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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oftheTheoryofPlannedBehaviorontheChildren’s

BehaviortowardtheElders:ADescriptiveStudy

Ko,Eun-Kyo

Advisor:Prof.Oh,Eul-Im Ph.D.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isstudy waspromptedby acriticalmindthattheneglectoftheold

highlightedby aging isnotsimply limited totheold,butmustbesettled

togetherbythewholesocietymembers.Notonlyarethereveryscantystudies

thatrecognizetheimportanceofalienationoftheelders,butitisverydifficult

tofindthestudiesthatattempttosolvesuchphenomenonthroughrespectful

behaviorfortheelders.Thecurrentchildrenwillalsofacetheaging-related

problem asthemembersofthefutureagingsociety.Accordingly,itisrequired

tobuildanatmospherethatenableschildrentocontinuetorespecttheelders.

Inthisregard,inspectingthechildren’sbeliefonrespecttowardtheeldersand

theinfluencefactorsinvolvedareaimedtosucceedinthetraditionoffilialpiety

and respecttoward theeldersand toreducetheneglectoftheeldersby

revitalizingsuchtradition.

Thepurposeofthisstudyistodeterminethechildren’sbehaviorsofrespect

toward the old by introduc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usefulfor

predictingvariousbehaviors.Forthis,thestudydrew outattitudinal,normative

andcontrolbeliefapplyingthem toTheoryof PlannedBehavior.

Study samples were questionnaires recomposed through two preliminary

surveysthattargetedthestudentsoftheforthtosixthgradesinthreeregions,

i.e.SeoulMetropolitanCity,GwangjuMetropolitanCity andJeollanam-d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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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Korea.600questionnairesweredistributedfrom March23toApril2,

2009,564 ofthe distribu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and 563 ofthe

collectedquestionnaireswereusedforanalysis.Thestatisticalpackage,SPSS

12.0WIN wasusedfortechnicalstatisticsanalysis,factoranalysis,reliability

analysis,correlation analysis,t-Test,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andtheAMOS7.0statisticalprogram wasusedforthepathanalysis

ofstudymodels.

First,the factoranalysis (Varymax Rotation)showed thatthenumberof

factorsamountedtoatotalof13,bydrawingoutvaliditywiththelatentroots

of1ormore,thefactorloadagesof.500moreandthecumulativevariancesof

60% ormore.

Second,Cronbachα coefficientswere.700ormore,showingahighreliability.

Third,thedifferenceanalysisbypopulationfeaturesshowedthattherewere

significantdifferencesinthesixfactorsofgender,thefivefactorsofschool

grade,thetwofactorsofregion,theeightfactorsofgrandparents’existence,

thesevenfactorsofcohabitationwithgrandparents:thebehaviorsofrespect

towardtheoldwerepositivelyrecognizedbythefemalechildrenwhowerein

lowergrades,lived in ruralareas,had living grandparentsand lived with

grandparents.

Forth,theappropriatenessofstudymodelswasconfirmedbypathanalysis.

Theverificationofhypothesisbyregressionanalysisshowedthattheattitude

ofrespectfulbehaviortowardtheeldersweresignificantlyassociatedwiththe

socialrelative profits exceptpersonalrelative profits and complexities;the

subjectivenormsweresignificantlytheinternalandexternalnormativebeliefs;

theperceivedbehavioralcontrolweresignificantlyassociatedwiththepromotion

conditionsandself-achievement.Inaddition,theestablishedhypotheseswereall

supported,as the attitude of respectfulbehavior toward the elders,the

subjective norms and the perceived behavioralcontrolmediate behavioral

intentions,being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behaviorsofphysicaland

emotionalrespecttowardtheelders.

Basedonsuchresults,thisstudyisaimedtopromotechildren’sbehavior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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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towardtheoldbydrawingouttheoretical,practicalandpolicyplansto

reducealienationoftheelders.

First,in theoreticalterms,theoreticalbackgrounds were provided to the

behavioralstudies in the field ofsocialwelfare studies by confirming the

usefulnessofTheoryof PlannedBehavior,andthepossibilitiesweredrawnout

toprovideasthefoundationsofnew practicalstudymodelsinpredictingthe

specificbehaviorsofclientindividualsinthepracticalfieldsofsocialwelfare.

Second,inpracticalterms,theplansweredrawnouttodevelopandpractice

thefilialpiety programsand thefamily-unitvoluntary serviceprogramsto

strengthensubjectivenorms,thevoluntaryserviceprogramsfortheeldersto

strengthentheperceivedbehavioralcontrol,thedemonstrativeprogramsforthe

behaviorsofrespecttowardtheeldersandthegenerationintegrationprograms

tostrengthentheactivitieswiththeeldersandrespectfulbehaviortowardthe

elders,andtheprogramstoinducetheactivebehaviorsoftheelderstopromote

theactivitiesofrespectfulbehaviortowardtheelders.

Third,in policy terms,policy plans were drawn outto implementthe

voluntary services forthe elders by the combination ofvoluntary service

organizations,schools,homesandparentsforstrengtheningsubjectivenorms,to

hold the nationwide events and build the standing publicity halls for

strengtheningtheperceivedcontrolandtohaveexpertsdevelopandoperatethe

practicalprogramsontheplanstopromotetherespectfulbehaviortowardthe

elders.

However, this study showed limitations in sampling, study methods,

measuringtoolsandmeasuringvariables.Therefore,thisstudyproposedtasks

toovercomethem.In advance,astudy isrequiredtoaddvariouspotential

variablesfortherespectfulbehaviortowardtheeldersin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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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배경

1.연구의 필요성

농경시 이후 인간의 수명이 계속 증가하면서 평균 수명 100세 시 를 앞에

두고 있다.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와 사회·문화 변화로 래된 인간소외 상

은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강수균·조홍 ,2002).과

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는 패러다임이 다른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에게 가장

요하게 던져진 문제는 무엇인가?그것은 결코 기계가 신 할 수 없는 인간과 인

간 사이의 감성 소통의 문제이다.박 숙(2008)에 의하면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성

장도 없기 때문에 요즘 세계 각국은 국민 설득을 목 으로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본부를 만들고 있다고 하 다(데일리안뉴스,2008).이는 국민통합을

해 소통이 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소통이 요한

것은 인간은 사회 동물이라고 한 Aristoteles의 말처럼 사회를 벗어나서는 결코

인간다운 생활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고령화로 인해 여러 세 가 노인과 함께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회 속에서 세 간의 소통은 으로 필요하다.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가치 변화는 심각한 노인소외 상이라는 노인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3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의 24.3%에

육박할 것으로 측(통계청,2009)되어 더욱 큰 문제로 확 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상으로 인한 노인의 빈곤,건강,소외,고독 등의 문제가 비

단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체의 문제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오늘날의 노인은 과거보다 건강하고,학력이 높으며,사회활

동 등이 많아졌지만,여러 측면에서 노인에 한 부정 인 시각 한 높아지고 있

다(Phenice,1981).이러한 부정 인 시각은 부정 인 행동으로,다시 노인 소외와

세 간의 이해 단 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 배경은 은 세 의 노인 세 에 한 이해 부족,나이에 한 차별

편견,노화에 한 몰이해를 부추기고,심지어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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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까지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노인 세 는 물질 인 풍요보다는 다른

세 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우해 주는 정서 인 측면을 보다 요하게 생각하고

있어(한정란,2004)노인문제 에서 정서 인 문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서 기술된 노인문제는 세 간의 정 인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인이다.세

간에 인지 차이는 생물학 ·사회 으로 구축되고(Durand & Klemmack,

1981),사회 문화가 노인의 연령을 어떻게 인지하고,노인을 어떻게 보는가의 기

이 크게 작용하므로(Poter& O'Conner,1978)세 간의 정 인 상호작용을 이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방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 세 는 노년기에 필연 으로 겪게 되는 많은 역에서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그러나 우리 사회에 해오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에 한

공경과 배려의 행동이 유지내지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면 노인의 정서

문제를 야기하는 노인소외 상을 경감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 들 간의 소

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같은 시 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사회를 결속·유지시킬 것이며,노인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 구

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노년학에서는 노인에 한 편견,차별,태도,이미지 등이 오래된 학문 심사

로 연구되어 왔으며,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

미혜,서병숙·김수 ,1999;이인수,한정란,2000;김윤정·정선아,2001;김 숙,이

숙·박경란,2002).이와 더불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역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노인문제 연구의 부분은 빈곤문제(김 숙,

2002;김상호·김형수,2004;최옥 ,2007),폭력문제(김승용,2002;김재엽·김희수,

2003;남상철·신연희,2004),학 문제(이연호,2003;권 돈,2004;방희명,2007;김

미혜·권 주,2008),보건·의료문제(홍숙자,2004;조규범,2005),여가문제(이인수,

2001;성희자· 보경,2003;조희 ,2004;김윤재,조규범,2005)등이 있으며,특히

노인소외 상에 한 요성을 인식한 연구(백세 ,2004;원 희,2005;김은혜·이

효성,2006) 경로행동을 통해 노인소외 상을 해결하고자 근한 연구는 매우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노인 련 기존연구에서 향후 인식과 행동의 개념이 혼용되

지 않아야 함과 노인에 한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한 교육 변수 개입 그

리고 개념과 측정의 문제로 인해 일 성이 부족하다는 이 기존 연구결과에서 지

되고 있다(김윤정·정선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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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노인 련 연구가 아닌 일반 인 행동에 련한 연구는 태

도형성과 행동변화에 한 이론들을 소개하고,사회복지실천의 상황에서 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성취하는 데 유용하게 활

용될 가능성만을 보고한 연구(이인정,2005),노인에 한 인식과 행동 간의 계규

명을 심으로 한 청소년의 노인에 한 태도 연구(김윤정·정선아,2001),노인 련

지식,태도,행동연구(김윤정 외,2004)등이 있으나 이들은 구체 인 이론 근거

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단순분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동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한 연구로는 실버타운 잠재고객의 구매의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정자(2007)의 연구 이외의 태도와 행동의 인과 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이 연구 한 연구모형을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요

소의 하나인 주 규범 신 체면의식과 집단동조의식으로 구성하 다.

사회 구성세 노인 외에 고령화 문제의 향을 가장 직 으로 받게 될

다른 세 는 바로 지 의 아동세 라 할 수 있다.이들은 미래의 고령사회에서 청

장년층을 이루게 될 것이며,고령사회의 핵심 인 구성원으로서 고령화 문제를 해

결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될 세 이다.아동의 지속 인 경로행동은 매우

요하다.MｃGuire(1985)는 노인에 한 편견과 인식이 12∼13세까지 형성되어 가

는 데 한번 형성된 인식은 정 으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노인에

한 인식형성기는 매우 요하다고 하 다.Klausmeir와 Ripple(1971)는 노인에

한 태도와 고정 념은 비교 일 부터 발달하며,상당히 안정 으로 그들의 행동

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한정란,2004,재인용).

이상과 같은 주장에 따르면 아동기에 형성된 경로행동은 미래에 수행할 이들의

경로행동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노인소외 상을 경감하기

해서는 어린세 가 노인에게 정 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 조성이

요하다.이는 앞에서 밝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경로행동에 한 이론 근

거에 의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아동이 경로행동에 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어떤 변인들이 행동에 향

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하고,경로행동을

진시켜 노인의 소외감을 일 수 있는 사회복지 측면의 근이 필요하다. 노

인소외 상 경감방안을 하여 다양한 행동을 측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진

(Mathieson,1991;Tolmanetal,1995)계획된 행동이론을 토 로 아동의 경로행동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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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루어진 노인에 한 연령별 태도연구(이선자,1989a·b;이 룡,2004)

결과를 보면,아동기에 상 으로 가장 정 인 태도를 보이다가 청년기에 이르

러 차 부정 인 성향으로 변화한다고 하 다.따라서 노인에 한 태도가 가장

정 인 아동들을 상으로 경로행동에 한 향요인 분석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노인의 소외 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시 에서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부정 인 신념은 우선 으로 개선하고, 정 인 신념들은 유지할 수 있는 근

을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노인소외 상 경감방안을 탐구하는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2.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태도를 분석하고,행동의도와 행동을 체계 으로 규명하는

데 최 의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소외 상 경

감방안을 해 아동의 경로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경로행동에 련한 선행연구들

을 포 으로 정리한 후 이들을 개념 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음,아동의 경로행동의 향요인을 분석하고,이를 토 로 경로행동 증진을 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궁극 으로는 노인문제의 하나인 노인소외 상을 경감하는

데 목 이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첫째,기존 문헌연구를 통하

여 경로행동의 요성과 그 향요인을 알아본다.둘째,본 연구의 이론 근거가

되는 개인의 경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알아본다.셋째,계획

된 행동이론을 용한 경로행동 연구모형을 정립하고,이에 따라 가설을 도출한다.

넷째,경로행동에 한 분석모형과 가설을 실증분석하고,이에 따라 이론 ·실천

함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제시하는 변인인 아동의 경로태도,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행동 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경로행동 증진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연구에 용된 사례가 미비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용 가능성을 검증하고,노인소외 상 경감을 한 사회복지학

차원의 이론 ·실천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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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범 방법

1.연구의 범

본 연구는 경로행동을 연구 상으로 하며,표본은 서울특별시, 주 역시, 라

남도에 소재한 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상으로 설정하여 임의표본추출을 하

다.

연구의 범 를 경로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로태도,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행동에 한 직 인 측요인으로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

동통제와 행동의도로 국한하고자 한다.그리고 다양한 사회심리학 이론들을 바탕으

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경로태도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에 향을 미치

는 독특한 신념(belief)들을 설정하고자 한다.이러한 요인들이 경로행동의도를 매

개하여 경로행동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한 이론 근거로서 계

획된 행동이론(Ajzen,1991)을 근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구체 인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경로태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경로태도가 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을

경로태도에 향을 미치는 신념들로 본다.

둘째,주 규범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경로행동의도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을 주 규

범에 미치는 신념들로 본다.

셋째,지각된 행동통제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경로행동의도와 경로행동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진조건과 자기성취를 지각된 행

동통제에 미치는 신념들로 본다.

넷째,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와 경로행동 사이의 매개변수로 행

동의도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행동의도는 경로행동과의 계에서 경로태도

와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를 연결하는 핵심 변수로 보았다.이 매개변수는

경로태도와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지각이 정 일수록 경로행동이

향상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로 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모형에 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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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악하고,각 요인이 경로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실질 검증을 하

고자 한다.가설검증 결과를 토 로 이론 ·실천 함의를 도출한 후 향후 연구과

제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기존 연구 경로행동에 련한 연구는 매우 미비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 한

타 세 의 행동에 한 연구 역시 부분 부양행동의 향변수들 간의 계를 단

편 으로 밝히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본 연구는 폭 넓은 연구를 통한 경로행동을

이해하기 하여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측정도구를 이용한

실증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 다.

문헌연구에서는 경로행동과 행동이론에 련된 국내·외 련 서 ,논문,기타 각

종 간행물 통계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자료조사

를 통한 기술 연구를 시도하 다.이를 토 로 아동의 경로행동을 조사하기 한

체계 인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이는 경로태도와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

가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경로행동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로 분석함에 따라 경로행동에 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함이다.연구모형의 분

석을 해 측정변수에 한 측정척도를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설문을 설계하

다. 한 가설검증을 한 조작 정의,측정도구 분석방법을 제시하 다.

실증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주 역시, 라남도에 소재한 등학교 아동을

상으로 설계된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여 검증하 다.설문을 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2차에 걸쳐 비조사를 실시하 다.1차 비조사

에 사용된 설문지 50부는 주 역시 20부, 라남도 30부씩 조사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후 수정·보완하 다.2차 비조사에 사용 된 설문지

68부는 주 역시에서 실시하 으며,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후 수

정·보완하여 확정된 설문지를 작성하 다.실증연구를 한 표본은 서울특별시,

주 역시, 라남도에 소재한 등학교를 임의 추출한 후 해당 학교의 4학년∼6학

년에 재학 인 아동을 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 다.설문

조사 시 응답자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응답할 가능성을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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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담임선생님이 배재된 가운데 본 연구자가 직 익명성과 비 보장을 충분히 설

명한 후 실시하는 등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forWindow과 AMOS7.0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SPSS12.0forWindow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신

뢰도분석,기술통계분석,상 계분석,t-Test,분산분석,회귀분석을 하 다.

AMOS7.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에 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선행요

인이 되는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내 규범 신념,외 규

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경로행동

의도,경로행동 간의 인과 계에 해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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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배경

제1 노인소외와 경로행동

1.노인소외

가.노인소외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60년 이후 진 인 사회구조의 변화의 결과로 노인들은 과거

에 가정과 사회에서 가졌던 지 나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노인의 빈곤,건강,고

독,소외의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노인복지문제 하나는 문제의 표출이 외면

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 잠재 으로 나타난다는 이다.특히 심리 ·

정서 요인에 기인되는 노인소외와 같은 문제는 가정에서 부양되고 있는 경우에

서도 나타나게 되며, 의 변하는 가족제도에서 그 심각성이 가 되고 있는 문

제이다(최 수,1988,재구성).노인의 권 와 향권의 상실은 서구문물의 도입,윤

리와 도덕 의 붕괴 등 변하는 주변 여건과 더불어 가속화되어 가정이나 사회에

서 소외되는 고독한 노인을 낳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진 되었다(신공범,1982).노

인소외문제는 빈곤이나 건강문제와 달리 체 이고,잠재 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심이 요청된다.인간이 물질 풍요로움과 정신 인 만족을 려야한다는

사회복지 차원의 인간 기본 권리를 해서라도 소외의 문제는 우선 으로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

소외(alienation)란 인간이 이간(離間),냉담,배반,정신 외로움 속에서 인간으

로서의 보람과 주체의식을 상실하고,방황하는 상태 는 인간이 자신의 일과 조직

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말한다(김경동,1985). 한 인간이 타인과 소원(疎

遠)해지는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를 의미한다(정문길,1978;유증열,1983). 의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사회·자연·타인 는 그 목 에 한 개인 인 소원감을 지

칭하고 있다(유증열,1983).소외라는 용어는 결핍,상실,부정,상품성,불안 들을

나타내는 포 인 개념으로 이용되며(정문길,1978;유증열,1983),노인소외는 인

간의 노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가정·사회로부터의 격리과정에서 노인이 겪게 되

는 외로움이나 좌 ·방황 등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최 수,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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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인소외의 유형

소외의 유형을 무력감,무의미,무규범,사회 고립,자기소원으로 분류할 수 있

다(Seeman,1959).첫째,무력감(Powrlessness)이다.무력감은 자신이 자기의 행동

과정이나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느끼는 심리상태이다.즉 우리 삶에

향을 미치고 있는 요한 사건들에 한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한다.둘째,무의미

(Meaninglessness)이다.무의미는 자기의 행동결과에 해서 만족할만한 측을 내

리지 못하는 심리상태이다.즉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

우이다.셋째,무규범(Normlessness)이다.무규범은 어떤 행 에 한 규범이 그 행

가 궁극 으로 표방하고 있는 목 과 히 연결되지 못하여 규범으로서의 의

미가 약화되고,그 구속력도 상실되어버린 상태 속에 있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의미

한다.넷째,사회 고립(SocialIsolation)이다.사회 고립은 고독감이나 거부

거 의 느낌으로 나타나며,포용이나 사회 수용에 한 개인의 낮은 기 감이다.

이는 소수 구성원,노인층,병약자 에 잘 띄지 않는 각종의 낯선 사람들 가

운데 발생된다.다섯째,자기소원(Self-Estrangement)이다.자기소원은 개인이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느끼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무력감,무규범성,무의미성,사회 고립,자기소원 등은 서로 연 인

인과 계를 맺음으로써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계기 성격을 보여 다(진

덕규,1977).결국 사회 고립이 사회와의 단 계를 조성시켜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eeman,1959).

다.노인소외의 연구동향

노인소외에 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여 소외와 고독에 련한 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소외·고독에 한 국내연구 부분은 주로 향요인은 인구특성별 요인

(맹희재,1985;윤가 ,1991;송 ,1993;김선옥,1994;박선희,1997;정순둘,

2001),노인의 장애요인(김지윤,1988;백세 ,2004;김은혜·이효성,2006)으로 나

어 연구되었으며,소외·고독에 한 처행동연구(구본용,1990;서인순,1994;김인

혜,1995)로 이루어져 있다.한편 연구 상으로는 서울시내 노인(김행자,197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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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보호노인(주소희·손인실,1987),농 노인(도 조,1999),여성노인(지 진 외,

2004),장애노인(윤혜숙·윤가 ,2003;김은혜·이효성,2006)으로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May(1967),Moustakas(1967),Christensen(1971),

Streib와 Beck(1980)은 인간은 인간과 진정한 계를 맺지 못할 때 쓸쓸함과 무의

미함,소외,고독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는데 특히 사회생활이 제한된 노인은 가정

에서 조차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을 통한 정서 유 와 자녀와의 계가 의

무 ,형식 ,피상 으로 되어감에 따라 노인은 고독감을 느끼며,소외되고 있다고

하여 소외와 련된 변인을 타인과의 계라고 밝히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배우자가 없는 경우,소득이 낮을수록,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자녀들의 우가 불만족일수록,모임 참여가 을수록,친 한 계의 지인이 을

수록,비종교인일수록(맹희재,1985;김선옥,1994),은퇴 비 문 직업인 경우(박

의련,1989),노인복지제도에 한 만족도가 낮을수록,사회학습 참여가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일수록(박선희,1997)고독감이 크다고 밝혔다.

송 과 윤가 (1989)은 노년기의 고독감에 한 연구에서 한국노인들에게 자녀

와의 계요인이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손들과의 따뜻한 내면교류를 통하여

자신이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1993)은 60 이상 노인 701명을 상으로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자

녀와의 계에서 생된 고독감의 차이를 알아보고,이들 배경변인들의 상

요성 규명하 다.연구 결과 고독감에 향을 주는 변인은 사회 지원,주 건

강감,연령,자식과의 동거여부,생활만족도,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나 련변인

사회 지원이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밝혔다.

가족유형이 노인의 고독에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윤가 ,1991)와 반 로 요

한 변수가 아닌 연구결과(정순둘,2001)도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들은 노인소외 상에 한 향요인 규명이나 상과 련한

소외정도,소외양상에 련되어 연구되었다. 한 소외에 한 노인의 처행동만

이 연구되었는데 이는 처방 연구로 방 연구 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0년 이후 노인소외 경감을 한 사회복지 차원의 범사회 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미비하며,특히 타 세 의 행동을 통한 근은 시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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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로행동의 개념 연구동향

가.경로행동의 개념

노인들은 자신을 노인 취 을 하는 행동을 무시,천 ,배은,단 의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양곤,2002).그러나 경로행동은 이와 같은 행동과 반

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외 보상에 한 기 없이 다른 개인 혹은 사회에 이로움

을 주려는 행동으로서 나 기, 동하기,도와주기 등과 같은 권장행동(하 희,

2001)이나 노인이 필요로 하는 물질,정서 욕구,신체 조건에 따른 도움과 같은

부양행동,효(孝)행동처럼 우리사회에 이어오는 경로효친사상 등의 맥락에서 노인

을 할 때 노인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고, 우해 주는 신체 ,정서 측면을 포

함한 행동이다.

