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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how parenting attitudes, ego resilience, and care affects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so as to provide a necessary basic guideline needed to seek various intervention methods. To achieve this end, the

study referred to the 2014 Annual Rep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By using both SPSS 19.0 and AMOS

19.0, the study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parenting attitudes, ego resilience, care, and school

adjustment all have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by conducting path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and care with regar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the direct influence

that parenting attitudes had on school adaptation was shown to be relevant. Third, adolescents' ego resilience and care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daptation. Therefore, together with inter-

vention in actual school settings, assessing various factors that would aid the recovery of adolescents’characters and pursuing

a positive reinforcement of character by finding protective factors would enable this study to be used as a basic guideline

that would prevent adolescents’maladjustment to school and social deviance as well as aid the growth of their charac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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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school adjustment)

Ⅰ. 서 론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3

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6만568명(0.9%)으로 매년 1%

안팎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다면, 학교 이탈 청소

년 문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

으며, 청소년의 학교 이탈 현상을 ‘청소년의 실패’가 아닌

‘교육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W. J. Tae, 2014.6.19). 청소년의 학교

이탈 사유는 학습 부진, 학업 기피와 같은 학업수행 관련

영역과 친구들과의 관계 악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과 같

은 또래 관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에게 진로와 학교성적은 주된 고민거리로 학업

•이 논문은 201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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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에 비해 성

별에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E. J. Jung, 2000).

청소년의 고민 중 55.3%는 공부와 관련된 것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로 인

해 청소년들은 학교를 쉬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

이 들게 된다. 또한 2014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67.9%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였으

며,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68.9%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후 학생들은 극심

한 심리적인 고통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생각하거

나 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은 극

단적 개인주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 배려의 부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심적

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무단결석，가출，

학교중퇴 등으로 이어지고, 비행과 폭력 등의 또 다른 사

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S. J. Kim, C. J. Lee, & B. S.

Choi, 2004; J. Park & J-W. Moon, 2006).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은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거

리를 배회하는 등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가출, 비행으

로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입소하는 부적응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Y. H. Kim, B. Y. Choe, & I. H. Lee,

2013). 더불어 성인기 이후 사회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 S. Masten & J. D.

Coatsworth, 1998; J. M. Richman et al., 2004, as cited

in J. Kim, M-S. Ha, & B-H. Kim, 2011).

청소년에게 학교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된 생활

의 장으로 가정과 더불어 중요한 공간이다. 학교는 학업

성취와 같은 지적 영역 외에 사회적 학습의 장이며, 자신

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다(O. B. Chung,

2004).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 학업수행 요구에 대한 적

절한 대처, 원만한 친구관계 유지 등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청소년기 발단단계의 과업뿐만 아니라 청소

년의 일상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

간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대

인관계와 삶의 경험을 통해 적응과 부적응의 과정을 경험

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 발달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교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

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

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

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W. J. Lee & Y. H. Kim, 2012).

따라서 학업수행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규범의 준수 등과 같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문제의 예방적, 치료적 의

의를 갖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적응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학생 개인 특

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와 학생과 관련된

환경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양분되어 왔

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특성(G.

M. Baek, 2008), 개인적 특성(J. E. Choi & Y. J. Shin,

2003), 학교환경 특성(H-J. Baek, 2007; E. J. Jo, 2008; M.

H. Lee, 2007; E. S. Moon, 2005)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자원

의 의미를 가진 사회적 지지체계(K. Y. Lee, S. Y. Choi,

S. H. Jang, & S. C. Shin, 2010)를 포함하는 사회환경적

영역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가정환경 특성에는 가족관계, 양육방식과 더불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 및 거주지역 그리고

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청

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가족

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기능적 특성이 청소년의 발달에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기능적 특

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양육신념과 이에 따른

양육행동(M. Bornstein & L. Cote, 2004; K. Rubin &

O. Chung, 2006, as cited in S. Park & C. Yoon, 2013)

혹은 양육태도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주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M. Y. Huh, 2004), 초기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자녀에 영향을 주어 이후의 성격, 정서, 자아

개념, 가치관 및 행동능력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

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

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지만, 방

임적이거나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학교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 Kwak, 2005; Y. J. Kwon &

Y. H. Kim, 2011). 그러나 부모가 보고하는 양육행동보다

는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청소년의 발달에 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한다(H. S. Lee, 2003).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와의 관계 등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적응능력이 필요하고, 건강하고 탄력적

인 자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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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Kim & G-J. Seong, 2014). 이러한 학교 적응은 초등

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 내적인 특성인 자

아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학교 적응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도 높은 영

향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Y. M. Kim & Y. S.

