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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동  달  래  상 작용에 향  

많이 게 다 특히 동  이후는 부모에 . 

 동조 보다는 래에  동조 이 증가

는 시 이므 동 에 래 집단(Berndt, 1979), 

에  원만  계를 가지고 소속감과 감  

립 는 것  이후  람직  인 계  

해 매우 요 다. 

그러나 이 시 에 래 계에  척  당 거

나 돌림  당 게 면 동들  심리  

부 인 향  많이 게 는데 특히 집단, 

돌림  당  동  우울 불 과 함께 외 움  , 

많이 경험 며 자 존 감  낮   만, , 

족도 등  거부  같  부  행동  보이게 , 

다(Choi & Lim, 1999: Yoo, et.al, 2010).

근 에  집단 돌림  이 보다  

집요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Moon & Lee, 2005). 

래 롭힘에 여 집단 돌림  집단이 소  

집단이나 개인  공격 다는 에  매우 요  

사 이며 이에 라 등 에 도 자신과 타, 

인에  심과  등  강조 는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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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classroom climate perceived  by 

children on the onlooker type in bullying.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36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lassroom climate that influence onlooker type was 

personal development dimension and among of the all,, competition  had important positive effe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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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effect on mutual fault among the onlook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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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요시 고 있다(Kang & Park, 

2014).

지 지 이루어진 집단 돌림에  연구는 

집단 돌림 행동  나타내는 요인  주  가

해자  해자  심리  특 에  연구들

과 집단 돌림 (Gyun, 1999; Lee, 2008; Sin, 2013)

가해 동과 해 동들  가 경  요인들

 집단 돌림에 향  (Kim, 2011; Ha, 2012) 

미 는  요인들에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 돌림에 향  미 는  요인에 . 

 연구들  주    경 에  

리   경 실시   경 시( , , 

생  향 에  소속감 ) (Chai, 2010), 

등  에  태도 등이 연구 어 (Oh, 2013) 

고 근 사가 조 는 풍토   , 

경  식이 동  우 계에 요  향  

미 다는 것이 짐 써(Kim, 2000; Lee, 

동들이 심리  지각 는 풍토 2005), 

과 래 롭힘 행동간  계에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풍토란 사  동  상 작용  통해 만

들어지는 실  사회 심리 인 상  , 

는  특    분 (Kim, 2012), 

근 연구들  이러  풍토  동들  래

계에  여러 연구결과들  히고 있다 즉 . 

사들이 자  풍토  행동 특 인 추진 이 

높고  풍토  행동 특 인 사 이 높, 

 동 간에 생 는 래 롭힘 도가 낮

지며 동이  통  풍토  (Kim, 2000), 

지각  래 롭힘 행 가능 이 높 지며, 

 풍토  지각  행 가능 이 낮 진

다고 다  동들이 지각 는 (Lee, 2005). 

사  추진 이 낮고 지시 이 높  래 

폭 에  허용 인 태도가 높 진다, 

고 다 이러  연구결과들  미루(Seo, 2008). 

어 볼 풍토가 동들  집단 돌림 행동, 

에 향  미   있는 요  요인이라는 것  

  있다 그러나 직 지 풍토  집단. 

돌림 행동과  계를 연구  경우는 드 고 

풍토  래 롭힘과  계를  본 연구

가 다 이다. 

그리고 부분  행연구들  롭힘 가해 

동들과 해 동에만  어 연구 고 있

어 근에 시 고 있는 집단 돌림에  , 

동들  역 에  연구들  매우 부족  

실 이다 동이란 폭  상(Huh, 2014). 

황에  개입  꺼리고 모른척 는 태도를 보이는 

동들 실  래 롭힘 행동(Kim, 2003), 

 목격  등 생   동들이 이러  41%

인 립  태도를 취 다고 다(Oh, 

동  이러  태도를 보임 써 잠2010). 

재  폭  인 는 역  게 다

(Olweus, 1993). 