나.경로행동의 연구동향

효 의식(김태 ,1999;간호옥·김범수,2001;이신동,2006)이나 경로의식(김순복,

2000)등과 같은 경로 련 연구 이외의 경로행동에 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여 노

인 련 연구를 반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노인에 한 국내연구 부분은 인식

이나 태도 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묻는 단순한 수 에서 이루어졌다.2000년

이후 발표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에 한 지각된 이미지와 노인에

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노인과의 횟수,조부모의 생존 유무,조

부모와의 동거 경험유무(장윤옥,2002),조부모의 경제수 (김 숙,2002),노인의

자원 사활동(이근홍,한경혜·김주 ,한정란 외,2001;원 희 외,이태근,2002;고

은숙,김미혜·정진경,2003;이병순·김욱,허 수 외,2006)등과 같은 노인 련요인,

노인교육 경험유무(이 숙·박경란,2002;한정란,2002b,2004a;김미혜·정진경,

2003;김문주,2005),노인 상 자원 사활동(김지형·장윤옥,2001;김수 외,2002;

이신숙,2006)등과 같은 개인요인,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태도(장윤옥,2002;한정

란·김귀자,2003),사회경제 배경(이인수,2000)등과 같은 가정요인으로 나 어

연구하 다.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행동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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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청소년의 노인에 한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장윤옥,2002),조

부모의 의복행동에 한 지각이 좋을수록 청소년기 손자녀는 조부모에 한 반

태도를 정 으로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숙·박경란,2002),노인에 한

인식 연구를 보면 조부모와의 친 감과 같은 질 인 측면이 노인에 한 태도와

인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과는 일 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김윤정·정선아,2001,재인용).한편 노인에 한 태도·인식 련

연구를 상 별로 보면 주로 학생(이인수,한정란,고정자·이은미,2000;박경란,

2001;이 숙·박경란,김수 외,2002;안경숙,2005;이신숙,2006)등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직장인(임 신 외,2002),청소년(김지형·장윤옥,김윤정·정선아,2001;장

윤옥,김 숙,강수균·조홍종,김 호,2003;한정란,2003,2004b;한정란 외,2006),

아동(장 애,2002;박경란 외,2004;김복순,2006),유아(박선해,2001),노인(김지

형·장윤옥,2001)등으로 한 연구와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는 지역별 비교연구(장

애,김 숙,2002),세 별 비교 연구(김윤정·정선아,2004;한정란 외,2006)등이

있다.

김윤정과 정선아(2001)는 노인에 한 인식과 행동 간의 규명을 심으로 한 청

소년의 노인에 한 태도 연구에서 노인에 한 태도가 행동을 형성하는 데 요

한 변수로 분석된 은 향후 인식과 행동의 개념이 혼용되어야 하지 않음과 노인

에 한 행동을 향상시키기 한 변수를 간과하 음을 지 하고 있다.노인에 한

많은 태도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개념과 측정의 문제로 태도에 한 개념의

모호성과 측정방법의 혼용을 들 수 있다.태도의 감정 요소,인지 요소,행동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한 태도가 노인에 한 지식을

근거로 측정되고 있다는 이다(김윤정·정선아,2001재인용).

다.경로행동의 향요인

경로행동에 련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며,기존 연구에서 인식과 태도,행동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김윤정·정선아,2001)본 연구는

노인에 한 부양행동에 한 연구를 비롯하여 인식 태도연구를 심으로 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부양의식은 부양행동에 총체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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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김송애·조병은,1991),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부양행동을 많이 하고,인식 태도

가 정 일수록 정 행동이 측된다는 연구결과들(송 애,1986;서병숙·김수

,김송애·조병은,1991)에 따르면 인식과 태도는 행동의 향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식,태도,행동의 요인은 크게 인구통계학 요인,

사회·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인구통계학 요인

(가)성별

노인에 한 인식,태도,행동과 성별과의 계에 한 연구들은 일 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에 한 인식과의 계에 한 연구 결과는 체 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

양의식이 높다거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경제 지원이나 책을 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강하고,정서 부양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요인의 향력은

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인수,한정란,2000).그러나 성별에 따른 부양

의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연구(김수 외,2002)도 있어 반드시 일 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노인에 한 태도와의 계에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녀 학생 모두 립

범 의 태도(Sanderetal,1984),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노인에 한 태도가 부정

인 태도(Hawkins,1996),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부정 인 태도(고정자·이

은미,2000;한정란,2002a)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를 정리하면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Troxler,1971;이은혜,1995)와

여성이 특히 여 생이 노인에 해 더 부정 이라는 연구결과(Tuckman& Lorge,

1969;차용은,1980;한정란,2002b;김종효·강 걸,2003),아동기와 청년기 모두 남

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 이라는 연구결과(이선자,1989a,b;한정란,Han,2002),

학생들과 달리 고등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연구(한정란,2004)등과

같이 일 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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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령

연령에 따른 노인에 한 태도 련 기존연구의 결과를 보면 부모세 들이 학

생보다 노인에 해 더 호의 인 태도를 보이고(Troxler,1971),아동기,청년기,성

인기, 년기,노년기의 순으로 정 인 태도가 감소되는 것으로(이선자,1989a,

b), 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태도가 속도로 부정 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룡,

2004)등으로 나타났다.김종효와 강 걸(2003)의 연구에서는 20 연령층이 30-40

연령층 보다 노인에 한 태도가 더 정 인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태도척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효과는 분

명히 드러난다. 학생을 상으로 한 원 희 외(2002)의 연구결과는 일반 학생

을 상으로 한 한정란(2000)의 연구결과,간호사를 상으로 한 임 신 외(2002)의

연구결과,사회복지 간호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김수 외(2002)의 연구

결과보다 더 정 으로 나타났다.이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노인에 해 더 부

정 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로 노인에 한 태도가 연령증가와 부 상 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한정란,2004a).이로써 1950년 이후 노년학에서 노인에

한 다양한 연령층의 태도 연구를 통하여 연령이 노인에 한 태도에 요한 향

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이 룡,2004).

(다)조부모의 생존여부

조부모 생존여부가 노인과 직 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한 태도에 정 으로 향을 수 있다는 연구(Janelli,1988)에 비하여,

조부모의 생존여부가 은이들의 노인에 한 태도에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한

다는 연구(Sanderetal,1984;Hawkins,1996;한정란,2000;Han,2002)들이 더 많

다.조부모의 생존여부 역시 일 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라)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따른 노인에 한 태도 련 기존연구들은 다양한 결과

를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손자와 조부모의 계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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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조부모에 한 지각 등 가족 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

노인에 한 태도에 향을 받는다(Franketal,1993;Janelli,1988)고 한다.차용

은(1980),김수 외(2002)등은 노인과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과 동거한 경

험이 없는 경우보다 노인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노인에 한 태도에 정 인 효과를 갖는다는 연

구들(한정란,2000;김수 외,2002)이 있는 반면,과거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역시

노인에 한 태도에 아무런 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들(Sanderetal,1984;

Hawins,1996;한정란,2000;Han,2002)도 있다.한편 노인에 한 태도 요인

조성 요인에서만 동거 경험의 정 인 효과가 나타난 서병숙과 김수 (1999)의

연구결과와 같이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의 부분 인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한정란(2000)은 노인에 한 태도에서는 노인과의 단순한 이나 경험의 결과가

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의 질이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다른 연구결과(서

병숙,1986)는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여부에 따른 부양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사회·환경 요인

(가) 거집단의 향력

거집단이란 개인 스스로의 행 를 비교 는 조할 수 있는 상으로 삼거나,

지각의 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 을 제공하는 집단을 의미한다(손 석,

1991).아동이 성장과정에서 하는 가족구성원,교사,친구들과 같은 거집단은

규범과 가치를 제공한다는 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결정 역할을 하고,

구성원들에게 그 집단의 규범과 가치에 순응하도록 향을 미친다(김은희,2004).

따라서 아동의 경우 가정요인의 향은 아동의 경로행동에 커다란 향을 미칠 것

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요인에 따른 노인에 한 태도·의식 련 기존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이

고 있는 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obertson(1975)은 부모는 조부모

와 자녀를 연결하는 간세 로서 세 간의 계를 규제하는 힘을 갖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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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어머니의 태도는 조부모와 청소년의 계에 의미 있는 향력을 갖는다고

하 다.허훈(1985)은 가정교육이 엄격한 편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경제 ,정서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Frank외(1993)는 17세에서 50세까지 60

명을 상으로 한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 의미 있는 노인과의 계에 따른 노인

에 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 부모 혹은 요한 노인들과의 계는 매우 강한 향

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집단의 향력 부모의

향력을 규범 신념 외 규범 신념으로 보고자 한다.

(나)공유활동경험

노인과 아동과의 공유활동은 아동이 다른 사람과 인간 계에서도 행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노인과의 공유활동에 한 부분의 연구는 (Adayetal,

1993;Chamberlainetal,Dellmann,1994;서 숙,임재택 외,1996;임재택,2001;

원 희 외,2002;양승규,허은주,2003;김귀자,박경란 외,2004)노인자원 사

세 통합 로그램이 노인에 한 태도,인식 에 정 인 향 요인임을 보여

다.

서 숙(1996)과 임재택 외(1996)는 노인의 보육기 의 참여는 노인의 보육능력이

나 노인의 보육활동 참여에 해 정성이 높여 노인에 한 인식을 높인다고 하

고,원 희 외(2002)은 노인에게 정기 이고,직 인 사활동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사경험이 없거나 부분 이고,간 사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보다 노인에 해 보다 정 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 다.노인을 상으로

한 자원 사의 경험이 있는 상자가 경험이 없는 상자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

하게 정 이라는 연구결과(김수 외,2002;이신숙,2006)도 있다.임재택(2001)

은 노인·아동 상호작용 로그램의 용효과에 한 연구에서 노인에 한 태도가

상당히 정 으로 좋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밖의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하나의 로그램을 매개로 모여서 함께

활동함으로써 그들의 노인에 한 태도,인식에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Adayetal,1993;Chamberlainetal,Dellmann,1994;양승규,허은주,2003;

김귀자,박경란 외,2004)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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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인 련 교육경험

노인 련 교육이 노인문제를 완화 내지는 해결하기 한 실천 실천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부분의 사람들이 노화에 한

지식이 고,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노인에 한 지식에 해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조사한 총 39편의 논문을 분석한 Palmore(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

답률의 범 는 54%∼66%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실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노인 련 교육경험이 노인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

과들은 여러 연구(Sheffler,Steven& Crouch,1995;이 숙·박경란,2002)에서 찾아

볼 수 있다.서병숙과 김수 (1999)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과

련된 수업을 많이 받을수록 노인에 한 이미지가 정 이 됨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매일 돌보는 간호사를 상으로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

구(Chandleretal,1986)에서는 단기간의 교육은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으나,노인에 한 부정 이미지를 정 으로 바꿀 수 있음을 짐

작하게 하 다.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노인에 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자들(서

병숙·김수 ,1999;한정란,2000,김수 외,2002)은 학생들의 태도가 다소 부정

인 것으로 보고하면서 노인에 한 교육 확 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노인

련 교육경험이 노인에 한 태도에 요한 향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따라서 교

육을 통한 노인에 한 지식을 제공 받는 상자들일수록 노인에 한 태도와 행

동수 이 더 높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라)노인정보

세 차이는 각 세 에 따라 경험,사고방식,가치 ,행동 등에서 차이가 있거나

다름이 있다는 경우이다(김명언 외,2000).세 차이는 각 세 가 지니는 기층 경

험의 차이로부터 시작하며,이러한 경험은 모든 인식과 행동의 토 가 되므로 세

간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Mannheim,1952).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 에서 정보의 향은 세 차이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이 룡(2004)은

청소년들은 TV 로그램이나 매체의 고를 통하여 노인에 한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한 것으로 노인정보 경로를 밝히고,노인을 주제로 한 TV 로그램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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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정도가 노인태도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청소년과

노인 모두 주로 매체를 통하여 다른 세 에 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한

정란 외(2006)의 연구결과는 매체를 심으로 제공되는 노인에 한 정보가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노인 경험

노인과의 경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면서

가족 내에서 아동이 경험한 것에 따라 노인에 한 그들의 태도에 크게 향을 받

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한정

란․김귀자,2003).조부모와의 빈도가 노인에 한 태도에 정 인 상 계

를 갖는다는 결과(Rosencranz& McNevin,1969)보다는 조부모와의 빈도가 노

인에 한 태도에 아무런 의미 있는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Sandersetal,

1984;Hawkins,1996;한정란,2000;Han,2002)가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한정란,

2003).그러나 노인과의 경험이 노인에 한 태도를 정 으로 갖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 진 연구결과(Tuckman& Lorge,Rosencranz& McNevin,

1969;Ross& Freitag,Gordon& Hallauer,1976;Poter& O'Conner,1978)와 친척

노인이나 친척 이외에 가깝게 지낸 노인이 있을수록 노인에 한 태도는 정 인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결과(Janelli,1988;Franketal,1993;Hawkins,1996;한정란,

2000;임 신 외,2002,이 룡,2004)도 보고되고 있다.따라서 노인과의 경험

에 있어 단지 빈도보다는 의미 있는 노인과의 계 즉 질 계의 경험

이 노인에 한 정 태도 형성에 향을 미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바)부모행동인식

학습은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의 직 인 실천을 통하여 이루

어지므로 조부모와 손자녀 계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 의 하나가 간세 인

부모(Robertson,1975;Kivett,1991;Morse,1993;King& Elder,1995)라고 할 수

있다.특히 모의 태도는 조부모-손자녀 계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Thomson&

Walker,1987;서동인,1989;Kennedy,1992a,1992b;박경란,1994)으로 일 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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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 되고 있는 변인이다.아동의 경우 가장 향력 있는 집단은 가정이 되며,

그 구성원 부모의 향력은 지 하다.효 행동은 자녀에게 말로써가 아니라 부

모 스스로 실천하여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효과 인 것(강완숙,2000)처럼

부모의 부양행동을 보면서 조부모에 한 부양행동을 보다 쉽게 자각하고,노인에

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장윤옥,2002).아동이 조부모에 한 부모의

행동이나 친 감에 해 정 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에 한 행동이 더 정 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부모행동인식에 따른 노인에 한 태도 련 기존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이

고 있는 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모와 조부모와의 계와 노인에

한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청소년의 노인에 한 사실인지의 수 과 노인문제를

하는 청소년의 노인인식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청소년이 어머니와 조부모 간

에 의견 충돌이 없다고 지각할 때 청소년의 노인에 한 부양의식이 높다고

하 다. 한 부모가 조부모를 좋아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부모가 조부모를 좋아

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노인에 하여 더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 다(김연수,1993;김태 ․김양호,1997).Roberton(1976,1977)는 부모세 는 사

회교환과정에서 세 상호 계를 조 하는 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손

계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라.주요 변수들의 경로행동과의 계

노인에 한 인식,태도,행동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어떤 요인들이 노인

에 한 인식,태도,행동에 련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들이 부분이다.이러한

연구방법은 A라는 요인이 노인에 한 인식,태도,행동에 유의한 향이 있으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고연령자일수록 낮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령 시

기의 태도를 유지하기 한 교육을 시도하자든지 하는 것이다.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성별,연령,조부모의 생존여부,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여부 등의

인구통계학 요인들과 거집단의 향력,공유활동경험,노인 련 교육경험,노인

정보,노인 경험,부모행동인식 등의 사회·환경 요인이 있다.

체 으로 볼 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다양한 요인들은 노인에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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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태도,행동에 많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그러나 일부 약하거나 유의

하지 않은 계도 보고되고 있다.이는 아마도 개념의 모호성과 측정방법이 혼용되

거나(김윤정·정선아,2001,재인용)요인들의 상 요성이 이해되지 못하 거나

혹은 각 변수들이 각기 별개로 연구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이러한 연구는 일

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는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행동에 한 태도의 향은

인지된 효과성에 따라 조 된다는 Berger와 Corbin(1992)의 연구를 보더라도 변수

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따라 변수들의 향력은 조 되기도 할 것

이며,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와 경로행동 간에 개하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하나 는 단수의 변수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상 요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합하거나 튼튼한 이론 기반을 두지 못

한다.사회복지학에서 최근 행동 련 연구가 소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화된 이

론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하여 경로행동

에 한 변수들의 상 인 향 계를 상할 수 있는 이론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3.노인소외와 경로행동

사회는 인간을 사회조직의 일부분으로 종속시킴으로써 인간소외의 상을

래하게 되고,노인이 가족 속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통은 오늘날 핵가족 형

태로 가족구조가 변화되면서 사라져 가고 있다(강수균·조홍종,2002).경제력이나

개인의 성공여부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체제 기

능 유지 측면에서 요성이 약화되고,존경의 상이 되지 못해 은 세 로 부터

소외되고 있다.

세 간의 가치 차이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래하고,동거하면서도 소외감

과 고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이명완,1995).핵가족화로 인하여 지리 인 거리

가 멀어져 부모-자녀 간의 화나 만남의 기회는 어져가고,노인은 가족으

로부터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갈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된다(Seymour,1950).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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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60세 이상 노인의 22.8%는 고독감을 자주 느낀다고 했고,25%는 때때로 느낀다

고 했다.한편 자녀에게 경제 으로 의존하는 노인이 자립 인 노인보다 고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경제 의존은 자녀에게 신세를 진

다는 부담감을 갖게 하고,이러한 감정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향을 미쳐 고독

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순남,2002).우리나라 노인의 고독감에는

가족과의 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과 사회 참여 로그램의 미비로 국가

사회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명완,1995).

노인들은 물질 인 여유보다도 은 세 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우해 주는 정

서 인 측면을 보다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한정란,2004).노년기는 자아통합과

망감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삶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이 요한 과제라고 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맥락에서도 노인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하여 노인

의 심리 소외 문제는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향상을 한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갈등과 고독 그리고 소외 문제에 한 방 로그램이나

해결 로그램의 개발은 곧 사회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것이다(최순남,2002). 부

분의 노인이 자녀에게 경제 인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우리나라는 가족

계 측면뿐 아니라 사회 인 차원에서 노인의 소외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노인을 배려하고,공경하는 행동 즉 어린세

의 경로행동을 통한 근은 그 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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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계획된 행동이론

1.인간행동의 제이론

가.삼요소 태도모델(TricomponentAttitudeModel)

삼요소 모델은 개인의 태도 행동을 연구한 기 모형으로 태도의 구성요소들

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측하는 데 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태도의 상은 사람,사건,물체 등이 될 수 있다.태도란 인지

요소,감정 요소,행동 요소와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들 요

소들은 서로 긴 하게 연 되어 있다(고 복,1997;이동원·박옥희,2000;김남선,

2002;김정배,2006). 한 이들 태도의 요소들은 서로 간에 일 성 내지는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그 균형이 깨질 때에는 태도 구조의 재조직화가 일

어난다.따라서 태도의 요소들은 각기 개별 혹은 통합 으로 연구될 수 있다

(Triandis,1971).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인지 요소,감정 요소,행동 요소를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인지 요소(cognitivecomponent)란 상에 한 개인의 지식,생각,믿음

을 의미한다.즉 상이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상에 련되어 있다

는 인식 반응이다(이인정,2005).이는 개인의 태도 상물에 한 직 인 경험

다른 제반 련 정보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지식과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경

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과 그에 따른 지각은 흔히 ‘옳다’혹은 ‘그르다’등의 자

기 신념(beliefs)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최병룡,1987;김남선,2002).인지 요소는 지각 요소(perceptual

component),정보 요소(informationalcomponent),고정 념 요소(stereotypic

component)이라고도 한다(김정배,2006,재인용).

둘째,감정 요소(affectivecomponent)란 사물이나 사람 등 어떤 상에 한

정 혹은 부정 느낌을 의미하여 정서 요소라고도 한다.즉 좋거나(선호)나

쁘거나( 오)하는 느낌과 같은 감정측면을 말한다.감정 요소는 태도 상물에

해 반 인 느낌을 평가하기 때문에 태도의 본질 측면으로 간주한다.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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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태도의 감정 요소가 결여된다면 태도의 인지 요소도 더 이상 태도가 될 수

없다.그 신 신념이나 단이 되기 때문에 감정 요소를 순수한 평가 요소로

간주하여 태도의 핵심요소로 본다.한편 인지 요소나 행동 요소들은 바로 이

감정 요소를 둘러싸고 있거나 이 요소로부터 유발되는 부수 요소라고 주장하

고 있다(Fishbein& Ajzen,1975;김남선,2002;이인정,2005).

셋째,행동 요소(behavioralcomponent)란 의도 요소라고도 한다.행동 요소

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단계로서 그 행동을 하려는 마음가짐

으로 ‘무엇을 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 측면을 의미한다.즉 개인의 행동 그 자체

가 아니라 반 인 행동 경향(grossbehavioraltendencies)으로 향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 인 평가 요

소이다(김남선,2002;김은희,2004;이인정,2005;김정배,2006).

삼요소 모델의 구성요소들 간의 계를 보면 신념과 태도 즉 인지 요소와 감

정 요소는 상호 계를 가지고 있으며,동시에 신념(인지 요소)과 태도(감정

요소)는 각각 행동의지 즉 행동 요소에 향을 주는 계로 조직된다(Fishbein

& Ajzen,1975).

삼요소 모델들 간의 계에 한 구조 모형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삼요소 태도모델의 모형

자료 :Fishbein & Ajzen,1975,Belief,Attitude,Intention,andBehavior:An

IntroductiontoTheoryandResearch.Reading.

본 모델은 태도의 개념이 풍부하다는 장 에도 불구하고,역동 인 심리구조의

악이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비 을 받았으나 1975년도 Fishbein과 Ajzen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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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행동이론이 나오기 까지 태도 행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된 통 인 모

델이었다.

나.단일요소 태도모델(Single-ComponmentAttitudeModel)

단일요소 모델은 인지,감정,행동의 세 가지 요소 에서 감정 요소만을 태도

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나머지 인지와 행동 요소는 태도와 련된 별개의 개념으

로 보고 있다.이는 태도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삼요소 모

델과 다른 이다(Richard,1981).본 모델은 단일의 평가척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구에 용하기 용이하고,조사기간을 약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그러나 상

의 평가 향요인에 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단일요

소 모델은 소비자가 반 인 평가를 내리는 데 향을 주고 있는 그들의 기본

신념과 지식을 정확히 이해 할 수가 없으며,나아가 평가와 소비자의 구매의도 간

의 계는 더더욱 알 수 없다.이러한 단일요소 모델의 결 을 보완하기 하여 연

구자들은 삼요소 모델과 단일요소 모델의 타 안으로 수정된 단일요소 모델을 제

시하고 있다.수정된 단일요소 모델에서는 단일요소 모델의 기본입장을 수용하나

태도의 측정에 감정 요소 이외에 보충 개념으로 인지 요소인 신념과 행동

요소인 의도를 포함하 다.이는 삼요소 모델을 재배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

며,차이 은 감정 요소를 태도로 보고,다른 두 요소는 단지 감정 요소의 보

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다.

수정된 단일요소모델의 구조 모형은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수정된 단일요소 모델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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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속성 태도모델(Multi-AttributeAttitudeModel)

다속성 태도모델은 특정제품의 속성,신념을 토 로 소비자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모델로 보상 모델이라고도 한다(Richard,1981).사람들의 태도는 특정 목

물에 하여 무의식 으로 선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감정 (affective)학습이

론이나 의식 으로 특정정보를 처리하는 인지 (cognitive)학습의 개념에 기 해서

설명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특정 상표나 제품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이에 한

소비자의 신념을 통합함으로써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이 바로 다속성 태

도모델이다(서성한 외,2005).

본 모델은 한 속성에 한 신념 평가의 약 이 다른 속성에 한 감정들에

의해 약해지거나 보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속성에 한 평가의 합계가 가장 큰

상표가 선택된다. 한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특성을 동시에 평가해

서 제품에 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본다(Assael,1984).즉 본 모델의 기본 가정은

안의 평가 기 는 속성이 하나 이상,즉 다수라는 으로 소비자들은 이들 다

수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에 한 반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이때

소비자 태도의 형성요인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속성의 출성(salience)이고,

속성과 신념 간의 결합은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 구축되는 연상네트워크(associative

network)에 의해 결정된다(서성한 외,2005).따라서 제품의 속성에 한 신념(b)

과 신념에 부각된 가치(a)가 합하여 그 상표에 한 반 인 평가를 한다.이 평

가는 정 이거나 혹은 부정 으로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며,그 구매의도는 구

매행동으로 연결된다(Assael,1984).

다속성 태도모델의 기본 인 구조 모형은 다음 <그림 2-3>와 같다.

