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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족관련요인의 효과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학교

적응을 학교생활태도, 성적, 학교만족도 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영

역에 미치는 가족관련요인들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서울시 

중․고등학교 남녀 27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학교

적응의 각 하위 영역별로 가족관련요인의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학교적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족배경요인보다 가족관계요인의 효과가 더욱 컸으며, 이 

중에서도 부모관심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족배경요인으로서 경제상태의 

영향은 성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관심을 촉진할 

수 있는 부모가이드라인의 제시와 더불어, 계층간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

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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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 기

아동과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는 학교의 중요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학교적응이 중요한 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

면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다수

의 시간을 학교생활 및 학업활동에 쏟는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감소하는 대신 교사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청소년들은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가족에서 벗

어나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학교는 청

소년들의 사회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둘째, 학교에서 성인기에 필요한 역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학교생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구성원

들에게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

공적 성인기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각 연령 수준에 맞는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가

야 한다(장휘숙 저, 2000: 317).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문제가 비단 개인과 가족 차원

의 관심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외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국내의 문헌들은 주로 어떠한 요인이 청

소년들의 학교적응 혹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들이 대부

분이다. 이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성별, 연령 등 개인 특

성 요인 및 자아존중감, 우울 등 개인의 심리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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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김광수, 2003; 양순미, 유영주, 2003; 이옥주, 2003; 현희순, 김양순, 

1999), 가족, 친구, 학교 등 청소년이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

에 따라 학교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방향(김영희, 2002; 민하

영, 권기남, 2004; 백경숙, 권용신, 2004; 신나나, 도현심, 2000; 양국선, 장

성숙, 2001; 오재연, 최정혜, 김행자, 2003; 이정윤, 이경아, 2004; 이진숙, 

정혜정, 2004; 정규석, 2004; 최지은, 신용주, 2003)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관련 요인들 중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학교적

응에 매우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부모는 여전

히 중요한 사회화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행동과 사고방식, 인경형성에 가

정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신연희, 2001).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양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지만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그와 동일하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청

소년기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결과 역시 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가족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을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

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첫째, 부모자녀관계특성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를 들 수 있다(류경희, 2003; 

백경숙, 권용신, 2004; 신나나, 도현심, 2000;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이진숙, 정혜정, 2004; 최지은, 신용주, 2003). 이 연구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방식, 부모자녀관계의 질 등 부모

와 청소년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차

이가 난다고 보고한다. 

둘째, 가족구조 및 소득 등 가족배경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이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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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가족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박연수, 2003; 박현선, 1998)과 가족구

조와 빈곤이 자녀의 학교적응, 혹은 교육적 성취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 규명한 연구들(구인회, 2003 ; 장상수, 2000)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

우고, 어떠한 가족관련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공헌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자녀관계적 특성 혹은 가족배경 특

성 등 가족관련요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간

의 관계를 탐색하였기 때문에,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들 중 어떤 요인

의 영향력이 더 큰지, 각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미흡

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정윤, 이경아, 2004). 

특히 가족배경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각각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관련성을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청소

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족 배경 자체가 독립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혹은 가족관계의 영향과 맞물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려해 볼만하다. 예를 들면 가족의 빈곤과 같은 경제적 상황은 가

족간의 갈등과 관련되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가 부적절

한 양육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양국선, 장성숙, 2001; Conger et al.,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배경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구분하여 각 요인

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족관련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할 

뿐 아니라, 어느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학교적응 개념이 단일개념이 아닌 여러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복합

적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류경희, 200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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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학교적응은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범준수,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

도, 학업성적 등 여러 하위영역들로 구성된 다영역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이처럼 각 하위영역들이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둔다면, 각각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도 상이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파악하는데 있어 각각의 개별적 적응 영역별로 영

향을 미치는 가족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개념을 다영역적인 것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학교생활태도, 성적, 학교 만족도 등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가족관련 요인들이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 때 가족관련요인은 경제상태, 부모의 학력, 

부모직업 등 가족배경특성과 가족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관심도 

등 가족관계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반적 학교적응실태를 파악해 

본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 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이 각각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배경을 통제

한 상태에서 가족관계요인의 영향이 지속되는지 살펴본다. 셋째, 학교생

활태도, 성적, 학교 만족도 등 학교적응의 각 하위영역별로 가족관련변인

(가족배경특성, 가족관계특성)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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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 행 연 구 고 찰

1 .  청소년의 학교적응

학교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를 잘 하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

