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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요즘 등 생들  지나 게 많  양  공부를 

고 열  경쟁  사회에  루 루를 마  , 

졸이며 살 가고 있다  국 동  청. 2013

소  행복지  국   조사에 르면, 

국  동  청소  행복지 는  연속 5

국가  가장 낮  를 차지 는 것OECD 

 보고 고 있다 폭  해  가해 경험. 

  역시 해마다 증가 고 있는데 고등, ․ ․

생 에  등 생이 가장 높  것  나타

나고 있다(Korean Bang Jeong-hwan foundation 

Development and Society lab of Yeonsei University, 

등 생들  지나  열  인해 조장2013). 

 경쟁심이나 돌림과 같  폭  새, , 

운 과 매체를 통  다양  보  

향  과거보다  많  스트 스를 고 있다

(Kim Kyung-Suk, 2003; Kim Youn-Kyung & 

이러  스트 스에 Chung Moon-Ja, 2008). 

 처 지 못  생들  신체  는 심리

등학생의 탄력성과 학교 응에 미치는 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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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상태에 처 게 고 여러 가지 , 

신건강상  를 일 키거나 부  

이어질  있다 근에는 부  인해 . 

업 단 이 증가 고 있는 것  보고 고 있

어(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부  심각 에 주 를 울여야  요

가 있다.

생에게 는 루  가장 많  시간  보

내며 다양  경험  게 는 작  사회 , 

 생에게 있어 매우 요  미를 가

진다 이란 생들이 생 이나 . (adaptation)

사회  상황에  지 심리  그리고 신, , 

체  달  해 능동  참여 는 것  

볼  있다  생들이 에  게 . 

는 여러 가지  여건  자신들  요구에 

맞게 변 시키거나 생들 스스 가 에  

모든 여건  르게 용 는 것  포함 다(Kim 

생 에  잘 는 생Yong-Rae, 2000). 

들  에  감 이나 태도 동 가 , 

이  에 인 계가 원만 고 업 이 향

상 며 행동특 이 람직 게 써 개

인  달    사회  에도 큰 도

움이   있다 생  (Ahn Young-Bok, 1985). 

에 어 움  겪는 생들  개인  욕구가 

 내 경과  계에  용 거나 충족 지 

못함  인해 갈등  겪거나 부  행동과 

같  특 들  나타낸다(Baek Hye-Jeong, 2007). 

등 에 부  부  행동  잡지 못

고 그  게 면 이러  행동이 고등․

지 이어  심각  부  상태  진

 뿐 니라  다른 태  이차   이

어질 가능 이 매우 높다(Kim Yeong-Eun, 2008).

라  생들이 생 에  해

는 자신  내  장과 갈등  히 해소 며 

경 인 스트 스에 처   통 이고 

탄 인 개인  특 인 탄 이 엇보다도 요

구 다(Song Young-Kyoung et al., 2011; Shin 

탄 과  간  Hye-Jeong, 2008). 

에  행연구들  살펴보면 탄 이 높, 

 생 에 잘 고(Goo Ja-Eun, 2000; 

Park Sang-Hee, 2009; Song Mi-Ryoung & Lee 

규  잘 는 것  Jae-Yeon, 2011), 

보고 고 있다 자 탄(Chae Ho-Sook, 2008). 

이 높  동일  어 운 과 에 도 는 것

 고 실 경험   용 여 , 

업 행  보다 충실히 여  잘 는 

것  나타났다 등  (Chae Ho-Sook, 2008). 6

 상    연구에Park Sang-Hee(2009)

는 자 탄 과 실 내 이 높  에 

 잘 다  . Lim Youn-Jin & Lee 

 등 생  상   연구Eun-Kyung(2010)

에  자신  좋  분  지 고 좋지  감

 감소시키는 자 조 능 이 업에 극

 참여 는 업 원만  래 계를 , 

지 는 구  등  인 에 

인 향  끼침  다 이  같  행. 

연구들  종합해볼  탄  생들  

에 요  향  미 고 있    있다.

부분  행연구들에  탄  개인  감

능  조 고 변 는 경이나 개연  있

는 상황  사건  내외  스트 스에 해 ․

통  있게 는 능 인 자 탄  내포

고 있다 자 탄  다룬 행연구들  . 

