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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성장에 동아리활동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1~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전국 150개 중학교의 6908명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의 자아개념 성장에 

동아리활동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사회, 가족, 신체, 학업 자

아개념)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위하여, 동아리활동을 참여시점에 따라 네 집단(중학시절 참여, 

고교시절 참여, 중고시절참여, 비참여)으로 나누고 집단별 성장의 차이를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동아리활동은 사회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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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사춘기를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심

리적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시기이다.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기는 정의적인 

측면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입시경쟁으로 인해 인지적 측면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차원에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학생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활동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방향 설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이 있다.  

이 시기 학생들이 교과 외 학생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sseri et al., 2006; Gilman et al., 2004). 심신

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학생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집단 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되고,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개

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로 인지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규교과활

동과 달리 체험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외 학생활동은 교과활동만으로는 성취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 학생활동경험은 또래

와의 관계형성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Blomfield & Barber, 2011; Feldman & Matjasko, 2005; Fredricks & 

Eccles, 2008; Gilman, 2001; Schaefer et al., 2011).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

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이나 느낌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발달해 간다(Schaffer, 

2000). 청소년은 부모, 교사, 또래 등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개념을 발달

시킨다(Chubb et al., 1997). 특히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보다 확대되면서 부모 

이외에 또래집단이 새로운 준거집단이 되며,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

한 지각능력이 발달된다(Santrock, 1986). 

학생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동아리이다. 동아리는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

성 운영되는 작은 모둠이라는 의미로, 동아리 활동은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에 의해 자생된 자치활동이다(김정주 외, 2003). 청소년은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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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활동을 통해 또래집단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각종 전시, 발표회 등을 

준비하고 경험하며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동아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와 동아리 활성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자아존

중감 등 정서적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신은 동아리 활동에 대

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으나, 학업에의 지장, 주변의 부정적 인식 등

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성낙은, 2001; 윤현숙, 1999; 정건희, 2003; 한국청소

년진흥센터, 2008). 성낙은(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교사나 부모가 자신들

의 동아리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동아리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은 대인관계 능력

을 향상시키고(김성규, 2011, 김영미, 2010; 강효민, 2003; 장영화, 2001,) 긍정적인 자

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성규, 2011; 문성훈, 2000; 장영화, 2001; 최동성, 

2003, 허철수, 2010). 이인순(2006)은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지연(2000)은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학문적 자아개념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자아개념은 의미있게 

높았고, 학업, 학교, 교우, 교사태도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동아리 활동이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김

정주 외, 2003; 김춘식, 2005; 신도아, 2001)도 있다. 이는 우려와는 달리 동아리활동

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

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영향을 횡단연구로 

검증하였고, 참여기간 및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아리활동의 한 영역만을 다

룬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업성취, 가정환경, 또래관계 등 주요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아개

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관련변수를 통제하고, 동

아리 활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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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의 종단자료는 전국 150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5년 간 추적 조사한 자료로,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살

펴볼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을 참여시점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동아리활동의 지속성

을 검증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자아개념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어떤 양상으로 성장해 가

는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 학생활동경험으로서의 동아리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

고,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기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기 가족자아개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기 신체자아개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동아리 활동경험은 청소년기 학업자아개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학생의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 수집된 1~6차

년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5년부터 전국 150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

상으로 매년 추적 조사하는 교육관련 패널 조사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3차년도 자료는 중학교 1~3학년 시기에 해당하며, 

4~6차년도 자료는 고등학교 1~3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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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변수

청소년의 학생회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활용한 

종속변수는 자아개념(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이

다. 사회 자아개념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등과 같이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자아개념은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등과 같이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5

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신체 자아개념은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

한 인식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학업 자아개념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등

과 같이 자신의 학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학생활동 경험 관련 변수로는 동아리활동경험 관련 변수를 활

용하였다. 동아리 활동경험은 교내에서 특별활동 시간 이외의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

지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활동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동아

리 활동을 의미하며,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임 길드 등은 포함되지 않는

다. 동아리 활동경험 여부를 참여 시점에 따라 4개 집단(① 비참여 집단, ② 중학교 

시절에만 참여한 집단(중학시절참여), ③ 고등학교 시절에만 참여한 집단(고교시절참

여), ④ 중고등학교 시절 모두 참여한 집단(중고시절참여))으로 구분한 후, 비참여 집

단을 참조집단으로 한 3개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변수로 밝혀진 

성별, 초등학교 6학년 사전 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수, 부모-자녀관계, 교우