다속성 태도모델에는 Rosenburg모델,Hybrid모델,Fishbein모델이 있다.그

에서 가장 표 이면서 소비자 행동 분야에 용될 수 있는 Fishbein태도모델

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63년에 Fishbein이 다속성 이론을 근거로 제시

한 태도모델은 사람들의 태도는 상에 한 지각과 지식과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제한다.본 모델은 사람들의 행동에 한 측을 높이기 한 시도

를 하 고,여기에는 태도에 있어 인지 요소인 신념과 감정 요소인 평가를 포

함하고 있다.이는 본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다(서성한,2000,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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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다속성 태도모델의 기본모형

태도의 상이 상품인 경우 크기,모양,성능 등과 같은 여러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에 한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정보를 입수해

서 인지 요소인 신념을 형성한다.이러한 속성에 한 신념은 상에 한 좋거

나 싫은 감정 요소인 평가를 형성한다.따라서 상에 한 개인의 반 인 태

도 형성을 해서는 태도에 가장 향력이 큰 신념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모델은 태도와 행동의 정 인 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

문에 비 을 받았다.다속성 태도모델이 일 성 있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 계

를 입증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연,2004).

첫째,소비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그러므로 소비자의 상표에 한 태도는 상황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 고려가 미흡하다.둘째,소비자가

태도를 형성할 때와 행동하려는 시 에는 시간 인 간격이 존재한다.그 간격 사이

에 기 하지 못한 변수들의 개입은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셋째, 상에

한 막연한 태도와 상에 한 구체 인 행동 태도는 구별되어야 한다.넷째,개

인은 종종 타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한 지각

(perception)에 의해 향을 받는다.그러나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 에 한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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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서성한,2000,재인용).

이와 같은 다속성 태도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Fishbein과 Ajzen은 이를 합리

행동이론으로 발 시켰다.

라.합리 행동이론(TRA:TheoryofReasonedAction)

합리 행동이론은 1967년 처음 소개되어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리 연구

되어진 모델로 1975년 Fishbein과 Ajzen에 의해 제시된 이론이다.본 이론은 태도

에 있어 특정 목 물에 한 태도와 해당 목 물에 하여 개인이 행동하려고 하

는 태도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사람들은 합리 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용한

정보를 체계 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까닭에 합리 행동이론

으로 불린다(Fishbein& Ajzen,1975;Ajzen& Fishbein,1980).합리 행동이론은

사실상 인간의 어떠한 행동도 설명 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궁극 인 목 은 개인

의 행동을 측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Ajzen& Fishbein,1980).

행동(B:behavior)은 찰 가능한 행동으로 정의되며,행동(B)은 행동을 수행하려

는 행동의도(BI)에 의하여 결정된다.행동의도는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기 하여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려고 계획하는가’를 반 하는 일종의 동기요소로서 태도와

주 규범에 의하여 결정된다(Hausenblasetal,1997).고로 행동(behavior)의 선

행변수는 행동의도(behavioralintention),주 규범(subjective norm)이 된다(김

화,2008).

행동의도(BI)는 어떤 사람이 주어진 행 를 수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의 척도,즉

특정행동을 수행할 의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크기의 척도이다(Fishbein &

Ajzen,1975).이는 회귀분석에 의하여 일반 으로 측정되어진 상 인 가 치를

갖고서 문제의 행동과 련한 개인의 태도(A:attitude)와 주 규범(SN:

subjectivenorm)에 의하여 연합 으로 결정된다(Fishbein& Ajzen,1975;Ajzen

& Fishbein,1980;Davisetal,1989).

행동에 한 개인의 태도(A)는 행동 수행에 따른 개인의 감정 즉 목표행 의 수

행에 한 개인의 정 혹은 부정 감정을 의미한다(Fishbein& Ajzen,1975).

행동에 한 태도는 행동 수행의 결과에 한 자신의 특별한 신념(b)에 그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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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e)를 곱하여 결정된다.

신념(b)은 목표행동 수행이 결과 를 래할 것이라는 개인의 주 개연성으

로 정의된다.평가 용어 e는 결과에 한 내재 평가반응으로 정의한다(Fishbein

& Ajzen,1975).외부자극은 개인의 신념구조 속에서 변화를 거치면서 간 으로

만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는 태도형성과 변화에 한 정보처리

을 표한다(Ajzen& Fishbein,1980).

본 이론에서 주목할 은 주 규범을 행동의 결정요소로 첨가하 다는 이

다.주 규범은 공식 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단에 의거한다.

Fishbein(1978)은 행동을 측하려면 태도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주 규범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을 지 하 다(홍성태,1992).

주 규범(SN)은 자신의 행동 수행여부에 가해지는 사회 압력에 한 인식

이며,자신의 수행에 해 갖고 있는 생각에 한 개인의 신념 즉 개인의 규범

신념을 의미한다(Ajzen& Ajzen,1975).규범 신념(nb:normativebelief)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

인의 지각으로 정의한다(Ajzen& Fishbein,1980;Davisetal,1989).개인의 주

규범(SN)은 특별한 거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지각한 기 에 한 규범

신념(nb)과 이러한 기 에 순응하려는 동기(mc)의 곱함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Fishbein& Ajzen,1975;Ajzen& Fishbein,1980;Davisetal,1989).

순응 동기(mc)는 주어진 개인이나 집단의 지시를 받아들이려는 개인의 일반

인 경향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그러나 용어의 성격과 결정요인들에 한 이해

부족으로 약간의 잠정 제안들만 제기되었을 뿐이다(Ajzen& Fishbein,1980).순

응 동기에 한 성격과 결정요인은 Kelman(1958)의 심리 애착(attachment)에 의

해 이해될 수 있다.Kelman은 태도변화에 한 연구에서 이를 특별한 외재

(extrinsic)보상으로 인한 도구 몰입과 가치는 다르나 소속(affiliation)되기를 희

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그리고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의

일치를 기반으로 한 내재화(internalization)로 구분한 세 가지 개념에 의하여 외부

의 향력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 다(O'Reillyetal,1986).

한편 Ajzen과 Fishbein(1980)은 외부변수(externalvariables)의 효과를 설명하

다.이들은 모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변수들이 태도 요소나 규범 요

소들 하나에 향을 미침으로써 의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상

가 치로 인하여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외부 변수들을 모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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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키지 않은 은 합리 행동이론을 다른 근법들과 차별화 시키고,모델을 간

결하게 만드는 특징이다.외부변수와 행동 간의 계는 행동과 련한 특별한 신

념,복수의 신념이 가진 힘의 세기, 같은 결과의 평가 등에서 조 될 수 있다.

한 규범 구성요소의 결정요인들에 의하여 조 될 수 있다.고로 행동의도를 측

하고,이해하는 데 매우 요한 태도 요소와 규범 요소의 상 가 치 역시

매우 요하다는 것이다.합리 행동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가 치들은 행 , 상,

상황,구성원 간의 개인차에 의해 달라지고,다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표 화된 회

귀계수로 측정되어진다.

합리 행동이론은 태도-행동에 한 최근의 지식을 통합한 것으로 내 일 성

이 있고,실증 자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단순 명확하게 측정하여 일

반화 가능성이 높은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Fishbein& Ajzen,1980;Ajzen,1987;

Davisetal,1989;Liker& Sindi,1997;Trafimow & Finlay,2001).

합리 행동이론의 구조 모형은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합리 행동이론의 모형

자료 :Ajzen& Fishbein,UnderstandingAttitudesand PredictingSocial

Behavier,1980,p.8.

합리 행동이론은 태도 주 규범,그리고 행 의도 사이의 계를 측정하

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행동을 측정하는 향 연구이다.따라서 행

자들의 행동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주요 기능은 사람들의 행동을 측하여 조기

에 개입을 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이 이론은 일종의 인과 계에 의하

여 연결되어 상에 한 태도와 주 규범을 매개체로 하여 행동의도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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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극 으로는 행동으로 연결된다.때문에 행동을 설명하거나 측하는 요 요

소는 행동의도라는 가정 하에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소 ,2004).그 기본조건들은 첫째,행동의도와 행동이 특정

상 집단,시간,행동 환경의 틀 속에서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둘째,행동의도가 행

동으로 변화되는 기간까지 행동의도는 변화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셋째, 상 행

동이 행 자의 자율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본 이론의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2.계획된 행동이론(TPB)

가.계획된 행동이론의 의의

태도가 행동을 잘 측하지 못한다는 합리 행동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개인

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행동을 설명하거나 측하기 하여 기존의 합리 행동

이론을 수정한 계획된 행동이론(TPB:TheoryofPlannedBehavior)이 개발되었다

(Ajzen,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통하여 행동에 직·간 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Ajzen,1991)행동을 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통제신념

(cb:controlbelief)의 합과 통제신념에 한 강도의 지각(p)에 의하여 결정된다

(Ajzen& Driver,1991).즉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원이나 기회가 제공되거나 제공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쉽고 어렵게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한 개인 강

도 지각이다.통제지각은 과거의 행동경험에 의하여 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행

동의 어려움을 증가 는 감소시키는 요인에 한 이차 정보에 의하여 주로

향을 받는다(윤만수,박충만,2008).

지각된 행동통제가 실제행동을 측할 수 있는 직 인 결정요인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 수 이 일정할 때 행동을 수행하기

한 행동과정을 확 하려는 노력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증가 시킨다(Ajzen &

Madden,1986).둘째,지각된 행동통제는 실제 행동의 조 을 측정하기 한 체

변수로 이용된다.지각된 행동통제의 측정을 실제 행동조 측정에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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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여부는 행동통제에 한 지각수 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Schifter& Ajzen,

1985;Ajzen& Madden,1986).결론 으로,개인의 의지에 의해 완 히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측하기 해서는 합리 행동이론이 아닌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

측하여야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다.

합리 행동이론 15%,계획된 행동이론 31%의 설명력을 보인 Wankel외(1994)

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들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추가요인인 지각된 행동통

제가 행동의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는 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하여 행동의도를 설명

하기 한 변인으로 태도와 주 규범 이외에 통제지각을 추가하여 변수가 증가

함으로써 나타나는 통계 수치 상승으로 보는 견해가 두되기도 하 다(최원오,

1999,재인용).일반 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종속변

수에 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곽연희,2006).

계획된 행동이론이 사회행동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으로 제안된 후 지속 으로

타당성과 유용성이 입증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데 활발하게 용되고 있다. 를 들면 학 리(AjzenMadden,1986),

체 리(Schifter& Ajzen,1985),운 행동(한덕웅·이민규,한덕웅·한인순,2001),

연행동(지연옥,1994),수유행동(남은숙,1994,김 혜,1995),피임행동(Bruyniks,

1994;Zotti& Siegel,1995;김명희,1996),건강행동(Pender& Pender,1986),쓰

기 감량행동(김은희,2004),실버타운 구매행동(김정자,2007),안 행동(박종희,

2007),문화 콘텐츠행동(임윤정,2008)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

이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를 추가시킨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한 142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지각된 행동통제에

따른 행동의도에 한 설명력이 40%,행동에 한 설명력은 29%이었다(Armitage

etal,1999).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이론으로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본 이론은 인지 행동(cognitivebehavior)에만 집 하고,행

동의 감성 부분(affectivecomponent)을 소외했다는 지 도 있다. 한 본 이론을

개발하면서 연구자들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합리 행동이론에 새로운 구조를

추가할 수 있다(Ajzen,1991;Burgman,2005)고 하 다.

합리 행동이론(TRA)은 행동에 한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행

동의도에 향을 미치고,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가 행동에 향을 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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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다(Ajzen,1991).Ajzen(1985)는 합리 행동이론이 의지 행동인 경우에는 타

당한 모형이지만 개인이 완 히 통제할 수 없는 행동에 해서는 합리 행동이론

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그리고 합리 행동이론에서 설명하지 못

한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하여 합리 행동이론에 행동의도에 한 설

명력이 가장 큰 지각된 행동통제(PBC:PerceivedBehaviorControl)라는 행동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1991년에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발 시켰다.이 의 합리 행동이

론은 인간의 목표 행동이 자기 자신의 완 한 통제에 의하여 의도를 가지기만 하

면 행동을 수행한다고 보았다.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을 수행하는 것의 용

의성과 난이성을 고려해서 결과 인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계획된 행동이론

은 인간의 사회 행동을 이해하고 측하는 데 심이 있고,궁극 으로는 행동에

향을 주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데 목 을 두고 있다.즉 본 이론은

인간행동의 직 인 결정요인을 행동에 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되는 일반 인 인간의 행동에 한 이론이다(Ajzen,1991).

나.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요소

(1)행동에 한 태도(attitudetowardthebehavior)

Fishbein와 Ajzen(1975)은 행동에 한 태도를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이 ‘좋은 것인지’혹은 ‘나쁜 것인지’와 같은 정과 부정,그 행동을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와 같은 선호를 나타내는 단으로 정의한다. 어떤 주어진 상

징물에 하여 호의 혹은 비호의 양태로 일 성 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된

요인이라고 하 다.만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행동에 한 태도에 호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커짐을 의미한다.태도는 자신

을 포함하는 사람이나 상에 한 지속 이고 일반 인 평가(Michael,1999)로 인

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태도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는 문화,

가족,동료집단 등이 있다(Costello& Zalkind,1963).

사람들은 왜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있어서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특정행동에 한 인간의 태도는 결과신념과 평가라는 두 가지 함수라고 한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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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정 인 결과가 상되면 그 행동

에 해 호의 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부정 인 결과가 상되면 그 행동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Ajzen& Fishbein,1980).이처럼 행동과 련된 개

인의 태도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행동 신념이라고 하고,구체 으로 결과신념

과 평가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즉 행동신념은 어떠한 행동이 특정한 결

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 개연성이다.개인의 태도는 어떠한 행동에 한 개인

의 신념과 감정을 나타낸다.행동을 하기 의 태도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속성인

신념의 강도와 평가의 신념으로 나 어진다.

신념의 강도는 개인이 어떠한 행동에 해서 얼마만큼 강하게 느끼는가를 말하

고.신념평가는 개인의 신념이 어떠한 행동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보여 다.이

두 요인은 복합 으로 특정 행동에 한 개인의 태도에 향을 주고,궁극 으로는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주 규범과 함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태도는 행동을 직 결정하지는 않는다.오히려 태도는 행동을 하기 바로 에

행하게 되는 행동의도에 향을 다,그러나 태도만이 유일한 행동의도의 결정요

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사회 압력도 향을 미치는 데 주 규범과 지각된 행

동통제도 그 결정요인에 포함된다.그러므로 어떠한 행동의 궁극 인 결정요인은

행동신념과 다른 사람들과의 계와 련된 규범 신념 그리고 통제 신념이다.

‘신념은 이상,이념과 같은 인지 인 을,태도는 느낌,정서와 같은 감정 인

’을 기 으로 신념과 태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태도는 일반 인 사람들의

행동이라기보다 특히 개인이 가진 행동에 한 의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행동의도

를 이행하고, 측하기 해 태도를 평가할 때 가장 요한 것은 태도와 행동의도

의 평가가 서로 연 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Fishbein& Ajzen,1975).태도는 어

떤 행동의 수행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한 믿음(b)과 그 특정한 결과

의 바람직스러움에 한 평가(e)의 곱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2)주 규범(subjectivenorms)

주 규범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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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인식된 사회 압력으로 사회규범을 뜻한다.즉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기 하는 것으로 믿는 정도, 련 거집단 혹은 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지지하거나 반 할 것인가에 한 생각의 정도를 의미한다.주

신념은 사회 인 압력의 자각과 이에 한 개인의 동조에 의해 결정되는 데(한

덕웅·이민규,한덕웅·한인순,2001)이러한 신념을 규범 신념이라 한다.일반 으

로 자신에게 요한 거인이 자신의 행동수행을 승인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은 행동수행을 진시키는 주 규범을 지니게 될 것이다.행동수행에 해 행

자의 향력 있는 주변인이 호의 인 태도를 가진다면 행동수행 가능성이 증가

고,반 로 부정 인 태도를 가진다면 행동수행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Fishbein

& Ajzen,1980).다시 말하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어떤 행동에 해서 인간이 호

의 인 태도와 주 규범을 가질수록,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클수록 개인이 그러

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커진다고 하 다.행동에 한 태도가 정(+)의 계

를 가지며,주 규범이 호의 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강해지고,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주 규범은 행동에 한 사회

환경의 향력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거인이나 거집단에 하여 개인이 인지

하는 상과 그런 상을 따르려는 개인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일반 으로 사

회집단은 개인의 행동에 내재화되어서 사회 으로 용인되는 가치를 반 하고 있다.

특정한 행동에 한 사회 압력은 상황에 따라 개인의 태도요인보다 더 강하게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 압력에 한 개인의 지각수 도 이에 순응

하려는 순응동기가 미약한 경우에는 상 으로 그 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Ajzen,1991).

주 규범이 형성되는 행동의 두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김은희,2004). 첫

째, 거집단이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에게 직

이야기하고 그것을 개인이 받아들이는 경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로 타인규범이

다.둘째,개인이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거인 는 거집단의 기 를 추정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로 순응동기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태도와 주 규범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의 요성이 행

동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따라서 본인의 생각을 더 시하는 경향이 있

는 경우는 태도를 강조하고, 거인이나 거집단의 생각을 더 시한다면 그들이

특정행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한 교육방법이 보다 효과 일 것이다.

주 규범은 가 그 행동에 한 계자(referents)들로 인식되는가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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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nbi)과 그들에게 반 으로 따르려는 정도인 순응동기(mc)와의 곱의 합에

직 비례한다(Ajzen& Madden,1986).

(3)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behavioralcontrol)

Fishbein과 Ajzen(1975)은 인간의 행동은 ‘의지 행동’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한

다.이에 Warshaw와 Davis(1985)는 많은 행동들은 종종 행 자의 통제를 넘어선

요인들에 의존하게 된다고 제안하고,합리 행동이론으로는 목표 지향 행동을

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Sheppardetal,1988).즉 계획된 행동통제와 실제

행동통제는 일치할 수 있으나 행동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존재여부에 따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일치정도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의 행동

에 한 설명력은 달라진다.따라서 행동수행을 해서는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

인의 동기와 성공 인 수행을 한 능력과 같은 행동통제 련 요소의 고려가 필

요하게 된 것이다.Ajzen(1985)은 합리 행동이론에 행동통제력에 한 요소를 첨

가시킨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안함으로써 이론의 범 를 목표지향 행동까지 확장

시켰다.지각된 행동통제를 개인이 한 행동실행에 한 쉽거나 어려움 정도의 지각

즉 심 있는 행동수행의 용이성이나 난이성에 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

로 정의하 다.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간 인 정보는 과거의 경험도 반 한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궁극 으로 통제신념 는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자원,

기회의 용가능성과 불가능성에 해 갖는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Ajzen,1991).즉

지각된 행동통제는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첫째는 시간,자료,노력과

같이 어떤 행 를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뜻하는 진조건(Triandis,

1979)이다.둘째는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자신감에 한 지각정

도를 반 하는 자기성취(Bandura,1977,1982)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Bandura(1977,1982)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설명된 어떤 행동

이나 상물의 채택을 가능하게 하는 지각된 자기효능감(perceivedself-efficacy)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Wankeletal,1994)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요한 역할을 한

다.지각된 자기효능감이란 기 되는 상황을 해 요구되는 행동 수행과정을 얼마

나 잘 수행하는지를 단하는 것이다.이와 련된 지각된 행동통제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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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77,1982)에 의해 체계 으로 발 되었다.개인의 행동은 지각된 행동통

제에 의해서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해 향을 받는다.자기

효능감에 한 신념은 행동선택과 행동을 한 비,행동수행노력,사고형태와 감

정 반응에 향을 끼친다.행동신념과 규범신념은 각각 개인의 주 규범에서

요한 요인이며,수단과 기회에 한 신념도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요한 요인이

다(Bandura,1982).

이러한 통제신념은 특정한 행동을 가진 개인의 과거 경험에 기 를 둔다.그러나

이것은 간혹 간 인 정보,친구·동료의 경험을 비롯하여 특히 행동을 수행하는

데 인지 장애요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다른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Ajzen,1991).

지각된 행동통제는 본인의 능력,기회,환경자원이 풍부하다고 느끼고,행동수행

에 한 장애가 다고 인지할수록 커진다.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측에 있어 행

동의도에 해 동기 인 의미를 지니고,행동에 해 직 인 향을 주며,행동

의도와 상호작용하며 매개역할을 한다(Ajzen& Maddden,1986).그러나 행동수행

의 정확한 측을 하여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첫째,행

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측정은 측되는 행동에 일치하거나 양립될 수 있어

야 한다.둘째,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평가 시기와 실제 행동시기 사

이의 기간이 일정해야한다.셋째,지각된 행동통제로부터 행동 측은 지각된 행동

통제가 실제행동에 반 하는 범 로 개선되어야 한다(Ajzen,1987).

지각된 행동통제는 통제신념(cb)과 인지력(pf)을 곱함수이다.

(4)의도(intention)

의도란 개인의 기된 는 미래의 행동을 뜻하는 지표로 간주되는 데 보다 정

확하게는 ‘주어진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어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즉 의도는 행동하기 해 자각하

는 계획의 강도를 의미하고,계획을 바꿀 정도의 요인이 없다면 의도는 행동을 가

장 잘 측한다.의도가 행동을 측하는 데 정확성을 더하기 해서는 경과된 시

간, 기치 못한 사건,의도의 안정성,새로운 정보의 향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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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행동의 좋은 측변수가 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의도하는 바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하고 있어 의도는 합리 행동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동에 향을 주

는 동기부여 요인을 포함한 심 인 역할요인으로 가정한다.일반 으로 행동의도

가 클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배병렬,1994).

의도는 의도 자체로서 측정되는 것이지만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의

정도에 비례하기도 한다.이를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는 개인의 행동에

한 태도와 사회 ·규범 요인으로부터 형성되는 주 규범이다.

Fishbein과 Ajzen(1975)은 의도와 행동 간에는 높은 련성을 가짐으로 의도에

따라 행동의 측이 가능하다고 한다.개인의 의도는 개인 인 특성과 사회 인

향에 의해 결정된다.개인 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 태도의 변수이고,사회 인

향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 규범이다.태도는 어떤 행동에 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의 단에 해당한다.사회규범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에 의

한 사회 압력을 말한다.의도는 행동의 직 인 측요인으로서 상 가 치

한 행동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의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한 검토는 가능한 행동의도의 변화를 억제하고,기

된 행동의도를 재조정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측수정에 의한 방법

에 을 맞추고 있다.

첫째,의도는 시간에 의해 변화한다.행동의 부정 신념과 련된 신념은 정

인 측면 이상으로 실제 행동수행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진다(Ajzen,1985).즉

Semmer(1979)에 따르면 개인은 목표행동에 한 부정 인 측면과 정 인 측면

이 충돌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상 인 습 에 의해 반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한다(김은희,2004,재인용)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면 흡연과 음주와 같은 습

인 행동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실제 행동수행시 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친

숙한 행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따라서 친숙한 행동수행 가능성과 새로운 행

동수행의 가능성은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의도의 변화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내외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측 불가능한 사건들은

의도와 행동의 상 계를 낮게 할 수 있다.Beckmann외(1984)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 의해 행동신념과 주 신념,통제신념은 개별 행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

로운 정보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태도와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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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향을 미치며 결국 행동의도를 변화시킨다(김은희,2004,재인용)는 것이다.

의도를 평가하는 시기와 실제 행동을 찰하는 시기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행동 측에 결정 인 효과가 나타난다.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 하지 않았던 사

건이 개입되어 의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따라서 변화 에 평가된 의도와

행동사이의 상 계는 낮아진다.

(5)행동(behavior)

행동은 개인에 의해 수행된 하나 는 둘 이상의 찰 가능한 행동과 조사자에

의해 기록된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 선,2004).사 의미는 사람의 사회

,정신 ,육체 행동을 의미하고,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행동과 행태를 구별하

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Ajzen& Fishbein,1980).행동(B)은 행동의도(BI)와 지각된

행동통제(PBC)에 의해 직 인 향을 받고,행동의도(BI)는 행동에 한 태도

(BA)와 주 규범(SN)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PBC)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

로 가정하고 있다.

