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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생은 인간발달단계에서 기 성인기에 속하며 필수

인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

들이 재 살고 있는 사회는 지식이 기반이 된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써, 세계화된 정보들을 한 에 입수할 수 있는 

매우 신속하고 다양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학생들

은 자신들의 한 자아발달  자아 정체감의 확립을 하게 

되며 그 과정 가운데 다각 으로 큰 향을 받게 된다. 인터

넷 정보네트 워킹을 심으로 한 계들은 지  21세기의  

다른 신 이고 매우 빠른 인 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삶을 유지하는 다양한 환

경속에서 확립되어지는데, 특히 인 계의 채 을 통하여서 

많은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Choi & Shin, 2003). 

특히 간호학과는 일반 학생들이 겪게 되는 신세 의 다양

한 인 계뿐 만아니라 비간호학과에 비하여 교육과정이 더

욱 엄격하고, 긴장속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임상실습, 그리고 

국가고시라는 커다란 문을 통과해야 하는 많은 스트 스 

요인이 있어 인 계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Park, 

Bae, & Jeong, 2002). 간호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 역

할, 책임, 사명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한 모든 것을 심각하

게 고민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이 시기의 필수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서 심리 으로 많은 스

트 스를 경험하며 내외 인 환경으로부터 다각 인 향을 

받게 되며(Oh, 2003), 결국 인 계, 자아에 한 존 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칠 수 있다(Kim & Han, 

2004).

인 계는 사회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이며 

일반 으로 두 사람 이상의 계에서 발생한다. 한개인이 타

인과의 계에 해 어떻게 생각하며, 타인에 해 어떤 행

를 하는가 는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련된 

심리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Choi & Shin, 2003). 자아

존 감이란 자기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

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Rosenberg, 1965), 문간호

사가 되기 해서 개인이 본질 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를 바탕으로 자신을 정 으로 보고 한 자신과 세계를 정

확히 실 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Park 등, 2002). Wood 등은 자기효능감을 ‘개인 자신의 

체 인 수행능력에 한 믿음으로부터 래하는 것으로서, 

과제상황을 다루기 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 인 평가’라고 정의하 다(Kim 

& Ruy, 2002). 자기효능감은 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상



- 102 -

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  단으로 정의된다(Park & Kim, 2003).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과의 계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하게 된다. 

인 계가 원만하고 바람직하면 건 한 성격을 갖는 바람직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그와 반 로 인 계가 불만

스럽고 비효과 일 경우에는 성장, 발달은 방해를 받아 고독, 

불안, 공포, 망, 좌 에 빠질 수도 있다(Ruy, 2002). 특

히 학생이라는 시기는 자신에 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성공 인 인 계는 성인기에서의 정

인 자아존 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이르기까지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는 몇 편 있으나(Oh, 2003; 

Park 등, 2002), 간호 학생의 인 계와 함께 자아존 감

과 자기효능감간의 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간호 학생의 인 계, 자아존 감, 

그리고 자기효능감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하고 성인 기의 건강증진 개념에 기여하고

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간의 계를 규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학생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의 정

도를 악하고 이들의 계를 규명한다.

2) 간호 학생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을 규명한다.

3. 용어 정의

1) 인 계(relationship)

인 계란 소수인, 일반 으로 두사람 사이의 사회  상

호작용 계를 의미한다(Swensen, 1973). 본 연구에서는 

Schein과 Gucmey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980)이 번안한 도구을 이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2) 자아존 감(self-esteem)

자아존 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  요소로서 자신을 정

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Taft, 198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 감 측정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을 이용

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제를 특정 수 까지 해낼수 있다는 

개인의 단이며 결과를 얻고자하는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

해낼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 ·구체  자신감의 강도

를 의미한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 

(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1995)이 번

안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간호 학생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간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

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경기도에 치한 두 학에 재

학 인 근가능한 일반학사과정 3,4학년 학생과 특별학사과

정 3,4학년 학생으로 총 353명을 상으로 하 으며 구체

인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나 단이 일 성이 있고 명료

한 자

2) 재 정신병이나 규칙 인 약물복용 경력이 없는 자

3)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1) 인 계 측정도구

Schein과 Gucmey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980)이 번안한 도구로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 수록 인 계

가 정 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0이었다.

2) 자아존 감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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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 감 측정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문항은 4  Likert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731이었다.