집단 돌림  일  래들이 지 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 며 래 집단  가해자 에, 

 돌림  강 시킬 도 있 나 자  역

 는 동들  해자  편에  그들  

지지 게 여 집단 돌림 행동  감소시킬 도 

있다 라  폭  생에  이해  . 

지도는 폭    매우 요  사

이다. 

근 집단 돌림    래 역 에 

 연구 결과들  보면 생들  인 태, 

도가 래 폭  생과 미 있는 계가 있

이 며 지지 인 구가 있  (Lee, 1999), 

경우에는 구가 없  경우보다 래 롭힘  

게 겪는다는 연구결과(Hodge, Malone & Perry, 

가 있다 그리고 래들이  행동  벗어1997) . 

나 립  동조행동  많이  집단 돌림이 

감소 며 래들  사회  동조행동  집단, 

돌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고 있

다 그러므  래 집단이 집단 돌(Gyun, 1999). 

림  생과 지에 향  미 고 이  특히 

집단 돌림에   태도가 집단 돌림  

생에 향  미 다고 볼 동들  행, 

동에 향  미 는 원인이 엇인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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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집단 돌림  감소시키  여 매우 요

 일이다 라  이 연구에 는 동들이 지각. 

는 풍토가 집단 돌림에  동들  

 태도   태도  각 들에 미 는 

향  살펴보고자 다.

연구 방법. Ⅱ

연구 상 1. 

연구 상  시 소재  각 지역별   개 U 5

등 를 집 여 이   개   6 2

다  상   개  . 6 10 256

명 남 여  동들이다( :131 , :125) .

측정 도구2. 

가 풍토  . 

풍토를  여 과 Anderson Walberg 

가 작  (1968) LEI(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를 탕  이 개 고 이 Kim(1994) Kim(2009)

등 생용  재구  검사 도구를 사용 다. 

검사는 단계 척도  구 어 있 며5 Likert , 

인 계 차원 개인 달 차원  체 지 차원, 

  차원과 그에 른 요인들  구 어 

있다 각 차원별 신뢰도는 가 각각 . Cronbach' .77, ḁ

이다.82, .81 .

나 집단 돌림에   태도. 

집단 돌림에   태도를  

여 이 개  도구를 사용 다 이 Kim(2003) . 

도구는 집단 돌림 가해자 동조 해자 동조  , 

 태도를 각각 는 것 이 연구, 

에 는 이  집단 돌림에   태도 19

항  사용 다 집단 돌림에   . 

태도   요인  자  어 항 심 8 , 6

항 과  항  구 어 있고 각 요, 5 , 

인별 신뢰도는 가 각각 이Cronbach' .91, .90, .83ḁ

다 각 항들   척도  구 었다. 4 Likert . 

자료 처리 3. 

집  자료는 체 풍토  각 요인별 집

단 돌림 행동에 미 는 향  보  

여 그램  이용  다회SPSS WIN 18.0 

귀분  실시 다.

연구 결과 . Ⅲ

등  풍토  집단 돌림에  

 태도  경향  풍토가 집단 돌림에 

  태도에 미 는 향  살펴본 결과는 

래  같다. 

등학교 학 풍토  집단따돌림에 1. 

한 방  태도의 경향

등  풍토  집단 돌림에  

 태도  경향  래 에  보는  <Table 1>

같이 등 에  풍토는 체  척도5

에  체  지 차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 며

인 계 차원 개인 달 차(M=3.75), (M=3.65), 

원  나타났다 구체  살펴보(M=3.49) . 

면 동들  자신들  풍토를 다양 (M= 

자 질 조직 규3.90), ((M=3.69), ((M=3.68), 

명료 민주(M=3.67), (M=3.65), (M=3.64), 

과업지향 경쟁   인(M=3.62), (M=3.09)

식 고 있는 것  나타났다.

