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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청소년의 스트레스와충동성이 외톨이성향을매개로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학교

유형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여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G광역

시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부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톨이 성향

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이 부분적으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

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학교유형에 따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의 감소

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다양한 향상 프로그램 제공의 방식 및 사회적 인식개선 차원의 개선방안이 제시

되었다.

▸Keyword : 스트레스, 충동성, 외톨이 성향, 학업성취감, 사회적 유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empirical baselinedata supporting for adolescents by research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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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effects by type of schools related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ng the

oiettolie propensity by stress and impulsiveness of adolescents. For this study, 400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ere interviewed using self-reporting questionnaire. As the result of study, stress and

impulsiveness of adolescen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ir oiettolie propensity partially, and oiettolie

propensity affect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meaningfully. and, stress and impulsiveness of

adolescents play roles on their oiettolie propensity partially as control factors by type of schools. and. oiettolie

propensity affect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by type of school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programs for reduction of oiettolie propensity and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compete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Keyword : Stress, Impulsiveness, Oiettolie Propensity, Academic Achievement, Social Competence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신체적·심

리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변화를 겪을 뿐 아

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청소년기의 아이

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한 사

회적 관계로 삼게 되고, 부모 또는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기에 친구들과의 교제는 개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

다. 친한 친구와의 우정은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관

련된 기술과 능력을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받는 스트레스가 친밀한 대인관계

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Sullivan(1953)에 따르며 부모나 친척,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청소년이

친구를 갖지 못하게 되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

에서, 친구로부터의 소외는 ‘따돌림’의 형태로만 나타나게 되

는 것은 아니다. ‘따돌림의 개념이 친구들에 의한 좀 더 적극

적인 거부의 의미를 지닌다면, 친구들로부터 ’무시되는‘특징

을지닌외톨이역시친구관계에서소외와외로움을겪게된다.

친구관계에서 소외와 외로움과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외톨이 청

소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외톨이

청소년들은 주변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쉽다[1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는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

계, 가족과의 관계 등 수많은 영역이 존재하지만 친구가 없

어 홀로 지내며 친구들에게 무시되는 외톨이 청소년과 이들

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충동성의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

로 만들어낸 것이겠지만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

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충동성은 뚜렷한 목적이나 의사 없이 본능적·반

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르는 말이

다. 또한 충동성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주의를 기

울이지 않으며,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계획적

으로 문제해결을 한다[1][17][19].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은 친구가 없는 청소년인 ‘외톨이’의

정의를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청소년으로 실제생활에서 친구가 없이 주로 혼자 지내는 학

생들로 정의하며, ‘외톨이 청소년’인 또래 집단이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들과‘ ’왕따 외톨이‘청소년인 친구들로부터 명백

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외톨이 성향은 이러한 개념 중 또래집단에 무시당하

는 아이들은 친구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싫어하고

따돌리지 않는 아이들로 정의하였다[4][7][8].

학업성취감은 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며, 그 결과 비행행동을 하게 된

다. 사회적 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 환경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Katz와 MaClellan(1997)은 사회

적 유능감은 또래나 또는 성인과 만족스러운 호혜를 시작하

고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13][20]. 선행연구에 의

하면,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아동은 자아개념도 낮고, 또래

거부 등의 발달적 어려움을 가지며, 이후의 삶에서 부적응을

보일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21][22][23][24].

지금까지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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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가장 중요

한 친구관계로 인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면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다양한 변인들과 충동성이 외톨이 성

향에 대한 학교유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

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외톨이 성향

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

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유형인전문계와 인

문계 학생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문헌및 선행연구를검토하여 청소년의 스트

레스와 충동성요인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 또한 학교유형에 따라 이들 변수 간에 차이가 있

는가를 입증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상

호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의 학

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

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

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

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

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Ⅱ.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1.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유기체의 적응과 조절에 가해진 압력이나 외

부의 요구적인 힘을 말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

황영숙(1997)은 생활사건에서 생겨나는 압박감으로 적정수

준까지는 생활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수준을 넘

어서서 생활 할때는 효율성이 상실되며 이런상태가 지속될

때는 심리적, 신체적으로건강에 해를 끼치고 생활과 복지에

유해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생활 속의 사건과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평가 할때다음과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스

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예측 할 수 없는 상황, 익숙하지 않

은 상황,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회피할 수 없는 상황,

필연적인 상황 등을 제시 하였다[26].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지극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인 외상적 사건부터 아주 일상

적이고 사소한 골칫거리까지 다양한 범주를 갖는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

는데 주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18].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새로운 성장과 발달에

따른 결과로써 긴장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들을 배울 때에도 스트

레스가 발생한다.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성격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14].

