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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1.

아탄 란 간 모든 상 경험(Ego-resiliency)

과 삶 거움 도 어 움 다루 한 개 특,

특 달단계에 과업 행 나 취 공,

한 한 심리학 학 사 학 등 다, ,

양한 야에 한 연 가 루어지고 다[1,2]. 1960

에 해 처 아탄Block ‘역경

극복하는 능 ’ 는 ‘탄 (Resilience)’과는

별 는개 특 과 생맥락 에 그[3-5], (trait)

차 해 볼 다 아탄 개. ‘ 격특

(Personality trait)’에 하여 격 달 맥락에 는

개 탄, ‘과 ’ 맥락에 역경 나 변,

한 ‘역동 달 과 ’ 통해 는 개

아탄 개 아래에 탄 포함 다고[2-4],

볼 다 에 연 들 연[6]. ‘ 격’ 지

‘과 ’ 지에 라 아탄 과 탄(Ego resiliency)

하게 하여 사용할 것 강 하 다(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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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 에 는 아탄 과 탄 용[4,5,7].

하여 사용하고 는 결과 해당 개 들 역경과,

같 상 에 어떻게 용 는지 과 하게 내지

못하거나 한 재 한 계 가 드 하지 못하 개, ,

들 하는 실 하게 고 나아가 책,

에도 향 끼 게 다[3,4,7].

아탄 란 개 주 심리학 학 사 학에, ,

사용 는 개 나 내 간 역에 상 연 는 시 단

계 아직 미 한 편 다 아탄 내 간 학 연[8].

살펴보 아탄 과 간 사 업 과 간 업, [8],

행 공감피 등 아탄 과 간[9], [10] ,

학생 학생 해결능 실습만 도[11], [12], [13]

연 가 었다 들 연 살펴보 아탄. ,

탄 가 아(Resilience) ego-resiliency

닌 하거나 아탄 개self-resiliency [9,10],

과 탄 개 용하여 사용하고 었 탄[12,13],

도 아탄 하고 었다 같[11].

아탄 탄 과 용 어 사용 고 개 차,

별 하여 결과 연 질에 향 다는

에 볼 아탄 에 한 개 료 하는 것 필

함 알 다 실 내 헌에 는 아탄.

개 도 개 과 통한 개 하

는 연 들 심리학 학 역에 행 고,

간 학 맥락에 아탄 개[1-3,6,14,15],

한 상태 다.

개 시간과 맥락에 해 향 는 역Rodgers[16]

동 본질 개 통한 개 료 는 학 에,

용하고 미 는 개 시키고 지식 시키

는 한 과 효과 사 통 가능하게 해 다,

고 하 다 간 연 에 개 간 상. , ,

통 하 한 간 개 한 는 곧, ,

간 실 간 학 에 여한다 한. Rodgers[16]

는 간 학 에 개 다 학 에 ‘차용 ’것 경우

맥락과 시간 차원에 다학 개 비 는 매우 용

하 개 통해 향후 연 향 시하는 것 개,

가장 한 결과라 하 다.

간 상 지 변 하고 연 는 많,

들 다양한 맥락 에 해 해 다는,

에 진 개 간 상 맥락 안에

심 개 료 시키는 매우 용한 라 할

다 에 본 연 에 는 진[16]. Rodgers[16]

용하여 아탄 개 하고 하 본 연,

에 진 탕 아탄 에 간 실

연 에 료 공할 것 사료 다.

연구목적2.

본 연 는 진 에 라 아탄Rodgers[16]

개 통합 하여 그 하게 해하고․

시도 었다 특 간 에 아탄 에 한 실 연 가.

미비한 계 다 학 에 실시 연 헌 통

해 아탄 개 해하고 하 다.

연구방법

자료수집1.