집단 돌림에  동들   태도는 

체  척도에   나타났 며 집단 돌4 M=2.25 , 

림에   태도 별  보면 돌림 , 

상황에  가해자  해자 모  잘못이 있다는 

과 에  인식이 가장 높 고 그 (M=2.70), 

다  자신과 계없는 일이라 생각해 평소

 행동 다는 심 돌림 상황에 개(M=2.12), 

입  경우 당 게  지도 모르는 곤란함 에 

개입 지 는다는 자  어   ((M=1.84)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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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SD

Classroom 

Climate

affection 3.65 .57

democratism 3.64 .55

Dime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3.65 .52

independence 3.69 .64

competition 3.09 .67

rule clearness 3.67 .63

Dimension of personal development 3.49 .48

task oriented 3.62 .70

order system 3.68 .73

variety 3.90 .68

Dimension of syustem sustaining 3.75 .53

Total 3.62 .44

Onlooker 

attitude about 

bullying

self defense 1.84 .63

indifference 2.12 .74

mutual fault 2.70 .78

Total 2.25 .54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lassroom climate and onlooker attitude

학 풍토가 집단따돌림에 한 방   2. 

태도에 미치는 향

가 풍토가 집단 돌림에   태. 

도에 미 는 향

풍토가 집단 돌림에   태도에 

미 는 인 향  보  여 우  

풍토  집단 돌림에   태도 간  

상 분  실시 고 그 결과는 래 <Table 

 같다2> . 

즉 풍토 차원들과 집단 돌림에  

 태도 체  간에는  상 이 나타나

지 다 그러나 풍토  개인 달 차원  . 

경쟁 과  태도 체  간에는  

 상 이 있었다 그리고 집단(r=.231, p<.01). 

돌림에   태도   요소인 자  

어는 풍토 차원 인 계차원, (r=-.203, 

self defense indifference mutual fault Total

affection  -.151*  -.078   .233** -.026

democratism   -.236**   -.125*   .162** -.115

Dime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203**  -.107   .223** -.069

independence  -.145*   -.129*   .202** -.058

competition    .203**     .183**  .128*    .231**

rule clearness  -.028   .108   .248**  .115

Dimension of personal development  .005   .061   .257**  .120

task oriented -.121   -.191**  .114 -.105

order system -.088  -.096   .174** -.020

variety   -.189**   -.164**   .176** -.100

Dimension of syustem sustaining   -.181**   -.196**   .210** -.098

 *p<.05, **p<.01

<Table 2 > Correlation between Classroom climate and Onlooker Attitude about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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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지차원 과  p<.01) (r=-.181, p<.05)

부  상  나타내었다  다른  요소인 . 

심  체 지차원 과 부 인 (r=-.196, p<.05)

상 계가 있고 과 는 인 계차원, 

개인 달차원 체(r=.223, p<.05), (r=.257, p<.05), 

지차원 모  인 상 계(r=.210, p<.05) 

를 가지는 것  나타났다 다 동이 지. , 

각 는 풍토가 집단 돌림에   태

도에 어떠  향  미 는지를 보  여 

풍토를 독립변인  고 집단 돌림에 

  태도를 종속변인  여 다회귀분

 실시 고 그 결과는 래 과 , <Table 3>

같다. 

즉 인 계차원 개인 달차원 체 지차원, , 

 독립변인   회귀모 이 통계  

며 풍토는 집단(F = 5.728, p<.001), 

돌림에   태도에 해  명6.4%

 가지는 것  나타났다 구체  살펴보. 

면 집단 돌림에   태도에 가장 큰 

향  미 는 요인  개인 달차원( β=.314, 

이고 그 다 는 인 계차원p<.001) , ( β

이다 개인 달차원=-.189, p<.05) . ( β=.314, p<.001)

 자 집단에 인 향  미 고 인, 

계차원( β  부 인 향  주므  =-.189, p<.05)

개인 달차원이 높  인 계차원이 낮

 집단 돌림에   태도가 높 짐  

  있다.