에서 긍정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을 성취하기 위한 유용

한 장이다(양국선, 장선숙, 2001). 다시 말해서,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에 습

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며,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

후 직업적 성취 및 성인기로의 전환기의 성공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적응은 

“학교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하며, 자기 자

신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이정윤, 이경아, 2004)으로 알려져 있다. 학

생이 학교와 조화를 이루고 만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학업을 포함한 학

교생활전반에 잘 적응해가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하겠다(정규석, 2004).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적응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첫째는 단일개념으로 학교적응을 파악하는 연구들이다. 즉, 학교적응을 

학업성취 혹은 교육 성취로써 측정하거나(구인회, 2003; 장상수, 2000; 

Dombusch te al., 1987; Reynolds & Gill, 1994)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여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측정한 연구들을 들 수 있으

며 현재 대부분의 학교적응관련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단일개념으로 학교적응을 측정한 연구들은 적응을 잘 하는 집단

이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이 두 집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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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학교적응을 다영역적 개념으로 파악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학교적응척도로 측정되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규

범에의 준수,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학업 성적 등의 여러 하위영역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이러한 하위영역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다거나, 학교적응척도와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영역별로 어떠

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연구들이다(유안진, 이점숙, 서

주현, 2004; 류경희, 2003 ;정규석, 2004; Astone & McLanahan, 1991; 

Dubois & Felner, 1994; Paulson, 1996).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의 양상이 각 하위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류경

희, 2003), 이러한 다영역적 접근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실태를 보다 세분화 

하여 심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유용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을 택할 것이다. 즉, 학교적응의 영역을 대표하는 

하위요인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영역으로서의 성적, 학교만

족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어떠하

며, 개별 영역별로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

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학교생활태도는 다양한 학교생활영역들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스

럽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

들에서 사용된 학교적응척도를 통해 파악한다.

성적 등 학업성취 역시 학생들의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

로 간주된다(김영희, 2001; 이경아, 정현희, 1999; 이옥주, 2004). 성공적 학

업성취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적 주요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교육학의 학문적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어 왔다

(이옥주, 2004). 특히 높은 학업성취는 높은 교육성취와 연결되어 청소년 

자신의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리수준을 결정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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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다(Haveman & Wolfe,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성취를 나타내

는 학업성적 변수를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대표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포함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추가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청소년

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것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 연령, 종교 유무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학교적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된다(구자은, 2000;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정유진, 1999; 최지은, 신용주, 2003). 많은 연구들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윤재, 2002; 유윤희, 1994).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

은 학생보다 학교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윤재, 2002; 주

현정, 1998, 최지은, 신용주, 2003).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과 연령, 종교유무를 통제변인으로써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2 .  학교적응과 관련 된  가족요인

1) 가족배경요인

학교적응관련 선행연구들은 가족구조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족배경요인과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을 많이 언급해 왔다. 즉, 빈곤이나 

경제적 불안정, 결손가족형태는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써 이들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현선, 1998; 

McLoyd, 1990).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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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족형태의 측면에서 볼 때 한부모 가구의 자녀보다 양부모가구

의 자녀들이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된다

(McLanahan, 1997). 따라서 부모 모두가 생존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선, 1999; 이

재철, 1994; 최지은, 신용주). 

구인회(2003)는 가족구조가 부모의 양육자원과 양육행위를 변화시킴으

로써 아동의 교육성취와 같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되므로 적절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 내 갈등수준도 높다(박현

선, 2003). 또한 가족해체로 인한 구조적 결손가정과 빈곤은 밀접한 관련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영모 외, 1982, 박현선, 1998), 이러한 가

족소득의 하락이 자녀의 학력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구

인회, 2003).  

둘째,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된다(구인회, 2003; 박현선, 1998).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가족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 관련 비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녀는 학업에 전념하기보다 가계보조자로서 경제적 활

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자녀의 학력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

육행위로 이어짐으로써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하며,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국선, 장성숙, 2001; 

Conger, Conger & et al., 1992).   

셋째, 부모 직업과 학력 등 가족의 지위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

련이 있다고 한다(김지현, 1996; 김용희, 1989; 이정순, 1996; 최지은, 신용

주, 2003). 즉, 부모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족의 학생들

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학습관련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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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가족구조, 가족의 경제상황, 부모학력 

등 가족의 배경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요인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래집단의 영향력

이 커진다고 하지만,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는 여전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질은 청소년의 성공적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Rice,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 2001: 280).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자녀의 의사소통 방식과 빈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1999; 배나현, 2003; 서명성, 1999; 

이연숙, 1999). 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며 적극적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이 잘 이

루어진다고 보고한다. 또한 의사소통 방식 뿐 아니라, 의사소통 빈도 및 

대화시간 역시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즉, 부모와 의

사소통 빈도가 높고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1999; 서명성, 1999).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된다(이진숙, 2002). 

