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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home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A
survey was carried out on a total of 24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 in group homes. For data
analysis, t-test,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carried out by using SPSS program(version 18.0).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ability of group home adolescents, depending on the grade
and gender. Second, there was an interaction by grade and gender in school adjustment of group home adolescents.
Last,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affected their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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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한국사회의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로인한변화과

정속에서가족구조및가정의기능, 부모의역할에있어서

자녀들은많은변화를겪어왔다. 한국사회에 어닥친급격

한사회경제적변화와위기가아동에게미친직접적인 향

으로 가정해체의 급증을 들 수 있는데, 가정해체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설보호아동은보호자로부터유실, 유기또는이탈된

경우이거나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부적당하거나양육능

력이없는경우에의해보호받는아동을말한다.

그 동안우리나라는시설보호와위탁가정보호, 입양, 소

년소녀가장보호제도같은지역사회보호를통해서요보호아

동을 보호·양육해왔다. 과거 요보호아동이 대부분이었던

시기에는요보호아동의수가많아대규모시설보호가필요

했었지만 최근 발생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시설은 가정적

인환경에서적은인원들의요보호아동을양육하고있는시

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랜 기간 시설보호를 받은

아동들은 집단적 보호에서 가해지는 획일적 규칙, 강요, 사

회적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고(Lee, 1998),

요보호아동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 이미 깊은 심리·정서적

상처를가지고있으므로보다가정적인환경과같은시설에

서보호서비스방안을제공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

러한보호서비스방안의하나로새롭게아동복지시설화모

형의대안으로그룹홈이크게대두(Lee, 2000)되어그수가

현재급증하고있으며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에 1,990세

대로확대하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그

룹홈은 소규모 주거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의장점을살린소규모가정형아동복지서비

스의모형으로가정보호가필요한요보호아동을위한최선

의서비스형태로간주되고있다(No, 1998).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이 상처를 받

았거나보호자의학대, 방임, 이혼등의경험을가지고있고,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정서문제와 행동문제가 많이 발

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Jo, 1999)고한다. 그러므로아동들에게단순히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지지체

계의역할을해주는것(Lee, 2000; M-H. Lee, 2002)도그룹

홈에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홈 아동과 관련한 선

행연구들을 보면, 그룹홈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Lee, 2006), 독서치료효과에관한연구(Lee, 2005), 자

기성장집단프로그램개발및효과연구(Kang, 2003)가 있

고, 그외에그룹홈아동에관한연구는거의전무한상태라

고할수있다.

국내외의 연구에서 진행되어 온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

은크게청소년의개인특성(성, 학년,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등), 가족특성(가족구조, 가족응집성, 부모자녀 의

사소통, 부모양육태도등), 친구및교사관계, 학교생활등의

관련변인들이학교적응과어떠한관계가있는가를밝히려는

것들이었다(Jung & Moon, 2007; Kim, 2005; Lee, 1999;

Lee & Lee, 2004; Park, 2001). 학교적응은청소년들에게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적응과 다양한 심리학적인 변인들

과의관련성에대한연구가이미활발히진행되어왔다(Lee,

2005). 그러나최근에들어적응문제와관련하여중요한변

인으로주목받고있는정서적변인과의관련성에대한연구

는 적응과 정서지능 전반의 관계에 관한 연구(Foster &

Vorbach, 2003; Goleman, 1996; Kwon, 2003; Lee, 2007;

E-S. Moon, 2005)를 제외하고는찾아보기가힘들다. 사소

한일상의경험에서부터삶을좌우하는큰사건에이르기까

지정서가관련되지않은부분은없다고할수있을만큼정

서는우리의생활과 접하다. 과거 정서의개념은느낌, 정

동, 기분 등의용어와혼동되어쓰 다. 그러나최근에는정

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생리적이거

나행동적인변화를수반하는복합적인상태로, 여러가지감

정들을포함하는상위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Kim, 1995).

정서지능은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

신과 타인의 정서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인 관계 문제에

그것을 적용하여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

는능력을말한다(Y-R. Moon, 2005). 청소년의정서지능과

적응행동에관한다양한연구들(Hwang, 1998; Im, 2001)은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사회성이 좋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

(Im, 2003; Lee, 2006; Suh, 2003). 사회성이나심리적안녕

감이 학교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부정적정서를느꼈을때, 정서를조절하려고노력하지

않거나, 긍정적인정서적결과로변환시킬능력이없다면정

서를명확히하는과정이정서개선에도움이되지는않는다.

즉 정서인식의 정도는 그 자체로서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

안녕감을가져온다기보다는그과정을통해좀더효과적인

대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전제요소가 되는 것이다. 정서

조절에 대한 연구 역시 지난 십여 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

는중요한요인이며, 정서를조절하는양식은정신병리와도

중요한연관이있다(Bonanno, 2001). 또한정서에대한다양

한조절양식은그방법과상황, 경험하는정서에따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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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하다

(Gross, 2001).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청소년을대상으로한정서와관련된연구

가 전무하며, 정서조절양식 그리고 그룹홈 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은 하루 일과의 절반을 차지한다. 청소년기의 정서조절능력

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룹홈

청소년들은가정환경, 심리-정서적특성으로인해정서조절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에서 생활하

는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

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연구해보고그룹홈청소년의정

서조절능력과학교적응의관계를규명하여그룹홈청소년의

사회성적응과정책수립을밝히는데그목적을두고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설정된 연구문제

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은 성과 학년에

따라차이가있는가?