부분 해결 략  요 게 다루고 있고 그 

에 도 통 에  부분들이 부각 고 있

며(Goo Ja-Eun, 2000; Park Sang-Hee, 2009; Song 

Young-Kyoung et al., 2011, Chae Ho-Sook, 2008), 

고통이나 운 상황에 도 그들  경험  구조

 인식 는 능 인 감 통 인 면도 

요 게 다 지고 있다(Lim Youn-Jin & Lee 

 조직 건강  연구  Eun-Kyung, 2010). , 

부    연구 행복    , 

행연구들에  다루는 탄   립과 창

 해결   해결역량(Miles, 1969) 

외에도 스트 스  감  통   있는 사회

역량(Elias et al., 1997; Merrell & Guel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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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탕  자 효능감과 자2011) 

존 감  갖는  자 개 (Kim Soon-Hye, 

2008; Kim Jong-beom, 2009; Park Eun-Min, 2010; 

Lee Kyeong-Sang, 2011; Chung Ha-Eun & Chun 

 내포 고 있다 이  가지 요Jong-Serl, 2012) . 

인  변 는 사회에  항상 새롭게 는 

들  해결 고 타인  감 에  공감, 

이 높  사회  높이는 요  역량이며

어 운 과 에  (Merrell & Gueldner, 2011), 

도 감과 모든 생 에  인 행동  증가시

키는 효과(Park Hee-Suk & Lee Seung-Eun, 2007; 

를 가지고 있Pyon Bo-Ki & Kang Seok-Ki, 2002)

어 매우 요  탄  요인  단   있

다 라  본 연구에 는 해결능 과 감. 

통  면 등  요 게 다루  존  자

탄  개 에  여 다양  해결역량, 

 롯 여 자신  감  통 고 른 

사결    있는 사회 역량  모든 생

에  인 행동  증가시키는  자 개

 모  내포 는 개  새롭게 

고 이러  탄 과  간   살, 

펴보고자 다 본 연구에  탄 과 . 

 간  이 인 다면 생들  

 높이  해 요  탄  부요인들  

새롭게 검증해 써 향후 생들  , 

 향상시키   개입  마 에 자료

를 공해   있  것이다.   

탄  개인 간 소통이나 계를 미 는 

조직 에도 요  향  미 는 것(organization)

 보고 고 있다 에 면 조. Costanza(2012)

직이란 체  구 원들 간 상 작용  역동 과 

다양  미 는 것 모든 구 원들이 소, 

외 지 고  소통  는지에 라 조직

 풍토는  구 원들  건강 도가 달라질 

 있다고 주장 다 즉 조직 내에  계가 . , 

건강  구 원간  직 평  계가 개․

이고 진실 며 역동 이고 인 상

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존 연(Hoy et al., 2002). 

구(Kim Soon-Hye, 2008; Park Eun-Min, 2010; Lee 

Ji-Mi & Kim Hyun-Ju, 2011; Ladd & 

Kochenderfer, 1996; Ladd et al., 1996; Marzano, 

에 는 조직 구 원 간  소통  양 는 2000)

계 분  등에  내용  토  체계를 

살펴보 다면 본 연구에 는 이  불어 각 개, 

체들 간  역동 인 소통 계  상 작용, 

에 해 추가  살펴보고자 다. Werner

  탄 과 부모 착  래 계Smith(1992)

  살펴보  해  동  종단연30

구를 행 는데 그 연구결과 탄 이 높  , 

동들이 좋  래 계를 는 것  나타

났고 부모나 래  인 계를 지 며 , 

다양  경과  상 작용  통해 탄 이 달

다는 것  견 다 그리고 탄 이 높  . 

청소 들이 낙 이며 능동 인 처양식  사

용함 써 인 부모  래 계를 

다고 보고 고 있다(Herman-Stahl & Petersen, 

국내 연구에 도 자 탄 이 높  등1996). 

  동  경우  래 계를 보이6

는 것  나타났고 자 탄(Lim Jung-Sook, 2006), 

이 높  집단  낮  집단에 해 래 계

에 보다 잘 는 것  나타났다(Hur 

이  불어 자 탄 이 높Jee-Youn, 2004). 

 동이 지각  구 계  질  요소인 

 신뢰 도움 감 인  , , , , , 

즐거움  높게 지각 다고 나타났다(Jang Myung-Hee, 

이러  결과들  생  탄  도에 2005). 

라 조직 내에  계나 소통  양상이 달라질 

 있  미 다 라  본 연구에 는 . 

라는 조직 에  생들이 맺는 소통이나 계

를 조직  명명 여 탄 과 조직 간  계, 

를 살펴보고자 다. 