Lim, 2013). 개인적인 특성 연구 중 자아탄력성은 청소년

들의 학교적응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적응도 잘하며 만

족도 높다(J. E. Goo, 2000; O. S. Kim, Y. J. Oh, & M.

G. Choi, 2005; Y. S. Lee, 2004). 또한 학업에 대한 지적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

용하여 집이나 학교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Y. H. Lee, 2008).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낙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활동력을 보여주고,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이 있으며,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J. H. Kown, 2006).

또한, 학교적응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가족적 요인 외

에 학교와 사회를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 또한 중

요한 변수이다. 청소년기는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능동적

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부모,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사랑, 보호, 수용 등의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게 되며, 이들 간의 관계의 질이 사

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지지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행위

또는 태도로서,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

시키는 의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L. J. Fiedlan-

der, G. L. Reid, N. Shupak, & R. Cribbie, 2007, as

cited in S. Yune, J. Ju, & E. Lee, 2013). 사회적 지지원

인 부모, 교사, 또래들 중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

의 학교생활이 학급단위로 운영되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급 안에서 보내므로, 또래와의 관계는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최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의

덕목이자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것이 배려심이

다. 청소년기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형성․발달하는 시기

이며 또래집단에 의해 정의와 배려간의 갈등적 상황을 빈

번히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M. Y. Chung & O. B.

Chung, 2001). 이 시기에는 타인의 감정을 읽고 함께 느

끼는 감정이입적 공감의 능력과 타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역할채택 능력들을 기르는 일이 특히 더

필요하다(J. M. Lim, 2002). 하지만, 근래 급격한 사회변

화로 인하여 정서가 메마르고 자기중심적이며 서로에 대

해 무관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길러

지고 인간관계에서는 ‘배려의 결여’, ‘배려의 빈곤’이 나타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Y. K. Chung, 2000). 학교폭력

의 경우, 가해자는 물론 방관자들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상황에서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

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나 대인관계

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추상적 추론과 복잡한 상

황에서의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사회적 조

망수용(social perspective-taking)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

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타인을 돕거나 배려하기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들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

한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집단에 수용될 가능

성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수용과 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이미 학교를 배려의

공동체로 보고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실을 하나의 배려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협동학습,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실과 학교 그리고 가정환경 속에서

의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M.

J. Yang, E. Y. Kim, & S. H. Lee, 2008). 청소년들은 친

구의 친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모방 학습하며, 또

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들과 나누고 돕고 공감하

는 것을 배우게 되므로 타인에 대한 이해의 자세를 갖추

고 배려심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의 학교적응이란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또래와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인 학업과 학교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아

탄력성과 배려심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또래들과 사소한 갈등

이나 충돌로 학교폭력이나 학교부적응, 그리고 중도탈락

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과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분위기 또한 청소

년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배려심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관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환경

적 요인들 각각에 대해 개별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을 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

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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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 문제환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나 배려심과 같은 내면의 힘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능동적이고 교육주체자로서 긍

정적인 측면을 간과한 점들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

력성, 배려심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과정을 탐색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현장과 학교상담에서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과 학교적응과

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

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배려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의 개념

청소년들이 가정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인 학교는 학습의 장인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

능을 한다(M. Y. Chung & O. B. Chung, 2001).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업성취와 같은 좁은 의미의 교육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발달과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학교외의 조직에서 적응하는 능력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Y-R. Cho, 2006). 따라서 학교 내에서 바람직

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 학업성적은 물론 가치관 확립이나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W. J. Lee & Y. H.

Kim, 2012).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은 학업성취(Y. Kim, 2002)라는

영역으로 국한시켜 보기도 하지만 학교적응을 ‘학교 환경

에 대한 지각과 감정으로 특히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편하게 느끼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G. W.