연구문제2. 그룹홈 청소년의 학교적응성은 성과 학년에 따

라차이가있는가?

연구문제3.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은

어떠한관계가있는가?

연구문제4. 그룹홈청소년의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학교

적응성에미치는 향은어떠한가?

Ⅱ. 이론적배경

1. 그룹홈 청소년의 특성

그룹홈이란 소규모 집단을 뜻하는 그룹과 집, 가정, 수용

시설등을뜻하는홈이결합된것으로소규모집단이사는집

또는시설이다. 그룹홈은부모의사망, 이혼, 가정폭력및학

대, 빈곤등으로인해보호가요구되는아동들을위해지역사

회내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5~7명 정도의 아동들이 부모

역할을하는2명의생활교사와함께가정적분위기에서양육

되고있는소규모시설이다. 가정보호와시설보호의중간형

태로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인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가정보호와다르고, 시설장및총무등행정관리체계

의 시설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설보호와 구분이 된다(Lee,

2000). 그룹홈은부모가돌볼수없는아동이나청소년을대

상으로 시설에서 계획된 집단생활 및 프로그램과 특별한 서

비스가 결합하여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비혈연 관계의 아동들이 성

인과함께거주하며생활이이루어지는곳이라할수있다.

그룹홈의 기능과 역할은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보

호와 양육, 치료활동, 학교생활 적응,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

고설명하 다(Lee, 2000) 그룹홈은부모의사망, 이혼및기

타사유로 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이나 가정폭력, 학대 등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 가출 등으로 인해 일

시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보호시설이다. 그룹홈은 개별지도와 집단

지도를 통해 사회성을 습득하고 요보호아동이 비행에 노출

되는것을예방하고아동이기본적욕구와심리상태를사정

하여상처받은아동들의마음을감싸주는개별치료또는집

단치료의장소의역할을하기도한다.

Lee(1997)는 그룹홈은 대안의 가정으로 부모의 사망, 가

출, 이혼, 별거등다양한이유로부모의양육을받지못하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한다는 점과 대안의 복지시설이고

치료공간의기능을수행해야한다고했다. 그룹홈은신체적

질병을치료하는병원은아니지만아픈마음을치료해줄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하며 그들의 기본적 욕구와 심리상태를

사정하여 상처받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을 개별치료

또는 집단치료의 장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룹홈

환경의장점은아동이시설에서경험하지못한정서적지지

를받을수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연구는체계적이고전문

적으로시도되거나보고된것이없다. 즉, 그룹홈아동과관

련하여문제행동을위한기초연구를통해그룹홈요보호아

동들을위한지원체제프로그램의제공과그룹홈보호의한

계를극복하여야한다.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빈곤과 이

혼등에의한결손이나방임, 학대가정에서오게된다. 일반

적으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문제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빈곤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서는

불안정해지는등부모세대가빈곤등의문제가정일때그자

녀세대의 1/3은문제가정으로, 그리고또다른 1/3은문제가

정소지가큰위험가정이된다는미국의한연구결과가소개

되기도했다(Kim, 2004).

그룹홈청소년의정서·사회적특성에대해Norton(1981)

은 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초기에는 부모와

이전생활에대한상실을부정하고점차적으로그현실에직

면하고궁극적으로그현실을극복하고자신들의삶을재통

합하는단계를밟게된다고하 다. 첫째, 충격의단계로그

룹홈에 배치되면서 명백한 문제행동을 통해 반응하는 청소

년들과는달리어떤청소년들은전과정에서어떤종류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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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또는언어적문제행동도보이지않으며표면상잘적응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인관여가전혀없는반사적인반응을나타내는경향

이있다고한다. 둘째, 항의의단계로분리경험에의한불안,

분노, 무력감, 비탄의 감정을 경험하며, 친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셋째, 절망의 단계로 무감각

상태와내적인고통과우울절망감의표현으로새로운환경

에서거의아무것도요구하지않는상태가되는데청소년의

활동에 목적이 없고 혼란스러우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

나새로운관계를형성하고자하는동기가거의없는퇴행현

상이나타난다고하 다. 넷째, 분리·이탈의단계로그룹홈

에서의적응단계라고볼수있다. 즉, 과거의무력감과절망

감이미래에대한희망으로대치된다는것이다. 이혼과같은

가정환견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행동문제는 불복종, 반항적

인 행동, 학업성적의 하락과 학교에서의 적응의 어려움, 심

한우울과정서적인문제를일으키기도한다.

2. 정서조절능력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정서를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에노출되고, 정서경험에따라다양하게반응한다. 정서

경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서조

절의 필요성을 언제나 느끼고,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물음을마음속에품고있다(Min, 2000). 정서조절이개

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서

조절에대한심리학적연구는최근에와서야본격적으로시

작되어아직까지연구자들간의정서조절에대해합의되거나

타당하게받아들여지고있는정의는없다.