풍토  요인별  살펴보면 개인 달 

차원  경쟁 ( β 과 규 명료=.251, p<.001) ( β

 집단 돌림에   태도=.170, p<.05)

에 인 향  미 고 인 계 차원  민, 

주 ( β  집단 돌림에  =-.239, p<.01)

 태도에 부 인 향  미 는 것  나타나 

경쟁 과 규 명료 이 높 민주 이 낮, 

 집단 돌림에   태도가 욱  높

짐    있다  경쟁 민주 규 명. , , 

료 이 집단 돌림에   태도를 

는 변인이지만 그 에 도 경쟁 이  큰 향

 가지고 있    있다.

다  집단 돌림에   태도  각 

요인별  풍토가 미 는 향  살펴보

면 래  같다.

B SE β t

(constant) 2.158 .274   7.887

affection  .118 .091  .126   1.304

democratism -.232 .089 -.239   -2.607**

Dime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197 .098 -.189   -2.013*

independence -.030 .091 -.036   -.335

competition  .201 .054 .251     3.741***

rule clearness  .144 .061 .170    2.338*

Dimension of personal development  .349 .091 .314      3.817***

task oriented -.089 .053 -.115   -1.680

order system  .103 .054 .140    1.913

variety -.114 .068 -.146   -1.677

Dimension of syustem sustaining -.135 .082 -.134   -1.644

 = .064 ,  F = 5.728***    

 *p<.05, **p<.01, ***p<.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Onlooker Attitude about Bullying by Classroom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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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토가 집단 돌림에   태. 

도  자 어에 미 는 향

풍토 요인이 집단 돌림에   태

도   요인인 자 어에 미 는 향  

래 에  보는  같이 인 계차원<Table 4> , 

개인 달차원 체 지차원  독립변인   , 

회귀모 이 통계  며(F = 7.693, 

자 어에 해  명  가지p<.001), 8.4%

는 것  나타났다 구체  살펴보면 자. 

어에 가장 큰 향  미 는 요인  인 계

차원( β 이며 다  개인 달차=-.302, p<.001) , 

원( β 이었다 인 계차원=.266, p<.001) . ( β=-.302, 

 자 어에 부 인 향  미 고 개p<.001) , 

인 달차원( β  인 향  미=.266, p<.001)

는 것  나타나 인 계차원이 높  자

어가 낮 지고 개인 달차원이 높  자, 

어도 높 짐    있다. 

풍토  요인별  살펴보면 민주 ( β

 자 어에 부 인 향  미=-.294, p<.001)

고 경쟁, ( β  인 향  미=.287, p<.001)

는 것  나타나 민주 이 낮 경쟁, 

이 높  자 어가 높 짐    있다. 

 민주 경쟁  모  자 어를 는 , 

변인이지만 민주 이  큰 향  미 다는 것

   있다.

다 풍토가 집단 돌림에   태. 

도  심에 미 는 향

풍토 요인이 집단 돌림에   태

도   요인인 심에 미 는 향  래 

에  보는  같이 인 계차원 개<Table 5> , , 

인 달차원 체 지차원  독립변인   회, 

귀모 이 통계  며(F = 7.174, 

심에 해  명  가지는 p<.001), 7.9%

것  나타났다 구체  살펴보면 심에 . 

가장 큰 향  미 는 요인  개인 달차원( β

이며 다  체 지차원=.269, p<.001) , ( β

이었다=-.256, p<.01) . 

개인 달차원( β  심에 =.269, p<.001)

인 향  미 고 체 지차원, ( β=-.256, 

 부 인 향  미 는 것  풍토 p<.01)

 요인별  살펴보면 경쟁 ( β 과 =.179, p<.01)

규  명료 ( β  심에 인 =.207, p<.01)

향  미 고 과업지향, ( β 과 다=-.188, p<.01)

양 ( β  부 인 향  미 는 것=-.209, p<.05)