발달과정상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

면서 ‘나는 누구인가?’ 등의 자아 정체감을 찾아야한다[17].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압력, 요구와 적응력과 독립, 책임에

대한압박때문이다. 빠른 사회변화와현실 속에서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성적, 이성관계, 표면화된 대인관계, 기

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의 적응적 요구를 겪기 때문이다

[2].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

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요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청소년들의 일상관

리 방법을익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

트레스를 친구와 교사 및 가족에게서 받는 것으로 구분한다.

첫째, 친구에 의한 스트레스로 친구란 서로 좋아하고 서

로 즐거움을 느끼며 능란한 상호작용을 가지는 정의적 결합

이라고 보았다.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우관계는 필수적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신체적으

로나 심리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관계

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교사보다는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6]. 청소년기가 생활사건에서의 스트레

스 발생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친구와의 관

계는 정서적 완충제 역할로서 청소년들을 스트레스의 근원

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는 친구관계가

제공해주는 정서적 지지와 그것이 적응에 미치는 역할이 상

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 유대, 교사의 인성적 특성,

가치관이 학습동기 증진에 대한 태도, 지적성취에 대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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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 등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지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업성취도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 바도 있다. 스트레스에 힘들

어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사의 관심과 긍정적 기대를 촉진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사의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사회화의 1차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를잘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족 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위

기를 바람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약물을 포함한 부적응적

행동에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가족 내에서 부모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물론, 일차적인 사회화를담당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 청소년의 비행발생과 예방 및 문제해결에 있어

서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가족은 청소년 개인에게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청소년의 인성과 성격발달에 영

향을 주며 동시에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 충동성

충동성에 대한 정의는 위험이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

는 성격이라고 본다[18]. Barratt과 Patton(1983)은 어

떤 일에 대한 반응시간에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잘하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잘세우지 못하는 계획능력의 결

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충동성은 뚜렷한 목적이나 의사

없이 본능적·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

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충동성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급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체계적이지 못

하고 무계획적으로 문제해결을 한다[16]. Barratt과

Patton (1983)은 충동성과 외톨이 성향에서 측정하고 있

는 대인관계측면을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충동성이 높은 사

람들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며,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책

임성이 적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주위사람들에게 수용

되지 못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다고 하였다. 권재환(2005)은 심리적·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과 중독적 사용과 관련하여 대인관계기술을 매개변인으

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대인관계기술에 부(-)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외톨이 성향

인간은 모두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에 대한 욕구

를 가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대인관계는 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대인관계 중 친구관계를 통하여 정서

적·인지적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술과 문제해결방법

을 배우기도 하며, 이때의 친구관계들은 외부의 압력, 스트

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4]. 청소년기에

가정이 아닌 곳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처음 맺는 친구

들과의 관계는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넓게 확장시킬 수 있도

록 돕는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청소년기에 갖는 대인관계는

섦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인격형성과 사

회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에 ‘왕따’를 경험

하거나 지속적인 거부, 무시당하는 경험을 갖거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아들이 성인기에 갖게될부적응적 문제를 생각

해 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시형·여인중·김종진(2005)은 친구가 없는 청소년인

‘외톨이’의 정의를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

자 지내는 청소년으로 실제생활에서 친구가 없이 주로 혼자

지내는 학생들로 정의하였다. 하위유형으로 ‘외톨이 청소년’

인 또래 집단이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들과‘ ’왕따 외톨이‘청

소년인 친구들로부터 명백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외톨이 성향은 이러한 개

념 중 또래집단에 무시당하는 아이들은 친구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싫어하고 따돌리지 않는 아이들로 정의하

였고[7].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친구로부터

소외당하는 청소년을 외톨이 성향으로[4] 정의하였다. 즉,

거부당하는 아이들은 ‘친구에게 직접적, 적극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고, 무시당하는 아이들은 ‘친구가 별로 없기

는 하지만, 친구들이 싫어하고 따돌리지 않는 아이들’로서

이 분류중에 외톨이는 ‘또래 집단에게 무시당하는 집단’쪽에

비교적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8].