3)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1995)이 번안한 도구로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5

척도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0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차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으

며 서울, 경기도지역에 4년제 간호 학에 재학 인 간호 학

생을 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

한 후, 연구 상자 선정기 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

하 다. 수집된 설문지 총 384부 에서 제 로 작성되지않은 

설문지 31부를 제외한(회수율 92%) 353부를 본 연구의 자

료로 사용하 다.

5. 자료처리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연구목 과 변수 특

성에 따라 분석하 다.

1) 간호 학생의 일반 인 특성은 서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 다.

2) 간호 학생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의 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다.

3) 간호 학생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간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6.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에 치한 두 학에 재학 인 

근가능한 일반학사과정 3,4학년 학생과 특별학사과정 3,4학

년 학생으로 연구 상자를 하 기 때문에 간호 학생으로 일

반화시킬 수 없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성별

은 여학생이 352명으로 99.7%을 차지하 으며 남학생은 1

명으로 0.3%을 차지하 다. 연령의 분포는 25세이하가 201

명으로 5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년는 일반학사과

정 3학년이 42.7%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306

명으로 86.7%를 차지하 고, 흡연상태는 부분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348명, 98.6%). 용돈은 50만원이하가 308

명으로 87.3%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학 에 해서는 

불만족이 271명(76.8%)으로 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

생활에 한 만족도는 52.4%가 만족하다고 보고하 다.

연구 상자  일반학사과정 3,4학년 학생과 특별학사과정 

3,4학년 학생간의 일반  특성은 성별(p=.579), 연령(p= 

.176), 결혼상태(p=.304), 흡연상태(p=.459), 용돈(p=.809), 

학 만족도(p=.831), 그리고 학생활만족도(p=.214) 모

두에서 p<.05수 에서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N=353)

특성 역 N %

성별
여학생

남학생

352

1

99.7

0.3

연령 

(년)

20-25

26-30

31-35

36-40

41 이상 

201

122

18

9

3

56.9

34.7

5.1

2.5

0.8

학년

특별학사과정 3학년

특별학사과정 4학년

일반학사과정 3학년

일반학사과정 4학년

34

49

151

119

9.6

13.9

42.7

33.8

결혼상태 아니오

기타

43

306

4

12.2

86.7

1.1

흡연 아니오

기타

1

348

4

0.3

98.6

1.1

용돈 

(원)

500,000 이하

500,001 - 1,000,000

1,000,001 이상

308

40

5

87.3

11.3

1.4

학 만족상태
아니오

82

271

23.2

76.8

학생활만족상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17

168

162

6

4.8

47.6

45.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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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상자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과의 계                               (N=353)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인 계 1

자아존 감  .526 (p=. 000*) 1

자기효능감 .443 (p=.000*) .556 (p=.000*) 1

M±SD

Range

90.08±10.67

43.00 - 114.00

29.69±3.71

12.00 - 40.00

79.29±10.03

47.00 - 105.00

*p<.05

2. 연구 상자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과

의 계

연구 상자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과의 

계는 다음과 같다<표 2>. 연구 상자의 인 계는 평균 

90.08 으로 최소 43  최  114 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자아존 감은 평균 29.69 으로 최소 12  최  40 을 나

타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평균 79.29 으로 최소 47  최

 105 을 나타내었다. 연구 상자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과의 계에서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 계가 가장 높았으며(r=.556, p=.000), 인과계와 

자아존 감(r=.526, p=.000), 그리고 인 계와 자기효

능감(r=.443, p=.000)도 비교  높은 상 계를 나타내

었다.

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은 다음과 같다<표 3>. 연구 상자

의 일반 인 특성  연령이 41세이상에서 인 계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인 계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학사과정 3학년이 

나머지 학년보다 인 계 수, 자아존 감 수  자기효

능감 수가 각각 더 높았다. 학 에 해서 만족하는 학생이 

인 계 수, 자아존 감 수  자기효능감 수가 각각 

높았다. 학생활에 해서 만족하는 학생이 인 계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Ⅳ. 논    의

1. 연구 상자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과

의 계

학생 시기는 부모의 애착상태에서 완연히 벗어나 새로운 

동료집단이나 이성과의 사회  계를 요구하고 부모의 책임

권한과 통제가 차 감소되면서 스스로의 목표나 가치를 탐

색하고 새로운 자아개념의 구조화와 만족스러운 자아정체감 

형성을 한 탐색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인

계의 결핍이나 문제는 생활의 부 응으로 개인의 삶을 

하게 되고 이후 독립된 성인으로 사회에 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Ruy, 2002). 학생시기는 인 계의 

상도 차 확 되어 가족, 친구, 이성, 선후배, 사회동료, 

특정 역에서의 만남의 상등 많은 상과 인 계를 맺어

갈 수 있으며 각각의 상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들과의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인 계는 사람들의 생존뿐 만아니라 응과 행복의 제조건

으로(Swensen, 1973) 인간의 자아와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한다(Ruy, 2002). 