본 연 료 집 간 에 해 본격Block[17]

아탄 개 후 월1980 2015 4

지 진행하 아탄 개 과 행,

결과 찾 하여 내 헌 경우 ‘ 아탄 ’ 주

어 하여 한 학 보원에 공하는 학 연 보

비스 한(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과학 보연 원에 공하는 가과학 보

도(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검색엔진 통해(National Assembly Library, NAL)

헌 검색하 다 헌 해 는. CINAHL, PubMed

용한ProQuest MEDLINE, PsychINFO, Scopus

등 검색엔진 통해 ‘ego-resiliency’, ‘ego-resilience’,

‘ego-resilient’ 주 어 하여 어 헌 검색

하 다 베 스에 검색한 헌 에. Block[17]

집필한 포함하 헌 목과1 ,

한 후 차 집 료에 해 보하 다.

포함기준1)

� 월 월 지1980 1 2014 12

� 어 (Full text)

는

� 아탄 개(Ego resiliency or trait resilience) ,

특 등 악하 한 연

� 심사 원 심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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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2)

� 탄 과 아탄 개 용한

� 특 상 변 프 그램 등 하 해 아탄, ,

변 매개변 만 용하고 개 나 특

하지 않는

� 각 보고 학 포스 포함, ( )

최종 료수집3)

검색엔진 통해 건 건1794 ( 1188 , 606

건 검색 었 목 검토 필 시) , ,

하여 포함 과 엄격 용한 결과 건30 (

건 건 헌 도 었다 검색엔진 에 참고9 , 21 ) .

헌 등 통해 개 가하4 ,

아탄 에 한 개 처 개한 한Block[17]

책 포함하여 개 과 책 아탄1 34 1

개 에 용 었다(Figure 1).

자료분석2.

료 가 시한 진 단계Rodgers[16]

차 진행하 헌에 심개 에 한,

료 하 하여 필 한 경우 각 단계 복,

행하여 료 진행하 다.

아탄 개 과 그 특징들 악하 하

여 해당 독한 뒤 째 독 시(full text) ,

에는 각 에 해 개 행Rodgers ( ,

Figure 1. Literature search and sel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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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체용어 개 탕 리하, , ) ,

다 한 각 다루어진 학 과 아탄 연. ,

상 항목 가하여 각 별 해당하는 내용 경우

에 맞게 료 리하 다 는 료, . Rodgers[16]

하는 과 에는 각 헌에 나타나고 는 개 에 한

합 는 내용 해야 하 지 않는,

개 에 한 한 통찰 시하는 경우에(outlier)

는 료 에 포함하여 할 필 가 언

하고 다 에 본 연 는. ‘ 타’라는 항목에 해당 내용

리하 다(Table 1).

연구결과

문헌에서제시된자아탄력성의정의들1.

는 연 헌에 각 연 들 한 심Rodgers[16]

개 실 는 그 악하는(Real definition)

한 료 공해 다고 하 다 에 본 연 는 아.

탄 악하 단계 헌에 하고

는 아탄 에 한 하 다 헌에(Table 2).

나타난 아탄 는 다양한 에 었 나,

각 에 내포하는 공통 는 아탄 개

격 특 주 안에 그리고 경 맥락 안에,

하고 었다 는 아탄 개 격 하는.

근원 ‘ 아(ego)’에 고 다는 에 한 것

시간 에 한 변 나 차 는 살펴볼[18],

없었다.

개념의속성2.

개 하고 료 하는 것 개 에 가

장 한 업 , ‘개 특 엇 가?’라는

악할 런 들 사 가 아닌 실,

한다고 하 다 헌에(real definition) [16]. 복

Table 2. Some of the Definitions of Ego-resiliency

Author (s). [year, reference no.] Definition

Gjerde PF, et al. [1986, 29] Individual's dynamic capacity to modify his or her modal behavior in the face of changing
environmental demand characteristics

Block J, et al. [1996, 6] The dynamic capacity of an individual to modify a characteristic level of ego-control, in
either direction, as a function of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context,
so as to preserve of enhance system equilibration

Klohnen EC. [1996, 2] A personality resource that allows individuals to modify their characteristic level and
habitual mode of expression of ego-control so as to most adaptively encounter, function
in, and shape their immediate and long-term environmental context

Luthar SS, et al. [2000, 4] A set of traits reflecting general resourcefulness and sturdiness of character, and flexibility
of functioning in response to varying environmental circumstances

