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담임교사가

담당하기에는 힘든 역이므로 학교 상담자와

같은 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격성이 높은 아동에게만 아니라 모

든 아동에게 재 로그램을 실시하여 친사

회 행동을 강화하고, 갈등에 한 비공격

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등의 포 인 방

재방안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러한 역할 역시 학교 상담자의 몫일 것이다.

한 학교 상담자는 교육과정 반을 고려하여

방 재 로그램의 내용, 상, 운 방

법, 역할 분담, 실시 시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한편, 학교는 학교 상담자

와 담임교사가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불필요한 시성 학교

행사 행정업무 감축, 집단 상담실을 포함

한 상담 공간 확보, 학교폭력 원회를 포함한

지원기구의 활성화, 안 하고 평화로운 학교

분 기 조성, 학교 상담자의 교육과정편성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한 래 인기아들이

본인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학생

심의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축 인 아동의 경우 교사의 선호는

래 거부와 비인기아로의 연결을 차단하는

요한 보호요인임을 확인하 다. 주목할

은 축성에서 교사의 재 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담임교사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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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입이 효과 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축아들은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에 교사의 심과 한 지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 피해 상이 본인 자신

이기에 피해 정도가 심각하더라도 마땅히 어

려움을 호소하거나 공감해 상을 찾기 어

렵다. 이에 축아들의 문제들은 래나 교사

혹은 부모들마 무시해버리고 지나칠 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아들과 마찬가지로

축아들에 한 교사의 극 인 심과 돌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교사가 먼

아동에게 다가가 심과 선호를 표 하는

것이 요하다. 담임 재량시간이나 체육시간

을 활용하여 신체를 움직이며 함께 집단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효과 일 것이다. 한 학교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자기 감정표 , 주장

행동, 친구 만들기 등 인 계 향상을 한

실질 인 도움을 축아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래지 에

한 교사의 재 향을 확인한 첫 번째 연

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교사 변인에 한 요

성을 밝힌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교사변인을 포함한 보다 포 인

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교실장면의 역동을 실제 으로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사용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래지 와 친사회성, 외 계

공격성, 축성 등 아동의 사회 행동특

성은 아동들이 래 지명식으로 측정하고. 교

사 선호도는 교사가 각 아동에 한 선호도를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여 교실장면을 역동을

비교 정확히 악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연구를

한 제언을 정리하면 첫째, 연구 상을 확 하

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학년에 따른 교사 선호도의 차이를 알

아보기 해 연구 상을 6학년으로 한정하여

진행하 다. 그러나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해서는 등학교 학년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학생과 고등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성차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정확한 측정치를 한 측정방법의 체

계 근이 필요하다. 교사 선호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이 의 선행연구(Chang et al.,

2004; Mercer & Derosier, 2010; Taylor, 1989;

Wentzel & Asher, 1995)와 같이 교사 선호도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 다. 분석결과 교사 선

호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측정도구

로 사용하기에 합한 것으로 단되었지만

다른 측정도구들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 다.

이처럼 단일문항으로 구인을 측정할 경우 다

문항으로 측정할 때 보다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교사 선호도를 다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아

동의 사회 행동특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래 지명만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 목 이

교실장면에서 아동과 아동, 아동과 교사 간에

어떠한 향을 주고받는 지를 밝히려는 데 주

목 이 있었기에 래에게 측되는 행동특성

만을 측정하 다. 하지만 부모와 교사 등이

평정자로 참여하는 하는 아동ㆍ청소년행동평

가척도(CBCL)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 다면 보

다 객 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 본 연구와 같이 사회 측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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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할 경우 양 변인을 질 변인으로

환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인 으로 부풀리

게 되는 한계를 지닌다는 을 감안할 때 추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는 측

정방법에 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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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on Effects of Teacher's Prefer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Peer Status

Dong-hyun Kim Kyu-mee Lee

Department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eacher's preference on peer status as a significant factor. It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s preference especially in regard to how children's social

behaviors affect peer status. The subjects were 371 children and 12 homeroom teachers of the classes.

The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peer preferences were measured by using peer nomination while

teacher's preferences with a self-reported method. The questionnaire by Lease(2002) was adapted to

measure peer status, which was divided into peer preference and peer popularity. Children's social

behaviors are adapted to measure separately in prosocial behavior(Chang, 2004), overt aggression(Rose,

2004), relational aggression and withdrawal(Chang, 2007). Teacher's preferences were adapted to be

measurable by using the Mercer & DeRosier's scale(2008). The results showed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s preferences were found among overt aggression, withdrawal and peer preference. Teacher's

preference acted as a dangerous factor for the overtly aggressive students, while protective ones for the

withdrawn. Secondly, the teacher's preference moderated the association among prosocial behavior, overt

aggression, withdrawal and peer popularity. Peer preference acted as a protective factor to strengthen peer

popularity for the prosocial and withdrawn. But teacher's preference acted as a dangerous factor for the

overtly aggressive students. It seem that teacher's dislike for the aggressive students with higher grades

increases their popularity, acting as a dangerous factor.

Key words : teacher's preference, peer preference, peer popularity, children's social behavi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