생들  계가 이고 소통이 원

 에도 인 향  끼 는 것  

보고 고 있다 구들 부  사회  지지를 많. 

이 는 청소 들  그 지 못  청소 들에 

해 에 인 태도를 갖게 다(Lad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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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니라  내  인 래al., 1996). , 

계에  얻어지는  지지 인간 인, , 

 등   요구에 동이 처해 나가는 능

 진시  다고 보고 다(Ladd & 

과 Kochenderfer, 1996). Lim Soo-Kyoung Lee 

 구 계  부모 계가 좋  Hyong-Sil(2007)

청소 들이 그 지 못  청소 들에 해 

 잘 며 남 생  경우에는 래 계가 여, , 

생  경우에는 부모  계가 에  

요 게 작용 다고 다 에  사  . 

계 역시 생들  에 주 요  

향  미 다 사  계를  평가. 

는 생들  그 지 못  생들에 해 

에  부 이 감소 는 경향  보 며

(Moon, Ehun-Shik & Kim, Choong-Hoe, 2002), 

 부모 계 사 계 래Khu Bon-Yong(2012) , , 

계가 에 인 향  미 고 있

 보고 다. 

종합해보면 탄  생들이 라는 조직 , 

내에  맺는 소통이나 계  이 있고 이러

 소통과 계는  높일  있   

 있다 이에 본 연구에 는 등 생  탄. 

과  간  계에  조직이 매개  것

 가 다 등 생들  탄 이 . 

에 미 는 향에  조직이 매개 는 것  나

타난다면 생들   높여주  해 , 

탄 뿐만 니라 생들이 부모 사 래, , 

 갖는 소통이나 계를 증진시 야 다는 

것  인   있  것이다 이를 통해 등. 

생들   높이   실 인 개입 

 마 해 써  건강  높이는

데 여   있  것  다. 

본 연구  목 에 라  연구 는 다

과 같다.

첫째 등 생  탄 과 조직  간, , 

 계는 어떠 가?

째 등 생  탄 이 에 미 는 , 

향에  조직  매개효과는 어떠 가?

가 등 생  사회 역량이 에  . 

미 는 향에  조직  매개효과는 어떠 가?

나 등 생  해결역량이 에  . 

미 는 향에  조직  매개효과는 어떠 가?

다 등 생   자 개 이  . 

에 미 는 향에  조직  매개효과는 어떠

가?

연구 상  연구 차. Ⅱ

조사 방법1. 

본 연구는 부산지역  개 등 를 13

집 여  생  자료에 다5, 6 . 

에 답  생   명이었고 이  불1,306 , 

실 게 답  생  지 부를 외  11

 명  자료가 분 에 사용 었다1,295 . 

각 에는 생용 지  함께 검사  구

  실시 차에  별도  내  첨부

다 사가 사 에 내  지 도  여 . 

생이  실시 는데 어 움이 없도  

다 연구 상  인구통계  특징  . <Table 1>

과 같다 별에 른 분포는 남 생 이 여. (52.2%)

생 에 해  많 고 별 분포는 (47.8%) , 5

에 해 이  많 다(30.1%) 6 (69.9%) .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676 52.2

Female 619 47.8

Grade

Elementary

Grade 5
390 30.1

Elementary

Grade 6
905 69.9

Total 1,295 100

<Table 1> Distribution of analysis subject 

(N=1,295) 

측정도구2. 

가 탄력성

본 연구에  등 생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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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건강  생태Lee Sang-Soo et al.(2014)

계 진단도구 에  탄 만  사용 다 탄. 

 사회 역량 해결역량  자, , 

개  개 척도  항  구 어 3 , 11

있다 항    그 지 다 에   . 1 “ ” 5

매우 그 다 지   리커트 척도  “ ” 5

도  어 있다 본 연구에  신뢰도. (Cronbach's 

는  높  이었다) .95 .α

나. 

본 연구에  등 생    

해  척도를 사용Kim Ah-Young(2002)

다 이 척도는 사 계 우 계 업. , , , 

규  개 척도 각 항   4 , 5 20

항  구 어 있다 항    그 지 . 1 “

다 에   매우 그 다 지   리커트 ” 5 “ ” 5

척도  도  어 있다 본 연구에  신. 

뢰도 는  높  이었다(Cronbach's ) .92 .α

다 조직. 