Letzring T.D, et al. [2005, 30] Meta-dimension of the dynamic capacity to contextually modify one's level of control in
response to situational demands and affordances

Chuang S.S, et al. [2006, 17] The capacity t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s and life circumstances

Alessandri G, et al. [2007, 1] Personality that tap adjustment, effective coping, intellectual functioning, flexibility and an
engaging and active approach to the world

Milioni M, et al. [2015, 22] A balance of the individual's adaptive capacities on emotional level

Table 1. Literature Review Analysis Criteria

Items Analysis criteria

General information
related to article

Title
Author
Journal
Year of publication
Discipline of authors
Population [if needed]

Concept characteristics Definitions
Antecedents
Attributes
Consequences
Surrogate terms
Related term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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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아탄 개별1) (individu-

통합 처하는 끄alized), 2) (integrated), 3) (coping), 4)

는 것 나타났다(leading) .

개별화된1) (individualized)

헌에 모든 연 들 아탄 개 특

격특 개 한 맥락 상 에 향 아,

차 보 는 개별 지닌다는 에 합,

보 다 는 가지 에 살펴볼 는 첫 째 개. ,

간 아탄 차 다 는 다(interindividual) .

양한 경 변 나 스트 스에 공 하는 사람

실 하는 사람 나타나는 경우 해주 개 간,

아탄 차 한 결과 차(outcome)

미한다 들어 등 여 들 어. Klohnen [14]

들 겪는 삶 다양한 도 들에 한 경험에는 개,

차 가 생하게 아탄 런 개 차 키

는 결 고 한 개 원 라고 하 다.

째는 개 별 아탄(intra-individual)

는 개 러싼 내 경에 고, ․

아탄 삶 과 에 비슷한 지

거나 동 한 향 다는 것 미한다. ․

아동 청 아탄 청

아탄 과 동 하게 지 거나 동 한[19,20],

향 변 하 런 경향 에게도 비슷한 결과[21],

보 다 연 에 런 경향 남 에게 는[14,22].

하게 나타나지만 여 경우 학 사 시 에

는 는 변 보 지 않는다고 하 남,

다 사 에 한다고 언 하 다 그러나[19,21].

시 한 개 장과 에 포함 어 아탄

에 향 주 아탄 그 후,

에 다는 그리고 남 여라는 개 별 특 에, ․

하는 볼 한 개별 에 포함 다고 할,

다.

통합된2) (integrated)

아탄 ‘통합 ’ 개 다양한 에 동

원 가능한 여러 원 재해결능 들 연 어,

합쳐지는 것 미하 아탄, ‘ 처하는’ 과 매

우 한 연 다. , ‘통합 ’ 개 내 ‘과

’ , ‘ 처하는’ 런 과 ‘결과’ 행동 나,

언어 심리 다 아탄 스트 스 상 하에, .

개 사 지 에 가능한 해결 략 삶, ,

경험에 한 개 태도 극 참여 사고,

감 타 에(optimal regulation) ,

한 뜻함과 심 공감능 등 하, ,

통합 태 다[1-3,15,23].

대처하는3) (coping)

본 다양하게 변 하는 경 상 에

라 신 행동 나 감 등 심리 들 하는 것

미한다 역경 나 어 운 에 포 하거.

나 피하지 않고 생산 독립 해결하 한

동 아 체감 달과 강 결[2,15],

동시에 개 지하 한 처 원well-being

다 아탄 삶 달단계에 겪는 여[22].

러 도 상 에 공 한 처 원

능한다[14,20].

끄는4) (leading)

아탄 삶 다양한 도 에 개 보 , ,

매개 용하여 람직한 결과에 도달하도 여한

다 연 들 아탄 개 과 연 시키.

고 었다 아 청 뿐 아니라. , ,

지 그들 삶 에 겪게 는 달과업 사건 스트 스 등, ,

다양한 도 에 아탄 개 과 람

직한 결과 도하는 헌에 복 나타나

고 었다[2,5,14,15,24-27].

