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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ofMother'sVerbalControlStyleon

aChild'sDepressionLevelsandImpulsiveness

EunHyeJeon

GraduateSchoolofEducation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eobjectivesofthisthesisaretoprovideaguideforparentstouseproper

languagebyanalyzingdifferencesofhowthemother'sverbalcontrolstyleaffecton

achild'sdepressionandimpulsiveness,andtopresentfundamentalknowledgeto

haveapropergrowthdevelopmentbyreducingthedepressionandimpulsiveness

ofachild.

Surveyed136maleandfemaleelementarystudentswithgrade5and6,andthe

analysisofthedatahasbeendonewithSPSS18.0program.

Accordingtomother'sverbalcontrolstyle,Perason'sproduct-momentcorrelation

analysishas been applied to find outwhatthe corelation between a child's

depressionlevelandimpulsiveness,andOne-WayANOVAhasbeenimplemented

tofindoutthedifferencesofachild'sdepressionlevelandimpulsiveness.

Theresultsofthestudiesareasfollowed:

Firstly,asaoutcomeoftheverificationofthedifferencesofthedepression

levels according to mother's verbalcontrolstyle,depression levels showed a

meaningfuldifferenceaccordingtotheverbalcontrolstyle.

Throughthisresult,weacknowledgethatthereisameaningfulincreaseinchild's

depressionwhenthemotherusesimperativeverbalcontrolstyleratherthanrank

directionalorpersonalitydirectionalverbalcontrol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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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asaoutcomeoftheverificationofthedifferencesoftheimpulsiveness

according to mother'sverbalcontrolstyle,impulsiveness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accordingtotheverbalcontrolstyle.

Asnomeaningfuldifferencesappearedinpaired-groupsinpostverification,we

acknowledgethatthedifferencesamongthreestylescouldbeignorableeventhere

werelittledifferences.

Thirdly,astheresultofthestudiesaboutthecorelationbetweendepressionand

impulsiveness of child according to mother's verbalcontrolstyle, positive

relationshiphasbeenshownbetweendepressionlevelandimpulsiveness.

As a outcome ofthis result,the child with higherdepression has higher

impulsivenessandviceversainallthecasesofverbalcontrolstyle.

Through the resultofthisstudy,we can acknowledge the depression and

impulsivenessincreasewhenmotherusesimperativeverbalcontrolstyle.

Therefore,programs to cure students'depression and impulsiveness with

pre-diagnosisshouldbeimplementedinschoolswidely,andmustprovidemore

chances,bydevelopingparentstrainingprograms,forparentsandchildrentolearn

communication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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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최초의 장소로 부모는 자녀가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자녀 발달의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출생과 더불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주로 의사소통

을 통하여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

의 성격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은 아동이 출생 후 최초로 접하는 직접 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어머

니는 직접 자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자극과의 중개자이다.아

동 후기는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는 기간이기는 하지

만 어머니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화 인자로 역할을 담당한다.대부분의 어

머니들은 아동을 양육할 때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적,정의적

특성을 아동들에게 심어 주게 되기 때문에 코메니우스가 모성교육의 필요

성을 주장한 이래,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

조되어 왔으며,Schaffer(1977)는 특히 어머니는 아동의 사고와 행동을 통

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언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어

머니의 언어 환경을 강조하였다.

Bernstein(1971)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 작용을 어법

(Linguisticcodes)이라는 언어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그는 사회계층

에 따라 사용하는 어법에 차이가 난다고 보았으며,가정에서 사용하는 통

제와 양육 방침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다고 보았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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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향적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가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되어지기 때문에

제한적 어법이 주로 쓰이는 반면 인성 지향적 가족은 의사결정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동 개인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

하여 아동의 사회화를 돕는 발전적 어법이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Bernstein의 언어모형을 기초로 Gumperz(1973)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동

의 행동을 통제할 때 자녀에게 역할 재량권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에 따라

언어통제 유형을 명령적 통제,지위 지향적 통제,인성 지향적 통제로 구분

하였다.Gumperz의 접근에 비추어 보면,어머니가 아동의 역할 재량권을

무시하고 신체적,언어적 강제나 명령만을 사용하는 명령적 통제를 하느냐,

개인의 특수한 또는 보편적인 지위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지위 지향적 통제를 하느냐,아니면 아동의 특성에 따라 역할 재

량권이 부여되고 개인의 특성,의도,동기를 중요시하는 정교한 어법을 사

용하는 인성 지향적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

단뿐만 아니라 지적,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

견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언어 사용과 아동의 정의적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자들 중 박경

민(1995)은 명령적 언어통제를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우울 성향이 높

고,인성 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우울 성향이 낮음

을 보고한 바 있다.이영화(1998)는 어머니로부터 명령적 언어통제를 많이

받고 자란 아동에게서 우울․위축 성향의 문제행동이 두드러진다고 하였으

며,김리은(1996)은 남아의 경우,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중 명령적 언어

통제가 아동의 우울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그리고

이정숙(2011)은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중 명령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과 상

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Amant와 Bullter(1984)는 우

울한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관찰 연구에서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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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통제가 강한 것을 관찰하였다.또한 Poznanski

와 Zrull(1970)은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고 벌을 주

고 자녀와 분리되어 있으며,자녀의 흠을 잡고 자녀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아동의 역할 재량권을 무시하

며 신체적․언어적 강제나 명령만을 사용하는 명령적 통제유형은 아동의

우울과 관련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김인향(1997)은 어머니와의 의사

소통 유형이 역기능적인 아동은 개방적인 아동에 비해서 우울 수준이 훨씬

높고,그 영향력 또한 크다고 하였으며,이정순(1993)은 어머니와의 긍정적

인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아동은 높은 아동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

녀의 우울 성향에 관한 임점숙(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

사소통을 역기능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더 우울해한다고 하였다.또한 승

연경(2000)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고 있고,아동의 우울은 낮은 학업 성취(손희준,1987;

이영옥,2006;한유진,1993)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안윤숙,2001;조종현,

1980),자살(김성희 2009;신민섭,1993;김희수,2011;류희정,2010;

Groholt,Dahl,Elstad,2000;Wild,etal.,2004)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어질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우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예

상되는 후속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부분의 가정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 환경,특히 언어통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성장한 아

동들은 참을성이 부족하고,학습이나 주의 지속이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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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충동적인데,충동성은 최근 많은 아동들이 보이고 있는 문제행동

중 하나이다.충동성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

작하는 성격특성(Eysenck&Eysenck,1985)으로,위험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차원 혹

은 반응 시간이 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 잘하지 못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 능력의 결여(Gray,1987)를 의미한다.이러한

행동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매

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많은 부모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미온적

인 태도를 보이며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특성들이 자연 소멸되지 않고 학

업성취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이런

문제행동은 어릴 때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충동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터넷 사용(류합남,2003;박완석,

2011;이은영,2010;이정숙,2004)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김효선,2002;박

은정,2008;장혜영,2004)과 관련지어 많이 되어왔다.하지만 부모 변인도

충동성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부모와 양육태

도와 충동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정재희,2000)를 살펴보면 자녀는

아버지가 자율적,성취적,합리적으로 대할수록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운동

충동이 낮아지고,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고,성취적,합리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즉흥적 행동을 하는 운동충동이 낮아진다고

하였다.또 다른 연구(안은아,2008)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

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높으며,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비합

리적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충동성이 아동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특성이라고 한다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특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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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으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아동의 충동성이 이

러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고 설문조사

의 응답방식에 익숙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즉 초등학교 5학년

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부모 중 아동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으로 생각되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이를 위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그리고 어머니의 언어

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분

석해 보고자 한다.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언어 사용의 방향을 제

시하고,자녀들이 느끼는 우울 및 충동성을 감소시켜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충동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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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용어의 정의

가.언어통제 유형

언어통제란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양식을 말하며,이러한 언어적 표현 양식을 아동에게 부여하는 역할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을 언어통제 유형이라고 한다(Bernstein,

1971).본 연구에서는 언어통제 유형을 Bernstein의 제한된 언어모형과 발

전된 언어모형에 기초하여 Gumperz(1973)가 분류한 명령적 통제,지위 지

향적 통제,인성 지향적 통제 유형으로 규정한다.

나.우울

우울은 불안과 함께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문제 중의 하나(Davison& Neale,1982)로서 병(우울장애),증상(우울증),

또는 일반적인 기분상태(우울감,우울한 기분)로도 쓰인다.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울검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우울에서 나타나

는 핵심적 특징이나 증상들을 망라하면서 보다 심리 측정적이며 타당한 아

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배유진(2009)의 아동우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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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문항을 통해 얻은 점수로써 아동의 우울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

하였다.