연구자에따라서“유쾌한정서를극대화하고불쾌한정서

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들”(Westen,

1994), “정서를다루는전략들”(Morris & Reilly, 1987), “긍

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

(Kopp, 1989),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절차들”

(Gross, 1998) 등으로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또한Mayer

와 Salovey(1990)는정서조절을자신의정서를억압하는것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

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절할 줄 아는 것으로, 사회

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유능감에직접 향을주어가정

이나우리의공동체적인삶을보다안정적이고편안하게만

들어주는능력이라고정의했다.

정서조절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부정

적인정서를긍정적인정서로개선하고자하는노력이다. 이

것은소위쾌락주의에입각한것이다. 그러나정서조절이단

순한것은아니며개인이처한상황과경험하는정서의종류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을 위해서 개인마

다다양한방법이있을수있으며, 이에따라효과나만족도

에서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정서를조절하기위한방법의

선택이중요함을의미한다(Im, 2003).

Parkinson(1996)은사람들이사용하는200여개의정서조

절방법들이크게인지적차원대행동적차원과회피/분산적

차원 대 능동/수용적 차원에 따라 나눌 수 있음을 제안하

다. Gross와 John(2003)은 정서조절양식을 크게 선행사건

초점적(antecedent-focused) 양식과 반응 초점적

(response-focused) 양식으로구분하 다. 선행사건초점적

양식은정서반응경향성이완전히활성화되기전에취하는

것으로 인지적 재평가(cognitive-reappraisal)가 대표적이

며, 반응초점적정서조절양식은정서반응경향성이활성화

된후에취하는것으로억제가대표적이다. Gross와 John은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를 중심으로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하고있으며, 정서조절이이루어지는과정에대한모

델은정신병리를정서조절측면에서이해하고자하는여러

연구자들에게많은주목과지지를받고있다(Son, 2005).

Yun(1999)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들에 대한 선

행연구결과들이공통적으로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처방

법과회피적이고주의분산적인대처방법으로구분될수있

다고 제안하고, 이에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대처 방법을 추

가하여세가지로범주화하 다. 그는경험적인자료를요인

분석하여 다양한 정서조절 방략들이 능동적 조절양식, 회

피-분산적 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의 세 가지로 구

분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이 연구에서 세 가지 조절양식

과삶, 건강, 대인관계에서의만족을측정한결과능동적조

절양식은 삶, 건강, 대인관계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정

적상관을보 으며, 회피-분산적조절양식은유의미한수준

은 아니지만 삶, 건강, 대인관계 모두와 부적상관을 나타내

었다.

정서의 종류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차이를 본 후속연구

(Min, 2000)에서는 능동적 조절양식은 전반적으로 가장 자

주 사용되는 조절양식으로 분노와 불안, 부끄러움을 조절하

기위해사용되고불안을조절하는데가장효과적이었다. 지

지추구적 조절양식은 상대적으로 슬픔을 조절하기 위해 많

이 사용되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회피-분산

적조절양식은분노나부끄러움을조절하기위해많이사용

되지만부정적정서를조절하는데효과적이지않았다. K-S.

Lee(2002)의정서의종류에따른정서조절양식의차이에관

한연구에서는분노조절에는능동적조절양식과지지추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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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양식, 슬픔조절에는지지추구적조절양식, 불안과수치

심에는 능동적 조절양식이 각각 효과적이었다. Im(2003)은

정서조절양식이정서인식의명확성과심리적안녕을매개하

는 모형을 검증한 연구에서, 능동적 조절양식과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의 경우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회피-분

산적조절양식은안녕감과부적상관을나타냈다. 또한정서

를 명확히 인식한 후 그에 따른 조절노력이 있을 때 안녕감

을얻을수있다고밝혀졌다. Lee, Lee와Shin(2005)의삶의

의미와 정서조절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향에관한연구에서능동적조절양식, 지지추구적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의 순서대로 안녕감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 으며,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부정적인 향을

주었다. Jung, Lee와Yoo(2006)의정서조절양식과부모애착

이청소년의생활만족에미치는 향에관한연구에서는능

동적 조절양식은 생활만족에 정적 향을, 회피-분산 조절

양식은부적 향을미치는반면, 지지추구조절양식은유의

한 향을미치지않는다고하 다.

3. 학교적응성

적응이란개인과환경사이에균형있고조화로운관계를

유지해가는과정이며, 개인의요구·갈등·스트레스를합리

적으로해결할수있는과정이나정도라고할수있다(Kim,

1993). 학교환경은초기아동기에서청소년기에이르기까지

계속해서생활해야하는중요한가정밖의환경(Cicchetti &

Lynch, 1977)으로, 학령기이전의아동은주로가정에서부

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격을 형성하고 적응하 으나 학

령기이후에는생활의중심이가정에서학교로옮겨지게된

다. 이 시기에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적응의 기술을 습득케

하고 인생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간관계를 확립하

고 사회적인 기능과 법칙을 배울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게된다(Cho, Choi, Choi, Kwak, & Lee, 1999). 특

히, 청소년기에 이르러 중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하느냐의 여부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