둘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 청소년 자녀는 학

교생활에 긍정적 적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

과 보살핌은 청소년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성공, 적절한 도덕

적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Rice,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 2001: 

232). 반면, 부모로부터 거부당한다고 느끼거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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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는 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류경희, 2003). 

셋째, 가족 내 불화와 갈등수준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유발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류경희, 2003). 가족 불화가 만연한 가정

에서 자란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긴장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적응행

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노길미, 1999). 따라서 가족의 갈등과 

불안 수준이 높은 가족의 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이현주, 1999).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관련요인을 가족배경 특성과 가족관

계 요인 모두를 포함시켜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가족배경특성에는 가족의 경제상황, 부모학력, 아

버지 직업 등이 포함되며, 가족관계요인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관

심도, 가족갈등 등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각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관계의 요인의 영향이 지속되는지, 

혹은 가족관계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배경요인의 영향이 지속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느 요인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을 상호 구분되는 하위영역들로 나누어, 각 개별적 영역

에서의 가족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교적

응의 양상이 개별적 하위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각 영역은 서로 구분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

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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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  조 사 대상 및  자 료 수 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04년 9월에 서울 소재 3개의 중․고등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포

하여 28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9부를 제외한 27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 빈도(%) 계

성별
남 114(41.9)

270
여 156(57.4)

학급
중학교 185(68.3)

271
고등학교 86(31.8)

종교
있다 190(70.1)

271
없다 81(29.9)

학교성적

상 50(18.5)

271중 168(62.0)

하 53(19.5)

경제수준

상 41(15.1)

271중 209(76.8)

하 21(7.7)

가족형태
양부모 254(93.7)

271
한부모 17(6.3)

아버지학력

중졸이하 24(8.9)

271
고졸 91(33.6)

대졸 115(42.4)

대학원졸 40(14.8)

어머니학력

중졸이하 24(8.9)

271
고졸 116(42.8)

대졸 107(39.5)

대학원졸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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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측 정 도 구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생활태도, 성적, 전반적 학교 

만족도 등 세 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학교생활태도척도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측정한 것이다. 이것은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질문

지에서 필요한 문항들을 선택한 후, 문항 간 신뢰도 검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최

종적인 학교생활태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

종 요인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12문항이었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계수는 0.80이었다.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결과,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Ⅰ은 ‘선생님․학교관련태도’, 요인 Ⅱ는 ‘학습관

련태도’, 요인 Ⅲ은 ‘또래관련태도’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세 가지 요인은 학교생

활태도를 나타내는 하위영역으로 각각 종속변수로써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측정한 학교적응영역이다. 이것은 학생들

의 주관적 평가로써 측정하였다. “본인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의 

물음에 대하여 ‘상’, ‘중’, ‘하’로써 응답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

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써 측정하였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 296 -

가족배경 변수, 가족관계 변수 및 통제변수들을 중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가족배경변수는 경제상황과 아버지학력, 아버지 직업이 포함되었다. 경

제상황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하’, ‘중’, 

‘상’의 응답범위를 갖는다.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

원졸’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연속변수로써 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아버지 

직업은 관리직․사무직․전문직을 1로,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직

종을 0으로 부호화 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관계변수는 부모관심정도와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가족갈등이 포함

되었다. 부모관심정도는 “부모가 나의 생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의 경우, ‘한달에 한 번 정도’, 

‘2-3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3일에 한 번 정도’, ‘매일’

의 다섯 가지 응답범주를 갖는데 이것을 연속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시켰

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의 대화가 많은 것이다. 가족갈등은 가족 내

의 경제적, 자녀양육관련, 건강, 친지, 성격, 사회활동관련 갈등정도를 묻

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써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8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학생의 성별과 나이, 종교여부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학

생을 1, 여성을 0으로 부호화 하였으며, 종교여부는 종교가 있으면 1, 없

으면 0으로 부호화 하여 회귀식에 사용하였다.