개념의선행요인3.

행 개 생 에 어난 사건 상

미하는 것 , ‘과거 어떤 사건 나 상 개 과 연

는가?’에 한 질 통해 악할 다 헌에 나타[16].

난 아탄 행 크게 질 별에 사, ,

모 계 할 다, .

에 살펴보 토닌 송체, Taylor[28]

가 아탄 과(Serotonin Transporter Gene, SLC6A4)

미한 상 계가 보고하 다 는 아동 보. SLC6A4

는 아탄 개 간 차 해주

아탄 동시에 모 양 식과 함, ,

께 아동 아탄 에 상가효과(addictive effect)

나타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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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는 개 질 감 향 아탄

에 향 미 다 나 같.

감 질 경우 아탄 달 해하고,

변 에도 향 미 질 낙 향[29],

아탄 용한다[2].

째 별에 아탄 달 차 보,

는 것 는 생 학 차 가 아닌 별에 사, ,

에 하는 것 미한다 양 과 에 여 과 남.

다 사 과 과 가 별 고 에 라 삶에,

어 다 도 에 하게 다 는 결 아탄.

별 차 함께 변 에도 향 끼 게 다[19,21]

마지막 모 계는 개 격 한,

시 아 청 지 모 상 용,

모 양 태도 사 통 식 포함한다 아 시.

모 과도한 참견 통 양 식 감 아동, , ,

향과 같 모 간 상 용 아탄

달에 향 끼 다 모 안[26,30].

애착 지지 양 식 어 니 민감 나 뜻함 아, ,

아탄 에 향 주는 것 나타났다

[26,28,31].

아탄 행 역경 나 사건들

연 들 사 에 견 지 않았다 연 들.

아탄 개 특 역경 나 사건들에

한 아탄 에 행 지 않는다고 언 한

등 극도 변 가 생하는 상[3,4], Vecchione [20]

아탄 해한다고 하 다.

개념의결과4.

결과는 개 결과 개 후에 생한 나

상 상 미한다 헌 통해 한 아탄, [16].

결과는 개 능 었 하 주 신체, 1)

심리 사well-being, 2) well-being, 3) well-being

도 었다(Figure 2).

모든 연 들 아탄 개 능 진시

켜 경 변 달단계 상 과업 내 스트 스, ․

에 한 개 건강한 도한다는 에 견

보 다 한 개 능 다시 가지 하 주.

살펴볼 다.

연 들 아탄 신체 에 여well-being

하는 것 언 하 는 아탄 약 남용 나 알코,

감 시키고 스트 스 몬 콜티 감[2],

한 신체 상 나 건강 폐경[30], [19],

한 신체 상 감 시키는 등 신체 건강[14]

진하거나 지시켰다 한 심리 체. well being

립 삶 만 감 가 심리 스트 스[22], [27], [25],

상에 한 안 나 우울 등 감 감 등

건강한 심리 상태 끄는 여했다 아탄[2,5,14].

사 균 나 재감 포함한 사 에well-being

여하는 것 나타났는 체 신감 고 극[32],

사 동 참여 학업 나 업 취 공감능[14], [25],

안 결 생 우 등 한 계 사[29], [14],

맥락에 한 행동 진시켰다[2,19,24,29].

Figure 2. Conceptual diagram of ego-resil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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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대리용어및관련개념5.

리용어 는 개 에 해 각 연 들(surrogate term)

택한 단어나 에 개 하는 단 헌에

동 한 개 하 해 상 사용 는

용어 개 심 개 과, (related term)

는 개 지만 동 한 나누지 않는 개 미

한다[16].

본 연 에 포함 헌들에 나타난 아탄 리용

어 특 탄 들 다 특 탄(trait resilience) .

란 탄 는 개 특 격 특[20] [5]

에 하는 것 아 시 모 계 통,

해 결과 취하고 결과는[20],

피할 게 해 다 특 탄 개 격 특[5].

에 한 용어 는 에 볼 본 연 에 나,

타난 아탄 행 결과 연 므

아탄 과 상 사용 가능한 리용어,

볼 다.