당한 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Lee, 1999), 학교적응은청

소년기의핵심적인발달과제라고할수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ierman(1994)은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안에서개인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환경을변화시

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인 과정

으로,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그집단의목적을효율적이고능률적으로달성하는것뿐아

니라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 다. Coleman, Kochenderfer와

Ladd(1996)은아동이학교환경에관심을가지고, 이에참여

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학교적응을 설명하

여, 아동의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과 감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Min(1995)은 아동이대인관계나학교의규범, 질서

등에있어적절하고조화있는행동을하여정상적인학교생

활을하고자신도만족하는경우를학교적응으로정의하

으며, Kim과Moon(2002)은학교생활과 접하게관련된학

업적, 사회적, 정의적측면에서의요구를합리적으로만족시

키기 위해서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내현적 행동으로 정의하 다. 한

편, Kim(2000)는학교적응을학습자가학교상황, 즉학교수

업·학교생활·학교 내 친구와의 관계·교사와의 관계·학

교환경등에서유발되는스트레스에대처하는일련의노력

으로서, 학습자의요구를학교상황의제반요구에잘조절하

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실현 가능성을 신중

하게고려하여학교상황에서할수있는것과없는것에따

라대처하려고하는학습자의성공적혹은비성공적인시도

라고개념화하고있다.

이처럼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

게분류하고있는데, Berndt와 Keefe(1995)는 학교적응은

복잡한 양상을 가진 광범위한 구성개념이라고전제하고, 선

행연구에서강조되어온수업활동에대한긍정적인참여, 적

절한 수업행동, 특히 방해되는 행동의 부재, 그리고 성적표

로부터판단된학업성취의세가지측면을선택적으로강조

하 다. Bierman(1994)은학교적응을학업적적응, 행동적

적응, 사회·정서적 적응으로, Fine, Kurdek과 Sinclair

(1995)는 학업성적, 기초지식에대한성취도, 문제행동으로

분류하 으며, DuBois, Eitel과Felner(1994)는학업성적, 학

교출석, 학습에관련된자아개념등으로개념화하 다. 국내

연구를살펴보면, Kim(2002)은 수업참여도, 사회적적응행

동, 정의적적응행동으로분류하 으며, Lee(2005)는중학생

의학교적응구성개념에대한연구에서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기본 역으로 설정하고 학업 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교사호감, 교사친 감, 질

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의하위차원의요인들을밝혀냈

다. Kim(2000)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

응, 학교친구적응및학교생활적응의다섯가지측면에서학

교적응을설명한바있다.

학교환경적응은 학습자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환경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해 가는 정도를 의미하고, 학교교사적응은

학습자가학교교사와의관계에서모든것을바르게이해하

고자신의요구를교사에게적절하게조절하며, 교사와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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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수반하는스트레스를적절하게대처해가는인간관계

의 정도를 의미한다. 학교수업적응은 학습자가 학교의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수업시간

에자신의요구를적절하게조절하며, 유발하는개인의스트

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학교친구적

응은 학습자가 학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

반일들을바르게이해하고자신의요구를적절하게조절하

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유발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해가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은 교내의

규칙과 질서·각종행사·시설물의 활용·준비물의 지참·

교내홍보와게시물의확인등학교생활전반에서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에게 유발하는 여

러스트레스를잘대처해가는정도를말한다.

선행되어진연구결과를보면, 성에따라서는대체로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 2005). 학년에 따른 결과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 다(No, 2005; Yoon,

2005). 학년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핀 Jung과

Moon(2007)은교사관계와학교생활에서저학년일수록학교

적응을더잘하는것으로나타났고, Chae(2004) 또한학년이

낮을수록학교생활에더잘적응하며더만족하는것으로나

타났다. 반면 Kim(2002)는 학교생활적응에있어서학년간

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 다. 부모 여부에

따른학교적응연구에서Bae(2003)는양친과함께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적응이 높게 나왔으며, 학교적응의 하위차원인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에서 양친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가정

의 자녀가 편부, 편모 가정보다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하 다.

이와같이학교적응과관련하여청소년개인의특성에따

른 학교적응과 주변 환경에 의한 학교적응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청소년 개인의 부적응 상태인 정서조절에

따른학교적응연구는미흡하고, 더구나일반청소년이아닌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본연구는그룹홈청소년의성과학년에따라정서조

절능력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

생 246명이 다. 전국 348개소 그룹홈에 중·고등학생은

818(중학생 518명, 고등학생 300명)명이 입소 중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전국그룹홈에전

화로 설문지 승낙을 받은 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우

편으로 설문지를 거두는 방법으로 총 260부의 질문지를 배

부하고250부를회수하 으며, 불완전한자료4부를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연구 자료로 활용한 질문지는 246부를 사용

하 다. 연구 대상자는 성과 학년별, 지역별로 나타내었다.

그결과는Table 1과 Table 2에제시되어있다. 성별의경우

그룹홈남학생110명, 여학생이136명이 다. 학년별로는중

학생164명, 고등학생82명이 다.