다.충동성

충동성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성격

특성(Eysenck& Eysenck,1985),위험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

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차원 혹은 반응 시간

이 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 잘하지 못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잘 세

우지 못하는 계획 능력의 결여(Gray,1987:김선철,2007,재인용)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충동성이란 Eysenck(1984)의 검사를 이현수(1985)가 번안하고,

이주식(2003)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통해 얻은 점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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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부모의 언어통제

가.부모-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

가정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간 발달에 중요

한 교육적 환경이다.가정환경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와 평생 지속되는 밀

접한 관계를 맺으며 자녀의 인지,문제해결방법,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성역할,자아존중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도혜숙,1997).특히 부

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생각,태도,애정,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핵심요소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 역시 부모의 언어형태로 표현된다.즉 자녀는 가정에서 부

모로부터 언어를 통해 그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특징적인 행동양식

을 내면화하고 인지적․정의적인 활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촉진시켜 나간다

(임규란,2001).

부모의 언어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의적 발달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유아의 정서발달의 저해는 아동기를 거치면서 부정적

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인간관계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동일하게 인성 지향적일 때 정서지능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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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이진성,2006),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인성 지향적일 경우 명령적

이거나 지위 지향적일 때보다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다(김선홍,

2001;김현숙,2000;박문옥,2007;박혜경,2000;이현이,2001;최연국).또

한 부모가 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고영자,1999;김여가,1997;배정미,2006;이수희 2008;이순재,1994;전

희선,2004;차경숙,1997;허태연,2008),친사회적 행동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박민정,2004;배정미,2006).부모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기도 한다(김지현,2010).

부모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여

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Gorden(1975)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형태를 ‘너-전달법(You-message)’과 ‘나-전달법

(I-message)'로 구분하였다.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정을 수용적 언어로 표

현한다면 자녀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가치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으로 ‘나-전달법(I-message)’을 제

안하였다.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대립을 가져오는 ‘너-전달법

(You-message)’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동의 행동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너 때문에’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반면 ‘나-전달법

(I-message)’은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자녀를 탓하지 않고 단순히 자녀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다.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비판,질책,훈

화하기보다는 협동을 구하는 태도로 자녀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전

달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이 대화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부모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

녀가 방어적이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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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우희정(2002)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아동에

게 전달하는 말에 따라 벌,자연적․논리적 결과로 나누어 말하였다.벌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제

한하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을 말한다.이때 사용되는 언어로는 권위의

강조,도덕적 판단,과거 행동의 강조,공공연한 무관심과 위협,순종의 요

구가 있고 이에 따르는 결과는 아동의 반항,앙갚음의 욕구,죄의식,열등

감,두려움 등이다.반면 자연적․논리적 결과는 부모가 자녀가 어떤 행동

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거나 규칙이나 규범을

논리적으로 이해함으로 자녀 스스로 깨닫고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을 말한

다.이 때 사용되는 언어로는 사회 질서의 강조,잘못된 행동에 대한 논리

적 설명,행위와 행위자의 분리,현재와 미래 행동에 관심,선택권 부여 등

인데 이에 따르는 아동의 결과로는 협동,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경,자율,

신뢰,수용된 느낌 등이다.자연적․논리적 결과는 아동에게 부모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다.

Ginott(1972)는 대화의 유형을 무익한 대화와 새로운 대화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거리감이 있고 부모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며 자녀

는 부인과 변명을 하는 형태의 단절된 대화를 말하는 반면 후자는 자녀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고 자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 스스로 깨달

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그러므로 새로운 대화

방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느낌을 이해하고 동시에 자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도혜숙,1997).

한편,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는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아동의 가정에서

는 불일치되고 상반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가 부적응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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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서영숙,1989).Hess와 Shipman(1965)은 부모가

어떤 언어 양육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아동의 지적발달과 도덕적 발

달이 좌우되고 마침내는 아동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또

한 Olim(1970)은 사회적․교육적 결손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아동의 초기에

주로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고찰하였다.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과 그

렇지 못한 환경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가정의 언어모형

이며,이러한 언어모형은 유아의 언어발달의 근원이기 때문에 언어모형이

취약하다는 것은 지적 발달의 결손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원식,1984).

Clezy(1977)는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 그리고 아동이 받아들이

는 언어적 반응 정도에 따라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고,Schaffer(1983)는 부모의 언어 환경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언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나.언어통제 유형

언어통제 유형이란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양식을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역할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분류

한 것이다(Bernstein,1971).아동의 언어,인지 발달에 미치는 언어적 환경

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Bernstein(1971)은 부모가 아동에게 어떠

한 대화형식을 취했느냐가 아동의 사회적 지각과 범주를 결정한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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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언어의 차이는 지각 과정 뿐 아니라 지각의 차이를 유도하는 데,이것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조직하고 대상세계에 대한 지각 방식을 결정짓는다

는 것으로 언어는 개인과 개인의 행동을 중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언어의 형태가 개인의 행동을 방향 지워주고 그 행동의 방향은 다시 그 언

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조병숙,2003).이는 사회구조에 따른 언어의 형태

가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를 결정짓고 그 행동이나 사고가 다시 언어를 강

화시키는 것으로 본다.즉,각 가정은 독특한 구어의 형식이 있고 부모들이

사용하는 구어의 형식은 독특한 인지적,정의적 및 평가적 표현방식을 가

지며 자녀들은 이 형식을 매개로 하여 사회 구조를 내면화 하게 된다는 것

이다.

Bernstein은 이때 가장 주요한 매개변인으로서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

용을 어법(linguistic code)이라는 언어유형으로 나누어 정교한 어법

(elaboratedcode)과 제한된 어법(restrictedcode)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Bernstein,1971).각 어법의 특징을 살펴보면,정교화 된 어법은 어휘적

분화가 많으며 말하는 사람의 뜻하는 의도를 외현적으로 표현하고,말을

할 때는 광범위한 구분에서 언어를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이 경우에는 정

확한 문법적 어순과 구문을 사용하여 개인의 감정이 문장의 내적구조나 문

장사이의 관계에 명백히 드러나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인물,주제에 대

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의 태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주로 중류층에서 사용되었다.이에 반해 제한된 어법은 상례적이고

한정적이며,압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이 말들은 문장의 형태가 짧

고 단순하며 문법적으로도 불완전하고 언급하려는 주제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종속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대화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주로 노동계층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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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송수원,2002).

그는 가족의 유형을 가족통제 방식에 따라 지위 지향적 가족

(status-orientedfamily)과 인성 지향적 가족(person-orientedfamily)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통제와 양육방침이 가정에

서 사용하는 언어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지위 지향적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가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되어지며,개

인의 의도나 동기에 대한 언어적 탐색을 허용하거나 장려하지 못하게 된

다.이러한 지위 지향적 가족 체계에서는 제한적 어법이 주로 쓰이게 되는

데,제한적 어법은 구문의 융통성이 없고 구문의 형식이 짧고 제한되어 있

어 화자의 의도나 감정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폐쇄적인 의사

소통체계(closedcommunication)를 취한다.

반면에 인성 지향적 가족은 역할체계에 각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고

의사결정이 지위나 역할기대보다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

된다.이 경우에는 발전적 어법이 주로 사용되는데,이는 의사소통이 개인

화된 어법으로 특별한 상황,주제 또는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별되고

정확하게 설명되는 어법을 의미한다.이 어법은 아동의 관점,의도,특성을

중요시하고 부모가 아동 개개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동의 사회화

를 도울 수 있게 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체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Bernstein의 두 언어모형에 기초하여 Gumperz(1973)는 가정에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설명이나 법적인 언어통제 유형

을 명령적 통제,지위 지향적 통제,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의 분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언어 표현에서 자녀에게

역할 재량권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이다.이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명령적 통제유형은 아동의 역할을 규율에 기준을 두고 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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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포기 또는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벌을 내리는 등의 통제가 이에

속한다.따라서 명령적 통제 유형에서는 자녀에게 역할 재량권을 거의 주

지 않으며 ‘조용히 해.’‘내버려 둬.’‘가서 자.’등과 같은 제한적 어법을 주

로 사용한다.

둘째,지위 지향적 통제유형은 사회의 보편적 지위에 내재된 규범에 따

라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지위,위

치 및 규준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여기에는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야.’와 같이 하위 문화적 규범을 행동의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 규칙’,

‘형이 동생을 때리면 되겠니?’,‘6학년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와

같이 유아의 연령,성 등을 행동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위적 규칙’,‘아버

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와 같이 가정의 독특한 상황 또는 관계성에

따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적 규칙’,그리고 ‘우

리 집 귀가 시간은 8시야.’와 같이 특정 시간,장소,상황에 제한을 두는

‘한정적 규칙’등이 포함된다.

셋째,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아동

에게 행동의 결과가 아동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

해 주는 것이다.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에서는 규칙은 아동이 선택하는 것

이며 부모는 자녀가 그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그 상황에 대해 새

로운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 줄 뿐이다.그러므로 아동은 자

신의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네가 결석

하면 선생님이 무척 걱정하실텐데…….’와 같은 언어통제가 이에 속한다.