그러나 인 계가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하여 스트 스

를 받을때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해되고 부 응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Kweon(1998)과 Ruy(2002)의 연구에서 학생의 인

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인 계가 넓어진다. 고등

학교 시 의 제한된 인간 계에서 벗어나 학에서는 학과, 

동아리, 동문회, 동향회 등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많은 사

람들과 선후배, 교우 계가 이루어진다. 둘째, 인 계가 이

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간호 학생들은 일

반 학생과 다르게 , 고등학교에서와 같이 정해진 과목들

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 지만 , 고등

학교 때처럼 지정된 자리에서 교복을 입고 규칙과 규율에 맞

추어 생활하지는 않는다. 모든 부분에서 자유와 자율이 주어

진다. 학에서의 인 계의 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부와 동아리와 같은 소속이 있겠으나 이 한 응집력

과 구속력이 매우 약하다. 결국 학생 개인이 스스로 극

으로 인간 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인간 계의 형성이 궁극

으로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학생활 기

에 인 계를 맺지 못하고 학생활동안 내내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넛째, 사회  

계망이 변화한다. 학생이 되면 이제까지 요한 인 계 



<표 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N=353)

특성 역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M(SD)          F,t         p           M(SD)          F,t         p           M(SD)           F,t        p

성별
여학생

남학생

90.11(10.67)

79.00(  -  )
1.040 .299

29.69(3.72)

30.00(  - )
-.083 .934

79.30(10.03)

73.00(  -  )
 .628 .531

연령 

(년)

20-25

26-30

31-35

36-40

41 이상 

91.23(10.42) A

87.32(10.97) A

93.72( 6.14) A

97.22( 7.51) A

82.33(17.78) B

4.744

A>B
 .001*

29.97(3.94)

29.31(3.50)

29.72(2.88)

29.00(2.69)

28.00(2.64)

 .820 .513

78.89(10.10)

79.11(10.04)

83.83( 9.74)

80.88( 8.99)

81.33( 7.02)

1.102 .356

학년

특별학사과정 3학년

특별학사과정 4학년

일반학사과정 3학년

일반학사과정 4학년

94.56( 8.59) A

89.29( 9.63) B

90.21(10.80) B

88.97(11.21) B

2.552

A>B
 .055*

31.97(3.64) A

29.00(2.86) B

29.56(3.97) B

29.48(3.51) B

5.187

A>B
 .002*

82.58(11.89) A

78.16( 9.05) B

77.96( 9.17) B

80.49(10.61) B

2.928

A>B
 .034*

결혼상태 아니오

기타

91.77( 9.05)

89.92(10.87)

84.25(10.53)

1.169 .312

29.95(2.80) A

29.71(3.80) A

25.00(3.16) B

3.345

A>B
 .036*

81.39( 9.01)

79.04(10.03)

75.25(18.15)

1.363 .257

흡연 아니오

기타

104.00( -  )

90.11(10.65)

84.25(10.53)

1.453 .235

35.00( -  ) 

29.72(3.68) 

25.00(3.16) 

4.306  .014*

87.00(  -  )

79.31( 9.94)

75.25(18.15)

 .620 .539

용돈 

(원)

500,000 이하

500,000 - 1,000,000

1,000,001 이상

90.36(10.39)

87.65(12.80)

92.40( 7.50)

1.263 .284

29.80(3.68)

28.67(3.55)

30.80(6.26)

1.872 .155

79.39( 9.92)  

77.70(10.69)  

85.40(10.33)  

1.452 .235 

학 만족

상태 아니오

92.44( 9.64)

89.37(10.88)
2.296  .022*

30.69(3.78)

29.38(3.64)
2.819  .005*

81.23(10.04)

78.70( 9.97)
2.007  .045*

학생활

만족상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89.18(12.48) A

92.71( 8.89) B

87.65(11.63) A

84.67( 7.50) A

7.092

A<B
 .000*

31.23(5.49) A

30.49(3.23) A

28.82(3.71) A

26.33(3.72) B

8.725

A>B
 .000*

80.00(11.93)

80.62( 9.55)

77.92(10.26)

76.83( 7.57)

2.160 .09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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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자 던 가족과 지지와 그 요성은 차 친구, 이성친구, 

선후배들의 지지에게로 그 요성이 옮아가는 양상을 드러낸

다. 다섯째, 학에서는 이성교제가 활발해진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드러난 하나의 독특한 양상으로 사이버 인 계의 

두를 들 수 있다(Ruy, 2002).