연구대상의지역별인원에대한분포는서울지역총 135

명중35명, 경기지역총214명중70명, 인천지역총34명

중7명, 부산지역총65명중37명, 대구지역총47명중27

명, 광주지역총 32명중 20명, 충청도지역총 39명중 15

명, 전라도지역총98명중14명, 경상도지역총43명중13

명, 제주도지역총11명중8명의그룹홈청소년이설문지에

응답하 다. 강원도 지역의 그룹홈 청소년은 설문에 응답을

하지않았다.

2. 연구도구

1) 정서조절능력

본척도는Yun(1999)이개별정서경험에따른정서조절

양식의선택과효과성을살피기위해개발한“정서조절양식

체크리스트”를Im(2003)이수정한것이다. 척도는25문항으

Table 1.
An object of study in gender and grade distribution (N = 246)

Category Boy Girl Total

Middle school 73(44.5%) 91(55.5%) 164(66.7%)

High school 37(45.1%) 45(54.9%) 82(33.3%)

Total 110(44.7%) 136(55.3%) 246(100%)

Table 2.
About an object of average from all over the country group home in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N = 246)

Area Seoul Gyeong-gi In-cheon Bu-san Dae-gu Gwang-ju Total

① 35/135(25.9%) 77/214(35.9%) 7/34(20.5%) 37/65(56.9%) 25/47(53.2%) 15/32(46.8%)

246/818(30%)Area Gangwon-Do Chung Chong-Do Jeolla-Do Gyeongsang-Do Jeju-Do

② 0/46(0%) 15/93(16.1%) 14/98(14.3%) 16/43(37.2%) 5/11(45.4%)

Note. ①, ②A number of middle & high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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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3개의하위척도로구성되어있다. 3개의하위척도는능동

적 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

이다. 능동적조절양식은부정적정서를조절하기위해문제

해결을위한계획을세우고, 자신의느낌과상황을이해하기

위해노력하는등구체적인문제해결행동을보이는조절양

식을 말한다.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이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지지를구함으로써자신의부정적정서를해

결하는조절양식이다. 정서조절양식의전체신뢰도는 .784,

능동적조절양식은 .801, 회피-분산적조절양식은 .822, 지

지추구적조절양식은.794로나타났다.

2) 학교적응성

학교적응성에 대한 척도는 Kim(1993)가 제작한“학교적

응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41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학교적응성의하위 역은크게5개의 역으

로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

응, 학교생활적응으로 되어있다. 총점의 범위는 41∼20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학교적응성의전체신뢰도는 .775, 학교환경적응은 .801, 학

교교사적응은 .788, 학교수업적응은 .811, 학교친구적응은

.789, 학교생활적응은.807로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연구를위한예비조사는 2010년 7월에그룹홈청소년

25명을대상으로실시하 다. 본조사는2010년7월25일-9

월 30일까지실시하 다. 연구대상섭외를위해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게시된그룹홈연락처에전화로해서연구참여

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다시

우편으로회수하 다.

4. 자료분석

본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SPSS 18.0 for window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 다. 첫째, 그

룹홈청소년의사회인구학적정보를알아보기위해빈도분

석을실시하여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산출하 다.

둘째, 성과 학년에 따라 정서조절능력과학교적응성이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 다. 넷째, 성과 학년에따라정서조

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그룹홈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그룹홈청소년의일반적인특성을알아본결과는Table 3

과 같다. 그룹홈에 거주한 기간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44.3%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룹홈에같이거주중인친형

제는 없다는 결과가 58.5%로 나타났다. 그룹홈에 들어오게

된 이유로는 부모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이 어려워져서

들어오게 된 이유(37.8%)가 가장 높았으며, 그룹홈 입소 경

로는 시청(동사무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31.1%)가 가장

높았다. 부모 여부에서는 부와 모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59.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나 친척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청소년은71.1%로나타났고, 부모나친척들과만나

거나연락하지않는청소년은28.9%로나타났다.

2.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성과 학년에 따라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이 차이

Table 3.
General character of group home adolescents (N = 246)

Residence 
period

1 year over - 3 years under 108(44.3%)
1 year under 57(22.8%)

3 years over - 5 years under 46(18.7%)
5 years over 35(14.2%)

Siblings exist in
Group Home

No 144(58.5%)
Yes 102(41.5%)

Causes

Parents personal problem 93(37.8%)
Parents’ divorce 66(26.8%)

etc,. 46(18.7%)
Father or Mother decease 27(11%)

Poverty 14(5.7%)

Means of
acquisition

Through the city hall 
(dong office) 76(31.1%)

Through the shelter 67(27.4%)
Through the relative 46(18.7%)
Though the parents 35(13.8%)

etc,. 22(9%)

Parents exist

All exist 146(59.3%)
Father exist 50(20.3%)

Mother exist 33(13.4%)
Parents death 17(6.9%)

Contact /
Meet parents /
Relative exist

Yes 175(71.1%)

No 71(28.9%)

Contact with
parents /Reason
why don’t meet

with parents

Don’t want to meet 125(50.7%)
Parents didn’t contact me first 45(18.3%)

ect,. 45(18.3%)
Don’t know where parents live 31(12.7%)

Group Home teachers don’t
want me to meet parents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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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으