B SE   β t

(constant) 2.495 .318   7.841

Affection  .032 .106  .029    .302

Democratism -.336 .104 -.294    -3.244***

 Dime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369 .114 -.302    -3.248***

independence  .010 .106  .010    .093

competition  .271 .063  .287     4.321***

rule clearness  .030 .072  .031    .425

Dimension of personal development  .348 .106  .266      3.270***

task oriented -.050 .061 -.055    -.815

rule system  .073 .063  .085    1.167

variety -.105 .079 -.114   -1.318

 Dimension of syustem sustaining -.140 .096 -.118   -1.460

 = .084,  F = 7.693***  ***p<.0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Self Defense about Bullying by Classroom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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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t

(constant) 2.624 .373        7.041(5.820)

Affection  .141 .124  .109  1.134

Democratism -.181 .121 -.136 -1.487

 Dime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166 .133 -.117 -1.249

independence -.077 .124 -.067  -.621

competition  .197 .074  .179    2.664**

rule clearness  .241 .084  .207    2.856**

Dimension of personal development  .409 .124  .269     3.292***

task oriented -.198 .072 -.188    -2.751**

rule system  .096 .074  .095    1.300

variety -.224 .093 -.209    -2.410*

 Dimension of syustem sustaining -.354 .112 -.256     -3.159**

 = .079 ,  F = 7.174***

*p<.05, **p<.01, ***p<.00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Indifference about Bullying by Classroom Climate 

 나타나 경쟁 과 규  명료 이 높 , 

과업 지향 과 다양 이 낮  심  태도

가 높 짐    있다 즉 경쟁 규  명료. , , 

과업지향 다양 이 심  는 변, , 

인임    있다.

라 풍토가 집단 돌림에   태도 . 

  과 에 미 는 향 

풍토 요인이 집단 돌림에   태

도   요인인  과 에 미 는 향  

래 에 나타난  같이 인 계차원<Table 6> , 

 나타나 개인 달차원이 높 체 지차, 

원이 낮  심이 높 짐    있

다.

B SE β t

(constant)  .952 .395  2.412

affection  .240 .133  .176  1.799

democratism -.121 .131 -.086  -.926

 Dime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066 .141  .044   .468

independence -.011 .134 -.009  -.081

conpetition  .061 .079  .052    .763

rule clearness  .255 .091  .207     2.807**

Dimension of personal development  .295 .132  .183    2.238*

task oriented -.011 .077 -.010   -.145

rule system  .147 .079  .138   1.855

variety -.023 .100 -.020   -.231

Dimension of syustem sustaining  .128 .119  .088   1.079

 = .075 ,  F = 6.805***

*p<.05, **p<.01, ***p<.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mutual fault about Bullying by Classroom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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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달차원 체 지차원  독립변인  , 

 개인 달차원이 높 체 지차원이 낮, 

 심이 높 짐    있다 회귀. 

모 이 통계  며(F = 6.805, 

과 에 해  명  가지p<.001), 7.5%

는 것  나타났다 구체  살펴보면 개인. 

달차원( β 이 과 에 인 =.183, p<.05)

향  미 는 것  나타나 개인 달차원이 높

 과 도 높 짐    있다. 

풍토  요인별  살펴보면 규  명료 ( β

이  과 에 인 향  미=.207, p<.01)

는 것  나타나 규  명료 이 높   

과 가 높 짐    있다.

논의  결론. Ⅳ

이 연구는 등  풍토가 집단 돌림

에  동   태도에 미 는 향  

보는 것  목  다 여 에 는 이 연. 

구에  주요  연구결과들과 그 미  

에  시사 들  시해 보고자 다.

이 연구에 는 등  풍토가 동들  

집단 돌림  행동에 요  향  미   

있는 요인인 것  나타났다 동들  집단. 

돌림  행동에 가장 큰 향  미 는 것  

풍토  개인 달차원 개인 달차원, 

이 높  집단 돌림에   태도가 

높 짐    있다. 풍토  개인 달  

차원  에  자 과 경쟁   규  

명료  강조 는 분 인데 이러  개인 달 , 

차원  경쟁 이 집단 돌림에   태

도를 가장 잘 는 변인임이 다 이것. 