3 .  자 료  분 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교적응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종속변수들

의 빈도 및 평균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학생들의 가족관련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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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가족배경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가족배경변수(경제상황, 부 학력, 부 

직업)만을 회귀모형에 포함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가

족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배경요인을 통

제하지 않고 가족관계변수(부모관심, 아버지와 대화, 가족갈등)만을 회귀

모형에 투입하였다. 셋째,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가족관련요인들이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이 지속되는지, 회귀계수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Ⅳ.  연 구 결 과

1 .  조 사 대상자  학교적응의 전 반 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학교적응실태의 전반적 경향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 <표 3>과 같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전체 학교생활태도의 평균은 3.02로 나타났다. 이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

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했을 때, 응답자 평균

이 척도 상 ‘보통이다’와 ‘조금 그렇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보통 정도의 태

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적응양상을 학교생활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

면 , ‘선생님․학교관련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래 관련 태도’의 경우 평균이 3.73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다른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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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이 영역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의 측정 역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2.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척도상의 ‘별로 만족하

지 않는다’와 ‘보통이다’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학

교생활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성적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이 중위권이었으며

(62.0%),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각각 전체의 19.6%, 18.5%를 차지하

고 있었다.

<표 2> 학교생활태도 및 학교만족도 경향

변인 평균(범위: 1-5) 표준편차

학교생활태도

선생님․학교관련태도 2.82 .76

학습관련태도 2.98 .75

또래관련태도 3.73 .89

전반적 학교생활태도 3.02 .59

학교생활만족도 2.83 .97

<표 3> 성적의 전반적 경향

변인 빈도(%)

성적

상 53(19.6)

중 168(62.0)

하 50(18.5)

계 271(100)

2 .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 는  가족관련 요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들의 상대적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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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다시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기 때문에 회

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1.00 -.006 .207
**

.125
*

-.089 -.244
**

.086 -.050 -.052

2 -.006 1.00 -.071 .016 -.005 .043 .062 -.091 .042

3 .207** -.071 1.00 .159** .051 -.181** .087 -.104 .167**

4 .125* .016 .159
**

1.00 -.063 -.091 -.021 -.042 .065

5 -.089 -.005 .051 -.063 1.00 -.050 .042 .023 .069

6 -.244** .043 -.181** -.091 -.050 1.00 .008 -.026 .036

7 .086 .062 .087 -.021 .042 .008 1.00 -.130
*

-.063

8 -.050 -.091 -.104 -.042 .023 -.026 -.130* 1.00 -.037

9 -.052 .041 .167** .065 .069 .036 -.063 -.037 1.00

1.경제상태  2.부 학력  3.부 직업  4.부모 관심  5.부 대화  6.가족갈등  7.성별

8.연령  9.종교 

1) 학교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

학교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표 5>를 보면 학교생활태도 영역 중 ‘선생님․학교관련 태도’에 있

어서 가족배경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

족관계요인 중 부모관심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각각 모형에 투입한 모델 1

과 모델 2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관심 요인만이 청소년의 ‘선생

님․학교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

는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구조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델 3에서도 마찬가지이

었다. 따라서 부모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일수록 ‘선생님․학교관련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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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

과 종교유무가 청소년의 ‘선생님․학교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선생님․학교관련태도’에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청소년의 ‘선생님․학교관련태도’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096  .103

부 학력  .039  .033

부 직업 -.045 -.072

가족관계

부모관심  .192** .184**

부 대화 -.065 .109

가족갈등  .038 .043

통제변수

성별  .031  .039  .028

연령 -.196** -.192** -.200**

종교  .187
**

 .158
**

 .172
**

Adj, R2 .066 .095 .132

F값 4.140*** 5.697*** 4.378***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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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청소년의 ‘학습관련태도’에 대하여 가족관련요인들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가족배경요

인과 가족관계요인을 각각 모형에 투입한 모델 1과 모델 2의 회귀분석 결

과, 가족배경요인 중에서는 경제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가족관계요인 중에서는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가족의 경제상태가 높고 부모가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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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은 관심을 보일수록, 반면 가족갈등은 적을수록 청소년의 ‘학습관련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킨 모델 3

의 결과는 주목할 만 하다. 모델 3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가족배경과 가족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하더라도 경제상태와 부모관심은 여전히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갈등의 효과는 상실되었다. 반면, 가족

배경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모델 2)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모델 3에서 오히

려 경제상황을 통제한 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학습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상황을 통제할 경우 지속되지 않았으나, 반대로 아버지와의 대화의 경우 

경제상황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학습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가족배경요인인 경제상태와 가족관계요인인 부모관심의 상

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3에서 각각의 회귀계수의 크기

를 비교해 보면 부모관심정도가 청소년의 ‘학습관련태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습태도관련’ 영역의 경우 가족관련요인들 중 