며그결과는다음과같다. 그룹홈청소년의학년과성에따

른정서조절능력평균과표준편차는Table 4, 이원변량분석

결과는Table 5, 상호작용효과그림은Figure 1과같다. 성에

따른주효과는회피-분산적조절양식(F= 4.76, p < .05), 지

지추구적조절양식(F = 11.51, p < .001)에서나타났고, 학년

에따른주효과는능동적조절양식(F = 6.04, p < .05), 회

피-분산적조절양식(F= 4.81, p < .05)에서나타났다. 즉, 성

에따라회피-분산적조절양식과지지추구적조절양식은차

이가있게나타났고, 학년에따라능동적조절양식과회피-

분산적조절양식은차이가있게나타났다. 그리고성과학년

의상호작용효과는지지추구적양식(F = 6.35, p < .05)에서

8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3호, 2012

Table 4.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emotion regulation average & standard deviation (n = 246)

Measurement
variable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Boy(n = 73)
m(sd)

Girl(n = 91)
m(sd)

Total
(n = 164)

Boy(n = 37)
m(sd)

Girl(n = 45)
m(sd)

Total
(n = 82)

① 2.16(.57) 2.13(.46) 2.14(.51) 2.23(.54) 2.42(.59) 2.33(.58)
② 2.29(.55) 2.43(.51) 2.36(.53) 2.12(.52) 2.29(.38) 2.21(.46)
③ 2.26(.66) 2.33(.62) 2.30(.64) 2.06(.62) 2.57(.65) 2.34(.68)

Note.① Positive regulation ②Avoidance dispersive regulation ③ Support seeking regulation

Table 5.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emotion regulation of two-way ANOVA (N = 246)

Category SS df MS F

Gender
① .313 1 .313 1.08
② 1.225 1 1.225 4.76*
③ 4,76 1 4,76 11.51***

Grade
① 1.74 1 1.74 6.04*
② 1.24 1 1.24 4.81
③ .024 1 .024 .05

Gender ① .683 1 .683 2.37
* ② .007 1 .007 .03

Grade ③ 2.627 1 2.627 6.35*

Error
① 69.667 242 .288
② 62,3 242 .257
③ 100,01 242 .413

Total
① 72.427 245
② 64.862 245
③ 105.77 245

Note.① Positive regulation ②Avoidance dispersive regulation ③ Support seeking regulation
*p < .05, ***p < .001.

Figure 1.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support seek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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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나타났다. 즉, 남학생은중학생이고등학생보다지지

추구적조절양식이낮아지고여학생은고등학생이중학생보

다지지추구적조절양식이높아짐을나타낸다.

Figure 1과같이중학교남학생(m= 2.26)은학년이높은

고등학생(m = 2.06)이 되면서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낮아

지고, 중학교여학생(m= 2.33)은학년이높은고등학생(m=

2.27)이되면서지지추구적조절양식이높아진다.

3.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성

성과 학년에 따라 그룹홈 청소년의 학교적응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에 대한 연구 9

Table 6.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school adjustment average & standard deviation (N = 246)

Measurement
variable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Boy
(n = 73)
m(sd)

Girl
(n = 91)
m(sd)

Total
(n = 164)

Boy
(n = 37)
m(sd)

Girl
(n = 45)
m(sd)

Total
(n = 82)

Adjust to school
environment 2.58(.49) 2.41(.59) 2.48(.55) 2.29(.48) 2.42(.60) 2.46(.55)

Adjust to school
teacher 2.66(.58) 2.70(.64) 2.68(.61) 2.41(.68) 2.66(.62) 2.55(.65)

Adjust to school
class 2.34(.47) 2.37(.48) 2.35(.47) 2.16(.56) 2.38(.54) 2.28(.56)

Adjust to school
friend 2.49(.45) 2.49(.49) 2.49(.47) 2.36(.47) 2.46(.42) 2.42(.45)

Adjust to school
life 2.79(.47) 2.90(.41) 2.85(.44) 2.66(.57) 2.81(.55) 2.74(.56)

Table 7.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school adjustment of two-way ANOVA (N = 246)

Category SS df MS F

Gender

School environment .028 1 .028 .09
Teacher 1.079 1 1.079 2.73

Class .801 1 .801 3.14
Friend .158 1 .158 .71

School life .871 1 .871 3.68

Grade

School environment 1.009 1 1.009 3.27
Teacher 1.126 1 1.126 2.84

Class .378 1 .378 1.48
Friend .262 1 .262 1.18

School life .714 1 .714 3.01

Gender
*

Grade

School environment 1.290 1 1.290 4.19*
Teacher .539 1 .539 1.36

Class .471 1 .471 1.84
Friend .151 1 .151 .68

School life .017 1 .017 .07

Error

School environment 74.525 242 .308
Teacher 95.653 242 .395

Class 61.734 242 .255
Friend 53.344 242 .220

School life 57.268 242 .237

Total

School environment 76.943 245
Teacher 97.895 245

Class 63.01 245
Friend 53.804 245

School life 58.884 245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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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성평균과표준편차는Table 6, 이원변량분석결과

는Table 7, 상호작용효과그림은Figure 2와같다. 성과학

년에 따른 학교적응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학교환경적응(F =

4.19, p < .05)에서나타났다. 남학생은학년이올라갈수록학

교환경적응 정도가 낮아지고, 여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환경적응정도가높아짐을나타낸다.