4.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

첫째, 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

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며, 그 결과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

였으며, 학업성취인 부진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애착을 감소

시키며 교육적 목표에 대한 관여와 교육에 대한열망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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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 용

가설 1

1) 친구스트레스는외톨이성향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

미칠것이다

2) 교사스트레스는외톨이성향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

미칠것이다

3) 가족스트레스는외톨이성향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

미칠것이다

4) 층동성은외톨이성향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

것이다

가설 2

5) 외톨이성향은학업성취감에부(-)의방향으로영향을

미칠것이다

6) 외톨이성향은사회적유능감에부(-)의방향으로영향을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낮게 하여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아져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어 결국 비행으로 연결된다는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 환경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

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켜 나

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Katz와 MaClellan(1997)은

사회적 유능감은 또래나 또는 성인과 만족스러운 호혜를 시

작하고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즉, 사회적 유능감

은 개별적인 사회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규범을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3].

사회적 유능감은 광의의 의미로 개인이 속한 사회, 연령,

성별에맞는 발달적 과업의 성취로 볼 수 있으며, 협의의 의

미로는 학습과 또래수용 등의 구체적인 성취로 정의한다. 아

울러 과거에 이룬 성취경험과 미래에 성취를 수행할 능력을

개인이지니고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22]. 사회적유능감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선택,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

기 위해 개인이 발달시키는 개인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자아

개념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아동은 자

아개념도 낮고, 또래 거부 등의 발달적 어려움을 가지며, 이

후의 삶에서 부적응을 보일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21][22][23][24].

이상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에서 정립된 개념을 토대

로 하여 독립변수로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설정하고, 스트레

스의 하위변수로 친구, 교사, 가족스트레스를 설정한다. 매

개변수는 외톨이 성향을 설정한다.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학

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설정한다. 또한 상황조절변수

로 학교유형인 인문계와 전문계 구분하여 청소년의 스트레

스와 충동성요인과 관련한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과 관계를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연

구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변수관계에

있어서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인 연구가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과 학업성취감 및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외톨

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것으로 가

정한다. 상황조절변수로 학교유형을 설정하고, 이들 변수간

의 인과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1.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립한 연

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청소년

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외톨

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

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

며,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

향도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상과 같은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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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도구

독립

변수

친구

스트레스

1. 친구들이나를따돌리는것같다.

2. 친구들이나를무시하는것같다.

3. 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한다.

4. 친구들과이야기가잘통하지않는다.

교사

스트레스

1. 선생님이나를좋아하시지 않는것같다.

2. 선생님이가르치는방법이이해가안된다.

3. 선생님이다른아이들앞에서나를혼낸적이있다.

4. 나를좋아하는선생님이거의없다.

가족

스트레스

1. 부모님은나의성적에기대가크다.

2. 학업성적때문에부모님에게혼난적이있다.

3. 학업성적을가지고다른형제나친척과비교하신

표 2. 측정도구
Table 2. Measurement instruments

미칠것이다

가설 3

7) 친구스트레스는외톨이성향에학교유형에따라차이가

있을것이다

8) 교사스트레스는외톨이성향에학교유형에따라차이가

있을것이다

9) 가족스트레스는외톨이성향에학교유형에따라차이가

있을것이다

10) 층동성은외톨이성향에학교유형에따라차이가있을

것이다

가설 4

11) 외톨이성향은학업성취감에학교유형에따라차이가

있을것이다

12) 외톨이성향은사회적유능감에학교유형에따라

차이가있을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을확립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참고하여 스트레스 및 외톨이 성향과 관

련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4월 1일부터 동

년 4월 25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한 인문계와 전문계포함 4

개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총 400부 중

회수된 설문지390부중에서 자료에 오류가 있는 4부를 제외

하고 386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의 조사방법은확

률표본추출방식인 단순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

ling) 방법과 비확률표본추출방식인 할당추출(quota

sampling)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인 AMOS 16.0

버전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측정오차를 고

려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므로 회귀분석과 비교하여 사회현

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3], 분석결과도 더 신뢰할 수 있

다. 그리고종속변수에 대해 여러 개의독립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연구방법에 따라 청소년

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요인들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

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를 위해 SPSS 17.0 버전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타당도 분

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5].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Cohen, Kamarck과 Merme lstein

(198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친구스트레스는 청소년이 받고 있는 또래와의 관계

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친구스트레스는 친구

의 따돌림, 무시, 의사소통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4개의 설

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을 고려한 Cronbach 계수가 .934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지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업성취도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스트레스는 선생님이 나

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과 가르치는 방법, 혼 낸 적이 있는

것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계

수가 .800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스트레스는 부모님이 학업성적을 가지고 형제

나 친척과 비교, 공부강요, 성적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5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계수가 .89로 나타났다.