가족관계요인,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통제하였을 때 가족갈등요인의 

효과가 상실한 결과를 감안한다면, 학습관련태도 영역에서 경제상황이 가족

갈등의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는 종교유무가 청소년의 ‘학습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습관련태도’

에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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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소년의 ‘학습관련 태도’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290***   .257***

부 학력 .009   .003

부 직업 .040  -.421

가족관계

부모관심   .342***   .312***

부 대화   .065   .120
*

가족갈등 -.146*  -.091

통제변수

성별 .036  .068 .043

연령 .096  .088 .089

종교 .131*  .103 .117*

Adj, R2 .092  .153 .206

F값 5.522
***

9.130
**

8.738
***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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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교생활태도 영역 중 ‘또래관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

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

요인을 각각 모형에 투입한 모델 1과 모델 2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배

경요인은 청소년의 ‘또래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관계

요인의 효과를 살펴본 모델 2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관심정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관련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킨 모델 3의 결과

에 따르면, 부모관심 요인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국, 청소년이 긍정적인 또래관련태도를 갖는데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많

이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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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의 또래관련 태도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107  .077

부 학력 -.006 -.008

부 직업  .078  .048

가족관계

부모관심   .175**  .161**

부 대화 -.016 -.007

가족갈등 -.088 -.061

통제변수

성별 -.101 -.081 -.091

연령  .011  .007  .013

종교  .089  .089  .084

Adj, R2 .016 .038 .035

F값 1.748 2.745
**

2.091
*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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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

청소년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피기 위하여 다음의 <표 8>과 같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관계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배경요인으로 경제상태와 

아버지의 직업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

델 1). 마찬가지로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갈등정도

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모델 2). 즉, 가족의 경제상태가 높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

직․사무직 중 하나이며, 가족 내 갈등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더욱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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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교성적에 대한 경제상태와 아버지 직업, 그리고 가족갈등의 

영향력이 각각을 서로 통제시킨 상황에서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켜 분석해 보았다

(모델 3). 그 결과, 경제상태와 가족갈등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로 남아있었으나, 아버지 직업의 효과는 사라졌다. 이것은 가족관계요인이 

아버지 직업의 효과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가족배경요인인 경제상태와 가족관계요인인 가족갈등 중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모델 

3에서 경제상태와 가족갈등의 회귀계수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가

족의 경제상태가 가족갈등정도에 비해 학교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는 가족배경으로서 경제상태가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청

소년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8> 성적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219***  .186**

부 학력 -.078 -.076

부 직업  .134*  .103

가족관계

부모관심  .097  .062

부 대화 -.058  .019

가족갈등 -.203** -.138*

통제변수

성별 -.023  .002 -.017

연령  .039  .027  .032

종교 -.016 -.006  -.012

Adj, R2 .064 .036 .077

F값 4.069** 2.700* 3.478***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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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 305 -

3)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의 상

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에 제시하였다.

가족관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배경요인만을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

과(모델 1) 가족배경요인은 학교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가족관계요인만을 

회귀모형에 투입한 모델 2의 경우,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요인 모두 청소년

의 학교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가족 내 갈등이 적을수록 청소

년들은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모두 분석에 투입한 모델 3의 결과, 여

전히 가족배경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

관심과 가족갈등의 영향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배경요인

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가족관계의 영향력은 독립적으로 남아있었다. 따라

서 청소년의 학교만족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요인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효과는 가족배경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였다.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모델 3에서 부

모관심요인과 가족갈등요인의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부모관심의 회귀

계수가 가족갈등의 회귀계수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의 

학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관심

이라고 하겠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청

소년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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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교만족도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005 -.043

부 학력  .063  .061

부 직업 -.003 -.066

가족관계

부모관심  ,212***  .217***

부 대화 -.005  .082

가족갈등 -.152
*

-.178
**

통제변수

성별 -.015 -.012 -.006

연령 -.143* -.141* -.153*

종교 -.010 -.020 -.013

Adj, R2 .003 .074 .081

F값 1.150 4.609** 3.636***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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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맺 는 말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족관련요인의 중요성을 견지

하고 가족관련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 학

교적응은 다영역적 개념으로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 

학교만족도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태도를 보면, 각 하위 영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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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태도양상이 각각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생활영역으로 

‘선생님․학교 영역’, ‘학습영역’, ‘또래관계영역’ 중에서 ‘선생님․학교영역’

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또래관계영역’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

식하였다.