관계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이 1, 남학생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변환하

였다. 초등학교 6학년 사전성취도는 성취 수준을 9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로 전환하여 평균한 것이다. 직업 점수는 부의 직업을 

Ganzeboom의 직업 지위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Ganzeboom & Treiman, 2003),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교육 연한으로 변환하여 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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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였다. 소득 수준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자연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님은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하신다.’, ‘부모님은 나

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등 부모님이 평소에 자

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관해 측정한 10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교우관계

는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사이가 좋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등과 같이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변인별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  )

자아
개념

사회

중1 6,819 3.922 .666 .838

중2 6,470 3.912 .671 (5문항)

중3 6,559 3.903 .656

고3 5,333 3.920 .649

가족

중1 6,814 3.952 .806 .881

중2 6,470 3.775 .809 (5문항)

중3 6,559 3.735 .817

고3 5,336 3.700 .797

신체

중1 6,817 2.851 .838 .836

중2 6,467 2.871 .828 (5문항)

중3 6,560 2.964 .828

고3 5,335 3.087 .759

학업

중1 6,815 3.279 .780 .808

중2 6,467 3.147 .788 (5문항)

중3 6,560 3.089 .791

고3 5,326 3.040 .743

학생
특성

부모-자녀관계 중1 6,775 3.4916 .616
.889

(10문항)

교우
관계

중1 6,789 3.682 .723 .831

중2 6,460 3.575 .662 (4문항)

중3 6,555 3.616 .645

고1 6,282 3.802 .626

고2 5,734 3.785 .629

성별(여학생) 6,908 .476 .499 여:1, 남:0

사전성취도(초6) 6,646 5.963 1.880 9간 척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6,735 .000 1.000 합성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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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시점
동아리활동참여경험

사례수 비율

비참여 1,727 25.1

중학시절 참여 2,502 36.3

고교시절 참여 718 10.4

중고시절 참여 1,947 28.2

전체 6,894 100.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경험이 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기 위해 2수준 다층성장모형(2-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청

소년의 동아리활동 경험 시점에 따른 자아개념의 성장을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성장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본 모형에서는 자아개념의 성장률의 추정하기 위해서 선형 성

장률을 추정하기 위한 시간변수1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화되는 시기의 추가 

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한 시간변수2를 포함하였다. 시간변수2를 추가로 포함한 이유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만 15-16세에 해당

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성장률의 비선형적 변화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수준(측정시점 수준) 모형

           ∼
 

  <계수의 의미>

   : i번째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

   : i번째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

   : i번째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

   : 시간변수1(중1=0, 중2=1, 중3=2, 고3=5로 입력)

   : 시간변수2(중1=0, 중2=0, 중3=0, 고3=1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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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학생 수준) 모형

   성별 사전성취도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
동아리활동참여중 동아리활동참여고 동아리활동참여중고 

   성별 사전성취도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
동아리활동참여중 동아리활동참여고 동아리활동참여중고 

   성별 사전성취도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
동아리활동참여중 동아리활동참여고 동아리활동참여중고 

 ∼

<계수의 의미>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 평균

 ~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초기값(중1)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동

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른(비참여 집단과 시점별 참여집단간) 차이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 평균

 ~   : 전체 학생의 자아개념 선형 성장률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동

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른(비참여집단과 시점별 참여집단간) 차이

       : 전체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 평균

 ~  : 전체 학생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에 대한 학생특성의 영향력 및 동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른(비

참여집단과 시점별 참여집단간) 차이

Ⅲ. 연구결과

<표 2>는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비참여, 중학시절 참여, 고교시절 참여, 중고시절 

참여)에 따른 학년별(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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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념의 기술통계량으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때,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모든 시

점에 걸쳐 높은 자아개념(사회, 가족, 신체, 학업)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학업 자아

개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신체 자아개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자아개념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사회 자아개

념은 학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2>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자아개념의 기술통계량