최근의 인터넷의 확산과 사용이 격히 증가하면서 고등

학교 시 부터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양상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평범한 형태이다. 그러나 학생이 되면서

부터 학업부담이 어들고 자유롭게 많은 활동을 할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상의 커뮤니티나 동아리 활동, 채  등이 매우 

활발한 인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인 계는 

컴퓨터를 매개수단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 인 인 계 형

태와는 달리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두

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의 인 계의 특성은 간호 학생들

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임과 동시에 간호 학생이기 

때문에 오는 과다한 수업시간, 긴장속에서 이루어지는 병원으

로의 정기 인 임상실습, 국가고시의 문 등과 같은 많은 어

려움과 스트 스 등으로 간호 학생들의 인 계는 더욱 어

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인 계는 간호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의 확립에 향을  뿐 만아니라 자아존 감 그리고 자기효

능감에도 향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 계가 평균 90.08 으로 간 수

(7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자들이 

특별학사과정 3,4학년 학생과 일반학사과정 3,4학년 학생으

로 간호 학생활에 어느 정도 응이 된 학년이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연구 상자의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은 각

각 29.69 , 79.29 으로, 학생을 상으로 한 Park과 

Kim(2001)의 연구에서 각각 27.67 , 63.30 와 Oh 

(2003)의 연구에서는 각각 28.35 , 62.75 로 나타난 두 

연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 계가 정 일수록 자아존 감과 자기

효능감도 정 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i 과 Shin(2003)의 연구에서 바람직한 인 계를 가지

는 학생이 부모를 수용하고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이 높

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다. 본 연구결과는 Park과 

Kim(2003)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

만이 아니라 자아존 감을 높  건강한 삶의 질의 성취를 

해서 매우 요하다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Kim과 Ruy(200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며 건 한 바

람직한 인 계와 정 인 상 계를 이룬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Ruy(2002)의 연구에서 

건 한 인 계는 정 인 자아상(self-image)이나 자아개

념(self-concept)을 형성하는데 인 역할을 한다고 하

는데, 자아상이나 자아개념 형성은 개인의 생활속의 다양한 

인 계속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 정

인 혹은 부정 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므로 독립

된 개인으로 자리잡으며 자신을 개발하는 요한 시기인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 계는 정 인 피

이드백을 증가시켜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어 자아존 감과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들의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향을 미치는 인 계를 정 으로 개발시켜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  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본 연구의 결과처럼 연령은 인 계와 통계학 으로 유의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41세이상으로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 인 인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와 Shin(2003)

의 학생들의 인 계를 연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학생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생활에 응을 하면서 

인 계도 정 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상

자의 일반 인 특성  학년은 인 계, 자아존 감  자기

효능감과 통계학 으로 유의한 계를 나타내었는데, 학년

에서 특별학사과정 3학년이 특별학사과정 4학년과 일반학사

과정 3,4학년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보다 높

게 나타나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결과는 학사학

를 가지기 해서 간호 문 를 졸업하고 사회에 이미 진출

한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자하는 열의로 인해서 인

계가 좋고 자아존 감이 보다 높아졌고 한 공부와 자신의 

생활속에서의 자기효능감도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 결과는 Park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 학년이 자기효능

감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Oh(2003)의 연구에

서 학년이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인의 학 에 만족하는가가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모두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학생활만족도는 인 계와 자아존 감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결과로 학 에 만족을 느끼

며 학생활을 만족하게 하는 간호 학생들은 인 계가 

정 으로 좋고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결과

는 Park 등(2002)의 연구에서 학생활만족감이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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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호 학생들이 학 과 학생활에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들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사회  지지  

가족, 친구, 애인등과 같은 인 계와 한 정  상 계

를 가진다고 보고한 Park와 Kim(2001)의 연구와 Park 등 

(2002)의 연구에서 상자의 자존감은 종교, 학기 성 , 

가정형편, 인 계 유능성, 학생활 만족감, 취업동기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은 학년, 인 계 유능

성, 학생활 만족감, 취업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한 간호학생의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학업, 취업 스트 스가 낮고, 문제 심  

응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Oh(2003)의 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학년, 연령, 성격 환경의 변화