등 생  조직   해 Lee 

 건강  생태계 진단Sang-Soo et al.(2014)

도구 에  조직만  사용 다 본 척도는 . 2

개  요인인 소통과  계   개 6

항  구 어 있다 항    그. 1 “

지 다 에   매우 그 다 지   리커” 5 “ ” 5

트 척도  도  어 있다 본 연구  신. 

뢰도는 는  높  이었다(Cronbach‘s ) .85 .α

자료분석3. 

본 연구는 그램  이용 여 다SPSS 18.0 

과 같  법  자료 분  실시 다 첫. 

째 연구 상자  인구통계  특 과 각 변인, 

간  계를  해 통계  상 분

 실시 다 째 등 생  탄   탄. , 

 요인인 사회 역량 해결능  , 

  자 개 이 조직  매개 여 

에 미 는 향  검증  해 과 Baron

가  매개효과 검증 차를 실Kenny(1986)

시 다 째 등 생  탄 이 조직  통. , 

해 에 미 는 간 효과에  도 

검증  해 검증  실시 다Sobel(1982) .

연구 결과. Ⅲ

등학생의 탄력성 조직 학교 응의 기1. , , 

술통계  상 분석

등 생  탄 조직   살펴, 

보  해 평균과 편차  상 계를 산출

고 그 결과는 에 시 어 있다, <Table 2> .

Organization

Social

emotion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competence

Positive 

self-concept
Organization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

Social emotional
competence

.91*** -

Problem solving
competence

.91*** .74*** -

Positive self-concept .96*** .78*** .90*** -

Organization .72*** .69*** .62*** .68*** -

School Adjustment .74*** .68*** .66*** .70*** .75*** -

Mean 3.76 3.70 3.74 3.80 4.09 3.71

Standard Deviation 0.75 0.80 0.87 0.80 0.67 0.62

***p<.001

<Table 2> Foundation Stat and Correlation Analysis of Test Variable                         (N=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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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살펴보면 등 생  탄<Table 2> , 

 체 평균  탄  요인인 3.76 , 

사회 역량  해결역량  3.70, 3.74, 

 자 개   나타났다 탄  항  3.80 . 

가 에   사이에 분포 는 것  고1 5

 등 생  사회 역량 해결역량, , , 

 자 개   탄  체  평균  간

보다 조   높   나타낸다고 볼  있

다 등 생  조직 평균   나타났다 조. 4.09 . 

직 항   역시 에   사이에 분포1 5

는 것  감  등 생  조직 평균  , 

간보다  높   나타낸다고 볼  있다. 

 경우는 평균이  나타났다3.71 . 

 항  가 에   사이에 분포1 6

는 것  볼 등 생  평균  간 도, 

   미함    있다.

에 나타난 각 변인들 간  상 계<Table 2>

를 구체  살펴보면 결과 탄  요, 

인인 사회 역량 해결역량(r=.91, p<.001), 

  자 개(r=.91, p<.001) (r=.96, p<.001)

과 높   미  상 이 있는 것

 나타났다 탄  조직 과 . (r=.72, p<.001)

미  상 이 있었 며 탄  요인인 , 

사회 역량 해결역량(r=.69, p<.001), (r=.62, 

  자 개 역시 p<.001) (r=.68, p<.001) 

조직과 미  상 이 있었다 즉 사회. 

역량 해결역량   자 개 과 탄, 

 체는 조직과 통계    

계가 있 며  높   상 계 를 , 

나타냈다 탄 과  간에도 미  . 

상 이 나타났다 탄  (r=.74, p<.001). 

요인인 사회 역량 해결역(r=.68, p<.001), 

량   자 개(r=.66, p<.001) (r=.70, 

역시 과 미  상 이 p<.001) 

있었다 이를 통해 탄  과 통계. 

   계가 있 며  높  , 

 상 계 를 보이고 있    있다. 

조직과  간에도 미  상 이 나

타나 조직과  역시  (r=.75, p<.001), 

높   상 계 를 보이며 통계  

  계가 있    있다.

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 응에 미치는 2. 

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등 생  탄 이 에 미 는 향

에  조직  매개효과를 검증  해 는 각 

변인 간  상 이 모    나타나

야 매개효과 분   본조건이 충족 다고 

볼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각 변인 간  . 

상 계를 살펴보면 탄 과 조직   

간  상 이 각각 통계   것  나

타나 매개효과 분   행조건이 충족, 

었다 다 등 생  탄 이 에 . , 

미 는 향에  조직  매개효과를 보  

해 과 가  단계 매개효Baron Kenny(1986) 4

과 분 차를 통 여 회귀분  실시 다. 