Fishbein과 Ajzen(1975)은 외부변수(externalvariables)의 효과를 설명하 다.합

리 행동이론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 변수들이 태도 ·규범 요소들 의 하

나에 향을 미침으로써 행동의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치거나 상 가 치로

인하여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Fishbein& Ajzen,1980).즉 외부변수들을 모

델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 계획된 행동이론을 다른 이론과 차별화 시키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외부변수와 행동 사이의 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 될 수 있다.

외부변수는 특정한 행동과 련된 특별한 신념,하나 이상의 신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세기, 같은 경과의 평가에 등에서 달라진다.즉 외부변수는 특정 행동과

련한 특별한 지시 상,주어진 지시 상물에 원인을 제공하는 규범 신념들,주어

진 지시 상물에 순응하려는 동기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Fishbein & Ajzen,

1980). 한 인구통계 특징,개인 특징,목표에 한 통 인 태도와 같은 외

부변수는 신념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궁극 으로는 특

정 행동에 한 이해를 넓힌다(Fishbein& Ajzen,1980).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조 모형은 다음 <그림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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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

자료:Ajzen,TheTheoryofplannedBehavior,OrganizationandHumanDecision

Process,1991,Vol.150,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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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계획된 행동이론과 경로행동

1.선행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에 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

제와 행동의도와의 계,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와 행동과의 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Parker외(1992)는 운 행동을 통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검증한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덧붙이면 의도의 설명변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이

연구에서 자신의 행동통제력을 낮게 지각한 운 자들은 교통법규의 반을 더 많

이 하 다.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 행동이론보다 운 법규를 반할 의도를 설

명하는 변량을 유의한 정도로 크게 증가시키고,지각된 행동통제력 역시 설명력을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나타나 지지되었다.주 규범이 행동에 한 태도보다 의

도를 설명하는 변량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 다.

남은숙(1994)은 모유 수유 교육 로그램 제공이 모유수유에 한 태도,지각된

행 통제,의도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모유 수유행 의 빈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하 다고 밝혔다.이에 모유 수유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모

유 수유행 에 한 의도이고,모유 수유의도의 향요인은 지각된 행 통제 변수

라고 보고하 다.

Bruyniks(1994)는 행 의 결정인자에 근거한 교육 로그램이 의 지식을 증가

시키고,그 자체가 피임에 해 정 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사 지식변

수의 추가 가능성을 검증하 다.

김 혜(1995)는 지지 간호 재를 받은 실험집단과 조집단을 상으로 한 지

지 간호 재가 수유행 와 계획된 행 이론 변수에 향을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 모유 수유에 한 신념,결과 평가,규범 신념,순은동기,통제신념,태

도,주 규범,지각된 행 통제,의도가 실험집단이 조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모유수유 의도는 행동 측에 유의한 효과를 보 는데 설명력은 75%,의도에 지

각된 행 통제 변수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Zotti와 Siegel(1995)은 정확하고,올바른 피임방법의 사용이 여성의 비계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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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방하고,임신,피임,특정 피임방법에 한 태도와 지각된 규범 요소에

의해 피임행 가 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김명희(1996)는 피임행동연구에서 피임에 한 태도와 지각된 행 통제가 피임의

도를 20% 설명하고,피임의도는 태도가 지각된 행 통제보다 더 많은 측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피임의도와 지각된 행 통제가 행동을 35% 설명하며,두 변수

모두 피임행 에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행동 측에 향이 있었으며,지

각된 행 통제보다 의도가 더 많은 측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 다.피임교육을 제

공 받은 실험집단과 제공받지 않은 조집단 간의 비교 결과를 보면,두 집단 간

피임에 한 태도,지각된 행 통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피임의도와 피임

행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두 집단 간의 피임지식 수 차이분석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피임교육 로그램이 기혼여성의 피임의도와 피임

행 피임지식의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식과 김 (2000)은 소비자 구매행동의 맥락에서 합리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검토하고, 안 견해를 제안하기 한 연구에서 특정제품에 한 태

도가 호의 일수록 구매행동에 한 태도가 호의 이고 구매의도 역시 높다는

과 특정제품의 구매비용이 크게 지각될수록 구매행동에 한 태도는 비호의 이고,

구매의도 역시 낮다는 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행동에 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인지구조 신에 혜택과 비용으로 체하여 더 합

한 선행요인임을 밝혔다.계획된 행동이론의 경우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는

유의 인 독립된 향을 미치지만 실제행동에서는 혼재된 향을 미치고 있는 결

과에 따라 행동의도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의 향이 독립변수가 아닌 조정변수

로 제안하고 있다.

김명소와 한 석(2001)은 421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상으로 온라인상에서 구매

행동을 체계 으로 연구한 결과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 통제가 구매의도와

구매행동 모두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이 온라인 상거래 환

경에서 타당하다고 보고했는데 주 규범보다 태도가 더 요한 변수로 나타났

고,지각된 행 통제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이 14% 증가하 으며,지각된 행

통제 변수가 주 규범이나 태도보다 측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웅과 한인순(2001)은 국의 자가용 운 자 411명을 상으로 과속운 행동

에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들을 연구하 는데 합리 행 이론 변수에 지각된

행 통제 변수를 추가한 경우 총 설명 변량 지각된 행 통제 변수 추가 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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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음주행동에 추가한 요인 과거행동과

습 이 유의하 으며,당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웅과 이민규(2001)는 음주운 행동연구에서 행동의도가 합리 행동이론에

서는 33.9%,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49,05%로 각각 설명되었으며,음주행동을 설명

하는 변량은 각각 52.25와 54%로 설명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안 행동의도에

과거행동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행동 변수가 추가로 설명하는 변량은

17%로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로 설명한 변량 2%보다 추가로 설명하는 변량이 크게

나타나 음주운 을 설명하기 해서는 과거행동 변수를 추가 할 것을 제안하 다.

권선 (2002)은 성인 흡연연구를 해 등학교 남자교사 243명과 청소년 흡연연

구를 해 남자 상업고등학교 학생 319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성인 흡연연구에서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 통제가 흡연의도를 설명하는 변량을 18.7%로 유의하

다. 체 설명량에 한 언 변수 태도가 가장 많이 기여하 고,다음으로 주

규범이 기여하 다.흡연행동에 있어서는 흡연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설명

하는 총 변량은 37.2%로 행동의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다.청소년 흡연연구에서 흡연 행동의도

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흡연행동의 측력은 35.8%를 나타냈고,흡연의도만이 유의

한 측효과를 나타냈다.습 과 기회요인이 추가된 안모형으로 행동을 측한 결

과 설명력이 44.1%로 나타나 안모형이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보다 8.3%의 설명력

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변수들은 습 ,의도 순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하

으나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기회는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하 다고 보고하 다.

김명소 외(2004)는 국 7 도시의 남자성인 727명을 상으로 남성의 양성평등

행동에 한 도덕 책무의 역할 탐색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변인들에

도덕 책무가 추가되면 양성평등행동의도의 55.4%,양성평등행동의 40.8%가 설명

되었음을 보고하 다.이때 도덕 책무는 주 규범보다 더 요한 요인으로 나

타나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을 높이기 하여 태도,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력과 함께 책무의 요성을 제안하 다.

김은희(2004)는 쓰 기 감량행태의 향요인 분석연구에서 개별 행 자의 개인

상 이익과 사회 상 이익은 쓰 기 감량행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나 복잡성

을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내 규범 신념과 외 규범 신념은 모

두 주 신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조건과 자기성취는 행태통제

인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태도,주 규범,행태통제인식은 모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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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행태의도와 행태통제인식은 실제행태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 자들 스스로 극 인 쓰 기 감량행태에

한 행태통제인식과 행태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쓰 기 감량행태도 극 으로 나

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김정자(2007)는 실버타운 구매의도 결정요인 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

여 태도와 행동태도,지각된 행동통제를 반 하고,한국 상황을 감안하여 주

규범 신에 체면의식과 집단동조 의식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실버타운 입주에 따른 가격인식과 가용자원의 비 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하 다.

한편 여도와 제품지식을 모형에서 선행변수로 추가하 다.연구 결과 여도와

제품지식 변수가 실버타운의 태도,행동태도,지각된 행동통제,체면의식과 집단동

조의식에 범 하게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어 여도와 제품지식

은 고 여의 제품카테고리에 한 연구모형을 개발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변수임을 제안하 다.

박종희(2007)는 사고 방 교육 로그램이 안 행동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계획된 행 이론의 안모형 변수 간의 상 계를 검정한 결과,안 행동

의도에는 주 규범,지각된 행 통제,태도 순으로 유의한 상 계를,안 행동

에는 의도,지각된 행 통제,주 규범,지식,태도 순으로 유의한 상 계를 나

타냈다.한편 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안 행동과 지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 통제,의도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계획된 행 이론은 안 행동 측에 유용한 모델이며,계획된 행 이론에 근

거한 사고 방 교육 로그램은 안 행동 변화를 해 효과 임을 보고하 다.

임윤정(2008)은 외래 객의 한류문화콘텐츠 행동 측모형 연구에서 계획된 행

동이론 모형변수에 한류문화콘텐츠에 한 사 지식 변수를 포함하고,국가와 콘텐

츠가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변수들 간의 계에서 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

과,태도와 주 규범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지각된 행동

통제는 일본인 집단의 경우에만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뿐 국인 집단의

행동의도와 행동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 지식은 두

집단 모두의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에는 일본인

집단의 경우만 유의한 향이 미치는 것으로,행동의도가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조 효과 분석에 의한 합도 지수가 기 치 이상으로

나타나 국가와 콘텐츠 모두 조 변수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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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경로행동의 개념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하여 Ajzen

의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변형하여 모형을 구성한다.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여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이

하나는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 변수를 식별하여 검증하는 방

법으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통계학 변수

들을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심지어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어 경로행동과 같은 연구에 인구통계학 변수를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 하겠다.기존 연구 노인에 한 태도와 행동과의 상 계를 밝힌 연구에서

강 경(2006)의 학생들의 노인에 한 지식과 태도 행동과의 상 계를 살펴

본 연구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는 아주 강한 정의 상 계가 있고,

노인에 한 태도에 요한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지식과 행동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약한 정의 상 계가 있으나 행동과 태도 간에는 상 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한 지식이 높으면 태도는 정 이나 행동은

정 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 최성숙(2007)은 노인에 한 지식,태도 행동

과의 상 계 연구에서 조사 상자들

의 노인에 한 태도와 행동 간에 강한 정의 상 계가 있다고 밝 상반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용하

고자 한다.이 한 일반 인 행동변화를 설명하는 데 합한 모형이기 때문에

경로행동이라는 특수한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기 해서는 변형된 모형이 요구된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새롭게 변형한 선행연구(김은

희,2004)를 근거로 모형을 구성하 다.본 연구에서의 경로태도는 사회 상

이익과 복잡성,주 규범은 내 규범과 외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는 진조

건과 자기성취를 포함한다.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한 본 연구의 개념모형은 다

음 <그림 2-6>과 같다.



- 45 -

<그림 2-6>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경로행동에 한 개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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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틀 안에서 개발된 경로행동의 향요인들 간의

계를 나타내는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이를 실증·비교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이

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로 나 어 보고,이러한 요인들

이 경로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노인 련 선행연구에서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측할 수 있

으나 요인에 한 합의 이나 제안은 부재한 실정이다.왜냐하면 부분 노인인식

이나 노인에 한 태도,부양행동의 측변수로 제안되고,행동 련 모형이 제안되

었으나 어떤 연구도 앞에 열거 된 변수들을 하나의 틀 안으로 통합하는 데 소홀하

다. 한 이런 연구들은 일반 으로 튼튼한 이론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다.특

히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하여 조직화된 이론 틀을 제공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연구 상 역시 일부 성인으로 한정하여 부양행동에 향을 미치는 일부

변수를 추출하여 정태 인 방법을 선택한 연구라는 문제가 지 되고 있어 연구결

과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본 연구는 경로행동을 설명하기 하여 기존의 선행연

구로부터 식별된 변수들과 함께 계획된 행동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심리학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본 연구의 기본 인 가설은 경로태도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경로행동

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경로행동의도에 같은 향을 미치고,이 매개변수를 통

하여 경로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이러한 명제를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로 한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태도 신념구

조,규범 신념구조,통제신념 구조의 각 요인들이 경로행동모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태도 신념이 경로태도에 향을

미치는 신념으로 보고,그 구성 요소들을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

성으로 구분한다.둘째,규범 신념이 주 규범에 향을 미치는 신념으로 보

고,그 구성 요소들을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으로 구분한다.셋째,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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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이 지각된 행동통제에 향을 미치는 신념으로 보고,그 구성 요소들을 진조

건과 자기성취로 구분한다.넷째.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와 경로

행동 사이의 매개변수로 행동의도를 선정한다.다섯째,행동의도는 경로태도와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지각을 높게 할수록 경로행동이 유도될 것

이라고 가정한다.이를 종합해 보면,경로행동을 극 으로 수행하려는 경로태도

는 태도 신념에 의하여 결정되고,주 규범은 규범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

며,지각된 행동통제는 통제신념에 의하여 결정된다.경로태도,주 규범,지각

된 행동통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행동의도는 실제의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며,지

각된 행동통제 한 경로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경로행동에 한 개념모형은 경로행동을 행동의

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함수라고 제안한다. 한 행동의도는 경로태도,주 규

범,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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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계를 정

립하 다.이들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실증분석하기 해 아동의 경로행동에 미

치는 향에 하여 각 구성 요인 사이의 인과 계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가

설 설정의 구체 인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과 련된 가설

태도 신념1)의 요인들은 Constant(1994)의 모형에서 말하는 자기이익이나 보상

체계(incentivesystem)가 될 수 있다.경로행동의 개념모형에서는 태도 신념구조

가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있다.이는 상 이익과 복잡성이다.이 두 요인은

태도와 행동에 일 성 있는 향을 미친다(Tornatzkyetal,1983;Rogers,1983;

Davisetal,1989).다른 세 들의 극 인 경로행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새롭고,

신 인 로그램의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경로행동과 계가

있다고 하겠다.이들의 인과 계는 Vining과 Ebreo(1990),DeYoung(1990),Granzin

과 Olsen(1991),Pieters(1991),Cragg (1993),Jackson 외(1993),Lord(1994),

Bech(1997),Kline(1998),김은희(2004)에서 검증되었다.

상 이익은 경제 이익과 개인 만족을 포함할 수 있다(Rogers,1983).이

변수는 인지된 이익 개념과 일치한다. 를 들어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제 이익은

행동수행에 한 개인 이익과 련되고,개인 만족은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동

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Jacksonetal,1993).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개인 상 이익과 사회 상 이익이 경로행동과 연 되어 있다

고 가정한다.

개인 상 이익은 포상이나 칭찬,좋은 자아상과 같은 개인 이익을 말한다.

일반 으로 이러한 상 이익이 높을수록 태도는 더욱 정 으로 변한다.사회

1)Fishbein과 Ajzen(1975)는 이를 '행동 신념(Behavioralbeliefs)'라 하 다.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김은희,2004)에 따라 ‘행동 통제신념(Behavioral controlbeliefs)과 분명

하게 구별하기 하여 ’태도 신념(attitudinalbeliefs)‘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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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익은 극 인 경로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소외 상을 이고 우리

의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사회 이익을 포함한다.복잡성은 경로행

동의 수행이 귀찮고,어렵고,힘들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Rogsers,1983).

복잡성은 경로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선행연구에 따르면 복잡성의 인

지정도가 낮을수록 경로행동에 한 극 인 태도가 발생한다.복잡성과의 인과

계는 Antil(1984),DeYoung(1989),Vining과 Ebreo(1990),DeYoung(1990),Jackson

외(1993),Bech(1997),Kline(1998)등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그러므로 개인 상

이익과 사회 상 이익 그리고 복잡성이 아동의 경로태도를 설명하고, 측하기

한 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Ⅰ은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이 경로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1.태도 신념과 태도의 계

가설 Ⅰ.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은 경로태도에 정(+) 는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2.경로행동에 한 규범 신념에 련된 가설

Fishbein과 Ajzen(1975)은 규범 신념은 주 규범의 결정요인으로 보았으며,

주 규범과 규범 신념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규범 신념이 일반 으

로 거집단보다는 구체 인 개인과 련된다는 을 제외하고는 규범 신념은

주 규범과 유사하다는 을 인정하 다.규범 신념은 ‘자신에게 요한 부

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 지각’으로 정

의하는 주 규범과 매우 유사하나(Fishbein& Ajzen,1980),규범 신념은 자

발 이고,지속 인 행동을 유발하는 향요인이 된다(DeYoung,1990).경로행동

을 수행할 때,나 자신의 내 규범,사회 향과 친구,이웃,가족과 같은 외

향들이 주 규범의 요인자라고 가정한다.내 규범 신념은 개인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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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한 행동의 유인책이 아닌 자율 으로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욕

구’자체를 지칭한다.외 규범 신념은 거집단의 향 가족,특히 부모의

향이 그 형태가 될 수 있다.경로행동의 맥락에서 보면 일반 으로 내 ·외

거 집단이 어떤 개인에게 경로행동을 원하거나 그 행동을 보일 경우,개인의 주

규범(subjectivenorms)과 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매우 큰 향을 것으

로 측할 수 있다.

내·외 신념과 주 규범의 인과 계는 Vining과 Ebreo(1990),Granzin과

Olsen(1991),Jackson외(1993),Lord(1994),김은희(2004)등의 연구에서 검증되었

다.그러므로 내 ·외 규범이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을 설명하고,

측하기 한 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Ⅱ는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규범 신념이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이에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2.규범 신념과 주 규범의 계

가설 Ⅱ.경로행동에 한 규범 신념은 경로행동의 주 규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경로행동에 한 통제신념에 련된 가설

통제 신념은 태도,주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인식의 근본이다.계획된 행

동이론에 의하면 통제 신념은 특정의 신념에 한 기본 인 두 가지 신념으로부터

발 한다.두 가지 신념이란,하나는 체계신념이나 특정 자원 는 기회의 유무에

한 주 평가이다. 하나는 능력 신념 는 행동을 지하거나 진시키기

한 특정 통제요인의 능력을 말한다(Ajzen,1991).

통제신념은 진조건과 자기성취(Bandura,1977)를 지각된 행동통제에 향을 미

치는 신념으로 본다. 진조건을 객 인 조건들이 행동을 진하거나 억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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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몇 가지의 단이나 찰자들이

행동을 하기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객 인 요인들이다(Triandis,1979).경

로행동 맥락에서 보면 경로행동수행에 따른 어려움의 여부,시간여부,노력여부 등

은 진요인들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진조건은 행동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거나 시간을 가지고 있다거나 별다른 노

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이 행동을 증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인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모든 여타 조건이 같다면, 진조건이

증가되면 경로행동의도와 경로행동은 매우 극 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성취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따

라서 그 개념은 객 , 실 에서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 으로 단한 행동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의미한다.자기성취는 행동의

선택,행동을 한 비,노력의 정도,사고방식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도와 행

동의 측에 매우 요한 개념이다(김은희,2004).과거의 행동이나 자신이 입수한

정보 등이 자기성취의 향요인이다.이런 요소들은 자기성취 가능성의 여부에

한 일 성 있는 단을 한다.이러한 측 요인이 경로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소

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확립되어 있다면 경로행동에 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즉 본인이 수행하는 경로행동이 노인소외 해결에 기여

할 수 없다고 단하면 경로행동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인지하여 경로행동에

한 태도는 높지 않을 것이고,본인이 수행하는 행동이 노인소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지하면 경로태도도 정 인 것이 일반 으로 내 일 성이 있는 성향

이다.복잡성의 개념은 자기성취에 한 Bandura(1977)의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복잡성은 상이나 행동의 특징이고,자기성취는 경로행동 연구에 있어서

인지된 효과성과 지식변수와 련된다.지식은 자기성취와 련된다고 보는데 이는

노인을 공경하고, 우하기 하여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한 이

해 정도가 낮다면 자기성취도 낮기 때문이다. 한 인지된 효과성은 자기성취와

련되어 있다.이는 행동의 가능한 결과에 한 지식을 반 하기 때문이다.즉 자기

성취는 본인이 경로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인지된 효과성은 행동 수행과정에 참여하는 결과를 인지함을 나타낸다.일반 으로

자기성취 정도가 높으면 경로행동을 한 지각된 행동통제와 후속 노력을 유발 시

킨다.이들의 인과 계는 Antil(1984),Simmons & Widmar(1990),Vining과

Ebreo(1990), DeYoung(1990), Howenstine(1993), McCarty와 Shrum(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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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ne(1998)등의 연구에서 검증 되었다.그러므로 진조건과 자기성취가 경로행동

에 한 아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를 설명하고, 측하기 한 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Ⅲ은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통제신념이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3.통제신념과 지각된 행동통제의 계

가설 Ⅲ.경로행동에 한 통제신념은 경로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경로태도와 련된 가설

경로행동의도에 한 성공 인 향요인으로 태도 변수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

거하고 있다.태도란 ‘어떤 상’에 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한 태도를 가리키는 신념을 의미한다.태도는 행동의 결과에 한 신

념과 가치 그리고 요성과 련된다.이러한 태도는 사회심리학에서 행동을 측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변수이다.태도의 구성요소가 되는 인지 요소인 신념과

감정 요소인 태도는 상호 계를 가지고 있으며,각각 행동 요소인 행동의도에

향을 주는 계로 조직되어 있다(Fishbein& Ajzen,1975).다시 말하면 태도는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고,의도를 통하여 향을 미친다(Ajzen,1991).

태도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 계는 Davis외(1989),Mathieson(1991),

Geitz(1998),Lin& Lu(2000),김태문(2007),유시정과 오정철(2007),임윤정(2008)등

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그러므로 경로행동에 한 태도가 아동의 경로행동의도를

설명하고, 측하기 한 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Ⅳ는 아동의 경로태도가 경로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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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태도와 행동의도의 계

가설 Ⅳ.경로행동에 한 경로태도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5.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과 련된 가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 규범은 자신에게 요한 주변 삶들이 자신의 행동

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한 기 를 뜻하며,특정행동에 수반되는 사회 압력

에 한 지각인 규범 신념을 나타낸다(박미진,2006).주 규범은 특정인물이

내가 그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특정의 거인물에게

순응하려는 동기를 포함한다(Fishbein& Ajzen,1975).즉 주 규범은 자신의

행동에 해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압력,개인을 둘러싼 타인으로부터 받는 압력

을 의미한다.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인간의 행동은 가족의 향을 받는 데 특히 아

동의 경우 부모의 향이 아동의 행동에 많은 향을 미친다.태도와 마찬가지로

주 규범 역시 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고,의도를 통해 향을 미친

다(Ajzen,1991).