Figure 2와같이남자중학생(m= 2.41)은학년이높은고

등학생(m = 2.29)이되면서학교환경적응정도가낮아지고,

여자중학생(m= 2.58)은학년이높은고등학생(m= 2.42)이

되면서학교환경적응정도가높아진다.

4.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의 관계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의 관계를

알아보기위해Pearson의적률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 으

며그결과는 Table 8과 같다. 능동적조절양식은학교교사

적응(r= .170, p < .01), 학교수업적응(r= .279, p < .01), 학교

친구적응(r = .198, p < .01), 학교생활적응(r = .158, p < .05)

에서 정적상관관계를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능동적 조절양

식이높을수록학교교사적응정도, 학교수업적응정도, 학교

친구적응 정도,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학교교사적응(r = .127, p <

.05), 학교생활적응(r= .184, p < .01)에서정적상관관계를가

지는것으로나타났고, 학교수업적응(r= -.133, p < .05)에서

는부적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회피-분산

적조절양식을하지못할수록, 학교교사적응정도, 학교생활

적응정도는낮았고, 학교수업적응정도는높은것으로나타

났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학교교사적응(r = .300, p <

.01), 학교수업적응(r = .145, p < .05), 학교친구적응(r =

.254, p < .01), 학교생활적응(r= .280, p < .01)에서정적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을 잘할

수록 학교교사적응 정도, 학교수업적응 정도, 학교친구적응

정도, 학교생활적응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5.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

에 미치는 향

그룹홈청소년의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학교적응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학교적응성의 하위변인 중 학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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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school environment.

Table 8.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group home adolescents (N = 246)

Variabl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② .189** 1
③ .555** .371** 1
④ .103 –.033 .099 1
⑤ .170** .127* .300** .547** 1
⑥ .279** –.133* .145* .468** .392** 1
⑦ .198** .004 .254** .609** .469** .752** 1
⑧ .158* .184** .280** .359** .584** .442** .446** 1

Note. ① Positive regulation ②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③ Support seeking regulation ④ School environment ⑤ Teacher
⑥Class ⑦ Friend ⑧ School life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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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응에는 향을미치지않는결과가나와제시하지않았

다. 공선성여부를알기위해서공차한계(Tolerance)와 VIF

계수를산출한결과, 공차한계가작거나(< 0.1) VIF계수가크

면 (> 10) 다중공선성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모든

모형에서공차한계는0.1 이상이었고, VIF계수가모두10이

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측정변인간상관계수가 .70 이하로확인되어회귀분석

에무리가없다고판단하 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1)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교

사적응에미치는 향

그룹홈청소년의성, 학년정서조절능력이학교교사적응에

미치는 향을알아보기위해중다회귀분석을사용한결과는

Table 9와같다. 지지추구적조절양식(β= .281, p< .001)이학

교교사적응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지지추구적

조절을잘할수록학교교사적응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회귀식에대한설명력은10.4%로나타났다.

2)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수

업적응에미치는 향

그룹홈청소년의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학교수업적응

에미치는 향을알아보기위해중다회귀분석을사용한결

과는보면Table 10과같다.

능동적조절양식(β= .323, p < .001)은학교수업적응에정

적 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고, 학년(β = -.158, p < .01)

과회피-분산적조절양식(β= -.247, p < .001)은학교수업적

응에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룹홈 청소

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수업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회피-분산조절을하지못할수록학교수업에적응을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 정도에 부적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회귀식에대한설명력은 15%로나

타났다.

3)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친

구적응에미치는 향

그룹홈청소년의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학교친구적응

에미치는 향을알아보기위해중다회귀분석을사용한결

과는보면Table 11과같다. 지지추구적조절양식(β = .242,

p < .001)이학교친구적응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지지추구적 조절을 잘할수록 학교친구적응에 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회귀식에대한설명력은8.9%로나타

났다.

4)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

활적응에미치는 향

그룹홈청소년의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학교생활적응

에미치는 향을알아보기위해중다회귀분석을사용한결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에 대한 연구 11

Table 9.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emotion regulation effect on teacher adjustment (N = 246)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F

Teacher-
adjustment

Constant 2.076

.104 5.568***

Gender .047 .037
Grade –.154 –.115

Positive regulation .038 .032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005 –.004

Support seeking regulation .270 .281***

***p < .001

Table 10.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emotion regulation effect on class adjustment (N = 246)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F

Class
adjustment

Constant 2.212

.150 8.460***

Gender .107 .105
Class –.170 –.158**

Positive regulation .302 .323***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244 –.247***

Support seeking regulation .034 .044

**p < .01, ***p < .001.



- 46 -

과는보면Table 12와같다. 지지추구적조절양식(β = .226,

p < .01)이학교생활적응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지지추구적 조절을 잘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회귀식에대한설명력은 10.3%로나

타났다.