추가  매개효과  미  검증  

해 검증  실시 다Sobel(1982) . 

매개효과에  가 이 검증  해 는 다

 단계 조건  충족시 야 다  단계4 . 1

에 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는 효과  

미  검증 고 단계에  독립변인이 가, 2

 매개변인에 미 는 효과  미  검증

다 단계에 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는 . 3

향이 통  상태에  가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 는 효과  미  검증 고 마, 

지막 단계에 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함께 4

입했   종속변인에  독립변인  향

이 단계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는 1

향 보다 미 게 감소 는 동시에 매개변인

이 종속변인에 미  향  미 는지 검증

게 다 단계에  가  매개변인이 입 었. 4

 독립변인 효과  미 이 히 사라, 

진다면 매개효과를 가진 것이며 미 게 , 

감소 다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 것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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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Resilience and Organization on Adjusting to school (N=1,295)

Predic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E  t R2 F

Step 1 School 

Adjustment
.74 .02 .61 38.75*** .54 1501.18***

Resilience

Step 2
Organization .72 .17 .65 37.41*** .52 1399.28***

Resilience

Step 3
School 

Adjustment

.41 .02 .34 16.82***
.64 1134.86***Resilience

Organization .46 .02 .42 18.82***

***p<.001

있다 이러  법에 라 회귀분  실시. 

며 그 결과는 과 같다, <Table 3> .

에 나타난  같이 독립변인인 탄<Table 3>

이 종속변인인 에 미 는 향 이 

통계  고( 탄 이 =.61, p<.001), 

매개변인이 조직에 미 는 향 도 통계  

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조=.65, p<.001). 

직이 에 미 는 향 이 며

( 탄 이 에 미 는 =.46, p<.001), 

향 이 단계1 ( 에 보다 단계에  어들=.61) 3

었다( 라  조직  등 생  탄 이 =.34). 

에 미 는 향에  부분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  나타났다 탄  단독  . 

에 해  명변량  가 나 조직과 54%

함께 입 었    명  보 다64% .

마지막 매개효과   검증  , 

해 검증  실시 다  공Sobel(1982) . Sobel Z 

식에 면 값이 보다 크거나 보다 , Z 1.96 1.96–

작   에  매개효과가 , .05 

 것  볼  있다 검증  통해 . Sobel(1982) 

산출  값이  값  가진다면 독립변 가 , 

종속변 에 직  향  미 는 것뿐만 

니라 매개변 를 통해 간  종속변인에 

 향  미 는 것    있다. 

본 연구에   매개효과  Sobel(1982)

검증  결과 등 생  탄 과  간, 

 계에  조직  매개효과가 통계  

 것  인 었다 라  (Z=3.76, p<.001). 

등 생  탄 이 에 미 는 향에  

조직  부분매개효과가 있    있다. 

가 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학교 응에 미

치는 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등 생  사회 역량이 에 미 는 

향에  조직  매개효과를 검증  해  

과 가  단계 매개효과 Baron Kenny(1986) 4

분 차를 통 여 회귀분  실시 다 매개. 

효과  미  검증  해 검Sobel(1982) 

증  실시 다.

에 나타난  같이 독립변인인 사<Table 4>

회 역량이 종속변인인 에 미 는 

향 이 통계  고( 사=.53, p<.001), 

회 역량이 매개변인이 조직에 미 는 향

도 통계  다( 그리고 =.70, p<.001). 

매개변인인 조직이 에 미 는 향 이 

며( 사회 역량이 =.50, p<.001), 

에 미 는 향 이 단계1 ( 에 보다 =.53)

단계에  어들었다3 ( 라  조직  =.24). 

등 생  탄 이 에 미 는 향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나타났다 사회. 

역량  단독  에 해  명46%

변량  가 나 조직과 함께 입 었   

 명  보 다  매개효과 61% . Sobel(1982)

 검증  결과 등 생  사회 역량, 

과  간  계에  조직  매개효과가 

통계   것  인 었다(Z=20.34, 

라  등 생  사회 역량이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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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E  t R2 F

Step 1
School 

Adjustment
.68 .02 .53 32.99*** .46 1088.36***Social emotional

competence

Step 2
Organization .75 .02 .70 40.40*** .56 1632.16***Social emotional

competence

Step 3

School 
Adjustment

.31 .02 .24 12.95***

.61 1007.51***Social emotional
competence .54 .02 .50 22.38***
Organization

***p<.001

<Table 4> Effect of emotion capability of society on adjusting to school whil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                                                               (N=1,295)

에 미 는 향에  조직  부분매개효과가 

있    있다. 