자아
개념

참여 시점

중1 중2 중3 고3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회

비참여 1,702 3.84 .69 1593 3.82 .68 1,613 3.83 .66 1,313 3.82 .66

중학시절참여 2,476 3.93 .66 2353 3.92 .65 2,366 3.89 .65 1,829 3.90 .64

고교시절참여 704 3.90 .64 660 3.85 .68 677 3.85 .68 598 3.92 .65

중고시절참여 1,937 3.99 .65 1864 4.00 .66 1,903 4.00 .63 1,593 4.02 .64

전  체 6,819 3.92 .67 6470 3.91 .67 6,559 3.90 .66 5,333 3.92 .65

가족

비참여 1,699 3.91 .82 1593 3.72 .80 1,612 3.71 .81 1,314 3.65 .82

중학시절참여 2,475 3.96 .80 2353 3.79 .81 2,367 3.72 .83 1,830 3.70 .77

고교시절참여 704 3.92 .79 660 3.73 .78 678 3.70 .81 600 3.69 .76

중고시절참여 1,936 3.99 .80 1864 3.82 .82 1,902 3.78 .80 1,592 3.75 .81

전  체 6,814 3.95 .81 6470 3.77 .81 6,559 3.74 .82 5,336 3.70 .80

신체

비참여 1,701 2.76 .82 1593 2.80 .81 1,612 2.88 .80 1,314 2.98 .75

중학시절참여 2,475 2.86 .84 2352 2.87 .83 2,367 2.96 .83 1,830 3.09 .74

고교시절참여 705 2.74 .81 660 2.75 .81 678 2.86 .81 599 3.06 .75

중고시절참여 1,936 2.96 .85 1862 2.97 .83 1,903 3.08 .84 1,592 3.18 .78

전  체 6,817 2.85 .84 6467 2.87 .83 6,560 2.96 .83 5,335 3.09 .76

학업

비참여 1,701 3.16 .78 1593 3.02 .77 1,613 2.95 .78 1,312 2.93 .72

중학시절참여 2,472 3.29 .77 2351 3.15 .77 2,367 3.08 .79 1,827 3.03 .73

고교시절참여 705 3.23 .75 660 3.11 .76 677 3.05 .76 597 3.05 .74

중고시절참여 1,937 3.39 .79 1863 3.27 .81 1,903 3.23 .78 1,590 3.14 .77

전  체 6,815 3.28 .78 6467 3.15 .79 6,560 3.09 .79 5,326 3.0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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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동아리활동 경험이 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동아리활동경험이 사회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사회자아개념은 측정시점과 학생 특성의 영향을 받는

다. 사회자아개념에 대한 무선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측정시점)의 분산은 

.198(표준편차 .445)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값(중1) 분산은 .144(표준편차 .379), 선

형성장률 분산은 .017(표준편차 .130), 추가성장률 분산은 .263(표준편차 .513)으로서, 

초기값과 선형성장률 및 추가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학생개인특성인 성별,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자아개념을 보인다. 이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사회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아리활동을 중고교 시기동안 계속 참여한 중고

시절참여 집단이 동아리활동 비참여집단에 비해 사회자아개념(계수=.030, p<.05)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성장률을 보였으며, 효과크기로는 .231 표준편차(.030÷.130) 

만큼 더 높은 선형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시점에 따른 사회 자아개

념 추가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고교시

절참여 집단이 더 큰 성장을 하였다(계수=.156, p<.05). 이는 동아리활동 비참여집단

에 비하여 고교시절참여 집단이 .304 표준편차(.156÷.513) 만큼 추가성장을 보인 것

으로서 실제적인 규모의 추가성장률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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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초기값(중1)

초기값(중1) 평균 3.921 *** (.006)

성별(여학생) .028 * (.013)

사전성취도(초6) .016 *** (.004)

SES .021 ** (.007)

부모-자녀 관계 .040 *** (.011)

교우관계 .301 *** (.011)

동아리활동 참여(중) .073 *** (.017)

동아리활동 참여(고) .082 *** (.023)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139 *** (.017)

선형 성장률

선형 성장률 평균 -.011 * (.004)

성별(여학생) .008 (.009)

사전성취도(초6) -.013 *** (.003)

SES -.005 (.005)

부모-자녀 관계 .012 (.008)

교우관계 -.087 *** (.007)

동아리활동참여(중) .000 (.011)

동아리활동참여(고) -.023 (.017)

동아리활동참여(중고) .030 * (.012)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성장률

추가 성장률 평균 .048 * (.019)

성별(여학생) -.123 *** (.038)

사전성취도(초6) .041 *** (.011)

SES .030 (.020)

부모-자녀 관계 -.035 (.034)

교우관계 .261 *** (.030)

동아리활동 참여(중) -.002 (.049)

동아리활동 참여(고) .156 * (.071)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94 (.05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2수준 분산

초기값(중1) .144 *** (.379)

선형 성장률 .017 *** (.132)

추가성장률 .263 *** (.513)

1수준 분산 .198 (.445)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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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1]은 <표 3>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학생 특성의 영향

을 통제한 후 추정한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사회자아개념 성장곡선이다.