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에는 부모 지향적 통제와 아동 지향적 통제,타인 지

향적 통제가 포함된다.



- 15 -

Gumperz(1973)는 영국사회에서 어머니가 자녀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언

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는데 <표 1>은 언어통제 유형과 그에 따른

언어자료의 예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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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언어통제 유형과 언어자료의 예

통제 통제방법 및 준거 언어자료의 실례

명령적

통제

• 체벌

• 언어적 벌
• 너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 자꾸 그러면 때려 줄거야.

• 명령 •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

지위

지향적

통제

• 지위 규범

-연령
• 너 만한 애가 누가 그런 행동을

하니.

-성
• 남자애들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상하관계 • 동생이 형한테 대들면 되겠니.

• 사회 및

보편 규범

-가족
•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짓을 못하

게 되어 있어.

-일반
•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

이야.

인성

지향적

통제

• 부모 중심

-인지
• 그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너보고

착하다고 하겠니.

-정의
• 네가 자꾸 그러면 아빠가 싫어하

실 거야.

-권위강화
• 아빠의 입장에서는 너의 행동이

옳다고 하지 않으실 거야.

• 타인 중심 -인지
•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

질 텐데.

• 아동 중심 -정의 • 너의 뜻은 잘 알겠지만…….

<출처> Gumperz.J.J.(1973).Direction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ofCommunication(pp.485-489).London:Holt,Rinehart&

Win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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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관하여 부모가 사용했다고 인지한 언어

통제 유형과 자녀가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과의 일치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부모가 사용했다고 인지한 언어통제 유형과 자녀가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은 일치하지 않았다.그리고 공격성,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가 사용했다고 인지한 언어통제 유형이 아닌

자녀가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이다.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말을

할 때,자녀는 언어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부모의 목소리,억양,

얼굴 표정 등을 종합해서 받아들이게 되며,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의도

한 언어통제 유형과는 다른 통제유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언어통제 유형을 사

용한 후에 자신이 바람직한 통제유형을 사용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따

라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가 의도하거나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이 아닌,아동이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이다(김여가,

1997).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수하고 애정적이며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관계이

다.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와 어법

을 배우게 되는데 상호작용이란 그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

향을 받아 교류가 일어나는 관계이므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따라서 부모는 자녀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언어통제 유형이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단시간에 통제가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교육의 영향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

에 가정의 심리적인 환경 중 언어통제 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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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우울

우울은 불안과 함께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Davison& Neale,1982).병(우울장애),증상(우울증),

또는 일반적인 기분상태(우울감,우울한 기분)로도 쓰인다.흔히 슬픔이나

불행감도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되지만,슬픔이나 불행감은 일시적인 슬픈

기분과 상태로 분명한 이유와 대상이 있고 지나치게 병적으로 지속하지 않

는다.우울증은 슬픔이나 일시적인 기분과 달리 명백한 질병으로,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분명한 병이고,다른 질병이나 상태에 동반하여 증상으로 우

울증이 존재하기도 한다(건강증진사업지원단,2006).

Freud는 우울을 일으키는 잠재성은 구강기에 이미 형성된다고 하였다.

구강기에 고착된 사람은 이후의 심리적인 발달과정에서 본능적으로 구강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며,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격으로 발전한

다고 한다.이러한 의존적인 사람이 애정의 대상을 상실하면 이 대상에게

가지고 있던 양가감정과 죄의식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우울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이용남,1998).그 후 많은 연구자들은 Freud의 정신

역동적 모형을 지지하였는데 정신역동적 모형에서는 인지적 과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그러나 Beck의 연구 이후 거의 대부분 연구들은 인지적

접근에서 이루어졌으며,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법은 경험적 연구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다양한 인지적 접근법들 중 오늘

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eck(1967,1976)의 인지이론,

Seligman(1974,1975)의 학습된 무력감 이론이 있다.

Beck(1976)은 임상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우울한 사람은 인지적 왜곡 때

문에 자기 자신,자신의 현재 상황,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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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아냈다.그들은 부정적 사건과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즉각적인

결과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원인에 대한 올바른 귀인을 하지 못

하고,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엄격하여 부정적인 자기 평가,자기 비난을 한

다.우울증 사고의 특징은 충분한 근거 없이 결론을 내리는 인위적 추론

(Arbitraryinference),많은 요인들 중 단지 한 요인만을 선택하여 결론을

내리는 선택적 요약(Selectiveabstraction),하나의 단순한 일을 토대로 전

반적 결론을 유도해내는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자신의 일을 지

나치게 확대(Magnification)및 극소화(Minimization)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있다.Beck(1976)의 기본 입장은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고력이 형

편없다거나 비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

신의 주변세계 및 미래에 대해 비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한편,Seligman(1974)은 통제할 수 없는 충격을 동물에게 주었을 때,동

물은 무력감을 느끼고,통제 가능한 환경에서도 도피 반응을 학습하지 못

한다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이 무력감을 학습함으로 인해 발생된

다는 학습된 무력감 이론을 제시하였다.즉 유기체가 통제 불능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반응과 결과간의 비유관성을 갖게 되고 그것은 반응을 해도

강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그 사건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

하게 된다.이러한 인지는 첫째,자발적으로 반응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킨

다.둘째,반응의 결과로 강화를 얻을 수 있는 학습을 저해한다.셋째,강화

에 대한 통제 불가능을 학습한 결과는 통제 가능함을 학습한 결과보다 정

서적 안정을 깨뜨리고 우울을 유발한다(Seligman,1974).

Seligman은 학습된 무력감 발달의 주원인은 자신의 반응이 장래에 일어

날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기대,즉 반응과 결과에 비유관적인 기대

나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그들은 인간에 있어서도 자신의 행동 결과

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면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며,이에 따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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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Abramson(1989)은 수정된 학습된 무력감 모델과 절망감 이론을 제한하

면서 절망감이 우울을 설명한다고 하였다.한편,Coyne(1976)은 실험실 연

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울에 있어서의 대인관계의 측면과 특징들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우울교사들의 대인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Coyne의 이론에 의하면 우울증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에 대

한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한 지지를 받을 때조차도 그 사

실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며,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확신감과 안도감을

도출해 내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이런 요구적인 행동양식은 타인

에게 혐오감을 주게 된다.우울증적인 사람은 미세하고 작은 단서들을 점

점 더 많이 선택적으로 감지하게 되어 결국 타인들에게 지지감,확신감,안

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타인들을 회피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임

정숙,2000,재인용).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논란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연구자나 임상가가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

로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독립된 하나의 장애로서

아동기 우울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 왔기 때문

이다.Clarzio(1989)는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와 임상

가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배주미,2000,

재인용).

첫 번째 견해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아동들이 과연 우울증을 경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Rie,1966).Freud(1917)는 8～9세보다

더 어린 아동들은 우울증의 발달에 필수적인 내면화된 초자아를 지니지 못

하였기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였다.그러나 그 후

Bibring(1965)은 자기(self)와 자아(ego)간의 갈등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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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함으로써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6,7세로 낮추었으며,

Spitz(1946)도 매우 어린 아동들도 애착대상과의 지속적인 분리 상태에 직

면하였을 때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는 관찰에 근거하여,어린 아동들이 우

울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아동기에 나타난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과는 그 증상이 다르다는 것으로 신체증상,짜증,무단결석,등교 거

부,학습 부진,과잉 활동,공격적 행동 등의 우울등가 증상을 보인다는 것

이다(Toolan,1962;Glaser,1967;Malmquist,1977).이러한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은 ‘가려진 증상’(maskingsymptoms)들을 연구하고 그 목록을 만

들었다(Arajarvi,& Huttman,1972).그러나 이러한 관점으로는 과잉행동

장애 등의 다른 장애를 지닌 아동과 ‘가려진 우울증’(maskeddepression)을

지닌 아동을 쉽게 구별할 수 없으며,이는 중복장애를 설명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소아정신과 내원 아동이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임상보

고가 나타나고(Cantwell,1983),아동도 성인과 유사한 우울 증상을 보인다

는 주장이 제기되면서(Calson & Kashani,1988;Puig-Antich,Marx,

Greenhill& Chambers,1978),아동과 성인 모두 동일한 진단준거가 사용

될 수 있다는 세 번째 견해가 제시되었다.이러한 견해에 따라 DSM-Ⅱ

(APA,1980)에서는 아동기 우울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DSM-Ⅲ

(APA,1984)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성인 우울증의 진단기준을 그

대로 적용하였다.또한 그 후 DSM-Ⅲ-R(APA,1987)과 DSM-Ⅳ(APA,

1994)에서도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에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 대

신 짜증을 보일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아동기 우울증과 성인기 우울증을 동일하게 보고자 하

는 견해에도 불구하고,아동이 우울증의 임상적인 특징이 성인기 우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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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아동 및 청

소년기에 발병한 주요 우울증의 경우 전반적인 임상특징은 DSM-Ⅳ(APA,

1994)에 제시된 성인기 주요 우울증의 특징과 유사하지만,멜랑콜리아,정

신증,자살시도가 많이 동반되는 성인기 우울증과는 달리(Roberts,&

Lewinshon,& Seely,1995;Rian,& Puig-Antich,& Ambrosini,1987)어

린 아동들에게는 분리불안,공포증,신체적인 불편감,행동적인 문제들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Carlson & Kashani,1988;Kovin,Barrett&

Bhate,1991;Mitchell,McCauley,Burle& Mass,1988;Rian,Puig-Antich

& Ambrosini,1987).또한 정신병적 우울증의 경우 청소년과 성인은 망상

을 많이 보이는데 비해 아동은 환청을 더 많이 보이며,이는 아동이 인지

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Rian, Puig-Antich, &

Ambrosini,1987).