나 등학생의 문제해결역량이 학교 응에 미

치는 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등 생  해결역량이 에 미 는 

향에  조직  매개효과를 검증  해  

과 가  단계 매개효과 Baron Kenny(1986) 4

분 차를 통 여 회귀분  실시 다 매개. 

효과  미  검증  해 검Sobel(1982) 

증  실시 다.

에 나타난  같이 독립변인인 <Table 5>

해결역량이 종속변인인 에 미 는 

향 이 통계  고(=.47, p<.001), 

해결역량이 매개변인이 조직에 미 는 향

도 통계  다( 그리고 =.48, p<.001). 

매개변인인 조직이 에 미 는 향 이 

며( 탄 이 =.51, p<.001), 

에 미 는 향 이 단계1 ( 에 보다 단계=.47) 3

에  어들었다( 라  조직  등 생=.23). 

 해결역량이 에 미 는 향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나타났다 해. 

결역량  단독  에 해  명43%

Predic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E  t R2 F

Step 1
School 

Adjustment .66 .02 .47 31.27*** .43 977.57***Problem solving
competence

Step 2
Organization .62 .02 .48 28.47*** .38 810.48***Problem solving

competence

Step 3

School 
Adjustment

.32 .02 .23 14.44***

.62 1051.92***
Problem solving

competence .55 .02 .51 25.29***
Organization

***p<.001

<Table 5> Effect of Problem Solving Competence on adjusting to school whil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                                                                (N=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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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E  t R2 F

Step 1
School 

Adjustment
.70 .02 .54 34.81*** .49 1211.37***Positive

self-concept

Step 2

Organization .68 .02 .57 33.02*** .46 1090.39***Positive

self-concept

Step 3

School 

Adjustment

.35 .02 .28 15.29***

.63 1077.74***
Positive

self-concept .51 .02 .48 22.05***
Organization

***p<.001

<Table 6> Effect of Positive Self-concept on adjusting to school whil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 

(N=1,295)

변량  가 나 조직과 함께 입 었   

 명  보 다  매개효과 62% . Sobel(1982)

 검증  결과 등 생  탄 과 , 

 간  계에  조직  매개효과가 통계

  것  인 었다(Z=17.47, p<.001). 

라  등 생  탄 이 에 미 는 

향에  조직  부분매개효과가 있    

있다.

다 등 생   자 개 이 에 . 

미 는 향에  조직  매개효과

등 생   자 개 이 에 미

는 향에  조직  매개효과를 검증  해

 과 가  단계 매개효Baron Kenny(1986) 4

과 분 차를 통 여 회귀분  실시 다. 

매개효과  미  검증  해 Sobel 

검증  실시 다(1982) .

에 나타난  같이 독립변인인 <Table 6>

 자 개 이 종속변인인 에 미 는 

향 이 통계  고(=.54, p<.001), 

 자 개 이 매개변인이 조직에 미 는 

향 도 통계  다( 그=.57, p<.001). 

리고 매개변인인 조직이 에 미 는 향

이 며(  자 개=.48, p<.001), 

이 에 미 는 향 이 단계1 (=.54)

에 보다 단계에  어들었다3 ( 라  =.28). 

조직  등 생   자 개 이 

에 미 는 향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나타났다 탄  단독  에 . 

해  명변량  가 나 조직과 함께 49%

입 었    명  보 다63% . Sobel(1982)

 매개효과  검증  결과 등 생  , 

탄 과  간  계에  조직  매개효

과가 통계   것  인 었다

라  등 생  탄 이 (Z=18.36, p<.001). 

에 미 는 향에  조직 소통과 계( )

 부분매개효과가 있    있다.

논의  제언. Ⅳ

논의1. 

본 연구는 등 생  상  생  탄

이 에 미 는 향과 그 향 속에  조

직  매개효과를 검증 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 

연구  주요  결과에 해 논 를 면 다 과 

같다.