 

중1 중2 중3 고3

비참여 3.83 3.82 3.81 … 3.82

중학시절참여 3.90 3.89 3.88 … 3.89

고교시절참여 3.91 3.88 3.84 … 3.94

중고시절참여 3.97 3.99 4.01 … 4.02

[그림 1] 동아리활동 참여시점에 따른 사회자아개념 성장곡선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사회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리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사회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자아개념의 경우, 중고교시절 계속 동아리 활동을 참여했던 집단의 사회 자아

개념이 측정시점 전반에 걸쳐 점차 상승하는 성장곡선을 보여준다. 또한 고교시절 참

여 집단의 경우 중학시절에는 하락곡선을 그리다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하

는 시점에 사회 자아개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참여한 동아리 

활동이 사회 자아개념의 성장에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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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초기값(중1)

초기값(중1) 평균 3.811 *** (.007)

성별(여학생) -.083 *** (.015)

사전성취도(초6) .013 ** (.004)

SES .029 *** (.008)

부모-자녀 관계 .492 *** (.013)

교우관계 .135 *** (.012)

동아리활동 참여(중) .041 * (.019)

동아리활동 참여(고) .026 (.026)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62 ** (.020)

선형 성장률

선형 성장률 평균 -.110 *** (.005)

성별(여학생) .049 *** (.011)

사전성취도(초6) -.003 (.003)

SES .002 (.006)

2. 동아리활동경험이 가족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가족자아개념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가족자아개념에 대한 무선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측정

시점)의 분산은 .286(표준편차 .535)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값(중1) 분산은 .174(표준

편차 .417), 선형성장률 분산은 .032(표준편차 .179), 추가성장률 분산은 .511(표준편

차 .715)으로서, 초기값과 선형성장률 및 추가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학생개인특성인 성별,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자아개념을 보인다. 이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자아개념의 경우, 동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성장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가족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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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부모-자녀 관계 -.124 *** (.009)

교우관계 -.043 *** (.008)

동아리활동 참여(중) -.014 (.014)

동아리활동 참여(고) -.017 (.019)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06 (.015)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성장률

추가 성장률 평균 .303 *** (.023)

성별(여학생) -.145 ** (.046)

사전성취도(초6) .015 (.013)

SES .008 (.024)

부모-자녀 관계 .295 *** (.041)

교우관계 .143 *** (.035)

동아리활동 참여(중) .047 (.059)

동아리활동 참여(고) .093 (.083)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07 (.063)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2수준 분산

초기값(중1) .174 *** (.417)

선형 성장률 .032 *** (.179)

추가성장률 .511 *** (.715)

1수준 분산 .286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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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2]은 <표 4>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학생 특성의 영향

을 통제한 후 추정한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가족자아개념 성장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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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중2 중3 고3

비참여 3.76 3.65 3.54 … 3.51

중학시절참여 3.80 3.67 3.55 … 3.53

고교시절참여 3.78 3.66 3.53 … 3.54

중고시절참여 3.82 3.71 3.61 … 3.60

[그림 2] 동아리활동 참여시점에 따른 가족자아개념 성장곡선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리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

에 비해 긍정적인 가족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자아개념의 경우, 모든 집단의 가족 자아개념이 측정시점 전반에 걸쳐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그 하락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이

는 사춘기의 가족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아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장곡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동아리활동경험이 신체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신체자아개념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신체자아개념에 대한 무선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측정

시점)의 분산은 .269(표준편차 .519)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값(중1) 분산은 .260(표준

편차 .510), 선형성장률 분산은 .038(표준편차 .195), 추가성장률 분산은 .428(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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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초기값(중1)

초기값(중1) 평균 2.958 *** (.008)

성별(여학생) -.299 *** (.016)

사전성취도(초6) .028 *** (.005)

SES .015 (.009)

부모-자녀 관계 .125 *** (.014)

교우관계 .163 *** (.013)

동아리활동참여(중) .089 *** (.021)

동아리활동참여(고) .028 (.029)

동아리활동참여(중고) .154 *** (.022)

선형 성장률

선형 성장률 평균 .053 *** (.005)

성별(여학생) -.003 (.011)

사전성취도(초6) -.007 * (.003)

SES .006 (.005)