주 규범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 계는 Perry& Hamm(1969),

Murry& Schlacter(1990),Houston(1992),이수 (1996),Aaker외(1996)와 같은 연

구에서 검증되었다.이에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이 아동의 경로행동의도를

설명하고, 측하기 한 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Ⅴ는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이 경로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5.주 규범과 행동의도의 계

가설 Ⅴ.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은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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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와 련된 가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행동에 필요한 기술,자원,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 가에 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하며(Ajzen& Madden,1986),

지각된 행동통제는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지각된 행동통

제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 계는 Ajzen과 Madden(1986),Doll과

Ajzen(1992),Limayem 외(2000),김정자(2007)등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의도 뿐 아니라 행동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 계는 Ajzen과 Madden(1986),

Doll과 Ajzen(1992),Limayem 외(2000),김정자(2007)등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이

에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아동의 경로행동의도와 경로행동을 설명하

고, 측하기 한 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Ⅵ은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경로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Ⅶ은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지

각된 행동통제가 경로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이

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6.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 행동의 계

가설 Ⅵ.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Ⅶ.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Ⅶ-1.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체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Ⅶ-2.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정서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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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로행동의도와 련된 가설

행동의도는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행동과 거의 동

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서 Ajzen(1991)은 행동의도가 행

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행동의도가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 계는

Hartwick외(1988),Venkatesh와 Morris(2000),박미진(2001),박종희(2006),이귀경

(2006)등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이에 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을 설명하고, 측

하기 한 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Ⅷ은 아동의 경로행동의도가 경로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7.행동의도와 행동의 계

가설 Ⅷ.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Ⅷ-1.경로행동의도는 신체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Ⅷ-2.경로행동의도는 정서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 56 -

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연구가설

구분 가설

태도

신 념

Ⅰ.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은 경로태도에 정(+) 는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규범

신 념

Ⅱ.경로행동에 한 신념은 경로행동의 주 규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통 제

신 념

Ⅲ.경로행동에 한 통제신념은 경로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태 도
Ⅳ.경로행동에 한 태도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주

규 범

Ⅴ.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은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 동

통 제

Ⅵ.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Ⅶ.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Ⅶ-1.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체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Ⅶ-2.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정서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행 동

의 도

Ⅷ.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Ⅷ-1.경로행동의도는 신체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Ⅷ-2.경로행동의도는 정서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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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요인의 조작화 설문지의 구성

1.요인의 조작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하여 구성개념과 요인

들에 한 조작 정의를 밝힘으로써 연구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태도 신념

태도 신념은 특정행동에 수행에 한 자기이익이나 보상체계의 지각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로행동을 함으로써 획득되는 이익이나 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의미한다(Fishbein& Ajzen,1980).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인식하는 경로행동에

한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을 포함한다.

(1)개인 이익

개인 상 이익은 개인행 자들이 특정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개인 으로 얻어지

는 이익에 한 정도를 의미한다(Rogers,1983).개인 상 이익은 만족감이나 즐

거움과 같은 보상과 결합되어 있다.내 인 동기에 의해서 수행한 단 한 번의 경로

행동이 만족감을 다면 행 자는 만족감이라는 보상에 의해 경로행동을 다시 수

행하게 되고,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 장기 이고,일 된 태도와 행동의 수 을

보이게 된다.즉 개인 상 이익은 어떤 행동에 따라 행 자 개인이 획득하는 이

익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로행동을 극 으로 수행함으로써 포상이나 칭찬,

좋은 자아상과 같은 개인 이익이 얻어진다는 아동의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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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상 이익

사회 상 이익은 개인이 특정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으로 얻어지는 이익

에 한 인식정도를 의미한다(Rogers,1983).즉 사회 상 이익은 어떤 행동수행

으로 인해 사회 으로 획득되는 이익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극 인 경로행

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소외 상을 이고,우리의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것

과 같은 사회 이익에 한 아동의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3)복잡성

복잡성은 개인이 특정행동을 수행하기 한 실천방법, 차,기술 등이 복잡해서

실천하기 어렵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Rogers,1983).즉 타인에게 어떤 행

동을 수행하는 일이 어렵다는 인지로 본 연구에서는 경로행동을 수행하는 일이 어

렵고,복잡하고,귀찮은 일이라는 아동의 인지정도를 의미한다.

나.규범 신념

규범 신념은 자신에게 요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자신이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본인 스스로 어떤 행동을 자신이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한다는

지각의 정도를 의미한다(Fishbein& Ajzen,1980).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로행동

의 수행여부에 한 자신과 부모의 생각에 한 지각의 정도를 의미하며,이는 내

규범 신념과 외 규범 신념을 포함한다.

(1)내 규범 신념

내 규범 신념은 개인의 외부에서 비롯한 행동의 유인책이 아니라 스스로 행

동을 하려는 욕구이다.즉 내 규범 신념은 외 인 압력에 의해 발생된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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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하는 경로행동이 아니라 자발 인 동기에 의해서 자발 으로 경로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신념을 의미하며(Fishbein& Ajzen,1980),본 연구에서는 경로행동

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2)외 규범 신념

외 규범 신념은 사회 향과 친구,이웃,가족과 같은 외 향들이 행

자의 특정행동에 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변수이다.즉 외 규범 신념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경로행동을 수행코자 하는 신념(Fishbein& Ajzen,1980)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로행동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향에 따른 신념을 의미한다.

다.통제신념

통제신념은 특정행동에 한 자원이나 기회의 유무,행동을 지시키거나 진시

키기 한 특정 통제요인의 지각정도(Ajzen,1991)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로행

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경로행동 수행에 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지

각정도이며,이는 진조건과 자기성취가 포함된다.

(1) 진조건

진조건은 특정행동의 수행여부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 특정행동에 필요한

자원의 구비에 한 인식의 정도이다(Ajzen,1991).즉 진조건은 시간,돈,노력

등의 자원에 한 이용 가능성의 의미로 본 연구에서는 경로행동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용이성,노력여부,시간의 유무에 한 아동의 인지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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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기성취

자기성취는 자기가 주어진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

다(Bandura,1977).즉 특정행동 수행에 련한 지식이나 수행 가능성에 한 신념

의 정도인 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로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나 수

행 가능성에 한 신념을 의미한다.

라.경로태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태도는 상에 한 정 이거나 부정 인 견해나 신

념을 의미한다(손정락,1995,재인용).즉 타인에게 취하는 어떤 행동에 한 옳거나

그르다는 평가의 정도(Davisetal,1989;Taylor& Todd,손정락,1995)인데 본 연

구에서는 사람들이 노인을 배려하고,공경하는 경로행동에 한 아동의 신념을 의미

하며,이는 신체 행동에 한 태도와 정서 행동에 한 태도가 포함된다.

마.주 규범

주 규범은 행 자 주변의 요한 사람들이 특정행동과 련되어 어떠한 기

를 하는지에 한 단으로 거기에 부응하려는 동기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규석,1997). 한 특정 거 인물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기 하는 것

으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즉 나에게 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

하거나 반 할 것인가에 한 생각의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경로행

동을 지지하는가에 한 아동의 인지정도를 의미한다.

바.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행동통제는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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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용이성과 장애요인에 한 인식이다(Ajzen& Madden,1986).즉 개인이 어

떤 행동을 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에 한 용이성과 곤란도에 련한 개

인의 지각 정도인 데 본 연구에서는 경로행동 수행의 주체성,통제권의 여부,수행

의지여부에 한 아동의 지각을 의미한다.

사.행동의도

행동의도는 특정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동에 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도출

하기 해 가정되는 실제 행동과 가장 근 한 향요인으로 특정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Davisetal,1989;김태문,2007)이다.즉 어떤 행동에 한 노력여부에

한 의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로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아.경로행동

경로행동은 노인을 할 때 노인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고, 우해 주려는 행동인

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노인들을 배려하고,공경하는 행동을 의미하며,이는 신

체 행동과 정서 행동을 포함한다.

(1)신체 경로행동

신체 경로행동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노인을 돕는 행동(김태 ,1982)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 몸으로 노인을 돕는 행동을 의미한다.

(2)정서 경로행동

정서 경로행동은 타인의 정서 욕구충족을 돕는 행동(김태 ,1982)으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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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동이 노인을 공경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변수의 조작 정의

요인 일반개념 조작 정의

태

도

신

념

개인

상 이익

개인행 자들이 특정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개인 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한 인식정도

(Rogers,1983)

아동이 경로행동을 극 으로

수행함으로써 포상이나 칭찬,좋은

자아상과 같은 개인 이익이

얻어진다는 아동의 인식정도

사회

상 이익

개인이 특정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한

인식정도(Rogers,1983)

극 인 경로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소외 상을 이고 우리의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사회 이익에 한 아동의 인식정도

복잡성

특정행동을 수행하기 한 실천방법,

차,기술 등이 복잡해서 실천하기

어렵다고 인지되는 정도

(Rogers,1983)

경로행동이 복잡해서 실천하기

어렵다고 인지되는 정도

규

범

신

념

내

규범

신념

개인이 자발 인 동기에 의해서

특정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

(Fishbein&Ajzen,1980)

아동이 스스로 경로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외

규범

신념

사회 향과 친구,이웃,가족과

같은 외 향들이 행 자의

특정행동에 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정도(Fishbein&Ajzen,1980)

부모가 아동의 경로행동에 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정도

통

제

신

념

진조건
특정행동에 필요한 자원의 구비에

한 인식(Ajzen,1991등)

경로행동에 필요한 자원의 구비에

한 인식

자기성취
특정행동을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Bandura,1977)

성공 인 경로행동의 수행에 한

자신의 확신

태도

어떤 행동에 한 옳거나 그르다는

평가정도(Davis외,1989;Taylor&

Todd,1995;손정락,1995등)

노인에게 배려하고,공경하는

경로행동에 한 아동의 평가정도

주 규범

주변의 요한 사람들이 특정행동과

련되어 어떠한 기 를 하는지에

한 단(Fishbein&Ajzen,1975;

박미진,2006등)

아동의 경로행동과 련한 부모의

기 에 한 단

지각된

행동통제

특정행동 수행용이성,곤란도에 한

지각(Ajzen&Madden,1986등)

경로행동 수행의 주체성,통제권 여부,

수행의지여부에 한 아동의 지각

행동의도
특정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Davis외,1989;김태문,2007등)

경로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아동의

의도

경

로

행

동

신체

경로행동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노인을 돕는

행동의 정도(김태 ,1982등)

아동이 직 몸으로 노인들을

배려하는 행동의 정도

정서

경로행동

노인의 정서 욕구충족을 돕는

행동(김태 ,1982등)

노인의 계 욕구를 충족을 돕는

공경하는 행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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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설문지는 연구 목 에 맞도록 선행

연구(Triandis,1979;Rosers,1983;Ajzen,1985;Davisetal,1989;Ajzen,1991;

Granzin& Olsen,1991;Bandura,1977;최혜경·김은경,1998;김은희,2004;박종희,

2007;임윤정,2008)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지도

교수님,계획된 행동이론 연구자 2명,노인복지 문가 4명, 등교사 2명의 검증을

걸쳐 확정함으로써 측정변인에 한 내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

경로행동에 한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경로태도,내 규

범 신념,외 규범 신념,주 규범, 진조건,자기성취,지각된 행동통제,

경로행동의도,경로행동(신체 ,정서 ),인구 통계 변수(variable)를 심으로 측

정하 다.개인 상 이익 6문항,사회 상 이익 6문항,복잡성 6문항,경로태도

6문항,내 규범 신념 6문항,외 규범 신념 6문항,주 규범 6문항, 진

조건 6문항,자기성취 6문항,지각된 통제인식 6문항,행동의도 6문항,행동 6문항

(신체 3문항,정서 3문항)등과 인구통계 항목 5문항을 포함한 총 77문항으

로 측정하 다.

총 7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경로행동의도,경로행동 측정항목 66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를 1 ,‘조 그 지 않다’를 2 ,‘그 다’를 3 ,‘조 그 다’를 4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5 리커트 형식의 등간척도(intervalscale)를 사용하

다.1 은 질문에 한 강한 부정의 수 이고,5 은 질문에 한 강한 정의

수 으로 응답치의 평균이 높을수록 여러 변수들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한 복잡성 6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를 1 ,‘조 그 지 않다’

를 2 ,‘그 다’를 3 ,‘조 그 다’를 4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5 리

커트 형식의 등간척도(intervalscale)를 사용하 다.1 은 질문에 한 강한 정

의 수 이고,5 은 질문에 한 강한 부정의 수 으로 응답치의 평균이 높을수록

여러 변수들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인구 통계학 항목 5

문항은 명목척도(nominalscale)를 사용하 다.이는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여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 다.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 으며,설문지의 구

성은 다음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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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설문지의 구성

요인 문항수 출처 척도

태도

신념

개인

상 이익
6

Rosers(1983),Davisetal(1989),

최혜경,김은경(1998),김은희(2004),

박종희(2007),임윤정(2008)

5

리커트

척도

사회

상 이익
6

복잡성 6

경로태도 6

규범

신념

내

규범 신념
6

Granzin& Olsen(1991),

최혜경,김은경(1998),김은희(2004),

박종희(2007),임윤정(2008)

외

규범 신념
6

주 규범 6

통제

신념

진조건 6

Bandura(1977),Triandis(1979),

최혜경,김은경(1998),김은희(2004),

박종희(2007),임윤정(2008)

자기성취 6

지각된 행동통제 6

경로행동의도 6
Ajzen(1985, 1991), 최혜경, 김은경

(1998),

김은희(2004),박종희(2007),임윤정(2008)
경로

행동

신체 3

정서 3

인구 통계학 특성 5
명목

척도

합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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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 표본의 추출과 특성

1.표본의 추출

본 연구는 노인소외 상 경감방안을 한 아동의 경로행동의 향요인을 알아보

고자 설계된 것으로,조사지역은 지역의 규모에 따라 도시인 서울특별시,지방의

역도시인 주 역시,농 지역인 라남도 등 3개 지역으로 한정하 다. 이는

행정규모가 각각 다른 지역의 아동은 개인 ·환경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3개 지역 아동의 경로행동을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아동의 경로행동모형에

한 합성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상은 후기 아동기에 해당되는 등학교 4∼6학년에 재학생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그 이유는 미래의 고령사회에서 청장년층이 되어 고령화 문

제의 향을 가장 직 으로 받게 될 세 이기 때문이다.이들은 형식 조작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논리 추론이 가능하며,타인에 한 인식이 형성되어간다

(Piaget,1952). 한 이 시기에는 노인에 한 편견과 인식이 형성되어 가는 데 한

번 형성된 인식은 정 으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노인에 한 아동의

형성은 매우 요하다(MｃGuire,1985).

표집방법은 임의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와 주 역시 경우에는 각각 1

개교씩 선정하 으며, 라남도의 경우에는 3개교를 선정하여 각각 서울 200명,

주 200명, 남 200명이 상이 되었다. 라남도의 경우 3개교를 선정한 이유는

해당학교의 재학생 수가 어 본 연구의 해당 표본 수를 1개교에서 만족할 수 없

었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2회에 걸친 비조사를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한 설문지는 총 600부로

연구자가 해당학교에 직 방문하여 담임교사의 조를 구해 배부·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 다.조사기간은 2009년 3월 23일부터 2009년 4월 2일까지 실시하 다.총

설문지 600부 564부가 회수되었는데 그 설문응답이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분석

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설문지 563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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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 563명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성별에 있

어서 체 응답자의 563명 남자가 282명(50.1%),여자가 279명(49.6%),무응답 2

명(0.4%)으로 나타났다.학년별로는 4학년 187명(33.2%),5학년 179명(31.8%),6학

년 195명(34.6%),무응답 2명(0.4%)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 199명(35.3%),

주 187명(33.2%), 남 31.3명(31.3%),무응답 1명(0.2%)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생존여부로는 살아계신 경우 518명(92.0%),돌아가신 경우 43명(7.6%),

무응답 2명(2%)으로 부분 조부모가 살아계신 것으로 나타났다.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로는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313명(55.6%),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246명(43.7%),

무응답 4명(0.7%)으로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표본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82 50.1

여자 279 49.6

무응답 2 .4

계 563 100.0

학년

4학년 187 33.2

5학년 179 31.8

6학년 195 34.6

무응답 2 .4

계 563 100.0

지역

서울 199 35.3

주 187 33.2

남 176 31.3

무응답 1 .2

계 563 100.0

조부모 생존여부

유 518 92.0

무 43 7.6

무응답 2 .4

계 563 100.0

조부모 동거여부

유 313 55.6

무 246 43.7

무응답 4 .7

계 5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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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측정도구의 검증

1.타당도 분석

타당도(Valid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

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즉 측정개념이나 특성을 측정하기 한 측정도구가

해당 특성이나 속성을 얼마만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구체 으로 내용타당도(contentvalidity) 는 논리 타당도(logical

validity), 기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는 경험 타당도(empirical

validity),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validity)와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된다(Kerlinger,

1986).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로 요인분석2)을 실시

하 다.요인분석에는 탐색 요인분석(EFA:ExploratoryFactorAnalysis)과 확증

요인분석(CFA:ConfirmatoryFactorAnalysis)이 있는 데 비조사의 결과는

탐색 요인분석3)을 실시하여 일련의 연구 변수를 확인하 고,설문을 재구성한 후

다시 설문을 실시하여 확증 요인분석4)(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시행하

다.확증 요인분석은 사 에 문헌고찰 등을 통해서 모집단의 성격을 악하여 요

인들을 추출해 내기는 하지만 분석의 은 추출해 낸 요인들이 얼마나 원래의

모집단을 표하고 있는가에 있다(채서일,1995).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측정을 한 확증 요인분석은 SPSS의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요인추출의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아이겐 값(eigenvalue)5)을 기

2)요인분석의 목 은 변수들을 가장 잘 표할 수 있는 은 수의 요인들을 산출하는 데 있다.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요인 안에서 묶여진 측정항목들은 동이란 개념을 측정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고,각 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단할 수 있다(Fishbein등,1975).

3)탐색 요인분석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는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악하

기 한 탐색 목 을 가진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4)확인 요인분석은 이론 인 배경 아래서 변수들 간의 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

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즉 확인요인분석은 연구자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 차

원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김계수,2006).

5)일반 으로 아이겐 값을 1이상인 요인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설정하는 데 이는 각 요인이

어도 변수 하나 정도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거에 기 하고 있다.항목이 20

∼50범 일 때 아이겐 값을 기 으로 선정한 경우 가장 신뢰할 만하다.20개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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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 다.아이겐 값은 요인이 설명해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

로 아이겐 값이 1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아이겐 값이 1보다 다는 것은 1개의 요인이 변수 1개의 분산도 설명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의

요인분석 역시 아에겐 값과 분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요인을 추출하 다.요인 재

값은 각 항목과 요인 간의 상 계 정도를 나타낸다.각 항목들은 요인 재값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요인 재값이 유의성 기 6)은 보통 .300이상이면

유의하지만 보수 으로는 .400이상이어야 한다.그리고 .500이상일 경우 매우 유

의한 것으로 본다.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Reduction)하여 13개의 요인을 확인하

다.요인의 회 은 베리맥스 직교회 (VarimaxRotation)에 의한 요인 재값을 산

출하 다.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2>,<표4-3>과 같다.

무 은 수의 요인이 추출되는 경향이 있으나 50개 이상인 경우일지라도 한 수의 요인

이 추출된다(Hair,Jr등,1998).요인을 분산을 기 으로 추출활 경우 사회과학에서 총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까지 상정한다(채서일,1996).

6)요인 재값의 유의성 기 은 표본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유의수 p<.05에서 표

본수가 50개일 때 재값이 .75이상,100개일 때 .55이상,150개일 때 .45이상,200개일 때

.40이상,250개일 때 .35이상,3590개일 때 .30이상이어야 한다.일반 으로 최소한의 표본크

기는 100개 이상은 되어야 하며,가장 낮은 재값은 .30이상이 될 때 유의한 수 으로 고려

할 수 있다(Hair,J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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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외생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개인
상 이익

외
규범 신념

내
규범 신념

복잡성
자기
성취

상회
상 이익

진
조건

공통성

V6_5 .925 .108 .068 .013 .077 .068 .069 .888

V6_2 .924 .064 .087 .023 .078 .092 .072 .885

V6_3 .919 .091 .066 .032 .101 .095 .064 .882

V6_4 .918 .090 .101 .003 .048 .084 .036 .872

V6_6 .886 .165 .079 .026 .109 .092 .082 .846

V6_1 .864 .056 .086 .005 .054 .093 .057 .771

V10_2 .117 .872 .145 -.027 .101 .115 .082 .825

V10_5 .106 .853 .166 -.007 .128 .152 .065 .810

V10_3 .112 .848 .096 -.038 .115 .181 .083 .795

V10_6 .070 .838 .105 .018 .194 .145 .153 .800

V10_1 .104 .836 .130 -.053 .136 .108 .101 .770

V10_4 .085 .818 .214 -.009 .119 .113 .032 .750

V9_2 .102 .158 .809 -.137 .226 .236 .128 .831

V9_4 .113 .170 .803 -.148 .159 .184 .052 .770

V9_3 .110 .141 .802 -.099 .159 .224 .149 .783

V9_5 .090 .175 .794 -.093 .172 .247 .191 .805

V9_1 .071 .164 .772 -.144 .217 .252 .147 .780

V9_6 .092 .213 .714 -.106 .224 .291 .177 .742

V8_4 .005 .003 -.128 .882 -.056 -.102 .002 .808

V8_6 .042 .007 -.124 .875 -.123 -.125 -.040 .816

V8_5 .026 -.012 -.110 .860 -.090 -.144 -.022 .782

V8_3 .019 -.026 -.120 .859 -.068 -.052 -.098 .771

V8_2 -.029 -.037 -.110 .849 -.124 -.035 -.147 .774

V8_1 .042 -.046 .009 .785 -.122 -.066 -.182 .673

V11_1 .035 .129 .165 -.105 .758 .160 .222 .706

V11_2 .101 .119 .168 -.104 .743 .316 .151 .738

V11_5 .109 .162 .193 -.084 .740 .213 .178 .707

V11_6 .072 .149 .148 -.124 .735 .185 .247 .701

V11_4 .088 .160 .239 -.137 .685 .214 .123 .639

V11_3 .129 .172 .187 -.137 .633 .214 .267 .618

V7_2 .132 .172 .227 -.117 .227 .778 .098 .778

V7_3 .140 .150 .285 -.114 .193 .766 .119 .774

V7_1 .060 .157 .175 -.147 .226 .751 .066 .700

V7_6 .079 .116 .223 -.111 .194 .751 .162 .709

V7_5 .116 .204 .281 -.059 .223 .704 .145 .705

V7_4 .139 .187 .268 -.108 .274 .667 .140 .677

V12_5 .052 .068 .090 -.074 .170 .133 .864 .815

V12_4 .049 .075 .111 -.054 .184 .090 .824 .745

V12_3 .139 .173 .189 -.194 .340 .118 .609 .623

V12_6 .087 .160 .183 -.121 .415 .223 .550 .607

V12_1 .142 .154 .327 -.216 .367 .158 .547 .657

V12_2 .153 .137 .319 -.206 .355 .171 .536 .629

고유값 14.957 5.067 3.616 2.777 2.368 1.750 1.219

분산 35.611 12.064 8.609 6.612 5.638 4.168 2.903

35.611 47.675 56.284 62.896 68.534 72.701 75.605

KMO=.932 근사카이제곱=2006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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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내생요인에 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주
규범

행동
의도

경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경로행동
공통성

정서 신체

V3_3 .798 .188 .187 .107 .040 .147 .742

V3_2 .783 .115 .205 .139 -.002 .203 .729

V3_5 .780 .251 .106 .197 .106 .107 .744

V3_4 .767 .225 .132 .175 -.055 .094 .699

V3_1 .745 .062 .195 .180 .329 .046 .740

V3_6 .740 .134 .089 .190 .347 .067 .734

V5_5 .222 .780 .182 .239 .089 .218 .803

V5_3 .182 .758 .200 .259 .092 .276 .800

V5_4 .203 .699 .332 .248 .023 .075 .708

V5_6 .185 .691 .208 .189 .402 .107 .764

V5_2 .220 .690 .243 .211 .196 .238 .722

V5_1 .211 .673 .209 .184 .430 .118 .775

V2_5 .147 .248 .806 .155 .041 .168 .787

V2_4 .203 .223 .778 .186 .082 .070 .743

V2_2 .216 .244 .731 .212 .152 .199 .748

V2_3 .166 .119 .712 .202 .152 .252 .675

V2_6 .199 .266 .582 .167 .518 .070 .751

V2_1 .154 .215 .561 .230 .503 .086 .697

V4_4 .185 .218 .282 .748 .117 .054 .738

V4_2 .253 .211 .223 .727 .079 .226 .744

V4_5 .216 .337 .153 .662 .151 .243 .703

V4_3 .223 .227 .251 .656 .126 .263 .681

V4_1 .262 .207 .202 .579 .535 .083 .781

V4_6 .192 .300 .111 .572 .502 .103 .729

V1_6 .065 .156 .158 .131 .669 .398 .677

V1_1 .152 .238 .135 .148 .602 .425 .663

V1_3 .167 .146 .143 .131 .093 .779 .702

V1_5 .109 .212 .201 .175 .227 .739 .725

V1_2 .191 .219 .184 .211 .180 .716 .708

고유값 13.538 2.254 1.587 1.419 1.287 1.126

분산 46.684 7.773 5.473 4.892 4.439 3.882

46.684 54.457 59.930 64.822 69.261 73.143

KMO=.951 근사카이제곱=1127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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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항목이 어느 정도 일 성 있게 측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신뢰도를 검토하 다.신뢰성을 동일한 개념에 해서 반복 인 측정을 했

을 경우 나타나는 측정값의 분산을 의미한다.즉 신뢰도(degreeofconfidence)란

동일한 상이나 형상에 해 같거나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을 반복했

을 때 동일한 측정값이 나오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측정항목의 정확성이나 정

성을 나타낸다(남궁근,1999).때문에 신뢰도에는 측정의 안정성,일 성, 측가능

성,정확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김계수,2007).