에 한 응정도에 따라 정 인 신체상, 자존감  자기효

능감에 차이가 있으며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서 

의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 계는 사람을 하는 개개인의 보편 인 심리  지향

성이며 개인의 내  성격과 외  행동간의 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인식, 타인인식, 인 계 만족의 세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특히 인 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가장 먼

 자기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즉 올바

른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Choi와 Shin(2003)의 연구에서 

인 계가 원만하고 정신 으로 건강한 학생들은 극

이고 능률 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자아존 감의 향상과 

자기효능감의 증진으로 개인의 자아실 이나 자기성장에 결

정 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Shin, 

2003). 자아존 감은 자아개념의 평가  요소로서 자기자신

을 정 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Taft, 1985). 한 자신의 존재와 가치, 건강, 외모, 기술 

 성에 한 느낌이다(Oh, 2003). 청소년을 상으로 한 

Park 등(2002)의 연구에서 성격이 자아존 감과 상호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ik(1998)의 연구에서도 자아

존 감은 성격과 상황에 한 응정도와 통계학 으로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주된 근원

이며 우리의 삶은 이러한 효능감에 의해 유도된다(Park & 

Kim, 2003).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향을 미치는 사건들

을 통제하기 하여 노력해 왔고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바람

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행동

하지 않을 것이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

술에 한 신념으로 정의하 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목

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한 개인의 신념과 계가 있다. 이와같이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은 간호 학생의 자아인식과 자아정체감  

신념과 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세계화, 정보화의 구조속에 

있는 우리사회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기성인기인 간호

학생들의 자아인식, 자아정체감, 신념  인 계 구조에 

한 향을 미치며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속에

서 가족으로부터 이제 성인이라는 인식으로 쏟아지던 심이 

철수하고 학교로부터 자율이라는 환경속에서 혼자 많은 것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애매한 시기에 있는 우리의 간호 학생들

에게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한 매개체

로 특히 인 계에 한 교육과 지도가 지속 으로 따라야 

할 것이며 정 인 인 계 형성을 이끌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  용이 필요하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인 계, 자아존 감, 그리고 자

기효능감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하고 성인 기의 건강증진 개념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연구의 설계는 간호 학생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간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며, 연구의 상자는 서울, 경기도 에 있는 간호

학 두곳에 재학 인 간호 학생 353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결과 측정도구는 Schlein과 Gucmey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980)이 번안한 

인 계 측정도구(Cronbach's alpha=.720)와 Rosenberg가 

개발하고 Jeon(1974)이 번안한 자아존 감 측정도구

(Cronbach's alpha=.731)를, 그리고 Sherer 등(1982)

이 개발하고 Hong(1995)이 번안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Cronbach's alpha=.810)를 사용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1월까지 으며 연구 상자 선정기

에 따라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처리 

 분석벙법은 SPSS PC+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 과 변수

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인 계는 평균 90.08 으로 최소 43  

최  114 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자아존 감은 평균 

29.69 으로 최소 12  최  40 을 나타내었으며, 자

기효능감은 평균 79.29 으로 최소 47  최  105 을 

나타내었다. 연구 상자의 인 계, 자아존 감  자기

효능감과의 계에서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



- 108 -

계가 가장 높았으며(r=.556, p=.000), 인과계와 

자아존 감(r=.526, p=.000), 그리고 인 계와 자기

효능감(r=.443, p=.000)도 비교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

2.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연령, 학년, 학 에 한 

만족도, 학생활의 만족도에 따라 인 계,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에 통계학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 학생들이 이시기의 발달과업인 자

아정체감을 바르게 확립, 유지해 나가기 해서 연령, 학년, 

성격, 응정도  만족정도에 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학

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정 으로 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가 필요하며,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인 계를 정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간

호 재 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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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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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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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elf-efficacy. Method: Design was 

descriptive correlative study, and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3 persons who are students in 

nursing college. Measures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surement (Cronbach's alpha=.720), 

self-esteem measurement (Cronbach's alpha=.731),  

and self-efficacy measurement (Cronbach's alpha= 

.810).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04 to 

January, 2005.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C+ on each aim of this study. Result: Findings 

were as followings. 1. In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①, self-esteem②, and self- 

efficacy③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①②r=.526, p=000; ①③r=.443, p=000; ②③r= 

.556, p=000). 2. In differenc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grade, satisfaction on credit, 

satisfied life in the University. Conclusion: 

Further needs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positivel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at may 

effect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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