부모-자녀 관계 -.029 ** (.009)

교우관계 -.033 *** (.009)

동아리활동 참여(중) -.007 (.014)

동아리활동 참여(고) -.003 (.019)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06 (.014)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성장률

추가 성장률 평균 -.021 (.022)

성별(여학생) .022 (.044)

차 .654)으로서, 초기값과 선형성장률 및 추가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학생개인특성인 성별,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자아개념을 보인다. 이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신체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자아개념의 경우, 동아리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성장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신체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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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사전성취도(초6) .018 (.013)

SES -.015 (.023)

부모-자녀 관계 .116 ** (.039)

교우관계 .094 ** (.035)

동아리활동 참여(중) .056 (.058)

동아리활동 참여(고) .106 (.080)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023 (.06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2수준 분산

초기값(중1) .260 *** (.510)

선형 성장률 .038 *** (.196)

추가성장률 .428 *** (.654)

1수준 분산 .269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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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3]은 <표 5>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학생 특성의 영향

을 통제한 후 추정한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신체 자아개념 성장곡선이다.

 

중1 중2 중3 고3

비참여 2.86 2.91 2.97 … 3.11

중학시절참여 2.95 3.00 3.04 … 3.22

고교시절참여 2.89 2.94 2.99 … 3.22

중고시절참여 3.02 3.08 3.14 … 3.27

[그림 3] 동아리활동 참여시점에 따른 신체자아개념 성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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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신체 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리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

인 신체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 자아개념의 경우, 다른 자아개념과는 달리 모든 집단이 측정시점 전반에 걸쳐 

상승하는 성장곡선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낮은 신체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청소년기 후기로 가면서 점차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장곡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4. 동아리활동경험이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성장모형식을 통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학업자아개념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학업자아개념에 대한 무선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수준(측정

시점)의 분산은 .272(표준편차 .522)이며, 2수준(학생)의 초기값(중1) 분산은 .182(표준

편차 .427), 선형성장률 분산은 .031(표준편차 .176), 추가성장률 분산은 .554(표준편

차 .744)으로서, 초기값과 선형성장률 및 추가성장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학생개인특성인 성별, 사전성취도,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 관계,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자아개념을 보인다. 이는 동아리

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학업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아리활동을 중고교 시기동안 

계속 참여한 중고시절참여 집단이 동아리활동 비참여집단에 비해 학업 자아개념(계수

=.043, p<.01)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성장률을 보였으며, 효과크기로는 .244 

표준편차(.043÷.176) 만큼 더 높은 선형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시

점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 추가 성장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아리활동을 중고시절 계

속 참여한 집단의 경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학업 자아개념 성

장률이 감소하였으며(계수=-.195 p<.01), 효과크기로는 -.262 표준편차(-.195÷.744) 

만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고교시절의 동아리활동이 학업자아개념의 성

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중학교 시절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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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이 학업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초기값(중1)

초기값(중1) 평균 3.152 *** (.007)

성별(여학생) -.028 (.014)

사전성취도(초6) .073 *** (.004)

SES .041 *** (.008)

부모-자녀 관계 .153 *** (.013)

교우관계 .185 *** (.012)

동아활동 참여(중) .088 *** (.019)

동아리활동 참여(고) .097 *** (.026)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163 *** (.020)

선형 성장률

선형 성장률 평균 -.099 *** (.005)

성별(여학생) .021 * (.010)

사전성취도(초6) -.010 *** (.003)

SES .001 (.006)

부모-자녀 관계 -.027 ** (.009)

교우관계 -.085 *** (.008)

동아리활동참여(중) .014 (.014)

동아리활동참여(고) .027 (.019)

동아리활동참여(중고) .043 ** (.014)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성장률

추가 성장률 평균 .247 *** (.023)

성별(여학생) -.056 (.046)

사전성취도(초6) .014 (.013)

SES -.048 (.025)

부모-자녀 관계 .091 * (.040)

교우관계 .236 *** (.037)

동아리활동 참여(중) -.066 (.059)

동아리활동 참여(고) -.078 (.081)

동아리활동 참여(중고) -.195 ** (.063)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2수준 분산

초기값(중1) .182 *** (.427)

선형 성장률 .031 *** (.176)

추가성장률 .554 *** (.744)

1수준 분산 .272 (.52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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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4]는 <표 6>의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통제변수인 학생 특성의 영향

을 통제한 후 추정한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른 자아개념 성장곡선이다.