 동이 인식 는  분 가 경쟁 일  

동  집단 돌림 상황에  인 태도를 보

일 가능 이 높  미 다. 

 공동체 식이 높  집단 돌림 상

이 감소 고 에  경쟁이 동(Oh, 2013), 

들  소외 과 인 상 계를 나타내며

사가 동들 간  를 강조(Yoo, 1994), 

는  경  만들게 면 동들  여  자

신  능 에  자각  보다 낮게 가지게 는 

원인이 다는 사실  이러  결과를 (Kim, 2002)

뒷 침 다 즉 경쟁  주  는 풍토는 . , 

 동들 간에 소외를 일 키고 이것  동, 

들  여  자 능감  낮추게 여 집단 돌

림  목격 고도 그것  게 는 상  

일 키게 다고 볼  있다 라  사는 . 

에  집단 돌림에  행동  이  

해  보다 동 인 풍토를 조  해 

노  요가 있다  사가 이러  동. 

인 풍토를 만들  해 는 우리나라  같이 

장 감  동료 사들 간  권 이고 경, 

쟁 인  풍토  개  (Lee et. al, 2014) 

요가 있  것이다 그리고 풍토가 행. 

동 에 미 는 향  인 계차원  민주

 집단 돌림에   태도에 부 인 

향  미쳐 민주 이 낮  집단 돌림에 

  태도가 높 짐    있다 즉 사. 

가 에  민주 인 풍토를 만들  

동들   집단 돌림에 해  인 행

동  게 다는 것이다 폭  이  . 

해 는 사  생 간  상 존  태도가 우

 어야 다 폭  상  (Huh, 2014). 

 매우 번히 일어나는 집단 돌림  경우에

도 사가 동들과 함께 민주  소통 고, , 

이를 통해 그들에게 내재   욕구들  민

감 게 식 게 면 동들  에  

폭  행동에 민감 게 어 그에   태

도가 감소   있  것이다  사  자. 

효능감과 집단  자 존 감이 사 소진에  

보  요인  작용 다는 연구결과(Choi, 2014)

에 추어 볼 사가 동들과 함께 민주, 

 소통  해 는 우  사 자신이 자신

 업 에  자 효능감  자 존 감  높

여나갈  있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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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토가 집단 돌림에   태

도  별  미 는 향  보면  행동  , 

  자 어에는 민주 이 심에는 다, 

양 이 부 인 향  미 며  과 에는 규

 명료 가 인 향  미 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즉 풍토가 민주 일  동들  

에  집단 돌림에 여 자 어 인  

행동  많이 나타내고 풍토가 다양  인, 

지 못 고 획일  동들  집단 돌

림에 여 보다 심해지며 사가 에, 

 규  명료 를 강조  집단 돌림  

과 라고 생각 고 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 

러므  이러  연구 결과는 집단 돌림에  

행동  감소시키  해 는 사가 풍

토를 보다 민주 이며 다양  인 는 향

 이 어 나가고 운 에  규  명료, 

만 강조  것이 니라 보다 인간 인 면에

 사회  지도가 요구 다는 것  시사해 .

다  이 연구  계 에 른 후속 연. 

구에  몇가지 언  다 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자  보고식 척도에 존 여 , 

집단 돌림에   태도를 다. 

차후 연구에 는 래 보고 사 보고 면담 등, , 

 병행 여 종합  연구  요가 있  것

이다. 

째 집단 돌림에   태도에는 , 

별 차이가 있   있 며 이에 라  , 

에도 차이가 있   있  것이다 추후 연구. 

에 는 이러  별 차이에  고 가 요  

것이다

째 이 연구에  풍토가 집단 돌림 , 

행동에 미 는 향  미  것  

나 그 향  다소 약  것  나타났다, . 

라  차후 연구에 는 풍토  변인들  

보다 분 여 연구해 볼 요가 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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