넷째,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ratt의 충동성의 측

정도구를 수정하여 어떤 일이든 쉽게 몰두할 수 없고, 신중

하지 못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과 같이 5점 척

도로 7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

성을 고려한 Cronbach 계수가 .853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톨이 성향은 이시형(2000)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에서 친구가 없는 것과 친구들로부터

소외와 외로움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11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계

수가 .9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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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있다.

4. 부모님은나에게공부하라고강요하는편이다.

5. 학업성적때문에부모님과갈등이자주발생한다.

충동성

1. 어떤일이든쉽게몰두할수없다.

2. 신중하게생각하지않고행동한다.

3. 한가지문제를붙잡으면그것이해결안될때는

다른일을한다.

4. 복잡한일을생각하려고하면곧싫증이난다.

5. 깊이생각해보지않고일을시작한다.

6. 일을시작하기전에세밀한계획을세우지않는다.

7. 한가지일이끝나기도전에다른일을시작한다.

매개

변수

외톨이

성향

1. 친구들과전화를주고받는일이없다.

2. 나는다른아이들과잘어울리지않는다.

3. 같이어울릴친구가없어소풍이나체육대회를

걱정한다.

4. 점심시간에혼자서점심을먹는다.

5. 학교에서혼자라는느낌이든다.

6.우리반친구들이나를싫어하는것같다는 느낌이든다.

7. 친구들과함께운동하기를좋아하지않는다.

8. 내가부탁할때마다친구들이이유없이거절한다.

9. 체육시간, 단체활동에아무도나와함께하려하지

않는다.

10. 나는친구가없다.

11. 나는다른아이들과잘지내지못한다.

종속

변수

학업

성취감

1. 나는공부를하면서보람을느낀다.

2. 좋은성적을받기위해열심히노력한다.

3. 수업시간에선생님말에집중하는편이다.

4. 수업시간에흥미를느낀다.

5. 나는공부를열심히하려고노력한다.

사회적

유능감

1. 나는다른아이들과잘어울린다.

2. 나는친구들과어울려운동하기를좋아한다.

3. 새친구를사귀는일은쉬운일이다.

4. 나는어디를가나친구들한테인기가있다.

5. 나는친구들과함께하는일을잘한다.

여섯째, 학업성취감은 공부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며, 개

발한 것을 김명자(2002)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부에 대한 보람, 좋은 성적, 수업시간에 흥미 등과 같이 5

점 척도로 5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계수가 .865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회적 유능감은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

영, 이규미, 구자경(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

구들과 잘 어울리며, 친구들과 운동하며, 친구를 잘 사귀며,

반에서 인기가 있는 등과 같이 5점 척도로 5개의 설문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계수가 .858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고등학교 전문계와 인문계 1, 2학년을 대상으

로 하였다. G광역시의 4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고 각 학교

의 1,2학년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결측값

(명/%)

성별
남학생 285 73.8 73. 8

0
여학생 101 26.2 100

학년
1학년 134 34.7 34.7

0
2학년 252 65.3 100

유형
인문계 195 50.8 50.8

0
전문계 190 49.2 100

용돈

2만원미만 81 21.0 21.0

0

2만원이상-

4만원미만
133 34.5 55.4

4만원이상-

6만원미만
98 25.4 80.8

6만원이상-

8만원미만
30 7.8 88.6

8만원이상-

10만원미만
14 3.6 92.2

10만원이상 30 7.8 100

표 3. 응답자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2. 측정도구검증

2.1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외톨이, 충동성, 가족

스트레스, 학업성취감, 사회적 유능감, 친구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등 7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KMO(Ka

iser -Meyer-Olkin)는 .897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41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

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

였다. 분석결과외톨이성향, 충동성, 가족스트레스,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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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C.R.(t) p