중1 중2 중3 고3

비참여 3.03 2.94 2.84 … 2.79

중학시절참여 3.12 3.04 2.95 … 2.88

고교시절참여 3.13 3.06 2.99 … 2.94

중고시절참여 3.20 3.14 3.09 … 2.97

[그림 4] 동아리활동 참여시점에 따른 학업자아개념 성장곡선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중학, 고교, 중고)들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모든 시점에 걸쳐 

높은 학업자아개념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리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학업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 자아개념의 경우, 모든 집단이 측정시점 전반에 걸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

향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기 학업 자아개념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고교시절에 계속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의 경우, 다른 집

단에 비해 완만한 하락을 보여준다. 이는 중고교시절에 참여한 동아리 활동이 학업 

자아개념의 성장에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집단에 비

해 가장 높은 학업 자아개념을 보여주긴 하지만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이는 중고교시절의 동아리활동이 학업 자아개념 성장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중학교 시절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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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

적 환경의 하나로 학교에서의 학생활동경험을 주목하고, 청소년기 자아개념이 어떤 

양상으로 동아리활동을 통해 성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아리활동경험은 청

소년기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

구결과, 중고시절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사회자아개념에 있

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동아리활동의 효과성에 참여빈도 및 

기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방형심, 2006; 안종미, 2004; 조영미, 2002)

결과와 일치한다. 고교시절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경우도 고등학교 이후 시점

에 유의미한 추가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동아리활동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김성류, 2011; 김정주 외, 2003; 강효민, 2003; 장영화, 2001) 긍정

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성규, 2011; 문성훈, 2000; 장영화, 2001; 최

동성, 2003; 허철수, 2010)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가족자아개념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신체자아개념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동아리활동은 청소년기 학업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 중고시절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학업자아개

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동아리활

동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성규, 2011; 문성훈, 2000; 장영화, 

2001; 최동성, 2003; 허철수, 2010)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동아리활동이 

학업자아개념을 제외한 일반자아개념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김지연(2000)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다만, 중고시절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의 경우, 

동아리활동이 학업자아개념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학시절에 비해 고

교시절의 추가성장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여건 

상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시험과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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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신은 동아리활동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으나, 시간부

족, 학업에의 지장, 주변의 부정적 인식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성낙은, 2001; 신경애, 

2003; 윤현숙, 1999; 정건희, 2003; 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8). 또한 청소년은 교사나 

부모가 자신의 동아리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

다(성낙은, 2001). 그러나 지속적인 학생활동경험이 사회자아개념 뿐 아니라 학업자아

개념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학생활동이 우

려하는 것과 달리 학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아리활동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정주 외, 2003; 김춘식, 2005; 신도

아, 2001)결과도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동아리활동은 교사주도의 교과활동과는 달리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의 노력으

로 동아리 운영, 발표, 전시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키우며, 사회적 관계를 배워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학업 자아개념 영역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학생활동경험이 자아개

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동아리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발견하였

고,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많았으나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실

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 연구실정에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데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을 살펴보는데 있어 아동기와 성

인기의 정보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 자아개념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본 연구대상의 성인기 시점에서 자아개념

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해 보고, 동아리활동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성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학생활동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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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아리활동으로 국한하였다. 학생활동에는 학생회활동, 자원봉사, 특별활동 등 더 

많은 활동영역들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또 다른 학생활동 경험의 교육적 의의를 밝

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활동을 단순한 참

여유무가 아닌 참여시점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비교적 그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의 효과성 측정에 있어 동아리의 유형 및 참여 

동기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강효민, 2003; 김정주 외, 2003). 따라서 동아리 유형 

및 참여 동기, 조직 내의 역할과 직책 등에 따른 자아개념발달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

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시점에 따른 자아개념의 성장을 분석한 결과, 동아

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이 밝혀졌

다. 따라서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학교 및 사회적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하겠다. 

넷째, 자아개념 뿐 아니라 학교적응,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 동아리활동경험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종속변인을 다양화하여 연구

한다면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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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Song, Soo-Ji*·Kim, Jung-Min**·Namgung, Jee-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using data from the 1st‐6th 

years taken from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undertaken b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earlier‐participating, later‐participating, participating, and non participating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had experienced club activities.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growth model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self‐concept of the participating group grew higher than 

that of the non participating groups. Club‐activities positively impacted upon 

adolescents’ social self‐concept and academic self‐concep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dolescents’ experience of school activities may have a positively effect upon 

the growth of their self‐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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