둘째, 학교적응을 학교생활태도, 성적, 학교만족도 등의 세 가지 하위영

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각 하위 영역별로 가족관련요인의 효과는 상

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태도의 경우, ‘선생님․학교관련태도’영역에서는 부모관심요인

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응

답한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습관련태도’의 경우 가족배경요인인 경제상태와 가족관계요인인 부

모관심, 아버지와의 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경제상

태가 좋고 부모관심을 많이 받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이 학

습활동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보이는 것을 시사한다. ‘또래관련태도’의 경

우, 부모관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의 경우, 경제상태와 가족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상태가 좋고 가족들의 갈등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좋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만족도의 경우, 가족관계요인으로서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배경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가족 갈등이 적은 학생들이 학

교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청소년 학교적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족배경요인보다 가족관

계요인의 효과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

인의 영향을 각각 분석한 결과, 경제상태와 부모관심변수는 대부분의 학

교적응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

상태의 영향은 가족관계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는 모든 학교적응영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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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모관심정도는 경제상태를 통

제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학교적응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회귀계수의 크기를 통해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가족관계요인인 부모관심변수의 영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관계요인 중 부모관심요인은 가족배경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학교적응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와의 대화 

및 가족갈등 요인의 영향력은 가족배경의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드러났다. 

다섯째, 가족배경요인으로서 경제상태의 효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학업성취영역에 있어서 경제상태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으며, 그 밖에도 위에

서 언급한 바처럼 ‘학습관련태도’에 있어서 가족관계요인인 가족갈등 및 아

버지와의 대화의 효과를 중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종교유무가 학교적응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거

의 모든 학교적응영역에서 종교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적응을 하고 있었다. 종교적 신념은 개인이 역경에 직면할 때 

평안과 더불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줌으로써 개인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Walsh,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역, 2002: 128-129). 본 연구에서도 마찬

가지의 맥락에서 종교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이 아

닌지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촉진시키고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적응의 각 영역별로 적응의 양상 및 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상이해짐을 보여준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이

해하고 이들의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여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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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역들을 세분화 하여 자료를 모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

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부모관심, 가족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가족관

계의 질을 대표하는 변수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경우에 따라서 가족배경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서 부모관심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족 배경보다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인 학교적

응을 위해 가족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 및 양육행동,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필요할 때 기꺼이 자녀를 돕고 지원

할 때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Rice 저, 정

영숙 외 역, 2001: 243-280).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지지에 대한 자녀들

의 지각은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족

관계적 요인은 가족배경의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더욱 중요성을 갖

는다 하겠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상호 애정적이고 신

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

와 자녀간의 대화의 빈도가 급감하며, 자녀 뿐 아니라 부모 역시 중년기

에 들면서 신체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면서 부모자

녀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장휘숙, 2000: 

280-281). 이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애정적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적절한 교육 및 자녀양육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

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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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가족배경으로서 경제상태의 영향이 특히 학업성취에

서 두드러졌다는 결과는 학교적응에 중요하게 나타난 결과는 저소득층 청

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이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

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계층간 교육자원 및 성취의 불평등 문

제가 중요한 사회적 논쟁으로 대두되어왔다(구인회, 2003). 그러나 이러한 

계층간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입시제도 개선의 문제에 제한되었을 뿐 보

다 심층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들을 통해 계층간 교육 불평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도 체계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좀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갖는 제

한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

는 변수들을 주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거나, 변

수측정을 위한 척도의 수준이 다문항과 단일문항으로 혼재되어 있는 등 

측정 상의 과학적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측정도구들을 보다 

정교화 함으로써 측정상의 과학적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두 같은 ‘청소년’으로서 분

석되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가족관계 및 학교생활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강하게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중학생

과 고등학생 각각의 학교적응실태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

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유용한 자녀 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것에 궁극적인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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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 l y Rel ated Factors' Infl uences on School  

Adj ustment among Korean Mi ddl e School  and  

Hi gh School  Students

2)Kang, Yoo-Jin
*

․Moon, Jae-Woo
**

This study examined if family-related factors influence school adjustment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came from 271 students living 

in Seoul. We found that the degree to which the students successfully adjust 

themselves to their schools differed depending on school adjustment factors. We 

also found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related variabl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behaviors. Of all the family-related variables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family relationship, especially how much parents were interested in 

their children. A family background factor had the greatest influences on their 

school achievements and sometimes mediated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on their school adjust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encourage parental involvements and to 

reduce education gaps among students with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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