Ladd, B. J. Kochenderfer, & C. D. Coleman, 1997, as

cited in T. S. Jung, 2011)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교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과 성장을 위해

자신과 학교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

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역동적

인 상호작용 능력’(S. J. Sung, 2010)이라고 확장시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을 ‘학생

개개인이 학교 환경 내에서 유발되는 문제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욕구와 성장을 위해 가

족, 학교, 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이루어나가는 상호작용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이 또래와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으로

서 수행해야 하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

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맞추어가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2. 학교적응 영향요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개인

적인 요인, 가정환경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 요인으로 나

누어져 진행되어 왔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청소년의 학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환경

요인인 부모양육태도가 학업 관련 문제나 학교생활적응(S.

H. Kang, 2010)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H. Y. Kim, 2007)와 부모-자녀관

계(J. E. Choi & Y. J. Shin, 2003)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

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일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 반면, 부

모양육태도가 방임적이거나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학

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 Kwak, 2005; Y.

J. Kwon & Y. H. Kim, 2011). 또한 부모의 지도감독수

준이 높을수록(J-H. Kim & L-J. Chung, 2010), 부모의

격려나 의사존중과 같은 긍정적 관여 수준이 높을수록(S.

H. Lee & H. Choi, 2007), 청소년의 학교적응 정도는 높

게 나타난다.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

들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 지각된 통제 등의 측

면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은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학교활동 및 학업성취

에 대한 부모이 관심이 지닌 영향력은,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를 통제할 경우에도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소

득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

될 경우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지지 않는다(B.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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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

한 변인으로 사료된다.

개인적 요인에는 자아개념(Y. R. Kim & N. J. Huh,

2003; Y. R. Kim & T. E. Kim, 2001; S-G. Oh，2006),

자아존중감(M. R. Han, 1997), 자아탄력성(C. S. Kang,

2008), 자기효능감(S. I. Gyeong, 2006; Y. J. Lee, 2007)

이 주요요인으로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

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동기나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쳐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변화의 속도가 급격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아탄력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심각한 삶의 도전

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Dictionary of Psychology,

2014)으로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학교적응도 잘

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과의 선행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

교생활적응도 잘하며(J. E. Goo, 2000; O. S. Kim, Y. J.

Oh, & M. G. Choi, 2005; Y. S. Lee, 2004), 학업에 대

한 지적 성취도도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한

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집이나 학

교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으며(Y. H.

Lee, 2008),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우수하고, 부정적인 사

건이나 심리적 어려움에서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낙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활동력을 보여주

고,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이 있으며, 능숙한 자기 표현력

을 보여준다(J. H. Kown, 2006).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

년은 자기통제수준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학교생활을 잘하며(Y-J. Hwang & K-K. Kim, 2014) 다

양한 문제해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S. J. Park & H. W. Shim, 2012)으로 보여 진다. 청

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타인은 부모, 교사, 또

래이다. 이 중 특히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

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이며,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 부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있다.

한편, 배려심의 사전적 의미는 ‘…을 도와주거나 보살

펴 주려고 마음을 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tandard

Korean Dictionary, 2008). 배려심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

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고 타인의 관점을 알고, 수

용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이타심’, ‘친절’, ‘존중’, ‘이

해’, ‘겸손’, ‘희생’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남의 처지에 대해 단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남을 배려했다

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참된 배려란 걱정, 우려, 염려

가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실현되었

다고 한다(M. Mayeroff, 1971, as cited in B. S. Lee,

2002). 더 나아가, 배려적 사고란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

감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성향을 지닌 사고로서 순간적인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사고이

다. 다시 말해 배려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고가 배려적 사고(M. Lipman, 2003)라고 할 수

있다.

배려심은 도덕성을 이루는 주요 덕목의 하나로서(C.

Gilligan, 1993), 주로 성(gender), 출생순위, 부모학력 및

경제수준, 부모양육태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성(gender)과 관련한 한 국내연구(O. B. Chung &

K. H. Kwag, 2003)에서는 여성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

준이 남성의 도덕성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배려심에는 성(gender)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남아와 여아가

어머니인 양육자에 의해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상이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배려심이

높다는 결과들(O. B. Chung & K. H. Kwag, 2003; I. J.

Goh, 2004; N. H. Lee, 1997)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

이, 몇몇 연구들에서 나타난 배려심에서의 성(gender)에

따른 차이는 Gilligan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배려

지향적 도덕성은 성별의 차이라기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서 보다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I.