첫째 등 생  탄 과 조직 간, ,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 간에는 모  

 상 계가 있는 것  나타났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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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탄 과  간  상  보고  

행연구들(Goo Ja-Eun, 2000; Park Sang-Hee, 

과 2009; Song Mi-Ryoung & Lee Jae-Yeon, 2011)

탄 과 조직 소통과 계 간  상 계에 ( ) 

 행연구들(Lim Jung-Sook, 2006; Jang 

Myung-Hee, 2005; Hur Jee-Youn, 2004; 

Herman-Stahl, Petersen, 1996; Hoy et al., 2002; 

 지지 다  조직과 Werner & Smith, 1992) . 

  간  상  보고  행연구들(Khu 

Bon-Yong, 2012; Moon Ehun-Shik & Kim 

Choong-Hoe, 2002; Lim Soo-Kyoung & Lee 

Hyong-Sil, 2007; Ladd & Kochenderfer, 1996; Ladd 

과도 그 맥  같이 다 라  탄et al., 1996) . 

과 조직 간에는  이 있, 

   있다 이는 탄 이 등 생  . 

에 향  주는 주요 심리변인임  다시 

인 는 것과 동시에 소통과 계를 잘 맺는 조, 

직 내 계 능 이  잘 는 것  인

  있었다.

째 등 생  탄 이 에 미 는 , 

향에  조직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등 생  탄 이 조직  매개 여 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이는 탄 이 . 

에 직 인 원인이 도 지만 조직  , 

통해 간 인 향  주는 것  나타낸다 즉 . 

조직  탄  결과이면  동시에  

원인  작용   있 며 탄 이 조직  , 

이어지고 조직이  다시 원인이 어 , 

 다는 것  미 다고 볼  있다 이. 

는 생  탄 이 높  좋  래 계를 

다는   연구결과  Werner Smith(1992)

일 며 탄 이 높  청소 들이 낙 이며 , 

능동 인 처양식  사용함 써 인 부

모  래 계를 다는 연구결과

를 지지 다  (Herman-Stahl & Petersen, 1996) . 

구들 부  사회  지지를 많이 는 청소 들

 그 지 못  청소 들에 해 에 

인 태도를 갖게 며  내(Ladd et al., 1996), 

 인 래 계에  얻어지는  지

지 인간 인  등   요구에 동, , 

이 처해 나가는 능  진시  다는 연구

결과 도 일 다(Ladd & Kochenderfer, 1996) . 

사  계를  평가 는 생들  

그 지 못  생들에 해 에  부 이 

감소 는 경향  보이고(Moon Ehun-Shik & Kim 

부모 계 사 계 래 계Choong-Hoe, 2002), , , 

가 에 인 향  미 다는 연구결

과(Khu Bon-Yong, 2012; Block & Kremen, 1996)

도 그 맥  같이 다고 볼  있다. 

이러  연구결과들  생  탄  도에 

라 계나 소통  양상이 달라질  있  시사

다 높  탄  가진 생   구 원들. 

과 소속감과 연 감  공 고 신뢰감과 책임감

 갖춘 생  장 는 면 낮  탄  , 

가진 생   구 원들 사이에  생 는 

장과 갈등  부 인 효과를 약 시킬 힘이 

부족 고 사회  지지를 인식 고 용 는 능

이 미  에 심리  소진이  심   

있다  내 구 원들 간  상   계. 

는 생  여  독립 이고  

생  이 어갈  있는 토 가 어 구 원들 

간  조직  에 요  역  담당 다

고 볼  있다 즉 생들  탄  다양  구. 

원들과  상 작용에 능동  참여   있

는 힘이   있어 생들  건강  생  

  이어질  있다 이  같  결. 

과는 생 개인  심리  변인인 탄 과 

 간  계에   구 원들 간  상 작

용과 역동  미 는 소통과 계 능 이 매

우 요  역  담당함  시 다고 볼  있

다 라  등 생들이 행복 게 생  . 

고 에  잘   있도  돕  해

는 생  개인  특 인 탄 과 경  상

작용인 조직이라는 변인  진시키고 강 시

킴 써 에 보다 인 향   

 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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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탄  요인들과 

 간  계에  조직이 매개효과를 나타내

는지 살펴본 결과 등 생  사회 역량, , 

해결역량   자 개  각각 조직  

매개 여 에 향  미 는 것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스트 스  감  통   . 