다항목 측정 요인에 한 신뢰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항목분석이 이용된다.

항목분석 방법으로는 측정방식을 고려하여 재검사법7)(test-retestmethod),복수양

식법8)(multipleformstechniques),반분법9)(split-halfmethod),내 일 성 분석

법10)(internalconsistencyanalysis)등이 있다(남궁근,2002).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신념을 측정하기 하여 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측정한 요

인들로서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경로태도,내 규범 신념,

외 규범 신념,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 진조건,자기성취,지각된 행동

통제,경로행동의도,경로행동 등의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이상의

항목에 한 신뢰도 분석은 항목 간의 평균 인 계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방법인

내 일 성을 고려한 Cronbach계수에 의한 신뢰도 측정방법을 사용하 다.

Cronbach 값은 상 계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그 범 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Cronbach 계수의 기 은 연구의 목 에 따라 다르나 탐색 연구에서는

.500∼.600정도의 신뢰도이면 충분하며,기 연구에서는 .700이상의 신뢰도가 일

7)재검사법이란 신뢰도의 개념을 직 용하는 방법 즉 동일측정도구를 동일상황에서 동일

상에게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한 측정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8)복수양식법이란 제검사법의 시간 간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형태의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 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9)반분법이란 측정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 어서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고,이들의 측정결과

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10)내 일 성분석이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인 경우에 그 측정결과에 일 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일 성이 없는 항목 즉 일 성을 해하는 항목을 찾아서 배제를 시키는

방법을 말한다,이 방법은 반분법에서 얻을 수 없었던 유일한 신뢰도 계수를 얻을수 있으므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하여 실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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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인정되고 있다.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값은 모

두 .700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경로태도,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 진조건,자

기성취,지각된 행동통제,경로행동의도,경로행동(신체 ,정서 )등의 13개 요인

의 측정항목에 한 Cronbach 계수가 모두 .700이상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측정을 해 구성하는 항목들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신뢰도 분

석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신뢰도 검증에 한 결과

구분

개인

상

이익

외

규범

신념

내

규범

신념

복잡성
자기

성취

상회

상

이익

진

조건

Cronbach

계수
.966 .946 .943 .936 .822 .917 .907

구분
주

규범

행동

의도

경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경로

행동

(정서 )

경로

행동

(신체 )

Cronbach

계수
.911 .922 .901 .900 .701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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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특성별 차이분석

1.단일변수의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각 요인의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상 이익 항목 에서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때

칭찬을 받는다면 공손한 말을 사용할 것이다’3.74로 가장 높고,‘할머니(할아버지)

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나를 다른 사람이 착한 어린이로 본다면 짐을 들어 것

이다’3.61로 가장 낮아 개인 상 이익 요인은 3.66으로 나타났다.

사회 상 이익 항목 에서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 할머니(할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와 ‘할머니(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면 기뻐할 것

이다’4.47로 가장 높고,‘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 우리의 좋은 풍습

이 지켜질 것이다’가 4.32로 가장 낮아 상 사회이익 요인은 4.41로 나타났다.

복잡성 항목 에서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어렵다’1.84로

가장 높고,‘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일은 귀찮다’1.57로 가장 낮

아 복잡성 요인은 1.72로 나타났다.

내 규범 신념 항목 ‘나는 반드시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4.50으로 가장 높고,‘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4.35로 가장 낮아 내 규범 신념 요인은 4.39로 나타났

다.

외 규범 신념 항목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신다’4.29로 가장 높고,‘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4.05로 가장 낮아 외

규범 신념 요인은 4.11로 나타났다.

진조건 항목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

4.14로 가장 높고,‘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

다’3.59로 가장 낮아 진조건 요인은 3.90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취 항목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사용할 공손한 말에 해 잘 알고

있다’4.33으로 가장 높고,‘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잘 안

다’3.75로 가장 낮아 자기성취 요인은 4.0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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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태도 항목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3.60으로 가장 높고,‘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것은 기쁜 일이다’

4.29로 가장 낮아 경로태도 요인은 4.44로 나타났다.

주 규범 항목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4.55로 가장 높고,‘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

를 잘 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4.19로 가장 낮아 주 규범 요인은 4,43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 항목 ‘나의 결정에 따라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

을 사용할 수 있다’4.40로 가장 높고,‘나의 결정에 따라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수 있다’4.23로 가장 낮아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은 4.31로 나타났다.

행동의도 항목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것이다’

4.51로 가장 높고,‘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기 해 극

으로 노력하겠다’4.22로 가장 낮아 행동의도 요인은 4.32로 나타났다.

경로행동 항목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한다’4.14로 가장

높고,‘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잘 들어 다’3.45로 가장 낮아 경로행

동 요인은 3.85로 나타났다.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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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요인 측정항목
빈

도

평

균

표

편차
왜도

개인

상

이익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칭찬을 받는다면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561 3.72 1.382 -.627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여

선행상을 받는다면 심부름을 잘 하겠다.
559 3.69 1.446 -.637

할머니(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나를 다른 사람이 착한 어린이로 본다면 짐을

들어 것이다.

561 3.61 1.450 -.511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때 칭찬을 받는다면 공손한 말을 사용할

것이다.

559 3.74 1.474 -.685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어

선행상을 받는다면 잘 도와 것이다.
560 3.62 1.466 -.550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나를

다른 사람이 착한 어린이로 본다면

극 으로 화를 나 겠다.

562 3.60 1.464 -.536

평균 3.66 1.450

사회

상

이익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면

할머니(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561 4.33 1.029 -1.423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

할머니(할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561 4.47 .892 -1.478

할머니(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면

기뻐할 것이다.
560 4.47 .893 -1.571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면 우리의 좋은 풍습이 지켜질 것이다.
560 4.44 .907 -1.462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

우리의 좋은 풍습이 지켜질 것이다.
561 4.32 .986 -1.258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화를 나 면

할머니(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561 4.40 .999 -1.595

평균 4.41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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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계속)

요인 측정항목
빈
도

평
균

표
편차

왜도

복잡성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어렵다.

558 1.84 1.234 1.363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은
귀찮다..

559 1.82 1.198 1.428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주기 일은 어렵고 복잡하다.

559 1.79 1.167 1.503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일은 귀찮다.

557 1.57 1.118 2.052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일은 힘든
일이다.

558 1.70 1.121 1.712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일은
성가신 일이다.

557 1.62 1.142 1.914

평균 1.72 1.160

내
규범
신념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9 4.37 1.031 -1.532

나는 가능한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7 4.38 .992 -1.489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어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559 4.39 .991 -1.532

나는 반드시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558 4.50 .934 -1.837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9 4.35 .983 -1.430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일은 나와 할머니(할아버지)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557 4.36 1.025 -1.510

평균 4.39 .990

외
규범
신념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 하신다.

552 4.00 1.215 -.912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해야 한다고 말 하신다.

552 4.10 1.179 -1.068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550 4.05 1.171 -.953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551 4.29 1.104 -1.415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 하신다.

552 4.15 1.162 -1.194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잘 나 어야 한다고 말 하신다.

552 4.08 1.179 -1.022

평균 4.11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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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계속)

요인 측정항목
빈
도

평
균

표
편차

왜도

진
조건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힘들지 않다.

549 4.13 1.211 -1.070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

546 4.14 1.154 -1.089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546 3.98 1.215 -.841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549 3.63 1.485 -.591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548 3.59 1.470 -.542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수 있는 시간이 있다.

549 3.93 1.315 -.839

평균 3.90 1.310

자기
성취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잘 안다.

554 3.76 1.295 -.611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553 4.08 1.127 -.900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 수 있다.

552 4.11 1.085 .855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사용할 공손한 말에
해 잘 알고 있다.

553 4.33 1.004 -1.282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
하여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고 있다.
552 4.03 1.165 -.852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553 3.95 1.255 -.828

평균 4.04 1.160

경로
태도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562 4.49 .914 -1.646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560 4.50 .907 -1.751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주는 것은 기쁜 일이다.

561 4.30 1.072 -1.392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558 4.60 .817 -1.973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558 4.49 .924 -1.727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것은
기쁜 일이다.

558 4.27 1.046 -1.212

평균 4.4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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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계속)

요인 측정항목
빈
도

평
균

표
편차

왜도

주
규범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4 4.28 1.050 -1.325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4 4.32 1.073 -1.492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3 4.35 1.022 -1.405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5 4.55 .944 -2.103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2 4.35 1.045 -1.490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잘 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2 4.19 1.116 -1.172

평균 4.34 1.040

지각된
행동
통제

내가 원한다면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560 4.30 1.047 -1.280

나의 결정에 따라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수 있다.

560 4.23 1.095 -1.261

내가 하고자 하면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어 수 있다.

561 4.28 1.062 -1.290

나의 결정에 따라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수 있다.

561 4.40 1.023 -1.668

내가 원하면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 수 있다.

561 4.35 1.019 -1.387

내가 하고자 하면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화를 나 수 있다.

561 4.30 1.039 -1.341

평균 4.31 1.050

행동
의도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기 해 노력하겠다.

561 4.34 .999 -1.271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극 으로 하겠다.

563 4.29 1.013 -1.217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 드릴 것이다.

562 4.26 1.029 -1.154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것이다.

561 4.51 .905 -1.751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 해 노력할 것이다.

558 4.32 1.004 -1.256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기 해 극 으로 노력하겠다.

562 4.22 1.071 -1.146

평균 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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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계속)

요인 측정항목
빈
도

평
균

표
편차

왜도

경노
행동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낸다. 561 4.12 1.074 -.964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한다. 561 3.94 1.152 -.816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잘
들어 다.

562 3.45 1.240 -.268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한다.

560 4.14 1.119 -1.057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 다. 553 3.74 1.193 -.570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잘
나 다.

562 3.73 1.303 -.541

평균 3.85 1.180

본 연구에서는 분포의 칭성으로부터 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왜도(Skewness:Sk)를 사용하 다.정기분포로 간주되는 Sk의 정확한 값은

단정할 수 없고, 체로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로 다룰 수 있다고 한다.그 지만

왜도가 1.0보다 크거나(Sk> +1.0) 혹은 작을 때(Sk> -1.0)는 정규분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김호정,1998).이와 같은 제에 의해서 합산평균의 분포특성

을 보면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

경로행동 항목들의 왜도가 평균을 심으로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측 값들

이 주로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모양의 분포를 가지도 있다.

2.인구특성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하여 성별,학년,지역,조부모 생존

여부,조부모 동거여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t-Test,분산분석(ANOVA)을 이

용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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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내 규범 신

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

제,행동의도,경로행동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요인은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 등이다.

개인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3.74이고,여자의

경우 3.58이며,t값이 1.380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168로 p값 기 인 .05보다 크

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

에 따른 개인 상 이익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35이고,여자의

경우 4.46이며,t값이 -1.590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112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

별에 따른 사회 상 이익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복잡성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81

이고,여자의 경우 1.64이며,t값이 1.957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51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복잡성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내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28이고,여자의

경우 4.49이며,t값이 -2.839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5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에 따른 내 규범 신념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00이고,여자의

경우 4.22이며,t값이 -2.54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11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에 따른 외 규범 신념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조건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3.34이고,여자의 경우 3.95

이며,t값이 -1.160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246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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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진조건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기성취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3.96이고,여자의 경우 4.12

이며,t값이 -1.864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6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에 따

른 복잡성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경로태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30이고,여자의 경우 4.58

이며,t값이 -4.33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

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에

따른 경로태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규범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24이고,여자의 경우

4.44이며,t값이 -2.788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5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

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

에 따른 주 규범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21이고,여자의

경우 4.41이며,t값이 -2.66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8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25이고,여자의 경우 4.39

이며,t값이 -2.004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46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

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에

따른 행동의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행동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3.72이고,여자의 경우 3.57

이며,t값이 1.402이다.그 신체 경로행동은 남자의 경우 3.72이고,여자의 경우

3.56이며,t값이 1.356이다.정서 경로행동은 남자의 경우 3.73이고,여자의 경우

3.58이며,t값이 1.34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1.62(신체 경로행동 .176,정서

경로행동 .180)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성별에 따른 경로행동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

다.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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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성별 차이분석 결과

항 목 구분 N M SD t p

개인

상 이익

남자 281 3.74 1.237
1.380 .168

여자 279 3.58 1.428

사회

상 이익

남자 281 4.35 .835
-1.590 .112

여자 278 4.46 .762

복잡성
남자 279 1.81 1.067

1.957 .051
여자 278 1.64 .948

내 규범

신념

남자 279 4.28 .903
-2.839 .005

**

여자 278 4.49 .842

외 규범

신념

남자 275 4.00 1.082
-2.541 .011

*

여자 275 4.22 .979

진조건
남자 274 3.84 1.033

-1.160 .246
여자 273 3.95 1.057

자기성취
남자 277 3.96 .959

-1.864 .063
여자 275 4.12 .958

경로태도
남자 281 4.30 .807

-4.331 .000
***

여자 279 4.58 .717

주 규범
남자 276 4.24 .903

-2.788 .005
**

여자 278 4.44 .816

지각된 행동통제
남자 280 4.21 .887

-2.661 .008
**

여자 279 4.41 .813

행동의도
남자 282 4.25 .860

-2.004 .046*
여자 279 4.39 .837

경로행동
남자 281 3.72 1.228

1.402 .162
여자 279 3.5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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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학년에 따른 차이분석

아동의 학년에 따라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내 규범 신

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

제,행동의도,경로행동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요인은 개인 상 이익,

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경로행동 등이다.

개인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00이고,5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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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39,6학년의 경우 3.60이며,F값이 10.444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개인 상 이익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48이고,5학년의

경우 4.34,6학년의 경우 4.39이며,F값이 1.339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26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사회 상 이익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복잡성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1.62이고,5학년의 경우

1.75,6학년의 경우 1.79이며,F값이 1.422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242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복잡성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내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48이고,5학년

의 경우 4.34,6학년의 경우 4.39이며,F값이 1.339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263으

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사회 상 이익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외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14이고,5학년

의 경우 3.93,6학년의 경우 4.24이며,F값이 4.329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14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외 규범 신념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조건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02이고,5학년의 경우

3.74,6학년의 경우 3.93이며,F값이 3.399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34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진조건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성취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18이고,5학년의 경우

3.94,6학년의 경우 3.99이며,F값이 3.216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41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자기성취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태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53이고,5학년의 경우

4.37,6학년의 경우 4.42이며,F값이 2.103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12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경로태도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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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규범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32이고,5학년의 경

우 4.25,6학년의 경우 4.44이며,F값이 2.113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122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주 규범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34이고,5학년의

경우 4.20,6학년의 경우 4.38이며,F값이 2.105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12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4.42이고,5학년의 경우

4.25,6학년의 경우 4.29이며,F값이 1.907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149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행동의도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경로행동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3.99이고,5학년의 경우

3.37,6학년의 경우 3.59이며,F값이 10.426이다.그 신체 경로행동은 4학년의

경우 3.99이고,5학년의 경우 3.38,6학년의 경우 3.55이며,F값이 9.673이다.정서

경로행동은 학년의 경우 3.99이고,5학년의 경우 3.36,6학년의 경우 3.64이며,F값

이 10.429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세 변

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학년에 따른

경로행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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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학년별 차이분석 결과

항 목 구분 N M SD F p

개인

상 이익

4학년 186 4.00 1.167

10.444 .000
***

5학년 179 3.39 1.374

6학년 195 3.60 1.378

사회

상 이익

4학년 186 4.48 .706

1.339 .2635학년 179 4.34 .808

6학년 195 4.39 .872

복잡성

4학년 185 1.62 1.014

1.422 .2425학년 178 1.75 .974

6학년 194 1.79 1.041

내 규범

신념

4학년 185 4.44 .860

.809 .4465학년 178 4.32 .914

6학년 194 4.40 .863

외 규범

신념

4학년 182 4.14 1.076

4.329 .014
*

5학년 176 3.93 1.042

6학년 192 4.24 .977

자기성취

4학년 181 4.18 .872

3.216 .041
*

5학년 177 3.94 .981

6학년 194 3.99 1.006

진조건

4학년 179 4.02 .984

3.399 .034
*

5학년 176 3.74 1.120

6학년 192 3.93 1.012

경로태도

4학년 186 4.53 .707

2.103 .1235학년 179 4.37 .778

6학년 195 4.42 .829

주

규범

4학년 186 4.32 .885

2.113 .1225학년 175 4.25 .864

6학년 193 4.44 .844

지각된

행동통제

4학년 185 4.34 .876

2.105 .1235학년 179 4.20 .832

6학년 195 4.38 .855

행동의도

4학년 187 4.42 .824

1.907 .1495학년 179 4.25 .822

6학년 195 4.29 .899

경로행동

4학년 186 3.99 1.173

10.426 .000
***

5학년 179 3.37 1.369

6학년 195 3.59 1.371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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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에 따른 차이분석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

동통제,행동의도,경로행동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하 다.그 결과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요인은 개인 상 이

익,경로행동 등이다.

개인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3.40이고, 주의

경우 3.71, 남의 경우 3.89이며,F값이 6.55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2로 p

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개인 상 이익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41이고, 주의

경우 4.37, 남의 경우 4.43이며,F값이 .25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778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사회 상 이익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복잡성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66이고, 주의 경우 1.65,

남의 경우 1.86이며,F값이 2.536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80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

라서 지역에 따른 복잡성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내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38이고, 주의

경우 4.41, 남의 경우 4.40이며,F값이 .056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945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내 규범 신념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외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15이고, 주의

경우 4.05, 남의 경우 4.13이며,F값이 .506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603으로 p

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외 규범 신념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진조건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3.91이고, 주의 경우

3.82, 남의 경우 3.95이며,F값이 .729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48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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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진조건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기성취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06이고, 주의 경우

4.01, 남의 경우 4.03이며,F값이 .128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880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자기성취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경로태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43이고, 주의 경우

4.38, 남의 경우 4.51이며,F값이 1.324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267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경로태도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주 규범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35이고, 주의 경우

4.33, 남의 경우 4.35이며,F값이 .052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949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주 규범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35이고, 주의

경우 4.25 남의 경우 4.34이며,F값이 .742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476으로 p

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35이고, 주의 경우

4.30, 남의 경우 4.31이며,F값이 .187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830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행동의도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경로행동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3.38이고, 주의 경우

3.69, 남의 경우 3.89이며,F값이 7.172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1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세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경로행동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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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지역별 차이분석 결과

항 목 구분 N M SD F p

개인

상 이익

서울 198 3.40 1.428

6.551 .002
**

주 187 3.71 1.269

남 176 3.89 1.253

사회

상 이익

서울 198 4.41 .811

.251 .778주 187 4.37 .762

남 175 4.43 .831

복잡성

서울 199 1.66 .870

2.536 .080주 185 1.65 .941

남 174 1.86 1.187

내 규범

신념

서울 199 4.38 .892

.056 .945주 185 4.41 .852

남 174 4.40 .888

외 규범

신념

서울 196 4.15 .979

.506 .603주 183 4.05 1.150

남 172 4.13 .976

진조건

서울 196 3.91 1.027

.729 .483주 186 3.82 1.112

남 166 3.95 .990

자기성취

서울 197 4.06 .938

.128 .880주 186 4.01 .955

남 170 4.03 .992

경로태도

서울 198 4.43 .814

1.324 .267주 187 4.38 .772

남 176 4.51 .731

주 규범

서울 196 4.35 .875

.052 .949주 187 4.33 .866

남 172 4.35 .853

지각된

행동통제

서울 197 4.35 .851

.742 .476주 187 4.25 .909

남 176 4.34 .795

행동의도

서울 199 4.35 .850

.187 .830주 187 4.30 .853

남 176 4.31 .855

경로행동

서울 198 3.38 1.423

7.172 .001
**

주 187 3.69 1.267

남 176 3.89 1.247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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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아동의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

된 행동통제,행동의도,경로행동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t-Test를 실

시하 다.그 결과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요인은 사회 상 이익,복

잡성,외 규범 신념,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

의도 등이다.