SÖchting, E. E. Skoe, & J. E. Marcia, 1994, as cited

in M. Y. Chung & O. Y. Chung, 2001)도 제시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유의하다는 것(N. H.

Lee, 1997)과 유의하지 않다는 것(O. B. Chung & K. H.

Kwag, 2003)과 같은 엇갈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배려심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가정환경과 연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아동은 도덕성

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도덕성의 주요 덕목 중의 하

나인 배려성이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S-Y. Kim, 2005). 또한, 가족기능이 아동의 동정적, 수용

적, 사교적, 우호적인 대인관계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가

족기능이 배려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K. R. Choi,

2004; Y. H. Sung & K. S. Shin, 2001) . 또 다른 연구

에서는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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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Adjustment Parenting Attitudes

EgoResilience

Care

Figure 1. A Research Model

가족의 규칙과 역할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가족 속에 자

란 아동은 다른 사람의 필요, 감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할 줄 알며, 이를 긍정적

으로 잘 표현하는 등 배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T-Y. Ahn & Y-C. Roh, 2013)고 보고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인, 청소년의 자

아탄력성과 배려심을 매개변인,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종

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가정하였고,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4」의 자료 중 중학교 1학

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단기 종단패널

연구로서,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에 첫

조사를 시작하여 2013년도에 4회차 측정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13년 고등학

교 1학년이 된 학생 2,108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

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3. 연구도구

1)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긍

정적인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M. Y. Huh

(2006)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 총 43문항을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한「한국아동 청소년패

널조사 2014」의 부모양육태도 29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

해 추출된 ‘양육애정’과 ‘합리적 설명’에 해당되는 7문항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

식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양육애

정 Cronbach’s α = .81, 합리적 설명 Cronbach’s α = .78

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으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

4」의 자아탄력성 13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

도는 J. Block & A. M. Kre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

도를 수정·보완한 J. E. Gwon(2003)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한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분포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이다.

3) 배려심

배려심은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는 마음으로

H. W. Kwon(2004)의 민주시민의식 조사문항을 수정·보

완하여 사용한「한국아동 청소년패널 조사 2014」의 설문

지 문항 중 공동체의식에 해당되는 4문항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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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affection 2.02 .55 .28 .47

Rational explanation 2.24 .59 .29 .41

Total 2.11 .51 .29 .62

Ego resilience Total 2.19 .40 -.13 1.20

Care Total 2.03 .51 .02 .73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ies 2.17 .53 .30 .86

School rules 2.06 .49 .03 .80

Friendship 1.86 .42 .05 .63

Teacher relationship 2.12 .58 .00 .10

Total 3.72 .68 -.14 .86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Parenting affection 1

Rational explanation .61
**

1

Ego resilience .27** .22** 1

Care .23** .23** .32** 1

Learning activities .33
**

.26
**

.28
**

.36
**

1

School rules .24** .21** .16** .38** .47** 1

Friendship .31** .26** .38** .42** .44** .38** 1

Teacher relationship .31
**

.26
**

.31
**

.36
**

.41
**

.38
**

.47
**

1

** p < .01

Table 2. Correlations of Variables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분포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려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6이다.

4)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정서 및 태

도와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4」의 설문지 문항 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에 해당되

는 2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B. S.

Min(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 학교행사 관

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한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로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학습활동

Cronbach’s α = .76, 학교규칙 Cronbach’s α = .76, 교우관

계 Cronbach’s α = .70, 교사관계 Cronbach’s α = .81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9.0을 활

용하여 이루어졌다.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배려심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

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

인하여 정상분포가 가정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ɑ)를 산출하였으며,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9.0을 활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

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한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유

의성 검증을 시도하였고,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간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075명(51%), 여

학생이 1,033명(4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변인

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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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p) df CFI TLI NFI RMSEA

Model 462.610
***

84 .92 .90 .91 .04

*** p < .001

Table 3. Fit index of Model

χ²(p) df CFI TLI NFI RMSEA

Research model

(Partial mediation)
462.6

***
84 .92 .91 .91 .04

Alternative model

(Mediation)
511.8*** 85 .91 .89 .90 .05

Interval 49.2 1 10 4 10 2

*** p < .001

Table 4.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와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사례수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다면 왜도 2, 첨도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E. J. Jo, 2008). 또한 Y. S.