있는 사회 역량(Elias et al., 1997; Merrell & 

 립과 창  해결  Gueldner, 2011), 

 해결역량 개  탕(Miles, 1969), 

 자 효능감과 자 존 감  갖는  자

개 (Kim Soon-Hye, 2008; Kim Jong-beom, 2009; 

Park Eun-Min, 2010; Lee Kyeong-Sang, 2011; 

이 요  Chung Ha-Eun & Chun Jong-Serl, 2012)

탄   요인들임  인   있었다 생. 

들이  에  변 거나  새롭게 

는 들에  해결능 스트 스  감, 

 조   있는 사회 역량 자  자신에 , 

  자 개 이  구 원들 간이나 

생과 부모 간  소통이나 계 능  높여, 

궁극  이들  에 인 향  

미   있    있다. 

 본 연구에 는 탄   탄   

요인 각각이 에 직 인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이는 탄 이 업에 극. 

 참여 는 업 원만  래 , 

계를 지 는 등  인 에 

인 향  끼 며(Lim Youn-Jin & Lee 

통 과 회복 이 높  Eun-Kyung, 2010), 

이 높  것  보고 는 연구결과(Shin 

도 그 맥  같이 다 생들Hye-Jung, 2013) . 

이 스스  자신  조   있는 통 이 높

면 외부 경이 주는 이나 외부 사건  인

해 감 에 복이 생 라도 스스  자신  통

  있 므  생 에 보다  잘 해

나갈  있  것이다 자 효능감이나 자 개. 

이 이라면 상황이 주는 스트 스나 어 움

에  회복이 를 것이며 새 운 변 에도 , 

 처해나갈  있어 여러 상황이 복합

 일어나는 라는 사회에 보다  잘 

  있  것이다 라  생들   . 

능  높여주  해 스트 스에 처 고 감

 통   있는 능  롯 여 스스  , 

를 해결해나가는 능  갖추며 스스 에 , 

 인 자 개  러  요가 있  것

이다. 

종합해보면 생  탄 이 에 직

인 향  주 는 지만 생  주변에 있는 , 

구 사 부모 가족들과  인 소통과 , , , 

계가 해질 경우 에 욱 인 

향  주는 것    있다 이는 . Costanza(2012)

 연구에 도 나타난  같이 구 원간  , 

직 평  계가 개 이고 진실 며 역동․

이고 인 상 계를 가질  그 구 원들

이 속  가 건강   있다는 것  시 다

고 볼  있다 이에 에  주요 변인. 

인 탄 과 구 원들 간  소통과 계 능  

향상  통해 생들   높여 

써 건강  를 구축   있    있다. 

이를 해 는 생   능  향

상시 주  해 생 개인  탄  러주는 

것과 동시에 생과 사 래  부모 간 소, 

통과 상 계를 향상시   있는 노  동

시에 울여야  것이다 는 생과 사. , 

생과 생 사  사 사  리자 등 , , 

에 있는 모든 구 원들 간  소통  계 개

 해 여러 종  심리 이나 그램  

공 다면 생들  생  에 보다 

인 효과를 래   있  것이다 특히 . 

는 집단 돌림이나 폭 과 같  가 래 

사이에  생 고 있지는 는지 가  경, 

 이나 생 개인  신체  질병 등, 

  내에  낙인효과를 경험 고 있지는 

는지 등  풍토에 민감 게 해야  

것이며 이러  들이 일어나지 도  , 

 차원에  에도 심  울여야  것

이다 는 가 에  생들이 부모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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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과 원만  소통  계를 가지도  돕  

해 부모 이나 부모훈 부모상담  실시  , 

 있  것이며 여러 지역사회 들과  연계, 

를 통해 생들  탄   소통이나 계 능

 러주   다양  지원  공함 써 

부  인해 생 는 여러 가지 개인 

 사회  를 감소시키는 데에 인 

향  미   있  것이다.

제언2. 

본 연구는 상 를 국  집 

지 고 등   동에 국 여 , 5, 6

조사  에 연구결과를 일  어

다 후속연구에 는 다양  본  상  본 . 

연구결과를 폭 게 일   있도  범  

집 는 도  목 집  통  연구가 이루

어 야  것이다 이러  계에도 불구 고 본 . 

연구는 탄  새롭게 개 고 소통과 , 

계를 포함  조직이라는 개 에  과  

 살펴 써 생들   향, 

상   개입  마 에 보다  범  

자료를 공했다는데 가 있  것이다 본 연. 

구를 통해 생들  탄  러 과 동시에, 

사나 래 부모  소통  계 능  향, 

상시 써 근 시 고 있는 부, 

 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를 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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