기분부전 장애의 경우에도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랑받지 못함,분노,자기

패배감,신체적인 불편감,불안감,말 안 들음과 같은 성인기와는 다소 다

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Kovacs,Krol,& Voti,1994).또

한 DSM 기준과는 달리 기분부전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에도 멜랑콜리

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Kovacsetal.,1994).강봉선 등(1987)의

연구에서도 부모용과 아동용 DISC(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Costello,Edelbrock,Dulcan,Kalas,& Klaric,1984)를 사용하여

학령기 아동들의 우울증을 연구하였을 때,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우울 집

단과 비우울 집단이 ‘흥미상실’에 의해 가장 높은 판별력을 보인 반면,성

인 우울증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우울 정동’은 오히려 판별력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맥락으로 주장한 Kovacs와 Beck(1977)은 아동기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과 핵심적인 증상은 유사하나,아동만 경험하는 증

상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아동기 우울증을 구별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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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입장인 발달정신병리 모델(Cicchetti& Schneider-Rosen,

1986)에 따르면,아동과 성인 간에는 인지,언어,사회,정서적 능력의 발달

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의 우울

증상이 나타난 것을 기대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아동의

인지,사회,정서 및 신경학적 성숙과 아동기 우울증의 표현양상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특히,아동기 우울증과 다른 아동기의 정신병리가 내재된

기재는 유사하나 외견상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Clarizio(1989)는 증상과 원인의 개념뿐만 아니라,정상과 이상간의 연속

성 속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각 발달단계의 적절한 과업을 고려한 정

신병리 분류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Phillips,Draguns와 Barlett(1975)

는 발달이 우울증의 표현에 영향을 끼치며,발달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동을 작은 어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충동성

가.충동성의 개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충동적’이라고 말한다.충동적인 사람들은 충동 조

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충동성은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성격 특질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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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의 개념은 복잡하기 때문에 조작적인 정의가 쉽지 않으며,충동성

의 개념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성격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성격 특성으로 간주되는가 하면,이상심리학이나 정신

병리학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행동장애의 증후로 간주되기도 한다.또한 최

근 들어 인지 심리학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성격특징을 이해함에 있어 동기

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는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첫째,충동성의 개념을 성격특성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Harriman(1947)은 충동성을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상적

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고,Buss와 Plomin(1975)은 ‘주저하는 일이

없이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고 기분 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심하는 것,그

리고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부문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자신의 행동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

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ysenck와 Eysenck(1977)는 충동성을 외․내향적 성격 차원의 하위 개

념으로 간주하며,충동성이란 긍정적인 외향성 성격의 특질이면서도 정신

병적 경향성과 같은 성격 차원의 한 측면이라고 하였다.또한 충동성의 개

념도 협의의 충동성과 광의의 충동성으로 구분하여,협의의 충동성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광의의 충동성은 위험 감수,무

계획, 생동감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런 정의를 기반으로

Eysenck(1984)등은 생각과 인내심 없이 행동하는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

는 ‘EysenckImpulsivityScale’을 만들었다.

Gray(1987)는 위험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

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 차원으로 충동성을 정의하고 있

으며 Barratt(1983)은 충동성은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생각 없이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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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이라고 정의하였다.그리고 Barratt(1972)은 충동적

인 사람은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하며 대인관계 측면에서 충동성을 논의하였다.

둘째,최근 들어 인지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성격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동기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게 되었으며,충동적

인 사람의 행동 특징 중에서 특히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다.충동성을 인지 및 운동기능의 측면으로 접근한 학자들은 충동적인

사람의 특징을 운동능력을 자제할 수 없고(Maccoby,Dowley,Hagen,&

Degerman,1965),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Kagan,Roseman,Day,

Albert,& Phillips,1964),미로학습의 장애자(Porteus,1959)등으로 기술하

고 있다.특히 충동성자의 인지적 특징을 밝힌 Barratt과 Patton(1983)등

의 연구에 의하면,충동성 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인지적 템포가 빠르고,복

잡한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려우며,지각-운동과제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그리고 Barratt과 Patton(1983)은 충동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빠른 인지속

도가 행위계획에 대한 사전 프로그래밍 혹은 반응세트의 확립과 관련이 있

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Kagan(1966)은 충동성의 정보처리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충동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반응속도는 빠르지만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Dickman과

Meyer(1988)는 이런 주장을 발전시켜 충동성 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자신

의 인지전략과 일치하는 부정확하지만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수

행을 잘하고,충동성 수준이 낮은 피험자는 느리지만 정확한 반응이 요구

되는 조건에서 수행을 잘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충동성 수준이 중간인 피

험자는 빠르게 반응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반응하려는 지배적인 인지전략이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의 인지전략을 잘 조정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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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심리학이나 정신 병리학의 영역에서는 충동성을 사고 및 행동

장애,반사회적 성격장애,그리고 주의결핍장애로 간주하고 아동의 과잉행

동,학습 장애나 난독증,그리고 정신병질과도 상관이 있다고 한다(Barratt,

1985;1990;Barratt& Patton,1983).Paulsen과 Johnson(1980)또한 충동

성을 정신병적 경향성인 행동장애 증후인 임상적 증후군으로 기술하고 있

다.즉 충동성을 과잉활동증후군,학습능력부족,운동기능항진과 같은 이상

행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Buss(1966)는 충동성이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질이라

고 하였고,Cleckley(1976)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비행을 반복하게 해 주

는 성격요소라고 보았다.특히 탈억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취약한 환

경에 처했을 때 반사회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되는데 충동적인 성격은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지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주의력 결핍의 한 요소로서 아동기의 충동성은 이후의 부적응 행동

및 비행에 관련되고(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

Satterfield,1987),충동 통제의 결함은 학업성취를 방해하여 인습적인 방식

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처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장래

의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Moffit,1993).요약하면 충동성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낮고,만족을 연기할만

한 능력,침착성,자제력이 결여되며,계획에 의한 활동보다는 즉각적인 선

택을 하는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는 것과 관계있는 성격 특질이라

고 볼 수 있다.

한편,충동성의 개념에서,주의집중결핍은 인지 충동성으로,선택과 조절․

통제의 어려움은 운동 충동성으로,계획 능력의 결핍은 무계획 충동성이라는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BarrattImpulsivenessScaleⅡ판)이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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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하위 유형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지 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든지 쉽게 몰두할 수

없으며,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하는 일이 없다.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며,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한 가지 일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하지 못하며,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는다.

둘째,운동 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

하는 경향이 있으며,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다.한군데에 오랫

동안 앉아 있기가 힘이 들며,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충분한 사전계

획이나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고,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사며,또한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무계획 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일을 착수하기 전이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다.정기적으로 저축

하는 일도 없으며,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착수하며,

그 일에 착수하기 전에 안정성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인지 충동성,운동 충동성,무계획 충동성으로 구분되는 충동성에

대해 행동주의와 정신분석학이 보는 발생 원인은 서로 다른데 그 주장은 다

음과 같다.

첫째,행동주의자들은 충동성이 만족을 연기할만한 능력이 결핍되기 때문

에 나타나기도 하고(Anislie,1975),잘못된 학습경험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변상수 1996재인용).

둘째,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충동을 내부에서 부단히 흘러나오는 힘 또

는 에네르기로 보고 있다.즉 Freud이론의 기초개념인 에로스가 생명의 원

리로써 성충동 뿐만 아니라 융합․창조․가족의 응집성까지를 포함하는 것

이라면,타나토스는 죽음이 원리로 공격충동․적개심․파괴․적의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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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인간은 원초에 형체 없는 맹목적 성 및 공격충동으로 시작하여

구조를 갖춘 유목적적 유기체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변상수 1996재인

용).

따라서 충동성은 주의집중 결핍과 선택의 조절․통제의 어려움,계획능력

결핍으로,인지 충동성․운동 충동성․무계획 충동성의 3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충동성의 원인으로는 자기통제능력이 결핍되거나 부적절한 학

습경험의 결과로 혹은 선천적인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동기의 충동성

보통 충동성은 공격성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둘은 다른 개념이다.