Seo(2010)는 구조방정식에서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가 충

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위해 왜도가 2보다 적고, 첨도가 4

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

인들의 왜도에 있어서 모든 변수가 2이하로 나타나 정규분

포를 가정할 수 있으며, 첨도에 있어서도 모든 변수가 4이

하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부모양육태도와 배려심, 자아탄력성,

학교적응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6.47 ).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구인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최

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모든 요인 값은 유의미했으며, 측

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 = 462.610(df = 84, p< .001), CFI =

.923, TLI = .904, NFI = .90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델의 모형 적합도 판정 권장기준에 따르면,

CFI, TLI, NFI는 모두 0.9이상과 RMSEA는 0.05 이하에

서 수용한다. 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RMSEA, CFI, TLI,

NFI가 모두 권장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된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였다.

3.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 학교적응 경로

의 검증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검

증하고, 부모양육태도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제

외한 완전매개모형을 분석하여 두 모형의 χ²의 유의한 차

이와 적합도를 비교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 모

형의 적합도 개선지수인 χ²의 유의한 차이 값이 49.20로

df = 1(p< .001)을 기준으로 10.80보다 크기 때문에 두 모

델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대안모형보다 더 나은 적합도

를 보였기 때문에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

각하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을 <Figure 2>와 같이 제

시하였다.

4.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 학교적응 변인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모형과 완

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Table 5>,

<Table 6> 참조). <Table 5>의 부분매개 모형의 검증 결과,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며(β = 372, p< .001), 배려심이 증가하는 것(β =

.207, p< .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수록 배려심이 증가하고(β = .285, p< .001) 학교적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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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

Parenting attitudes ⟶ Ego resilience .25 .37 .03 7.88 ***

Parenting attitudes ⟶ Care .30 .21 .06 5.39
***

Ego resilience ⟶ Care .62 .29 .09 6.77
***

Ego 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23 .26 .04 5.69 ***

Care ⟶ School adjustment .15 .37 .02 9.62
***

Parenting attitudes ⟶ School adjustment .17 .29 .03 6.56
***

*** p < .001

Table 5. Path Coefficients of Partial Media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

Parenting attitudes ⟶ Ego resilience .28 .45 .03 8.80 ***

Parenting attitudes ⟶ Care .31 .22 .06 5.26
***

Ego resilience ⟶ Care .58 .27 .10 5.88
***

Ego 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37 .41 .04 8.34 ***

Solicitude ⟶ School adjustment .17 .41 .02 10.37
***

*** p < .001

Table 6. Path Coefficients of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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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Research model (Partial mediation)

아지는 것(β = .262, p< .001)으로 나타나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높임과 동시에 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6>의 완전매개 모형의 검증

결과, 완전매개 모형의 부모양육태도⟶자아탄력성과 배려

심, 자아탄력성⟶배려심⟶학교적응이 p< .001 수준에서 모

두 유의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

(β = 450, p< .001)과 배려심(β = 223, p< .001)이 높아지고,

학교적응(β = .408, p< .001), (β = .412, p< .001)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게 위해 비

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 때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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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Alternative model (Mediation)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renting attitudes ⟶ Ego resilience .37  *** .37

 Ego resilience ⟶ Care .29  *** .29
Care ⟶ School adjustment .37  *** .37
Parenting attitudes ⟶ Care .21 .11 .31

 Parenting attitudes ⟶ School adjustment .29 .21 .50
 Ego resilience ⟶ School adjustment .26  .11 .37

*** p < .001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였다. 간접효과는 정

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사용해서  검

증을 실시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반면

에 부트스트랩 방법은 R. M. Baron and D. A. Kenny

(1986)의 Sobel 검증 방법보다 측정의 오차를 고려할 수

있고, 선행변인-매개변인-결과변인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Y. S. Seo, 2010). 매개모형에서

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독립

변수에서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를 간접

효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간접효과가 곧 매개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37)을 미치고 있고, 자아탄력성은

배려심(.29)에, 배려심은 학교적응(.37)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배려심(.21)과 학교적응(.29)

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동시에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26)에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간접효과 크기는 .21이고, 배려심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간접효과 크기는 .11로 나타났다. 학교적

응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 크기는 .11로 부모양육

태도가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통해서 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배려심을 통해

서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을 매개로 청

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 .001).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은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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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것으로, 이

를 위해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배려심과 학교적응과

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청

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와 직접, 간접효과는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그에 따른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배려심, 학

교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배려심, 학교적응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

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S. R. Kwak, 2005; Y. J. Kwon & Y. H.