개 는 탄 들 는 탄(resilience) ,

란 삶 하고 심각한 나 역경 맥락

안에 포함하는 역동 과 다 아[4].

탄 과 탄 삶 과 에 간 에 향

끼 다는 에 비슷하지만 가지 에 별,

는 개 다 첫 째 아탄 간 경험하는 다양한. ,

변 경 맥락 안에 고 능하는 개 처

원 능 개 격특 에 하여(capacity)

는 탄 간 경험하는 많 삶 변,

개 에게 미한 향 끼 는 역경 나 스트 스,

사건 에 하는 역동 체(trauma) ,

고 한 에 근한다는 에 차 가 다 다.

시 말해 아탄 에 상 사건 경험 드시 필,

가결한 는 아니라는 다 아탄 상 사건.

가능 낮 생 아 에도 찰 가능한 개,

특 상 사건 나 역경 아닌 경 맥락에[23],

변 에 고 다 마지막 아[2,4,6,19,31]. ,

탄 개 특 나 맥락(personal trait)

에 강한 향 에 과 연 어 개

에게 지만 탄 개 가 그리고 지역사, ,

에 보 에 다는 다[1,4,6,7].

같 아탄 과 탄 개 차 가 에도

하고 주 동 어 사용 고 는 등, Luthar [4]

아탄 격 특 탄 과 에 연 라

고 지 했다 한 등 특 상 한 심리. Philippe [5]

상 개 보 하 한 결과 보, ,

효과 탄 과 안에 아탄 하고 미 는

역할 하 라고 언 하 다 그러나 아탄 과 탄.

별 는 개 모 한 개 사용 연,

결과 실 용에 여러 향 다는 에 볼 아,

탄 개 차 에 해 지하고 하,

여 사용할 필 가 겠다.

논 의

본 연 는 아탄 개 통합 하여 그․

한 해 도모하 하여 진Rodgers[16]

개 하 다 본 연 개 결과 아탄.

주 ‘개별 ’, ‘통합 ’, ‘ 처하는’, ‘ 끄

는’ 나타났다 행 질 별에 사. , ,

아 청 지 모 계 등,

아탄 과 연 었 그 결과 신체, ‧심리 ‧사

포함하는 개 능 에 향 주는well-being

것 나타났다 본 연 에 주 결과에.

아탄 새 게 내 보 아탄 란 삶,

다양한 변 도 에 신체 심리 사 well-being․ ․

포함하는 개 능 해 처하는 개별 고,

통합 개 원 능 다 한 아탄 들.

계 루고 는 삶 변 나 도 에,

처하 해 개 원과 능 통합하는 과 에 타

과는 별 는 개별 드러지게 런,

고 복 결 람직한 결과 끌

한 과 에 나타나게 다 탕 본 에.

는 아탄 행 결과 맥락 에, ,

살펴보고 향후 간 실 에 용 연 향 에,

해 하고 한다.

아탄 첫 째 ‘개별 ’ 아탄,

행 질 별에 사 모- , ,

계 과 가장 한 연 특 행 모- ,

에 고 해 볼 간 학 맥락에 특 모 과 아동,

과 한 간 재에 아탄 포함well-being

하여 용해 볼 필 가 다 여 신 산 과 통해. ,

어 니가 는 과 에 게 모(becoming a mother) ,

신체 산모 삶 질 진뿐 아니라,



Vol. 27 No. 6, 2015 651

자아탄력성에대한개념분석

양 과 가 안 향상에 여한다 어 니가[33].

어가는 과 게는 개 에게 삶 변

게는 양 과, well-being

근해 볼 다 앞 언 한 같 아탄. , ‘개

별 ’ 개 간 개 별 아탄 하,

는 것 모 특 어 니 양 태도 식에 향 는,

다는 에 볼 어 니 아탄 에 모,

도 해보고 아탄 진 한,

체 양 식 나 태도 등 포함하는 모 진 프

그램 개 효과 간 학 연 향 모색해

볼 다 한 아 에 근해 본다 아탄. ,

진시키 한 달단계에 간 재도 고 해 볼

다 등 아탄 공감 달 주 역할. Taylor [29]

하 개 감 하도 격 아동 신,

감 뿐 아니라 다 사람 감 해하고 학습할 는

가지게 다고 하 다 아동 감.