개인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3.68이고,생존 무

경우 3.46이며,t값이 1.023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307로 p값 기 인 .05보다 크

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

모 생존여부에 따른 개인 상 이익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4.43이고,생존 무

경우 4.13이며,t값이 2.333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20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사회 상 이익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잡성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1.69이고,생존 무 경우 2.03

이며,t값이 -2.11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35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생

존여부에 따른 복잡성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4.41이고,생존

무 경우 4.17이며,t값이 1.674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95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

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내 규범 신념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외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4.14이고,생존

무 경우 3.81이며,t값이 2.012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45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외 규범 신념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조건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3.91이고,생존 무 경우

3.68이며,t값이 1.386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166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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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진조건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기성취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4.07이고,생존 무 경우

3.68이며,t값이 2.498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1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

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

모 생존여부에 따른 자기성취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태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4.47이고,생존 무 경우

4.08이며,t값이 3.182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2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

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경로태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규범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4.38이고,생존 무 경

우 4.87이며,t값이 3.764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0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

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

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주 규범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4.33이고,생존 무

경우 4.05이며,t값이 2.10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36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4.35이고,생존 무 경우

3.95이며,t값이 2.974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

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

모 생존여부에 따른 행동의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행동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생존 유 경우 3.66이고,생존 무 경우

3.94이며,t값이 1.026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

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경로행동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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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조부모 생존여부별 차이분석 결과

항목 구분 N M SD t p

개인

상 이익

생존 유 517 3.68 1.340
1.023 .307

생존 무 43 3.46 1.299

사회

상 이익

생존 유 516 4.43 .778
2.333 .020

*

생존 무 43 4.13 .990

복잡성
생존 유 515 1.69 .988

-2.111 .035
*

생존 무 42 2.03 1.183

내 규범

신념

생존 유 515 4.41 .880
1.674 .095

생존 무 42 4.17 .839

외 규범

신념

생존 유 508 4.14 1.042
2.012 .045

*

생존 무 42 3.81 .949

진조건
생존 유 506 3.91 1.051

1.386 .166
생존 무 41 3.68 .979

자기성취
생존 유 510 4.07 .954

2.498 .013
*

생존 무 42 3.68 .958

경로태도
생존 유 517 4.47 .755

3.182 .002
**

생존 무 43 4.08 .925

주

규범

생존 유 512 4.38 .832
3.764 .000***

생존 무 42 3.87 1.111

지각된

행동통제

생존 유 516 4.33 .849
2.101 .036*

생존 무 43 4.05 .895

행동의도
생존 유 518 4.35 .841

2.974 .003
**

생존 무 43 3.95 .913

경로행동
생존 유 517 3.66 1.338

1.026 .305
생존 무 43 3.45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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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조부모 동거경험여부

아동의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여부에 따라 개인 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

잡성,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경로행동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다.그 결과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요인은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

동의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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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3.66이고,동거 무

경우 3.65이며,t값이 .080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936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

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개인 상 이익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상 이익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46이고,동거 무

경우 4.34이며,t값이 .81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71로 p값 기 인 .05보다 크

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

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사회 상 이익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복잡성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1.71이고,동거 무 경우 1.73

이며,t값이 -217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828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동거경

험여부에 따른 복잡성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내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46이고,동거

무 경우 4.31이며,t값이 2.030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43으로 p값 기 인 .05보

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

서 조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내 규범 신념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 규범 신념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19이고,동거

무 경우 4.01이며,t값이 2.078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38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외 규범 신념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조건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02이고,동거 무 경우

3.74이며,t값이 3.094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2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

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진조건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성취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11이고,동거 무 경우

3.94이며,t값이 2.110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35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

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자기성취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태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49이고,동거 무 경우

4.38이며,t값이 1.665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96으로 p값 기 인 .05보다 크므

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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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경험여부에 따른 경로태도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주 규범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43이고,동거 무 경

우 4.25이며,t값이 2.482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13으로 p값 기 인 .05보다 작

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

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주 규범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41이고,동거 무

경우 4.19이며,t값이 2.956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3로 p값 기 인 .05보다 작

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

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지각된 행동통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4.41이고,동거 무 경우

4.21이며,t값이 2.681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008로 p값 기 인 .05보다 작으므

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동거경험여부에 따른 행동의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행동에 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동거 유 경우 3.66이고,동거 무 경우

3.63이며,t값이 .245이다.이에 유의확률 p값이 .807로 기 인 .05보다 크므로 두 변

수 간에 평균차이가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조부모 동거경험

여부에 따른 경로행동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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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조부모 동거경험여부별 차이분석 결과

항 목 구분 N M SD t p

개인

상 이익

동거 유 313 3.66 1.373
.080 .936

동거 무 245 3.65 1.296

사회

상 이익

동거 유 312 4.46 .769
.811 .071

동거 무 245 4.34 .831

복잡성
동거 유 312 1.71 1.055

-.217 .828
동거 무 244 1.73 .940

내 규범

신념

동거 유 312 4.46 .822
2.030 .043

*

동거 무 244 4.31 .938

외 규범

신념

동거 유 308 4.19 1.001
2.078 .038

*

동거 무 241 4.01 1.078

진조건
동거 유 307 4.02 1.024

3.094 .002
**

동거 무 240 3.74 1.057

자기성취
동거 유 310 4.11 .951

2.110 .035
*

동거 무 241 3.94 .964

경로태도
동거 유 312 4.49 .738

1.665 .096
동거 무 246 4.38 .809

주 규범
동거 유 308 4.43 .827

2.482 .013
*

동거 무 244 4.25 .886

지각된

행동통제

동거 유 312 4.41 .812
2.965 .003

**

동거 무 245 4.19 .886

행동의도
동거 유 313 4.41 .819

2.681 .008
**

동거 무 246 4.21 .880

경로행동
동거 유 313 3.66 1.370

.245 .807
동거 무 245 3.63 1.293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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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

1.변수간의 상 계분석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한 주요 변수들의 계 즉 경로태도,주 규범,지각

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경로행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론구성과 연구설계에 의하여 나타난 제 요인에 한 계성 향을 분석하기

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 하 다.먼 제 요인 간의 계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상 계분석을 가설검증에 앞서 실시하 다.

상 계분석11)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해서 사용

된다.즉 하나의 변수가 련성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한 여부와 만약 련성

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

석방법이다.상 계의 성격은 인과 계가 아닐 수도 있으며,상 계계수12)는

두 변수 계의 상 성에 한 측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측정치가 아닌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계의 비율이나 백분율과는 다르다.즉 변수

간의 계의 정도와 방향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해서 표시해 주는 지수가 상 계수

이다(박희서 등,2002)상 계수 r은 「-1≤ r≤ +1」의 값을 갖고,측정된 데이

터가 좌표 에 정(+)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울 때 음(-0)의 상 계수를 갖

는다. 한 선형의 상 계를 갖지 않는 경우 상 계수는 0에 가까워진다.즉 상

계수로부터 상 계의 강약을 단하는 기 은 다음 <표 4-11>과 같다.

11)상 계를 분석할 때 두 변수 사이의 상 계에는 허 변수(spuriousvariable)나 혼란변수

(confoundingvariable)의 향이 모두 포함되므로 두 변수 사이의 순수한 계가 어떠한지

는 단정할 수 없다(김태일,1997).즉 두 변수 사이의 인과 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

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허 변수나 실제의 계보다 과 혹은 과소평가 되는 혼란변

수가 개입된 개연성이 있다(남궁근,1998).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정에서 변수 간의

상 계를 살펴보는 목 이 변수 간의 계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상 계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두 변수 간에 공동변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 악하여야 하며(Hair등,

1998),인과 계 여부는 AMOS분석으로 정하기로 한다.

12)원인변수의 변화가 결과변수의 변화와 련이 있는 경우 이 두 개의 변수는 상 계가 있

다고 말하며,상 계 계수를 가지고 단한다.상 계 계수의 통계 유의성은 계수의

크기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사회과학에서는 .3이상을 만족스러운 계로 본다

(Ajzen등,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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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상 계 기

기 범 상 계

.8≦ ∣r∣ 강한 상 있음

.6≦ ∣r∣ <.8 상 있음

.4≦ ∣r∣ <.6 약한 상 있음

∣r∣ <.4 거의 상 없음

자료 :SPSS에 의한 조사방법 통계분석(노형진,2006)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한 사

차로서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를 보면,복잡성과 경

로행동 간의 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 간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그리

고 복잡성의 경우에는 음(-)의 상 을 나타냈다.그 이유는 경로행동을 수행하는

데 어렵거나 귀찮거나 복잡하다고 인지할수록 경로태도에 부정 지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개인 상 이익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경로행동(r=.997),지각된 행동통

제(r=.313),행동의도(r=.283),사회 상 이익(r=.282),주 규범(r=.257),외

규범 신념(r=.250), 진조건(r=.246),내 규범 신념(r=.243),자기성취(r=

.237),경로태도(r=.199),복잡성(r=.008)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상 이익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행동의도(r=.689),지각된 행동통

제(r=.635),내 규범 신념(r=.637),경로태도(r=.627),자기성취(r=.611), 진

조건(r=.513),주 규범(r=.490),외 규범 신념(r=.430),경로행동(r=.284),

개인 상 이익(r=.282),복잡성(r=-.282)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상 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 경로행동을 제외하고, 진조건(r= -.324),경로태도(r= -.322),행동의도(r=

-.302),내 규범 신념(r=-.300),자기성취(r=-.297),사회 상 이익(r=-.282),

지각된 행동통제(r=-.251),주 규범(r=-.163),외 규범 신념(r=-.094),개

인 상 이익(r=.008)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규범 신념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사회 상 이익(r=r=.63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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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r=.634),지각된 행동통제(r=.586),경로태도(r=.575),자기성취(r=.560),

진조건(r= .540),주 규범(r= .471),외 규범 신념(r= .423),복잡성(r=

-.300),개인 상 이익(r=.250),경로행동(r=.243)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규범 신념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주 규범(r=.655),지각된 행

동통제(r=450),자기성취(r=.432),사회 상 이익(r=.430),경로태도(r=430),내

규범 신념(r=.423),행동의도(r=.386), 진조건(r=.368),개인 상 이익(r=

250),경로행동(r=.250),복잡성(r=-.094)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조건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자기성취(r=673),내 규범 신념(r=

.540),지각된 행동통제(r=.531),행동의도(r=.527),사회 상 이익(r=.513),경로

태도(r=448),주 규범(r=370),외 규범 신념(r=.368),복잡성(r=-.324),

경로행동(r=.251),개인 상 이익(r=.246)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성취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진조건(r= .673),사회 상 이익(r=

.611),지각된 행동통제(r=.594),행동의도(r=.580),내 규범 신념(r=.560),경

로태도(r= .554),외 규범 신념(r= .432),주 규범(r= .419),복잡성(r=

-.297),경로행동(r=.242),개인 상 이익(r=.237)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태도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행동의도(r= .655),지각된 행동통제(r=

.649),사회 상 이익(r=,627),내 규범 신념(r=.575),자기성취(r=.554),주

규범(r= .525), 진조건(r= .448),외 규범 신념(r= .430),복잡성(r=

-.322),경로행동(r=.203),개인 상 이익(r=.199)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규범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외 규범 신념(r=.655),지각된 행

동통제(r=.573),행동의도(r=.551),경로태도(r=.525),사회 상 이익(r=.490),내

규범 신념(r=.471),자기성취(r=.419), 진조건(r=.370),개인 상 이익(r=

.257),경로행동(r=.256),복잡성(r=-.163)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행동의도(r= .695),경로태도(r=

.649),사회 상 이익(r=.635),자기성취(r=.569),내 규범 신념(r=.58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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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r= .573), 진조건(r= .531),외 규범 신념(r= .450),경로행동(r=

.314),개인 상 이익(r=.313),복잡성(r=-.251)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도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지각된 행동통제(r=.695),사회 상 이

익(r=.689),경로태도(r=.655),내 규범 신념(r=.634),자기성취(r=.580),주

규범(r=.551), 진조건(r=.527),외 규범 신념(r=.386),복잡성(r=-.302),

경로행동(r=.286),개인 상 이익(r=.283)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행동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상 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 복잡성을 제외하고,개인 상 이익(r=.997),지각된 행동통제(r=.314),행동

의도(r=.286),사회 상 이익(r=.284),주 규범(r=.256), 진조건(r=.251),

외 규범 신념(r=.250),내 규범 신념(r=.243),자기성취(r=.242),경로태도

(r=.203)의 순으로 모두 유의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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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상 분석 결과

요인 1 2 3 4 5 6 7 8 9

1.개인
상 이익 1

2.사회
상 이익

.282
**

1

3.복잡성 .008
**

-.282
**

1

4.내
규범 신념

.243
**

.637
**

-.300
**

1

5.외
규범 신념 .250

**
.430

**
-.094

**
.423

**
1

6.자기성취 .237** .611** -.297** .560** .432** 1

7. 진조건 .246** .513** -.324** .540** .368** .673** 1

8.경로태도 .199** .627** -.322** .575** .430** .554** .448** 1

9.주 규범 .257** .490** -.163** .471** .655** .419** .370** .525** 1

10.지각된
행동통제

.313
**

.635
**

-.251
**

.586
**

.450
**

.594
**

.531
**

.649
**

.573
**

11.행동의도 .283
**

.689
**

-.302
**

.634
**

.386
**

.580
**

.527
**

.655
**

.551
**

12.경로행동 .997
**

.284
**

.010 .243
**

.250
**

.242
**

.251
**

.203
**

.256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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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반 인 부합도를 알아보기 하여 연구모형 검증을

AMOS 7.0을 이용하여 연구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카이제곱값()을 비롯하여

기 부합지수(GFI),조정부합지수(AGFI),원소간평균차이(RMR),등과 같은 부

합지수와 표 합지수(NFI),증 합지수(IFI),비교 합지수(CFI)등의 증 부합

지수,그리고 간명기 부합지수(PGFI)등의 부합도 지수를 가지고 연구모형의 부합

성을 단하고,고정지수를 가지고 가설의 부합성 여부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된 외생변수 개인 태도 신념(상 이익,사회 상

이익,복잡성)이 경로태도에,규범 신념(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이

주 규범에,통제신념( 진조건.자기성취)이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향요

인을 검증하 다. 한 내생변수 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 으며,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경로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 다.이를 통하여 경로행동에 한 이론

,실천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하기 한 연구모형을 검증하 다.

먼 카이제곱값 4606.579,자유도 54,카이제곱에 한에 한 p값 .000으로 나

타났으며,기 부합지수 .533,조정부합지수 .325,표 합지수 .243,증 합지수

.245,비교 합지수 .243등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합도가 다소 낮

게 나타났다.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3>과 같다.

<표 4-13>연구모형의 합도 지수

구분
합지수

(p) DF GFI RMSEA RMR

합지수 4606.579(.000) 54 .533 .387 .359

합기 - - .90이상 .08이하 .05이하

구분
증 합지수 간명 합지수

NFI IFI CFI AGFI

합지수 .243 .245 .243 .325

합기 .09이상 .0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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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제시된 각 변수들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외생변수 태도 신념

개인 상 이익만을 제외한 사회 상 이익,복잡성은 경로태도에,규범 신념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모두 주 규범에,통제신념 진조

건.자기성취 모두 지각된 행동통제에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내생변

수 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계가 있고,행동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에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주:수치는 경로계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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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설의 검증

가설에 한 요인 간의 인과 계는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가.가설 Ⅰ의 결과

<가설 Ⅰ>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은 경로태도에 정(+) 는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태도

신념은 경로태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F=131.317이고,

본 결과에 해 41.3%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 다.그러나 하 요인 개인

상 이익(p=.214)을 제외한 사회 상 이익(p=.000),복잡성(p=.000)만이 유의미

한 결과를 보 다.따라서 본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이는 Tornatzky와 Klein(1983),Rogers(1983),Davis외(1989)등의 연구와 동일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설 Ⅰ>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표 4-14>가설Ⅰ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2.159 .165 13.049 .000

개인 상 이익 .024 .020 .042 1.245 .214

사회 상 이익 .547 .034 .568 16.022 .000
***

복잡성 -.124 .026 -.163 -4.780 .000
***

F=131.317 수정된 R
2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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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설 Ⅱ의 결과

<가설 Ⅱ> 경로행동에 한 규범 신념은 경로행동의 주 규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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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은 주 규범에 통계 으로 유의미(p= .000)한 결과를 보 는데 F=

246.679이고,본 결과에 해 47.3%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 다.따라서 본 가설

은 채택 되었다.

이는 Neuman(1986),Vining과 Ebreo(1990),Granzin와 Olsen(1991),Jackson외

(1993),Lord(1994),김은희(2004)등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설

Ⅱ>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표 4-15>가설Ⅱ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455 .145 10.005 .000

내 규범 신념 .229 .033 .236 6.903 .000
***

외 규범 신념 .459 .028 .555 16.216 .000
***

F=246.679 수정된 R
2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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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설 Ⅲ의 결과

<가설 3> 경로행동에 한 통제신념은 경로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통제

신념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통계 으로 유의미(p= .000)한 결과를 보 는데 F=

172.904이고,본 결과에 해 38.7%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 다.따라서 본 가설

은 채택 되었다.

이는 Antil(1984), Simmons와 Widmar(1990), Vining과 Ebreo (1990),

DeYoung(1990),Howenstine(1993),McCarty와 Shrum(1993),Kline(1998)등의 연구

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설 Ⅲ>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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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가설Ⅲ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975 .129 15.302 .000

진조건 .397 .040 .445 9.828 .000
***

자기성취 .188 .037 .231 5.092 .000
***

F=172.904 수정된 R
2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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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설 Ⅳ의 결과

<가설 Ⅳ>경로행동에 한 태도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

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경로태도는 경

로행동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 F=174.610이고,본 결

과에 해 42.8%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

다.

이는 Davis 외(1989),Mathieson(1991),Geitz(1998),Lin과 Lu(2000),김태문

(2007),유시정․오정철(2007),임윤정(2008)등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가설 Ⅳ>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7>과 같다.

<표 4-17>가설Ⅳ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124 .158 7.109 .000

경로태도 .720 .035 .655 20.531 .000
***

F=174.610 수정된 R
2
=.428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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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설 Ⅴ의 결과

<가설 5> 경로행동에 한 주 규범은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주

규범은 경로행동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 F=121.299

이고,본 결과에 해 30.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

다.

이는 Perry와 Hamm(1969),Murry와 Schlacter(1990),Houston(1992),Aaker외

(1996),이수 (1996)등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설 Ⅴ>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8>과 같다.

<표 4-18>가설Ⅴ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977 .154 12.832 .000

주 규범 .541 .035 .551 15.527 .000
***

F=121.299 수정된 R
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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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설 Ⅵ의 결과

<가설 Ⅵ>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

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

F=521.555이고,본 결과에 해 48.2%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Ajzen과 Madden(1986),Doll과 Ajzen(1992),Limayem 외(2000),김정자

(2007)등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설 Ⅵ>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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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가설Ⅵ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339 .133 10.056 .000

지각된 통제행동 .692 .030 .695 22.838 .000
***

F=521.555 수정된 R
2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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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설 Ⅶ의 결과

<가설 Ⅶ>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 F=61.366

이고,본 결과에 해 9.7%의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

되었다.

이는 Ajzen과 Madden(1986),Doll과 Ajzen(1992),Limayem 외(2000),김정자

(2007)등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설 Ⅶ>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0>과 같다.

<표 4-20>가설Ⅶ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534 .275 5.572 .000

지각된 행동통제 .491 .063 .314 7.832 .000
***

F=61.366 수정된 R
2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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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Ⅶ-1>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체 경로행동에 정(+)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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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

과,지각된 행동통제는 신체 경로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 F=53.648이고,본 결과에 해 8.6%의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가설 Ⅶ-1>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1>과 같다.

<표 4-21>가설Ⅶ-1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565 .289 5.422 .000

지각된 행동통제 .481 .066 .296 7.324 .000***

F=53.648 수정된 R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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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Ⅶ-2> 경로행동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정서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

결과,지각된 행동통제는 정서 경로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 F=63.864이고,본 결과에 해 10.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가설 Ⅶ-2>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2>와 같다.

<표 4-22>가설Ⅶ-2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489 .277 5.372 .000

지각된 행동통제 .504 .063 .320 7.992 .000
***

F=63.864 수정된 R
2
=.101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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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설 Ⅷ의 결과

<가설 Ⅷ> 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p= .000)한 결과를 보 는데 F= 49.937이고,본 결과에 해

8.0%의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Hartwick외(1988),Venkatesh외(2000),박미진(2006),박종희(2007),이귀

경(2006)등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설 Ⅷ>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

<표 4-23>가설Ⅷ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711 .279 6.125 .000

행동의도 .448 .063 .286 7.067 .000
***

F=49.937 수정된 R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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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Ⅷ-1> 경로행동의도는 신체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경로행동의도는

신체 경로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 F=40.266이고,

본 결과에 해 6.5%의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Ⅷ-1>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4>와 같다.

<표 4-24>가설Ⅷ-1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811 .293 6.171 .000

행동의도 .423 .067 .259 6.346 .000
***

F=40.266 수정된 R
2
=.065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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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Ⅷ-2> 경로행동의도는 정서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검증결과,경로행동의도는

정서 경로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미(p=.000)한 결과를 보 는데 F=57.996이고,

본 결과에 해 9.2%의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Ⅷ-2>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25>와 같다.

<표 4-25>가설Ⅷ-2의 검증 결과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B 표 오차 베타

(상수) 1.570 .280 5.606 .000

행동의도 .484 .064 .306 7.616 .000
***

F=57.996 수정된 R
2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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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설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26>과 같다.

<표 4-26>가설검증 결과

가설 t F p
채택

여부

가설 Ⅰ.태도 신념 → 경로태도 13.049 131.317 .000
부분

채택

가설 Ⅱ.규범 신념 → 주 규범 10.005 246.679 .000 채택

가설 Ⅲ.통제신념 → 지각된 행동통제 15.302 172.904 .000 채택

가설 Ⅳ.경로태도 → 경로행동의도 20.531 174.610 .000 채택

가설 Ⅴ.주 규범 → 경로행동의도 15.527 121.299 .000 채택

가설 Ⅵ.지각된 행동통제 → 경로행동의도 22.838 521.555 .000 채택

가설 Ⅶ.지각된 행동통제 → 경로행동 7.832 61.366 .000 채택

Ⅶ-1.지각된 행동통제 → 신체 경로행동 7.324 53.648 .000 채택

Ⅶ-2.지각된 행동통제 → 정서 경로행동 7.992 63.864 .000 채택

가설 Ⅷ.경로행동의도 → 경로행동 7.067 49.937 .000 채택

Ⅷ-1.경로행동의도 → 신체 경로행동 6.346 40.266 .000 채택

Ⅷ-2.경로행동의도 → 정서 경로행동 7.616 57.996 .000 채택

주:1)t값이 ±1.96이상이면 채택,이하이면 기각, 2)t값은 상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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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연구결과에 한 종합 검토

1.인구특성별 차이분석 결과의 검토

본 연구는 아동의 경로행동을 측하고,이해하는 데 핵심 인 개념이나 변수들

에 을 두었고,경로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하 다.본

연구에서는 Ajzen과 Fishbein(1980)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구통계학 개인특성변수

와 같은 외부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들 변수들이 경로행동

에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에서 경로행동과 련이 있다는 을

인정하여 외부변수들 에서 연구모형의 변수들 하나 는 그 이상과 외부변수

가 계가 있을 경우에만 경로행동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Ajzen &

Fishbein,1980).외부변수들의 잠재 인 요성을 제하여 실시한 아동의 인구통

계학 특성변수와 경로행동 그 향요인과의 평균별 차이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의 검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평균 비교한 결과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경

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었다.

내 규범 신념은 여자가 남자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의

지각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심부름을 하

여야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어야 하고,공손한 말을 사용하여야하며,일을 도와주

어야 하고,노인과 화를 나 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내 규범 신념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외 규범 신념은 여자가 남자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의

지각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부모님은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야하고,심부

름을 하여야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어야 하고,공손한 말을 사용하여야하며,일을

도와주어야 하고,노인과 화를 나 어야 한다고 말 하신다고 생각하는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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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신념은 성별에 따라 차이(t=-2.541,p=.011)가 있었다.

경로태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의 지각정도

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고,심부름을 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일을 도와주고, 회를 나 는 것은 좋은 일이라

고 생각하는 등 경로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t=-4.331,p=.000)가 있었다.

주 규범은 여자가 남자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의 지각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부모님은 자신이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고,심부

름을 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일을 도와주고, 회를

나 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 등 주 규범은 성별에 따라 차이(t=

-2.788,p=.005)가 있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여자가 남자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의

지각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즉 자신의 결정에 따라 노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심부름을 할 수 있으며,무거운 짐을 들어 수 있고,공손한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며,일을 도와주고, 화를 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지각된 행동통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t=-2.661,p=.008)가 있었다.

행동의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의 지각정도

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즉 앞으로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고,심부름을 할 것이며,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일을 도와주고, 화를 나 기 하

여 노력하겠다는 등 행동의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t=-2.004,p=.046)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경로태도,주 규범,지

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수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다.이에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성별의 차이는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경로태도,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수에 해서만 경로행동을 측하는 외부변수로

합함을 알 수 있다.

나.학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의 검토

학년에 따른 차이를 평균 비교한 결과 개인 상 이익,외 규범 신념, 진

조건,자기성취,경로행동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112 -

개인 상 이익은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

써 4학년,6학년,5학년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경로행동을

함으로써 칭찬이나 선행상을 받고,착한 어린이로 보인다면 극 으로 경로행동을

하겠다는 등 개인 상 이익은 학년에 따라 차이(F=10.444,p=.000)가 있었다.

외 규범 신념은 6학년이 4학년과 5학년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

써 6학년,4학년,5학년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부모님은 노인

과 사이좋게 지내야하고,심부름을 하여야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어야 하고,공손

한 말을 사용하여야하며,일을 도와주어야 하고,노인과 화를 나 어야 한다고

말 하신다고 생각하는 등 외 규범 신념은 학년에 따라 차이(F=4.329,p=

.014)가 있었다.

진조건은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4학년,

6학년,5학년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거

나 심부름 하는 일은 힘들지 않고,공손한 말을 사용하거나 일을 도와주는 데 노력

이 필요하지 않으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화를 나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진조건은 학년에 따라 차이(F=3.399,p=.034)가 있었다.

자기성취는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4학년,

6학년,5학년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거

나 화 는 일을 돕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어떻게 심부름을 하는지 알고 있으

며,사용할 공손한 말에 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기성취는 학년에 따

라 차이(F=3.216,p=.041)가 있었다.