Kim,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

준을 높이고, 배려심이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S-Y.

Kim, 2005 )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사고와 태도에 따라 청소년

들의 자아탄력성과 배려심, 학교적응이 향상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이 향상됨에 따라 학교적응을 높여

청소년들의 학교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

육방식 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정도가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양

육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은 학

교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배려심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정서나 행동문제에

더 적응적이며, 자아탄력성이 낮아질수록 문제상황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자아

탄력성은 환경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성격자원으로서 자아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며 부정적 생활 사건들에 잘 대처함으로써 학교적응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배려심은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서 관계지향적인 개념이라고 이

해할 수 있으며, 배려심과 같은 타인에 대한 공감적 태도

나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청소년기 또래관계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

중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성장 후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정

에서의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적 태도와 더불어 학교장면

에서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배려심에 대해 관심을 가

지는 것은 학교적응과 향후 대인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

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경로분

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은 유의미 하였고,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적응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한 모형이 타당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자

아탄력성과 배려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은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

응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통제수준이 높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문제 행동도 덜 보인다.

또, 배려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타인을 배려

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

아지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과 배려성을 높이고,

높아진 자아탄력성과 배려성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

고 학교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도 높다는 선

행연구들(O. S. Kim, Y. J. Oh, & M. G. Choi, 2005)과

연관 지워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은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

고 좌절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심리내적인 자원으로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배려심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

과는 자아탄력성이 배려심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고, 배려심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

의 관계를 매개하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

학교 내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학교와 사회적응을 긍정

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적 보호

요인임을 시사한다. N. Noddings(1992)는 학교는 무엇보

다도 먼저 배려를 위한 장소가 되지 많으면 안 되며, 학

교교육은 교과중심의 체계에서 배려를 중심으로 한 치유

와 성장의 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

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원숙해져 가는 공간으로,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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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들과 나누고 돕고 공감하는

곳임을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이해의 자세를 갖추고 배

려심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들을 증가시키는 일은 집단 따

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이탈을 막고, 청소

년들의 학교부적응 문제 개선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개입

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

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고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서의 배려심과 자아탄력성 향

상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위험요소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이탈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가정환경 요

인인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정도가 높아지며,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배려심과 학교적응

을 높이고, 배려심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력이 향상된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때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떨어뜨려 청소년의 배려심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시기에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은 청소

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수동적인 혹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공격적 혹은 순응

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학교생활은 점

차 불쾌한 경험이 되면서 학교생활에서 유리되고 학습에

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A-H. Maha, 2013). 그러나 지

금까지 선행된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양육태도

의 긍정적 변화만으로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한계가 있

으며,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형

성의 경험을 통해 자아탄력성이나 배려심과 같은 청소년

들의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청소년상담 현장에서도 배려심의 수준을 고려하

는 것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부적응 문제들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들

의 배려심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배

려심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들 관계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적응과 관련한 실천적 함

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가

정과 학교의 상호작용을 통한 보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과 학업과 진로뿐만 아니라

비행, 이탈행동 등에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

담 시스템이 학교 내에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학교폭력, 따돌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학

부모들의 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

기 위한 전문상담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부모상

담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화 및 상담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

아탄력성은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

게 함과 동시에 부정적 생활 사건들에 잘 대처함으로써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학교교

육 내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탄력

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과 더불어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업성취도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규

수업 과정의 일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교육은 인간적인 덕성을 갖춘 인격체를 길러

내는 것이 목적으로 인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

다. 배려와 인격적 수양과 같은 지속적인 학습과 직접적

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장면에 꾸준하게

학습하고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로

인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또래와 다른 타인

과의 관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배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양육태

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역

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 자

아탄력성과 배려심이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적응기제로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의 대한 개입

과 더불어 인격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변인들을 평가하고

청소년의 적응적인 보호요인을 찾아 긍정적인 강화를 하

는 것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과 이탈을 예

방하고 인격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과 이

탈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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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위험요인이나 학교적응에 대한

적응기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적응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

인으로서의 자아탄력성뿐만 아니라 배려심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하고, 더욱 다양해지는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심

도 있는 이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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