충동성이 공격성 및 과활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충동적인 아동이 반

드시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Hynan과 Grush(1986)의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인 아동이 타인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정서적으로 부적 상태

에 있을 때에는 공격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충동적인

아동에 비해 공격 행동을 더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따라서 모든 충동

적인 아동이 이러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충동성은 다른 요인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부적응적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정태연,1992).정상 아동의 집단에서 충동적인 아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상 아동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력이 열등한 것은 아니며,때때

로 이들의 인지적 수행 성적이 낮은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더 각성하는 정

서적 특성이나 빠른 특성이나 빠른 반응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정태연,

1992).

그러나 충동성은 활동을 제지하는 능력의 부족,직접적인 만족의 추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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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행에서의 열등함 등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Block &

Harrington,1974),충동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 성적이 부진하고 학습 장애

를 보일 수도 있으며 탈선적이고 활동지향적인 행동을 통해 감정적이고 정

서적인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Messer,1976).또한 교

사와 동료 학생들에 의해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평정된 아동은 충동적인 의

사결정이나 짧은 주의 기간,주의 산만,부주의,부산함,지속적인 과제 수행

력이 결핍된 것으로 밝혀졌다(Kendall,Peliegrini& Urbain,1981).이런 반

응 특성은 실제 학교생활 장면에서 충동성의 수준에 따라 보상이나 벌의 신

호 단서에 대한 반응 자제력,도덕규범 수준,분노 표출의 특징을 결정한다

(Blackburn,1980).

충동성과 학업 성취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사에 대한 태도,학교

생활 규칙 준수,교우 관계 등의 학교생활 적응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특히 충동성이 높을수록 교우 관계가 더 부정적이라는 연구 보고(최장숙,

1993)도 있다.강명숙(1991)은 충동적인 아동은 매일의 환경적 요구에 대해

장애를 갖게 되고,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으며,

또 동료와 어른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또한 주

의력 결핍의 한 요소로서 아동기의 충동성은 이후의 부적응 행동 및 비행에

관련되고(Farrington,Loeber& VanKammen,1990;Satterfield,1987),충

동 통제의 결함은 학업성취를 방해하여 인습적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처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증가

시킨다(Moffit,1993).즉,충동적인 아동이 지금은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그

들의 반응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낮은 학업 성적을 받을 경우 이것은 그

들에게 좌절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누적되어 공격적인 아동이 될 가능성

이 높다.

여러 다양한 인지양식 중에 인지적 속도차원으로 알려진 충동성-사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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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agan(1966)은 사려적 아동은 어려운

문제 장면에서 몇 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의 적합성을 평가한 다음 반응하

기 때문에 그 반응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충동적인 아동은 그에게 떠오르는

가설을 평가해 보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충동성-사려성을 인지양식으로 보는 주장도 있는 반면 유전적 요

인에 의한다는 주장도 있다.Henker와 Whalen(1980)에 의하면 어머니가 임

신 중 만취한 경험이 있다든지,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짜증내고 거부하는 양

육태도를 취했을 때 그 자녀가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런 주

장에 대해 Coners(1980)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유아의

충동성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즉 유아가 처

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환경(양육자의 양육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았다.Hess와 Shipman(1965)은 문화적으로 불리한 아동이 문화적으로

유리한 아동보다 행동면에서 더 충동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유미(1990)가 사려성-충동성에 대한 관련 변인이 지능,

문화,성별,사회계층,체격,부모의 양육태도,부모의 인지양식 및 교사의 인

지양식과의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을 보고하였다.이주연(1996)은 부정

적인 양육형태라고 볼 수 있는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에서

충동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충동적인 아동들은 자주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며,수업 방해 행동을 많이

하고,자기 통제,정서적 문제,교사 및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이러

한 정서적․행동적 충동성으로 인하여 학교적응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충동성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되는 한 부분인 언어통제

유형이 자녀의 충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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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우울 및 충동성과의 관계

가.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우울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가 사용

하는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왔다.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우

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자녀의 우울과

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우울한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관찰 연구를 한 Amant와 Bullter(1984)

는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지배적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통제가 강한 것

을 관찰하였다.Poznanski와 Zrull(1970)은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자녀와 분리되어 있고,자녀의 흠을 잡으며 자

녀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인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노성향(1994)은 부모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

의 우울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며,임점숙(2000)도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

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느냐,역기능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우

울성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인 것

으로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승연경(2003)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

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근욱(2005)은 부모와의 의사

소통이 개방적일 때 고등학생의 우울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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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2007)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은 아버지

의 개방적 의사소통,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으

며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우울은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고영희(2008)의 연구에서

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고등학생의

우울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인 고등학생이

문제형인 고등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

펴보면 박경민(1995)은 아동의 우울성향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우울성향이 높은 아동

집단의 어머니는 언어통제 유형의 점수가 낮아 보다 더 명령적인 통제를

많이 사용하고,우울성향이 낮은 아동 집단의 어머니들이 언어통제 유형

점수가 높아 보다 더 인성 지향적 통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충동성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연구

는 없었다.그래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충동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선

행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성 발달 및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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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1973)은 어린이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의 형태나

구성이 아니라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의 교육 방법 및 태도라고

하였다.윤희상(1974)은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성격특성과 관계가

깊고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모든 성격특성에 널리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박은미(1993)는 익애형 어머니로 지각한 자녀일

수록 사려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는 반면,적극적 거부형으로 지각한 자녀일

수록 안정성은 낮아지며,엄격한 어머니로 지각한 자녀의 사회성 역시 낮

다고 하였다.

Symonds(1939)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를 지배적,거부적,복종

적,과보호적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부모의 태도에 따라 자녀의 행동적

반응은 명백하다고 보았다.즉,지배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의존적이 되며,복종적과 과보호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자기중심적이고,거부적 태도와 복종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충동적이고 지배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반항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Coners(1980)는 유

아의 충동성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유아가 처

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환경(양육자의 양육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았다.Hess와 Shipman(1965)은 정상적인 아동과 주의가 산만한 아

동을 비교 연구한 결과,주의가 산만한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

지시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Werky,Weiss&

Donglas(1964)의 연구에 따르면 과잉 행동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침착하지

못하고 산만해하며 부주의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묘사되

고 있다.

Cambell(1973)은 과행동적 아동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결핍은 지나

치게 간섭하는 부모의 행동 즉,아동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내부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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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절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감시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의 행

동 때문에 길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충동적인 아이는 인지속도를 조절하

는 것을 배울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통제적인 부모를 가진 반면,

사려적인 아동은 자율적인 부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고 했

다.그에 의하면 충동적인 아동의 엄마들은 성취에 대해서 더 적극적일 뿐

만 아니라,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더 직접적인 도움

과 더 많은 제시가 주어진다고 한다.반면 사려적인 아동의 엄마는 다른

충동적인 아동의 엄마보다 더 고무적이고 덜 지배적일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Cambell(1973)은 과행동적,충동적,사려적 세

집단의 아동들의 엄마를 비교하였다.

사려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충동적인 아동의 어머니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인 물리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과행동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다른 두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격려하는 말을 자주 주었으며,충

동을 억제하도록 더 많은 지시를 주었다.이 결과는 Cambell(1973)이 세운

가정을 입증하고 있다.또한 교사나 실험자 또는 부모가 사려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아동들의 사려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odeling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Yando,1970).

부모의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서 정

재희(2000)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애정-적대가 충동성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특히 초등학생은 애정-적대 차원에서 애정적이라고 지각한 학생일

수록 운동 충동이 낮아졌고,중학생은 어머니가 애정,자율,성취,합리적이

라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무계획 충동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하였다.이태호

(2011)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충동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충동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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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충동성을

감소시켜 이를 매개로 한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이은경(2001)은 아버지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여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피하는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가혹한 체벌을 가

하거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학대,대화 거부 등의 냉담한 태도,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강요하거나 간섭하고 일일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행동적 충동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복종적,간섭적,지배적,통제적인 양육태

도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 하므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이 아동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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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소속학교 급지

가 36 26.7

나 37 27.4

다 38 28.1

라 24 17.8

소속학교

a 16 11.9

b 20 14.8

c 18 13.3

d 19 14.1

e 17 12.6

f 21 15.6

g 24 17.8

학년
5학년 68 50.4

6학년 67 49.6

성별
남학생 73 54.1

여학생 62 45.9

Ⅲ.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의 5,6학년을 연구대상으

로 표집하였다.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 및 경제 생활 수준이 편중되지 않

도록 학교 급지별로 표집 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총 16개 학급의 아동

40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는데,회수된 설문지 중 어머니를 주양

육자라고 응답한 312명을 추출하였고,이들 중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명확히 분류되는 13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최종 분석대상의 현

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분석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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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통제 유형

명령형 76 56.3

지위 지향형 18 13.3

인성 지향형 41 30.4

전체 135 100

2.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과 충동성에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

였다.