경로행동은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4학년,

6학년,5학년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의 심부름을 하고,

짐을 들어주며,일을 도와주는 등 신체 경로행동과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고,공

손한 말을 사용하며, 화를 나 는 등 정서 경로행동 모두 산술평균이 4학년,6

학년,5학년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라 차이(F=10.426,p=.000)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개인 상 이익, 진조건,자기성취,경로행동의 변수는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에 비해 높다.반면 외 규범 신념의 변수는 6학년이 4학년과 5학

년에 비해 높다.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년의 차이는 개인 상 이익,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 경로행동의 변수에서 해서만 경로행동을 측

하는 외부변수로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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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의 검토

지역에 따른 차이를 평균 비교한 결과 개인 상 이익,경로행동의 변수에서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인 상 이익은 남이 서울과 주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 주,서울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경로행동을 함으로써

칭찬이나 선행상을 받고,착한 어린이로 보인다면 극 으로 경로행동을 하겠다는

등 개인 상 이익은 지역에 따라 차이(F=6.551,p=.002)가 있었다.

경로행동은 남이 서울과 주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

주,서울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의 심부름을 하고,짐을

들어주며,일을 도와주는 등 신체 경로행동과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 화를 나 는 등 정서 경로행동 모두 산술평균이 남, 주,서

울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차이(F=7.172,p=.001)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개인 상 이익,경로행동의 변수는 남이 서울과 주에 비해

높다.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의 차이는 개인 상 이익,경로행동의 변수

에 해서만 경로행동을 측하는 외부변수로 합함을 알 수 있다.

라.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의 검토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차이를 평균 비교한 결과 사회 상 이익,복잡성,외

규범 신념,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회 상 이익은 생존 유가 생존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

존 유,생존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

거나 화를 나 면 노인이 외롭지 않을 것이고,심부름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

어주면 기뻐할 것이며,공손한 말을 사용하거나 일을 도와주면 우리의 좋은 풍습이

지켜질 것이라는 등 사회 상 이익은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차이(t=2.333,p=

.020)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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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은 생존 무가 생존 유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존 무,생

존 유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무거

운 짐을 들어주는 일은 어렵고,심부름을 하거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귀찮

으며,일을 도와주는 것은 힘들고, 화는 나 는 것은 성가시다는 등 복잡성은 조

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차이(t=-2.111,p=.035)가 있었다.

외 규범 신념은 생존 유가 생존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존 유,생존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부모님은 노인과 사

이좋게 지내야하고,심부름을 하여야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어야 하고,공손한 말

을 사용하여야하며,일을 도와주어야 하고,노인과 화를 나 어야 한다고 말 하

신다고 생각하는 등 외 규범 신념은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차이(t=2.012,p=

.045)가 있었다.

자기성취는 생존 유가 생존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존 유,

생존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화 는 일을 돕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어떻게 심부름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사

용할 공손한 말에 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기성취는 조부모 생존여

부에 따라 차이(t=2.498,p=.013)가 있었다.

경로태도는 생존 유가 생존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존 유,

생존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고,심

부름을 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일을 도와주고, 회를

나 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 경로태도는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차이

(t=3.182,p=.002)가 있었다.

주 규범은 생존 유가 생존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존

유,생존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부모님은 자신이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고,심부름을 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일

을 도와주고, 회를 나 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 등 주 규범은 조

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차이(t=3.746,p=.000)가 있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생존 유가 생존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

존 유,생존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자신의 결정에 따라

노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심부름을 할 수 있으며,무거운 짐을 들어 수 있

고,공손한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며,일을 도와주고, 화를 나 수 있다고 생각하

는 등 지각된 행동통제는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차이(t=2.101,p=.036)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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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동의도는 생존 유가 생존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존 유,

생존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앞으로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

고,심부름을 할 것이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일을 도와

주고, 회를 나 기 하여 노력하겠다는 등 행동의도는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차이(t=2.974,p=.003)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사회 상 이익,외 규범 신념,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수는 생존 유가 생존 무에 비해 높다.반면

복잡성의 변수는 생존 무가 생존 유에 비해 높다.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부모

생존여부의 차이는 사회 상 이익,외 규범 신념,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수에 해서만 경로행동을 측하는 외부

변수로 합함을 알 수 있다.

마.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의 검토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를 평균 비교한 결과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내 규범 신념은 동거 유가 동거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거 유,동거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

내야 하고,심부름을 하여야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어야 하고,공손한 말을 사용

하여야하며,일을 도와주어야 하고,노인과 화를 나 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내 규범 신념은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t=2.030,p=.043)있었다.

외 규범 신념은 동거 유가 동거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거 유,동거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부모님은 노인과 사

이좋게 지내야하고,심부름을 하여야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어야 하고,공손한 말

을 사용하여야하며,일을 도와주어야 하고,노인과 화를 나 어야 한다고 말 하

신다고 생각하는 등 외 규범 신념은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t=2.078,p=

.038)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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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조건은 동거 유가 동거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거 유,

동거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심

부름 하는 일은 힘들지 않고,공손한 말을 사용하거나 일을 도와주는 데 노력이 필

요하지 않으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화를 나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

하는 등 진조건은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t=3.094,p=.002)가 있었다.

자기성취는 동거 유가 동거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거 유,

동거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화 는 일을 돕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어떻게 심부름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사

용할 공손한 말에 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기성취는 조부모 동거여

부에 따라 차이(t=2.110,p=.035)가 있었다.

주 규범은 동거 유가 동거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거

유,동거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부모님은 자신이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고,심부름을 하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일

을 도와주고, 회를 나 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 등 주 규범은 조

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t=2.482,p=.013)가 있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동거 유가 동거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

거 유,동거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자신의 결정에 따라

노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심부름을 할 수 있으며,무거운 짐을 들어 수 있

고,공손한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며,일을 도와주고, 화를 나 수 있다고 생각하

는 등 지각된 행동통제는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t=2.965,p=.003)가 있었

다.

행동의도는 동거 유가 동거 무보다 산술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동거 유,

동거 무의 순으로 지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즉 앞으로 노인과 사이좋게 지내

고,심부름을 할 것이며,무거운 짐을 들어주고,공손한 말을 사용하며,일을 도와

주고, 회를 나 기 하여 노력하겠다는 등 행동의도는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t=2.681,p=.008)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수는 동거 유가 동거 무에 비해 높다.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부모 동거여부의 차이는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

념, 진조건,자기성취,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변수에 해서

만 경로행동을 측하는 외부변수로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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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알아본 인구통계학 변수들이 경로행동의 연구변수들에 체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부변수 역시 연구모형에 하여 요

한 참고요인이라고 밝힌 Ajzen과 Fishbien(1980)의 주장과 같이 본 연구에서 연구

모형의 외부변수로서 부분 이나마 간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이로써 본 연구의 경로행동에 한 이해의 폭을 넓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7개의 외생변수와 4개의 내생변수가 경로행동을 으로 설명하는 근본 인

요인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경로행동에 간 인 향을 미치는 복합 요인의

존재를 측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27>과 같다.

<표 4-27>인구특성별 차이분석 결과

구분 성별 학년 지역
조부모

생존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개인 상 이익 채택 채택

사회 상 이익 채택

복잡성 채택

내 규범 신념 채택 채택

외 규범 신념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진조건 채택 채택

자기성취 채택 채택 채택

경로태도 채택 채택

주 규범 채택 채택 채택

지각된 행동통제 채택 채택 채택

행도의도 채택 채택 채택

경로행동 채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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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모형 가설검증 결과의 검토

가. 반 인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합하며,모든 가설들이 채택 는 부분채택되

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경로행동에 있어 계획된 행동이론

이 설명하는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과 지

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에 미치는 향이 반 으로 지지됨으로써 계획된 행동이론

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경로행동 연구에 있어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유용성

을 확인해 주었다. 한 계획된 행동이론에 포함되지 않은 복잡성 변수 역시 태도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연구모형 가설의 검증

결과는 의도하 던 본 연구의 목 을 지지하 으며,개념 모형의 근거가 되었던

계획된 행동이론과 반 으로 일치하 다.

첫째,경로행동은 행동의도(경로계수=.110)와 지각된 행동통제(경로계수=.210)로

부터 직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된 행동이론이 합리 행동이론보

다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경로행동의 수행성과는 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

제의 제고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지각된 행동통제(경로계수=.453),경로태도(경로계수=.364),주 규범

(경로계수=.179)순으로 행동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

동의도의 제고를 해서는 아동이 경로행동에 한 통제 신념을 가지는 것이 가

장 요한 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태도가 주 규범,지각

된 행동통제보다 더 요한 변수임을 입증(Trafimow & Finlay,1996)하고,연구

상의 행동,맥락,행 자들 사이의 개인차에 따라서 상 인 향력이 달라진다

(Ajzen & Fishbein,1980)고 한 기존의 연구들(Fishbein & Ajzen,1975,1980;

Trafimow & Finlay,1996)과 일 되지 않는 결과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기존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로 이루어진 연구와 같이 경로분석으로 측

정함으로써 모형의 합성을 재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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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설검증의 결과검토

(1)경로태도

경로행동에 한 태도 신념 개인 상 이익을 제외한 사회 상 이익(p=

.000),복잡성(p=.000)이 경로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회귀식을 통한 값을

산정하여 2.582로 나타났다.이는 경로태도가 태도 신념에 의해 부분 이나 직

으로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로태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아동이

경로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경로효친이라는 우리의 미풍양속이 지켜지고,노인이 기

뻐하며,노인의 외로움이 경감 될 것이라는 인식을 높이고,경로행동을 수행하는

일이 복잡하고,귀찮은 일이라고 인식을 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을 시사

하고 있다.

(2)주 규범

경로행동에 한 규범 신념 내 규범 신념(p=.000),외 규범 신념

(p=.000)이 주 규범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회귀식을 통한 값을 산정하며

2.142로 나타났다.이는 주 규범이 규범 신념에 의해 직 인 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로행동의 주 규범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아동이 경

로행동은 수행하여야 마땅한 행동이라는 개인 신념 즉 내 규범 신념과 아동

의 거인이 되는 부모를 통하여 외 규범 신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3)지각된 행동통제

경로행동에 한 통제신념 진조건(p=.000),자기성취(p=.000)는 지각된 행

동통제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회귀식을 통한 값을 산정하며 2.560으로 나타났

다.이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통제신념에 의해 직 인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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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지각된 행동통제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나 노력,시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아동이 경로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조건을 보강하고,경로

행동에 한 기술 근이 용이하도록 아동의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4)행동의도와 경로행동

경로태도(p=.000),주 규범(p=.000),지각된 행동통제(p=.000)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체 경로행동(p=.000)

과 정서 경로행동(p= .000)에 향을 미치고,행동의도는 신체 경로행동(p=

.000)과 정서 경로행동(p=.000)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모든 가설을 지지하 다.

가설의 향력에 한 회귀 값의 결과는 다음 <표 4-28>과 같다.

<표 4-28>가설에 한 회귀값의 결과

구분    값

경로태도 태도 신념 2.159+.547-.124 2.582

주 규범 규범 신념 1.455+.229+.458 2.142

지각된 행동통제 통제신념 1.975+.397+.188 2.560

행동의도

경로태도 1.124+.720 1.844

주 규범 1.977+.541 2.518

지각된 행동통제 1.339+.692 2.031

경로

행동

신체
지각된 행동통제

1.565+.481 2.046

정서 1.489+.504 1.993

신체
행동의도

1.811+.423 2.234

정서 1.570+.48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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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한 연구모형을 통하여 경로행동의 요한

향요인으로 확인된 다양한 변수들의 상 인 향력을 규명하 다. 한 본 연구

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사이의 계를 분석하여 노인소외 상 경감방안을

해 효율 인 경로행동을 진하고자 이론 ·실천 방안을 제시 하 다.

반 인 모형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회귀분석을 이용

한 가설검증의 결과 개인 상 이익을 제외한 사회 상 이익,복잡성은 경로태

도에 유의미한 인과 계가 있고,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은 주 규

범에 유의미한 인과 계가 있으며, 진조건,자기성취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

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구모형의 가설에서 설정한 매개 내생요

인의 방향,즉 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신

체 경로행동,정서 경로행동에 미치는 향 계로 설정한 가설이 모두 지지되

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체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요인분석 결과 이론 검토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모든 요인은 경로행동에

직·간 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분산분석 t-Test결과 성별 간의 차이는 요인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이들 모든 요인들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학년 간의 차이는 요인 개인 상 이익,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

취,경로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개인 상 이익을 제외한 부분의 요

인들에 해 학년이 낮을수록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지역 간의 차이는 요인

개인 상 이익,경로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 주,서울 순으로

요인들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조부모 생존여부 간의 차이는 사회

상 이익,복잡성,외 규범 신념,자기성취,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

동통제,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데 조부모 생존 유 경우가 조부모 생존

무 경우보다 요인들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조부모 동거여부 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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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 규범 신념,외 규범 신념, 진조건,자기성취,주 규범,지각

된 행동통제,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조부모 동거 유 경우가 조부모

동거 무 경우보다 요인들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를 통하여 학년이

낮고,농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조부모가 생존 해 계시고,동거의 경험 있는 여

자 아동이 요인들에 가장 정 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본 연구에서 매개 내생변수들로 고려했던 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의 요인은 모든 외생요인과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행동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향력은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경로태도

순으로 특히 행동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 규범이고,주

규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 규범 신념과 외 규범 신념

내 규범 신념으로 나타났다.이는 내 규범 신념이 강할수록 주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을 알 수 있다.좀 더 극 인 경로행동의 수행을

해서는 아동의 개인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가장 요하게 다

야 할 것이다.

넷째,지각된 행동통제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조건과 자기성취

진조건으로 나타났다.이는 진조건이 갖춰질수록 지각된 행동통제가 강하게 작

용하게 될 것이라는 을 알 수 있다.좀 더 극 인 경로행동의 수행을 해서는

경로행동을 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실천 측면의 근을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경로태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상 이익,복잡성으로

나타났다.이는 복잡성의 인지정도가 클수록 경로태도에 더욱 부정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을 알 수 있다.좀 더 극 인 경로행동의 수행을 해서는 경로행

동에 한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행동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체 경로행동과 정서 경로행동

모두 신체 경로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직 수행하

는 신체 경로행동을 아동 자신의 결정에 따라 수행함을 알 수 있다.좀 더 극

인 신체 경로행동의 수행을 해서는 경로행동은 일상에서 아동 스스로 선택

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정서 경로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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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함의

본 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 ,실천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1.이론 함의

연구모형 가설의 검증결과는 의도하 던 본 연구의 목 이 지지되어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은 경로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 인 이론 배경을

제공한다.여러 선행연구를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유도함으로써,경로행동의 다양한

향요인들의 상 향력 평가가 가능하 다. 한 본 연구모형은 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와 같은 경로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매개하는 요

소를 찾을 수 있었다.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함의를 갖는다.

첫째,본 연구가 이론 근거로 삼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아동의 행동에

용,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학 분야의 행동연구이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

된다.그 동안 사회복지학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모형을 용하여 개인의 태도,행

동수행,행동변화에 해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따라서 개인 행동의

동기요인과 결정요인의 향정도를 밝 으로써 실천 로그램 효과와 정책

결과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배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을 경로분석으로 측정함으로써 연구모형

의 합도와 경로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계뿐만 아니라 실질 인 경로행동에 이르는 향 계를 분석하 다.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들의 분석과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하 다.

셋째,지각된 행동통제가 경로행동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경로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이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합리 행동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에 충분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넷째,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이론에서 증명된 이들 향요인들과 행동과의 계를

사회복지학 분야에 도입하여 연구결과에서 경로행동에 한 경로태도,주 규

범,지각된 행동통제의 계가 지지되었다.사회복지 실천 장에서 클라이언트 개

인의 특정 행동을 측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실천 연구모형의 기 로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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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2.실천 함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경로행동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여 신체 경로행동

과 정서 경로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연구결과는 아

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경로행동에 한 문제인식 제고와 실천

근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노인소외 상에 심

이 있거나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행정가,학자,사회복지 실천가들의

활용자료로써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소외 상

경감을 목 으로 아동의 극 인 경로행동을 진시키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실

천 함의를 갖는다.

첫째,신체 경로행동과 정서 경로행동을 진하기 하여 주 규범을 강

화해야 한다.이를 하여 아동의 내 규범 신념 강화를 통한 주 규범의 강

화를 한다.즉 사회에서 합한 실질 효 개념을 정립 한 후 아동을 상으

로 한 ‘효(孝) 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아동의 특성을 고려

하여 독서, 화를 매개한 아동의 시청각을 자극한다거나 아동을 상으로 한 노인

의 자원 사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과 노인의 계의 질을 높인다면 어른을 우하

고,공경하는 행동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

운 행동라고 느낄 수 있는 ‘경로실천 로그램’등이 요구된다.이러한 로그램을

통하여 경로행동은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는 행동이라는 아동 자신의 내 규범

신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외 규범 신념 강화를 통한 주 규범의 강화를 하여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단 자원 사 로그램’을 제안한다. 를 들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정

기 인 자원 사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경로행동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모델링

과 더불어 자녀에게 경로행동 수행을 권유하고,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면 아동의 외 규범 신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신체 경로행동과 정서 경로행동을 진하기 하여 지각된 행동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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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 한다.이를 하여 경로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진조건을 구비하

여야 한다.즉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힘들지 않으며,시간 여유를 가지고

경로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사회복지 실

천 장에 한 이해가 풍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주도 하에 아동들의 능력과 심

에 높이를 맞춘 다양한 유형의 노인 상 자원 사 로그램 등을 운용하여 노

인을 돕는 기회를 마련해 다면 향후 불특정 다수의 노인에 한 경로행동을 자

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기성취를 향상시켜야 한다.아동들이 서로 경로행동에 한 정보를 용이

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을 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를 들면 노화

에 한 이해,노인에게의 근법,존 어 사용법,어른을 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법,경로행동과 련한 사례들에 하여 조사하고,토론할 수 있는 장과 이를 실행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인과의 공유활동 기회가 제공된다면 좀 더 효율 으로

경로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신체 경로행동과 정서 경로행동을 진하기 하여 경로태도를 강화해

야 한다.이를 하여 경로행동 수행에 한 복잡성을 제거해야한다.즉 경로행동

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힘들다는 생각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인지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로행동 시연 로그램을 기획하고,운 하여 아동이 직

경로행동을 경험해 본다면 경로행동 수행이 결코 어렵고,복잡한 일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 상 이익에 한 인식이 향상되어야 한다.아동이 경로행동을 극

으로 수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소외감이 경감되고,노인들이 기뻐하실 것이며,우

리 사회의 미풍양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인식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경로효친사상 경로행동에 한 팜 렛이나 책자 발간,강연회,공익 고, 시

회, 짓기 표어짓기 회 등을 통한 계몽이 이루어진다거나 세 통합 로그

램에 참여하여 노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경험한다면 경로행동에 한 의식이 변

화되고,이에 따른 자 심을 갖게 됨으로써 극 으로 경로행동을 수행하고자 노

력할 것이다.

넷째,아동의 경로행동 진을 한 노인의 능동 이고, 극 인 행동이 필요하

다.아동이 경로행동의도가 행동수행으로 이루어지기 하여 노인의 부정 인 모습

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아동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노인 스스로

외모,건강,정서,경제,사회 계 등 각 역에서 자신을 리하고자 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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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사회복지 기 에서는 가령 외모 리를 한 메이크업,의복코디,이미

지컨설 등이나 건강 리를 한 요가,무용,게이트볼,건강체조 등과 같은 운동

로그램,질병 방 로그램, 양 보건 로그램 등,정서 리를 한 다양한

술치료의 문 개입,신앙교육,가족 로그램 등,경제 리를 한 자산 리

로그램,합리 소비생활 교육 등,사회 계를 한 컴퓨터 교육,동아리

자원 사 활동,노인에 의한 교육 로그램 등이 노인복지차원에서 개발·제공하여

야 한다.한편 노인들은 이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개선해 간다면 아동은 보

다 능동 으로 노인에게 근하여 경로행동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아동의 경로

행동을 측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이를 바탕으로 이론 ·실천 측면의 함의를

제시하 다.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되지 못한 다른 변수,

가령 경로행동에 한 지식,노화에 한 지식,노인에 한 지각된 가치,노인에

한 이미지 등과 같은 변수를 찾아 잠재변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이는 새로

운 잠재변수를 용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

이며,새로운 측정도구나 연구모형이 개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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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할머니(할아버지)에 해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는 것입니다.여러분이 답하신 이 결과는 보다 행복한 할머니(할아

버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여 노력하는 연구자들에게 소 한 자료가 될 것입

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개인 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으며, 한

연구 이외의 목 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설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다음의 질문을 자세히 읽고,해당하는 곳에 ✓를 하여주십

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월

조선 학교 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오 을 임 교수

연구자 :박사과정 고은교

12_01@hanmail.net

♣ 본 설문지에서 말하는 할머니(할아버지)는 친가와 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를

포함하여 주변에서 만나 본 모든 할머니(할아버지)를 말합니다.

1.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하는 본인의 행동에 한 설명입니다.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경로행동)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1-1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잘 들어 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 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잘 나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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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에 한 생각을 설명입니다.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경로태도)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2-1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주는

것은 기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것은 기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께 하는 여러분의 행동에 한 부모님의 생각에 한

설명입니다.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표하여 주십시오.(주 규범)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3-1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잘

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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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하는 본인 행동에 한 결정입니다.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지각된 행동통제)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4-1
내가 원한다면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의 결정에 따라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내가 하고자 하면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의 결정에 따라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내가 원하면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내가 하고자 하면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화를 나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앞으로 하려는 본인의 행동에 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행동의도)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5-1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기 해

노력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극 으로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 드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 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6
나는 앞으로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기 해

극 으로 노력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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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7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본인이 행동하는 이유에 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6.개인 상 이익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6-1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칭찬을 받는다면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여 선행상을 받는다면

심부름을 잘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6-3
할머니(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나를 다른

사람이 착한 어린이로 본다면 짐을 들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4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할 때 칭찬을

받는다면 공손한 말을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5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어 선행상을 받는다면

잘 도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6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나를 다른 사람이

착한 어린이로 본다면 극 으로 화를 나 겠다.
① ② ③ ④ ⑤

7.사회 상 이익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7-1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면

할머니(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2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

할머니(할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3 할머니(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면 기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4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면 우리의

좋은 풍습이 지켜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5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 우리의 좋은

풍습이 지켜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6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화를 나 면

할머니(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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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하는 본인이 행동할 때 한 설명입니다.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복잡성)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8-1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2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은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8-3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주기

일은 어렵고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8-4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일은 귀찮다. ① ② ③ ④ ⑤

8-5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일은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8-6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일은 성가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에 따른 본인의 믿음에 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내 규범 신념)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9-1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2
나는 가능한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3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어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4
나는 반드시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5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6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일은 나와

할머니(할아버지)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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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께 하는 부모님의 행동에 한 설명입니다.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외 규범 신념)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10-1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2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해야

한다고 말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3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4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5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6
부모님은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잘

나 어야 한다고 말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에 따른 본인의 능력입니다.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자기성취)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11-1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11-2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11-3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들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4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사용할 공손한 말에 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5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 하여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6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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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다음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에 한 설명입니다.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진조건)

문항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조
그
지
않다.

그
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

12-1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힘들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2 내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3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들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4
나는 할머니(할아버지)께 공손한 말을 사용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5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도와주 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2-6
나는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화를 나 수 있는 시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한 곳에만 ✓표 해 주세요.

13-1.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 ) ② 여자 ( )

13-2.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① 4학년 ( ) ② 5학년 ( )③ 6학년 ( )

13-3.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 )② 주 ( )③ 남 ( )

13-4.양가(친가,외가)할머니(할아버지) 살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① ( ) ② 아니오 ( )

13-5.양가(친가,외가)할머니(할아버지)와 과거에 함께 살았거나 재 살고

있나요?

① ( ) ② 아니오 (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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