하고 그런느낌 들었는지 그들 말에 경청하는감 사, ,

가 필 함 언 하 는 모 양 식에 포함,

필 가 다 탕 하여 모가 참여하는 아동.

달단계에 간 재 모색해 볼 다.

째는 ‘통합 ’ 아탄 째 ‘ 처하

는’ 과연 지어생각해볼 아탄 란 삶 다양,

한 변 나 도 에 개 여러 원들 통합하는 과

통해 스트 스나 변 에 처하여 것 해할 다.

런 간 학 맥락에 근해 본다 질병 가진,

처양상 간 사 업 에 비 는 다양한 스트 스,

처 식등 개 별 개 간 차 비 여, ,

재 등 폭 고 다양한 간 학 에 용 가능한

고 해 볼 다 연 에 간 사들. Park[34]

진에 향 주는 낮 통합 과 처 원

라 하 여 통합 해결하 하여 개,

에게 내재 어 는 원들 통합하는 개 특 고

하 다 는 개 특 아탄 통합.

해한 본 연 결과 한다 등. Kwon [35]

처 식 게 사용하는 것 간 사들 진에

향 미 는 하나 언 하 다 나 사.

고는 아탄 하 실 간 사들[2,15]

런 처 식 게 사용하는 것 개 아탄 과

것 상 다 에 간 사 업 진 공. , ,

감피 아탄 과 계 하는 연 가 시도 었

나 아직 시 단계 앞 복 연 가 필 하, ,

연 에 아탄 개 과 탄 개 동하

여 사용하고 었다 런 본 연 에 진 아탄.

‘통합 ’ ‘ 처하는’ 포함한 개

탕 간 학 맥락에 간 사 진 처 략 공감, , ,

피 공감만 등 간 사 직 연 에 상,

개 특 연 향 복 연 안한다.

아탄 째 ‘ 끄는’ 삶 다양한 변 나

도 에 개 신체 심리 사 에 람직한, ,

결과 도하는 것 미하는 것 아탄 개 결,

과 과 함께 생각해 볼 필 가 다 헌에 나타난 아.

탄 과 결과는 개 끌고 개 well-

에 여하는 것 나타났다 계보건being . (WHO)에

건강 단 질병 나 장애가 없는 것 미하는 것

아니라 신체 신 사 한 상태, , well-being

미하는 것 한 것처럼 과 건강well-being

다는 것 심할 여지가 없다 한 등 향후. Milloni [24]

아탄 과 함께 업 계 건강과well-being ,

같 역에 용하는지에 한 연 가 필

함 언 하 다 런 에 볼 아탄 간 학.

과 그 맥락 안에 간과 건강 해에 다루어 야 할

라 할 다.

본 연 한 는 헌고찰 해 심리학 학, ,

사 학 야 지 나 다양한 학 야,

모든 고찰했다고 할 없 해당 야 포,

함 만 하는 모든 포함했다고 단언할

없다 한 간 역에 아탄 연 가 미비한.

계 본 연 에 택한 헌에는 간 학 역 없었

진 개 용하는 연, Rodgers[16]

주 단 하는 한계가 었

는 다.

결론 및 제언

본 연 는 진 용하여 아Rodgers[16]

탄 미 하고 규 한 개 연 다.

본 연 통해 아탄 란 ‘삶 다양한 변

도 에 개 사 능 신체 심리 사, , ․ ․

끌 해 처하는 개별 고 통합 개well-being ,

원 능 ’ 미하 다 한 아탄 개.

들 별 는 특 가지고 었지만 상

연 어 하 다 본 연 는 주 타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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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아탄 개 하고 간 실 연,

한 료 공했다는 에 가 다 향후 본.

연 결과 근거 간 학 다양한 야에 상 개

특 아탄 용한 연 아탄 에 향,

미 는 가 변 간 재 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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