가.언어통제 유형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 중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검사도구는 각 문항마다 점수를 매겼던 도혜숙(1997)의 질문지를 아동의

나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배정미(2006)의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인성 지향적 통제에 대하여 아동 지향적 통제와 부모,타인 지향적 통제로

나누어 각 문항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

다.질문지의 항목은 Bernstein(1971)과 Gumperz(1973)의 이론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아동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언어통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질문지에 대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문항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onbach'sα)는 .67이었다.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분류는 아동이 질문지에 선택한 각 유형별 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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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고 보기에 제시된 유형 이외의 기타 란에 기술된 문항이 있을 경우

각 문항마다 내용을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에 빈도를 더

하였다.이 빈도들은 하나의 빈도에 대해서 1점씩 부여하였다.세 가지 언

어통제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형을 어머니의 대표적인 언어통

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언어통제 유형 규정시 각 통제유

형의 빈도가 비슷하거나 어느 한 유형의 빈도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경우

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검사에 제시된 통제유형은

<표 3>과 같다.

<표 3>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언어통제 유형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적 준거

명령적

행동 통제 시 아동에게 부여하는 역할 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부모의 명령,언어적 벌,신체적 벌,자극의 제거,간접적 벌

등이 포함된다.

지위 지향적

행동 통제 시 아동에게 부여되는 역할 재량권이 형식적 지위

에 제한을 받는 통제로써 보편적 규칙,지위적 규칙,가족적

규칙 등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성 지향적

행동 통제 시 아동의 역할 재량권이 동기,의도,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특징,의도,동기의 관점을 고려한 아동 지향

적,부모 ․ 타인 지향적 언어 통제 등이 포함된다.

나.아동우울검사

아동우울검사는 기존의 우울검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

동우울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특징이나 증상들을 망라하면서 보다 심리 측

정적이며 타당한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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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의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다.이것은 총 25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검사시점으로부터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기분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자기보고식 우울 평정 척도이다.각 문항의 점수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④‘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고,총 우

울점수는 25～100점 사이에 분포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이 척도는 인지와 정서 12문항,의욕 및 신체활력 8

문항,교우관계 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에 대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α)는 .95로 나타났다.인지와 정서는 아동 우울에서 나타

나는 인지적,정서적 증상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의욕 및 신체

활력은 아동 우울에서 나타나는 의욕 및 신체 활력 저하와 관련된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교우 관계는 아동 우울로 인해 나타나는 교우 관계 문

제와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우울의 하위요인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문항수) Cronbach'sα

인지와 정서
1,2,5,8,11,14,15,16,18,

19,22,23(12)
.93

의욕 및 신체활력 4,6,7,13,20,21,24,25(8) .84

교우관계 3,9,10,12,17(5) .82

전체 (2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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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충동성 검사

충동성은 Eysenck(1984)의 검사를 이현수(1985)가 번안하고,이주식

(2003)이 수정,보완한 지표를 사용하였다.이주식(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α는 .88이며,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총 18개의 설문 문항으로 인지 충동성,운동 충동

성,무계획 충동성을 측정한다.인지 충동성은 경솔하게 결심하는 경향이

고,운동 충동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계획 충동성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Barratt,1990).①‘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항상 그렇다’까지 Likert형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다는 것이다.

3.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도,검사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근무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4주에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예비 조사시 문항이 타당한가,문항수는 적당한가,문항에 응답하

는 시간은 적당한가 등을 확인 한 후,실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

비조사 설문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11월 3주에서 12월 1주에 걸쳐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

수하였으며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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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결과분석을 위해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18.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

며,소속 학교의 급지별,소속 학교별,학년별,성별에 따라 언어통제 유형

집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였다.측정도구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α)를 산출하고,언어통

제 유형을 구분할 때 한 가지 유형의 응답이 10개의 문항 중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한 경우에 특정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문제 1과 2의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

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

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언어통제 유형 중 어떤 유형에서 우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Turkey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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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언어통제 유형(%)

계 (df)
명령형 지위형 인성형

급지

가 24(17.8) 4(3.0) 8(5.9) 36(26.7)

5.53(6)
나 18(13.3) 8(5.9) 11(8.1) 37(27.4)

다 22(16.3) 3(2.2) 13(9.6) 38(28.1)

라 12(8.9) 3(2.2) 9(6.7) 24(17.8)

학교

a 10(7.4) 2(1.5) 4(3.0) 16(11.9)

5.91(12)

b 14(10.4) 2(1.5) 4(3.0) 20(14.8)

c 9(6.7) 4(3.0) 5(3.7) 18(13.3)

d 9(6.7) 4(3.0) 6(4.4) 19(14.1)

e 10(7.4) 1(.7) 6(4.4) 17(12.6)

f 12(8.9) 2(1.5) 7(5.2) 21(15.6)

g 12(8.9) 3(2.2) 9(6.7) 24(17.8)

Ⅳ.연구결과

1.예비분석

본 연구의 변인별 측정치의 전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

의 급지,학교,학년,성별에 따른 집단의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분석대상의 언어통제 유형 집단 분포

소속 학교의 급지별,소속 학교별,학년별,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

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5>소속학교의급지및소속학교,학년,성별에따른언어통제유형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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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5학년 37(27.4) 13(9.6) 18(13.3) 68(50.4)

4.21(2)
6학년 39(28.9) 5(3.7) 23(17.0) 67(49.6)

성별
남학생 40(29.6) 13(9.6) 20(14.8) 73(54.1)

2.91(2)
여학생 36(26.7) 5(3.7) 21(15.6) 62(45.9)

전체 76(56.3) 18(13.3) 41(30.4) 135(100)

변인

우울감

충동성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전체

급지

가(36) 1.49(.54) 1.71(.53) 1.39(.55) 1.54(.50)2.05(.77)

나(37) 1.51(.70) 1.71(.74) 1.28(.41) 1.53(.61)1.87(.92)

다(38) 1.54(.69) 1.78(.67) 1.35(.51) 1.58(.58)1.81(.74)

라(24) 1.26(.29) 1.69(.45) 1.32(.38) 1.41(.31)1.71(.60)

학교

a(16) 1.66(.63) 1.82(.51) 1.56(.57) 1.69(.53)2.20(.83)

b(20) 1.35(.43) 1.63(.54) 1.25(.51) 1.42(.46)1.92(.72)

c(18) 1.35(.44) 1.44(.46) 1.24(.37) 1.36(.40)1.58(.69)

d(19) 1.66(.87) 1.95(.87) 1.32(.45) 1.69(.73)2.15(1.05)

e(17) 1.56(.73) 1.71(.48) 1.44(.66) 1.58(.60)1.79(.67)

f(21) 1.53(.68) 1.85(.80) 1.28(.34) 1.58(.57)1.83(.80)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속 학교의 급지별,소속 학교별,학

년별,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5.53,p〉.05).따라서 소속 학교의 급지별,소속 학교

별,학년별,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분석대상의 우울감 및 충동성의 측정치 분포

분석대상의 소속 학교 급지,소속 학교,학년,성별에 따른 우울감 및 충

동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우울감 및 충동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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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 1.26(.29) 1.69(.45) 1.32(.38) 1.41(.31)1.71(.60)

학년
5학년(68) 1.51(.62) 1.80(.65) 1.41(.51) 1.58(.54)2.01(.85)

6학년(67) 1.42(.59) 1.65(.58) 1.26(.42) 1.46(.51)1.74(.69)

성별
남학생(73)1.49(.66) 1.73(.61) 1.38(.52) 1.55(.55)1.90(.75)

여학생(62)1.44(.54) 1.72(.63) 1.28(.40) 1.50(.50)1.84(.82)

구분 SS df MS F

급

지

인지와

정서

집단간 1.37 3 .46
1.26

집단내 47.63 131 .36

전체 4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18 3 .06
.16

집단내 50.90 131 .39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23 3 .08
.33

집단내 29.52 131 .23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46 3 .15 .55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우울감은 급지에 따라서는 다

급지(M=1.58),가 급지(M=1.54),나 급지(M=1.53),라 급지(M=1.41)순으로

나타났고,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M=1.58)이 6학년(M=1.46)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M=1.55)이 여학생(M=1.5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모두 그다지 높은 수치는 나타내지 않았다.