Ⅴ. 결론및제언

본연구는그룹홈청소년이성과학년에따라서정서조절

능력이 학교적응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자료수집을위해전국그룹홈에거주중인중·고등

학생 246명을대상으로하 다. 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분

석결과를요약하고논의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그룹홈청소년의일반적인특성을알아본결과, 그

룹홈 청소년은 1년에서 3년 미만 정도 생활하는 청소년이

109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114명(58.5%)이 친형제와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에 들어오게 된 이

유는 부모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이 어려워져서 들어온

청소년이93명(37.8)으로가장많았다. 시청이나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룹홈에 입소하게 된 청소년이 77명(31.1%)이 다.

그룹홈 청소년들은 146명(59.3%)이 부모 모두 생존해 계신

상태 고, 부모나 친척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청소년은

175명(71.1%)이 다. 부모나친척들과만나거나연락하지않

는청소년은71명(28.9%)이 다. 연락이나만남을하지않는

그룹홈 청소년 71명 중, 이유는 본인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36명(50.7%)이 다.

둘째, 그룹홈청소년의정서조절능력이성과학년에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분석을 한 결과, 그룹홈 청소년의 성에 따른 정

서조절능력은 회피-분산적 조절양식과 지지추구적 조절양

식에서주효과를나타냈고, 학년에따른정서조절능력은능

동적조절양식과회피-분산적조절양식에서주효과가나타

났다. 그리고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지지추구적 조절

양식에서나타났는데, 즉, 남학생은학년이높아질수록지지

추구적 조절양식이 낮아지고, 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높아짐을 나타냈다. 지지추구적 조

절양식은 타인으로부터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남학생은 학

년이올라갈수록타인에게도움을구하는정도가낮게나타

났다.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남학생들에게 타인으로부터

도움을구하는방법을깨닫게해주어야한다.

셋째, 그룹홈 청소년의 학교적응성이 성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분석을 한 결과,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성은 학교환경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환경에 적응이 낮아지고,

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환경 적응이 높아짐을 나

타낸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적응을 잘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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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emotion regulation effect on school life adjustment (N = 246)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F

School life
adjustment

Constant 2.254

.103 5.495***

Gender .073 .074
Grade –.117 –.133

Positive regulation .032 .036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064 .067

Support seeking regulation .169 .226**

**p < .01, ***p < .001.

Table 11.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emotion regulation effect on friend adjustment (N = 246)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F

Friend
adjustment

Constant 2.248

.089 4.692***

Gender .011 .012
Class –.106 –.106

Positive regulation .090 .104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111 –.122

support seeking regulation .173 .242**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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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2005)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을잘하는연구(No, 2005; Yoon, 2005)와도 같은

결과를나타낸다. 하지만성과학년에따른학교적응성의상

호작용을본그룹홈청소년의연구가존재하지않아비교대

상의어려움이있다.

넷째,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능동적 조절양식은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생활적응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나, 능동적 조

절양식이 높을수록,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

동적조절양식은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생활에

서유의한정적상관이나타난연구(Park, 2001)와도같은결

과를나타낸다. 회피-분산적조절양식은낮을수록학교교사

적응, 학교생활적응정도가낮고, 학교수업적응정도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높을수록 학교교

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교사와

의관계가원만하여지고, 수업에집중하게되며학교생활도

잘적응하게된다.

다섯째,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

적응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한결과, 그룹홈청소년의성은학교적응성에 향을미치

지않았고, 학년, 정서조절능력은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

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학교환경적응은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의 어떠한

것에도 향을미치지않아결과를제시하지않았다. 학교교

사적응에서는지지추구적조절양식이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에서는 능동적 조절양식이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과 회피-분산적 조절양

식은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친구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제한점과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자기보고

식의설문지를사용했으므로연구대상자의반응왜곡에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룹홈 설문지를 종사자들

이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설문에 응

답했는지알수가없기에제한점이있다. 둘째, 본연구의대

상자는중·고등학생이 는데, 중학생보다고등학생이현저

히적게응답하여중학생과고등학생의대상비교가제한점

이 있다. 후속연구에는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동등한 비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전국 그룹홈에 있는 800여명의 청소년 중 30%인 246명의

청소년들이응답했다는점에서의의를들수있다. 둘째, 지

금까지그룹홈청소년에대한논문은전무한상태이고, 그룹

홈아동에대한연구들이대부분이다. 또한지역적그룹홈에

대한연구들이있었지만, 전국그룹홈을대상으로한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그룹홈 중·고등학생

을연구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셋째,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이많지만그룹홈청소년들을대상으로연구한것은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학교적응성에대한 연구는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있었고,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지만, 청소년 대상을 연구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정서조절능

력과 학교적응성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넷째, 그룹홈이점차증가하고

있는현시대에서아직까지그룹홈청소년에대한연구는거

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그룹홈 청소년

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점을미루어보아정서조절능력을포함시켜그에따른

향력을살펴봤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 청소년들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교

적응성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지

내야하는그룹홈청소년들의정서조절능력이학교적응성에

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그룹홈청소년들도학교에적응

하기위해적절한정서조절을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

한앞으로그룹홈선생님, 종사자들의사랑과관심으로정서

조절능력을 키워나가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도 정서조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룹홈 종사자들은

현재청소년들의정서조절능력을감안하여학교에서의생활

에잘적응할수있도록지도할수있으리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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