채택

여부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1. 친구스트레스→외톨이성향

2. 교사스트레스→외톨이성향

3. 가족스트레스→외톨이성향

4. 충동성→외톨이성향

.552

.038

.011

.010

.554

.045

.017

.011

.064

.062

.034

.058

8.638

.620

.309

.174

.000**

.535

.757

.862

채택

기각

기각

기각

5.외톨이성향→학업성취감

6.외톨이성향→사회적유능감

-.183

-.498

-.137

-.477

.075

.059

-.2460

-.8460

.014*

.000**

채택

채택

표 6. 연구가설검증결과
Table 6.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1 .친구

스트레스

v1

v2

v3

v4

.830

.822

.760

.715

.337

.299

.369

.314

.158

.150

.209

.214

.125

.149

.063

.067

-.064

-.066

-.143

-.122

-.059

-.097

-.221

-.163

.101

.170

.180

.258

2. 교사

스트레스

v1

v2

v3

v4

.162

.185

.065

.095

.700

.688

.664

.654

.259

.232

.102

.232

.096

.093

.250

.231

-.143

-.122

-.202

-.223

-.098

-.072

.118

.042

.247

.314

.090

.057

3. 가족

스트레스

v1

v2

v3

v4

v5

.104

,094

.063

-.001

-.014

.120

.204

.182

.168

.152

.847

.844

.806

.777

.750

-.036

-.021

-.008

.005

.177

.303

-.047

-.038

.029

-.067

.135

.052

.064

.009

.060

.066

.118

.147

.212

.016

4. 충동성

v1

v2

v3

v4

v5

v6

v7

.071

.086

.115

.103

.052

.035

.121

.145

.042

.187

.198

.105

.085

.136

-.070

-.161

-.083

-.023

.072

-.136

-.131

.780

.714

.707

.707

.673

.639

.617

-.078

.022

-.063

.012

-.096

-.077

-.044

.086

.285

.068

-.001

.109

-.096

.189

.091

-.033

.129

.195

.054

.311

.058

5. 외톨이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018

.053

.027

.048

.093

.118

.089

.126

.051

.110

.077

.018

.053

.027

.048

.093

.118

.089

.126

.051

.110

.077

-.044

.091

-.023

.119

-.005

.067

.061

.014

.011

-.017

.134

-.070

-.175

.024

-.041

-.088

-.130

-.073

-.234

-.219

-.221

-.232

.846

.841

.812

.811

.811

.802

.788

.781

.772

.723

.719

.168

.120

.047

.126

.256

.170

.292

.038

.132

.011

.057

.043

.106

.096

.075

.046

.031

-.001

.063

.178

.051

-.052

6. 학업

성취감

v1

v2

v3

v4

v5

-.022

-.110

-.036

-.009

.008

-.075

-.113

-.062

-.060

-.095

.107

.068

.017

-.124

.010

.047

.075

.060

.118

.113

-.038

-.066

-.068

-.001

-.035

.835

.832

.765

.755

.728

-.032

.027

-.183

-.303

-.117

7. 사회적

유능감

v1

v2

v3

v4

v5

-.155

-.137

-.247

-.322

-.236

-.075

-.083

-.067

-.005

-.053

-.013

.027

-.048

.024

-.069

.057

.006

.063

.254

.140

-.128

-.072

-.024

-.185

-.024.

.030

-.104

-.082

.064

.104

816

.816

.781

.697

.649

eigen value

분산비율(%)

누적비율(%)

3.134

7.645

7.645

2.469

6.022

13.66

7

3.651

8.904

22.57

1

3.951

9.637

32.20

8

7.775

18.96

2

51.17

0

3.448

8.410

59.58

0

3.316

8.087

67.66

8

신뢰도Cronbach

Alpha
.934 .800 .890 .853 .949 .865 .858

표 4. 요인분석및신뢰도분석
Table 4.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analysis

감, 사회적 유능감, 친구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등 7개의 측

정항목에대한 Cronbach 계수가모두 0.6이상으로나타났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검증
∗

3.1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Overall model fit) 지수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2376.558, 자유도(df)는 767, 에 대한 p 값

은 0.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기초적합지수(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TLI, 비교적합지수

(CFI)와 간명적합지수(AGFI) 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RMR(원소간평균차이)값이 .046로 0.05보다작게나타났으며,

RMSEA(근차평균제곱근차이) 값은 .074로 0.08보다 작게 나타

났다(김계수, 2009; 이학식·임지훈, 2007). 따라서전체적으로판

단할때본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

적합

지수

χ2 (p) df GFI RMR RMSEA NFI IFI RFI TLI CFI AGFI

적합

지수

2376.588

(.000)
767 .874 .046 .074 .897 .925 .875 .909 .922 .846

최적

기준
p < .05 -

.90

이상

.05

이하

.08

이하

.90

이상

.90

이상

표 5. 연구모형의적합도지수
Table 5. Overall model fit index

3.2 연구가설의 검증

* : p ≤ .05, ** : P ≤ .0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

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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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C.R.(t) p 채택여부