충동성은 가 급지(M=2.05),나 급지(M=1.87),다 급지(M=1.81),라 급지

(M=1.71) 순으로 나타났고,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M=2.01)이 6학년

(M=1.7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M=1.90)이

여학생(M=1.8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 학교,학년,성별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학교,학년,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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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내 36.67 131 .28

전체 37.14 134

학

교

인지와

정서

집단간 3.11 6 .52
1.44

집단내 45.89 128 .36

전체 4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3.10 6 .52
1.38

집단내 47.98 128 .38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1.38 6 .23
1.04

집단내 28.37 128 .22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2.11 6 .35
1.28

집단내 35.03 128 .27

전체 37.14 134

학

년

인지와

정서

집단간 .28 1 .28
.76

집단내 48.72 133 .37

전체 4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71 1 .71

1.87
집단내 50.37 133 .38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75 1 .75
3.44

집단내 29 133 .22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48 1 .48
1.75

집단내 36.65 133 .28

전체 37.13 134

성

별

인지와

정서

집단간 .06 1 .06
.17

집단내 48.93 133 .37

전체 48.9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01 1 .01
.01

집단내 51.07 133 .38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38 1 .38
1.71

집단내 29.37 133 .22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07 1 .07
.25

집단내 37.07 133 .28

전체 37.1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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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속 학교의 급지,소속 학교,학년,

성별에 따른 우울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 학교,학년,성별에 따라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소속학교의 급지 및 소속학교,학년,성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구분 SS df MS F

급지

집단간 1.87 3 .62


집단내 78.13 128 .61

전체 79.99 131

학교

집단간 5.63 6 .94


집단내 74.36 125 .60

전체 79.99 131

학년

집단간 2.49 1 2.49


집단내 77.51 130 .60

전체 79.99 131

성별

집단간 .14 1 .14


집단내 79.85 130 .61

전체 79.99 131

*p<.05

<표 8>에서 보듯이,소속 학교의 급지,소속 학교,성별에 따른 충동감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5학년(M=2.01)이 6학년(M=1.74)에

비해 충동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년에 따른 충동성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4.168,p<.05).

예비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아동의 학교 급지나 소속 학교,성별,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우울감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충동성의 경우에도 학년을 제외하고 기타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으로써,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환경이나 성별,학년과 같은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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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언어통제 유형 M SD

인지와 정서

명령형(76) 1.60 .71

지위형(18) 1.23 .40

인성형(41) 1.33 .37

의욕 및 신체활력

명령형(76) 1.88 .68

지위형(18) 1.42 .45

인성형(41) 1.58 .47

교우관계

명령형(76) 1.41 .55

지위형(18) 1.17 .31

인성형(41) 1.27 .32

전체

명령형(76) 1.65 .61

지위형(18) 1.28 .36

인성형(41) 1.40 .34

은본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의 차이

연구문제 1로 제시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이 우울감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

서,기술통계치(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울감의 하위 변인별 중 인지와 정

서의 평균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M=1.60)이 가장 높았고,인성 지향형

(M=1.33),지위 지향형(M=1.23)순으로 나타났다.의욕 및 신체활력에서의

우울감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M=1.88)이 가장 높았고,인성 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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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S df MS F
Turkey

HDS

인지와 정서

집단간 3.18 2 1.59


①*②

①*③
집단내 45.82 132 .35

전체 4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4.18 2 2.09


①*②

①*③
집단내 46.90 132 .36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1.13 2 .56

집단내 28.62 132 .22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2.96 2 1.48


①*②

①*③
집단내 34.18 132 .26

전체 37.14 134

(M=1.58),지위 지향형(M=1.42)순으로 나타났다.교우관계에서의 우울감

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M=1.65)이 가장 높았고,인성 지향형(M=1.27),

지위 지향형(M=1.17)순으로 나타났다.우울감 전체 평균은 명령적 언어통

제 유형(M=1.65)이 가장 높았고,인성 지향형(M=1.40),지위 지향형

(M=1.28)순으로 나타났다.즉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우울감이 가장 높고,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우울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일원분산분석

*p<.05**p<.01

① 명령형 ② 지위 지향형 ③ 인성 지향형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울감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F=5.713,p<.01).우울감의 하위 요인별로 보면 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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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서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고(F=4.577,p<.05),의욕 및 신체활력에서의 우울감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F=5.882,p<.01).교우관계에서의 우울감에서는 언어통제 유형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597,p>.05).

언어통제 유형 중 어떤 유형에서 우울감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 Turkey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인지와 정서,의욕 및 신체활

력에서의 우울감은 명령형과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간,명령형과 인

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우울감 전체로 봤을 때도 명령형과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간,명

령형과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지위

지향형이나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보다 아동의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충동성의 차이

연구문제 2로 제시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충동성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이 충동성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

서,기술통계치(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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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언어통제 유형 M SD

충동성

명령형(76) 2.04 .87

지위형(18) 1.62 .53

인성형(41) 1.69 .64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충동성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

(M=2.04)이 가장 높았고,인성 지향형(M=1.69),지위 지향형(M=1.62)순으

로 나타났다.즉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충동

성이 가장 높고,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충동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일원분산분석

구분 SS df MS F
Turkey

HDS

충동성

집단간 4.54 2 2.27

집단내 75.45 129 .59

전체 79.99 131

*p<.05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충동성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F=3.882,p<.05).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 집단의 짝이 나타나지 않아,세 유형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

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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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및 충

동성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3으로 제시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는데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

형별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언어통제 유형별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우울감

충동성

명령형(76)    

지위형(18)    

인성형(41)    

전체    

*p<.05**p<.01

<표 13>에서 우울감의 하위 변인과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에서 인지와 정서와 충동성은 r=.635(p<.01),의욕 및

신체활력과 충동성은 r=.755(p<.01),교우관계와 충동성은 r=.571(p<.01),

우울감 전체와 충동성은 r=.733(p<.01)으로 우울감과 충동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에서 인지와 정서와 충동성은 r=.615(p<.01),

의욕 및 신체활력과 충동성은 r=.667(p<.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지만 교우관계와 충동성은 r=.304(p>.05)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감 전체와 충동성은 r=.647(p<.01)로 우울감과 충동성은 유의한



- 52 -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에서 인지와 정서와 충동성은 r=.367(p<.05),

의욕 및 신체활력과 충동성은 r=.775(p<.01), 교우관계와 충동성은

r=.383(p<.05),우울감 전체와 충동성은 r=.622(p<.01)으로 우울감과 충동성

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언어통제 유형 전체로 보면 인지와 정서와 충동성은 r=.610(p<.01),의욕

및 신체활력과 충동성은 r=.767(p<.01), 교우관계와 충동성은

r=.540(p<.01),우울감 전체와 충동성은 r=.723(p<.01)으로 우울감과 충동성

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모든 언어통제 유형에서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과

상호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즉 아동의 우울감이 높으면 충동성도 높

고,충동성이 높으면 우울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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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및 결론

1.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

동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5,6학년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402명 중 어머니를 주양

육자로 응답한 312명을 추출하였으며,본 연구는 312명 중 언어통제 유형

으로 분류 가능한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는데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

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고,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우울감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우울감의 하위 요

인별로 보면 인지와 정서에서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의욕 및 신체활력에서의 우울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하지만 교우관계에서의 우울감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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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지위 지향형이나 인성 지향형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보다 아동의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는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보다는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또는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여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성향이 높은 아동 집단의 아동 어머니가 명령적인

언어통제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우울 성향이 낮은 아동 집단의 어머니가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박경민(1995)의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인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더 우울해한다는 임점숙(2000),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승연경

(2003),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고등학생의 우울이 낮게 나타난

다는 이근욱(2005),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우울은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고,아버지와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김미선(2007),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인 고등학생

이 문제형인 고등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낮다는 고영희(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은 주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포기 또는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자

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벌을 내리는 등의 통제가 이에

속한다.명령적 언어통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지배

적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통제가 강한 것을 관찰하였다는 Amant와

Bullter(1984)의 연구, 우울한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고 벌

을 주고 자녀와 분리되어 있고,자녀의 흠을 잡으며 자녀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Poznanski와 Zrull(197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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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둘째,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충동성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사후검증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의 짝이 나타나지 않아,세 유형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양육태도에 포함된다고 볼 때

초등학생에게 어머니의 애정-적대 양육태도가 충동성과 상관이 높다는 정

재희(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을 이루고,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충동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태호(201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

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또한 어머니의 거부 및 제재성이 아동의 충동성

을 유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음을 예측한 정인선(2006)및 정재희(200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아버지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여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피하는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가혹한 체벌,실수를 용납 못함,학대,대

화 거부 등의 냉담한 태도,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강요하거나

간섭하고 일일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행동적 충동성이 높게 나타

난다는 이은경(200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또

한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

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언어통제 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거부적 태

도와 복종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이 충동적이라고 주장한

Symonds(193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충동적인

아이는 인지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통제

적인 부모를 가진 반면,사려적인 아동은 자율적인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Cambell(1973)의 주장과도 유사한 맥락이다.주의가 산만한 아동일수록 어

머니의 통제와 간섭,지시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Hes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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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man(196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맥을 이룬다고 하겠다.