차이

여부
전문

계

인문

계

전문

계

인문

계

전문

계

인문

계

전문

계

인문

계

전문

계

인문

계

1. 친구스트레스 .55 .53 .50 .57 5.4 6.4 .00 .00 채택채택있음

표 7. 조절효과검증결과
Table 7. Test of moderating effects

→외톨이성향 2 9 7 6 74 46 0 0
2. 교사스트레스

→외톨이성향

.07

3

.07

8

.07

8

.09

7

.70

0

1.0

10

.48

4

.31

2
기각기각없음

3. 가족스트레스

→외톨이성향

.05

2

.00

8

.08

0

.01

4

.96

6

.19

1

.21

0

.84

9
기각기각없음

4. 충동성

→외톨이성향

.04

6

.03

6

.05

0

.03

8

.48

5

.47

8

.62

8

.63

3
기각기각없음

5. 외톨이성향

→학업성취감

-.02

0

.27

6

-.10

8

-.19

7

-.18

8

-2.5

50

.85

1

.01

1
기각채택있음

6.외톨이성향

→사회적유능감

-.24

6

-.70

0

-.27

3

-.61

4

-3.3

38

-7.8

34

.00

0

.00

0
채택채택있음

첫째, 연구가설 1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

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검증한 결

과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화계수가 .554이고, C.R 값은 8.638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스트레스

(.045, .620), 가족스트레스(.017, .309), 충동성(.011, .174)은

외톨이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무시하는 것과 친구들

과잘어울리지 못하는 것 등의 친구스트레스는 외톨이 성향

인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지 않고, 혼자서 점심을 먹는 것,

친구가 없는 것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교사 및 가족 관련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외톨이 성

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가설 2에서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

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검증한 결

과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표준화계수 값 -.137, C.R값

-.2.460)과 사회적 유능감(표준화계수값 -.477, C.R값

-.8.460)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좋은 성적을 받기위해열심히

노력하며,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편이며, 학교수

업에흥미를 느끼는 것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톨이 성향이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

리며,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어디를 가나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을 잘한다

는 것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

이 성향의 청소년들은 교사 및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톨이 성향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적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미친 영향

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외톨이 성향

은 학교유형에 따라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과 4의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3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

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검증한 결과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

이 성향에 미치는 전문계 표준화계수는 .552이고, C.R 값

은 5.474이며, 인문계는 표준화계수가 .539, C.R 값은

6.446으로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문계와 인문계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문계가 인문계보다 표준화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친구의 스트레스로 인한 외톨이 성향이 전문계 학생들에

게서 더 강하게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가설 4에서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

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검증한 결과 외톨이 성향

이 학업성취감에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검증결과 전문계

의 표준화계수는 -.020이고, CR 값은 -.188이며, 인문계

는 표준화계수가 .276, CR 값은 -2.550으로 나타났다. 이

는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이 성향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

향에서는 표준화 계수는 전문계 -.246, 인문계 -.700), CR

값은 전문계 -3.338, 인문계 -7.834로 외톨이 성향이 사회

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외톨

이 성향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서는 전문계 학생들에서 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에서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

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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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

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검증한 결

과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및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외톨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가설 2에서 ‘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

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외톨이 성향은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톨이 성향의 청소년

들은 교사 및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친구관련 스트레

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가설 3에서 ‘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스트레스가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문계와 인문계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친구스트레스로 인한 외톨이 성향이 전문계 학생들

에게서 더 강하게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연구가설 4에서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

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미친 영향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

향력의 차이에서 인문계 학생들이전문계 학생들보다 더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톨이 성향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

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외톨이 성향이 학업

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전문계 학생들 보다는 인

문계 학생들에서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분석해 본 결과 친구와 관련

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외톨이 성향의 청소

년들은 교사 및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친구와 관련스

트레스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톨이 성향의 청소년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사회에 대

한 적응과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친구관계 형성에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으며, 학업성취감과 사회적으로 유능감을 키

워 준다면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

성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스트레

스 대처방법으로는 자신의 위치에서 원하는 바를 노력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현실적이고 긍정

적인 방법을 찾아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긍정적으

로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래와 갖

는 친밀한 친구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정서적 지

원을 받게됨을 알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즐겁고 건전

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충동성의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여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관리해주고 해소해주는 교육적 관심과 배려가 필

요하다.

둘째, 외톨이 성향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사회구조 환경 내에서 적절한 기술

을 습득하여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

법을 찾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게 되면

학업에 있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과 친구,

가족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학교유형에 따라 중요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청소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 단위의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표본추출을 전국적 단위로 확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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