셋째,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 간의 상

관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우울감과 충동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에서는 우울감의 하위 변인인 인지와

정서,의욕 및 신체활력,교우관계 모두 충동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

다.지위 지향형 언어통제 유형에서 우울감의 하위 변인 중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은 충동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교우관계는 충

동성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인성 지향형 언어통제 유형에서는 우

울감의 하위 변인인 인지와 정서,의욕 및 신체활력,교우관계 모두 충동성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로 볼 때 모든 언어통제 유형

에서 우울감이 높은 아동은 충동성도 높고,충동성이 높으면 우울감도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김

희수,2011;류희정,2010;오현아,2006),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김미경,2002;김유정,2002;김효선 2002;송숙자․심희옥,2003;이

대환,2004;이소영,2000;이송선,2000;진선애,2006)정서조절곤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수진,2010)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

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과 우울 간에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이병길(2005)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그리고 충동성은 우울과 서로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낸다는 김희수(201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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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및 제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 및 충동성의 상관관계 및 어머니

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 및 충동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우울감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충동성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충동성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은 전체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통제 유형

에 따라 상관의 정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즉 우울감이 높은 아동

이 충동성도 높고,충동성이 높은 아동이 우울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의 우울감 및 충동성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바 가정에서 부모는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보다

는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또는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

여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하지만 부모들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통제 유형이 자녀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적절한 대화 기법과 의사소통기술

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



- 58 -

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의 언

어 사용이 자녀의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시키고,다양하

고 대중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자녀 간에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울감이 높은 아동이 충동성도 높고,충동성이 높은 아동이 우울감도

높게 나타나므로 현장에서는 우울감과 충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주

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울감이나 충동성이 높은 아동은 그에 맞는 상담 및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인지-행동적 집단 상담,게슈탈트

집단 프로그램,미술치료 등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현장 내에

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동의 우울감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또한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을 줄이기 위해 동기강화인지행동치

료나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학교 현장 내에 적용하는 등의 노

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주양육자를 추출하고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구분 하는 과정에서 1

수집된 총 402사례 중 135사례가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또한 본 연

구는 부산 시내 초등학생 5,6학년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타지역의 아동들

에게까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후속연구에서는 지

역 및 학교급별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각 언어통제 유형별로 더 많은 사

례를 수집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설문 조사를 할 때 기타 응답에서 ‘네가 ～하면 내가 ～ 해 줄게.’

등의 조건부 대답과 같이 비통제적 언어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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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후속 연구에서 기타 응답의

비통제적 언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진다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상황에서

기존에 알려진 언어통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으로의 분류도 가

능할 것이며 그러한 유형은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보다 확장된 연구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검사도구는 각 문항마다

점수를 매겼던 도혜숙(1997)의 질문지를 아동의 나이의 상황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한 배정미(2006)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이 질문지는 인성 지향

적 통제에 대하여 아동 지향적 통제와 부모․타인 지향적 통제로 나누어

각 문항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유형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문항마다 총 4가지의 지문이 제시되었으나 결과 분석은 아동 지향적

통제,부모․타인 지향적 통제 모두를 인성 지향적 통제로 분류함으로써 3

가지 언어통제 유형 중 인성 지향적 통제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후속연구에서 이 질문지를 활용할 때에는 문항 수를 좀 더 늘리

고 명령적,지위 지향적,아동 지향적,부모․타인 지향적 통제로 나누어

각각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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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시는 언어 유형과

여러분이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은 없으며,누가 어떤 답을 썼는지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생님도 절대 알 수 없으므로 가장 솔직한 답을 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잘 읽어보고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11.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전공 전은혜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

고 할 때,앞의 질문에서 대답한 여러분을 가장 오랜 시간 돌봐 주시는 분

(아래부터 □로 표시)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추측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 하나를 골라서 체크(√ 또는 ●)해 주세요.만

약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⑤ 기타에 자세히 적어주세요.

1.밤늦은 시간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께서 그만 자라고 하신

다.만약 내가 계속 보겠다고 조르면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빨리 가서 자라!

② 네가 잘 시간에 TV를 보고 있으니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③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바른 학생이지.

④ 늦게까지 TV를 보면 눈도 나빠지고,내일 학교 가기도 힘들겠다.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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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가 끝난 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너무 늦게 집에

들어간다면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② 집에 연락도 안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쁜 사람이 잡아가면 어떻게 하니?

③ 어디 갈 때는 집에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지.

④ 이렇게 늦게 오면 집에서 걱정하잖니.다음부터는 얘기하고 가라.

⑤ 기타

3.내가 집에서 동생(누나,형,언니,오빠 -형제가 없으면 다른 사촌이나 가까운

친구)과 다투고 있었다.이것을 보고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형제끼리는(친구끼리는)서로 아끼고 다정하게 지내야지.

② 그만 두지 못해!왜 너희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

③ 형제간에(친구간에)이렇게 우애가 없으니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④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싸우려 들면 친구들도 너를 사귀려 하지 않겠지.

⑤ 기타

4.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나 학원에 가기가 싫어서 꾀를 부리면,이 때 □께

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결석을 하고도 내일 공부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② 학교(학원)에 안 가면 선생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③ 꾀부리지 말고 혼나기 전에 어서 학교(학원)에 가라.

④ 학생이 이유 없이 결석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⑤ 기타

5.내가 밖에서 들어와 옷과 가방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 놓았을 때 □께

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자기 물건은 바로 해 놓을 수 있어야지.

② 옷하고 가방이 그게 뭐야?제자리에 갖다 놓으렴.

③ 네가 네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면 내가 다시 정리를 안 해도 되잖니.

④ 네 물건을 그렇게 아무데나 두면 다음에 내가 찾기 힘들고 방도 지저분해지

겠지.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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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그 당시 할 일이 있어서 ‘싫어’라고 대답하였다.이

때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싫더라도 내가 바빠서 그러니 도와주면 좋겠구나.

② 내가 말하는데 ‘싫어’가 뭐야.내가 시키면 해야지.

③ 잔소리 말고 빨리 갖다와.안가면 혼낼거야.

④ 네가 심부름을 다녀오면 내가 용돈을 줄게.

⑤ 기타

7.식구들과 저녁밥을 먹다가 내가 실수로 물그릇을 쏟았다.이 때 □께서는 어떻

게 말씀하실까요?

① 어서 걸레 갖다 닦아.

② 밖에 나가서는 조심해라.사람들이 흉본다.

③ 실수로 그랬으니 괜찮다.

④ 다 큰 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⑤ 기타

8.내가 친구의 핸드폰이나 MP3(기타 어떤 물건)을 부러워하면서 사달라고 조른

다면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

② 네가 자꾸 그러면 내 마음도 속상하단다.

③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자꾸 조르면 너의 기분도 나빠지겠지.

④ 안돼!계속 조르면 혼난다.

⑤ 기타

9.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께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이 때 내가 계

속해서 놀겠다고 하면 □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공부할건 다하고 놀아야 바른 학생이지.

② 매일 놀기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니?그만 공부해!

③ 공부 안하고 놀기만 하면 성적이 떨어져서 속이 상할 거야.

④ 공부를 안 하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겠지.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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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침에 날씨가 추워서 □께서 겉옷을 더 입고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냥 가

겠다고 한다.이 때 □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① 어른 말씀을 들어야지.내 말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니?

② 그대로 가면 감기가 들어서 아플지도 몰라.

③ 너 왜 내 말 안 듣니?입고 가라면 어서 입고 가!

④ 네가 안 입고 가면 내가 너 감기 걸릴까봐 걱정하잖니.

⑤ 기타



- 75 -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나는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2.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① ② ③ ④

3.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4.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5.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6.자주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7.아무런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8.슬프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9.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11.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2.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13.꼼짝하기가(움직이기가)싫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5.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6.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17.친구들과 말을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18.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19.‘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아래 내용들은 여러분이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일동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문항들을 하

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을 하나만 골

라서 체크(√ 또는 ●)해 주세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 ● ② ③ ④

②:약간 그렇다 ……………………………… ① ● ③ ④

③:대체로 그렇다 …………………………… ① ② ● ④

④: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

시간제한은 없습니다.그러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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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쉽게 지치고 항상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21.나는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2.속상한 일들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3.쓸쓸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4.나는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5.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조리 부숴버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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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들은 여러분이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들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문항들을 하나하나 읽어가

면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을 하나만 골라서 체크(√ 또는 ●)해 주세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 ● ② ③ ④ ⑤

②:거의 그렇지 않다 ………………………… ① ● ③ ④ ⑤

③:그저 그렇다 ……………………………… ① ② ● ④ ⑤

④:대체로 그렇다 …………………………… ① ② ③ ● ⑤

⑤:매우 그렇다 ……………………………… ① ② ③ ④ ●

시간제한은 없습니다.그러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화가 나면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가진 돈을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고르는 경

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말을 생각나는 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5.기분 내키는 대로 순간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갑자기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7.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8.성격이 급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9.흥분하면 진정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결정을 해버리고 후회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가끔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행동을 한 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쉽게 단념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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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미친 듯이 날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가끔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때때로 심한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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