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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체험활동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차를 확인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정책 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1~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중1년의 체험활동 참여, 중2년의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중3년의 

생애목표(가족, 성공, 성장, 사회기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은 10명 중 9명 꼴로 1년 동안 2-3개 유형의 체험활동에 약 20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체험활동은 봉사활동으로 과반수이상이 참여하였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

생에 비하여 체험활동 참여 유형수와 참여 시간이 많았고, 특히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자기계발

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건강/보건, 과학/정보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

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공동체 의식(봉사협동, 다문화 수용)과 학교적응(학교규칙, 교우관계)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생애목표 중 가족목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성공목표와 성장목표는 

하위 문항별로 성차가 발견되었다. 셋째, 각 연구변인 간의 관계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아 남녀 

모두에게서 체험활동 참여는 사회․정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체험활동이 공

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

정서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은 성공목표를 제외한 모든 생애목표에, 공동

체 의식은 가족과 성공목표를 제외한 자기성장과 사회기여목표에, 학교적응은 모든 생애목표 유형에 정

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네 개의 생애목표에 대한 체험활동 참여의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고, 성공목표를 제외한 가족, 자기성장, 사회기여 목표에 대한 

체험활동 참여의 총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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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청소년기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또한 사회적 성인으

로 발달해가는 시기를 말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성인과 유사하나 정

서 및 사회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기

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며 이 시기의 성공적인 발

달과업 수행은 이후의 성공적인 사회생활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

인격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발달 단계상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뿐 아니라 심화되는 경쟁적 

학습 환경으로 인하여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며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성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는 청소년의 주요 과업 중 하나가 이러한 안정된 사회․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rikson, 

1963; Super, 1953). 

청소년의 전인격적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청소

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봉사 및 협동, 환경과 타인에 대한 배려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된 정서와 공동체적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 청소년 활

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호에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

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

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체험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측면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과외 활동이 제도화

되어 일반 교과의 부수적 활동을 넘어선 창의성과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용어와 개념 간의 중복과 혼용이 있으나, 모두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체험’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인 요인과 정적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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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체험 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강가영, 장유미, 

2013; 박가나, 2009),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효능감 및 정서적 안정(도종수, 성준모, 

2013; Ussher, Owen, Cook & Whincup, 2007), 그리고 학교적응(고관우, 남진열, 

2011; 조아미, 신택수, 2012;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

낸다. 또한, 이러한 건강한 사회․정서가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생애목표 정립에도 

긍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종호, 진성조, 2013). 여러 연구들이 

청소년기의 체험활동이 사회․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사회․정서와 생애목표 

간의 긍정적 관계들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 활동, 사회․정서, 삶의 목표설정 등과의 

통합적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 정서 및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각 연구변인에서의 수준과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여학생은 언어 및 사회적 활동에 흥미가 높은 만큼(이현주, 김용남, 

2011; Kurtz-Costes, Rowley, Harris-Britt & Woods, 2008; Midgley, Kaplan & Middleton, 

2001), 남학생보다 청소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서, 생애목

표인식에서의 성차 연구결과는 불일치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낮

은 자율성, 유능성 지각과 목표인식(김양분 외, 2010;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Lopez, Campbell & Watkins, 1986; Schunk & Pajares, 2002)을 보고하고, 일부연구에

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임지현, 류지헌, 2007; 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 이러한 불일치는 사회․정서, 생애목표인식의 하위 구인에서 각기 상이한 성차

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차가 각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측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

목표의 수준 및 관계에서의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청소년의 전체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대규모 표집의 종단자료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발달을 이해

하고 성별에 적합한 체험활동 및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참여하는 체험활동의 유형과 빈도는 어떻게 나타나며 성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생애목표

(가족, 성공, 자기성장, 사회기여)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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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와 사회․정서, 사회․정서와 생애목표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성차가 존재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와 성차 

청소년 활동은 창의․인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 제정

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활동을 크게 9가지 영역, ➀ 건강/보건활동, ➁ 과학/

정보활동, ➂ 교류활동, ➃ 모험/개척활동, ➄ 문화/예술활동, ➅ 봉사활동, ➆ 직업

체험활동, ➇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계발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활동 

예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007년 초, 중, 고 학생 3,539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 연구에서 1년 

동안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평균 7.5회로 1-4회 33.3%, 10회 이상이 30.7%, 

5-9회는 29.1%, 참여경험 없는 청소년은 6.9%로 나타났다(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그리고 2009년에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성호와 문호영

(2010)의 참여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1년 동안 5회 이상인 경우는 48.4%, 1회인 경우 

25.8%, 2회인 경우 11.8%, 3회인 경우 8.9%, 4회인 경우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연구의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5회 이상의 청소년 활동에 참여했지만 약 

37%의 학생은 2회 미만의 참여를 보여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청소년 활동 참여 이유로

는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가 21.1%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사실을 학습

하기 위해’는 20.2%,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가 12.2%, 그 외에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해’가 각각 11.8%, 11.2%를 차

지했다. 참여 이유로는 지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와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형성, 자아

개발 측면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체험활동 참여 

동기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체험활동에 있어서 성차를 제시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으나, 체험활동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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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목 흥미 

등에서의 성차로 인하여 체험활동의 참여유형에서도 성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대다수 연구들에서 여학생의 경우 영어와 국어 같은 언어영역에서 흥미

가 높았고, 사회성과 관련된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수학과 과학 영

역에서 흥미가 높았고 시공간적인 특성을 가진 활동을 선호한다(이현주, 김용남, 2011; 

Eggen & Kauchak, 2011; Kurtz-Costes et al., 2008; Midgley et al., 2001). 따라서 여

학생은 언어적 표현과 사회성을 요구하는 봉사활동과 표현 예술 등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남학생은 과학분야의 흥미와 시공간적 활동 선호로 인해 과학/

정보 활동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들에서 여성들의 인간관계 지향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타성이 높은 여성들의 봉사

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ncer & Pratt, 1999; Wright, 1971). 또한, 청소

년 수련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스포츠활동, 여학생은 자연체험활동과 예능활

동 프로그램 참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현, 2010).

영역 영역별 활동 제시(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 
활동, 성교육활동 등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
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한민족 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답사등반활동, 야외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 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 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 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 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
살리기 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등

자기(인성)계발
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자료: 여성가족부(2011)

표 1 

체험활동 영역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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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사회․정서와 생애 목표수준에서의 성차

청소년기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의 특징은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사춘

기를 지나며 준비되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와 혼란을 겪는다

(Janna & Michael, 1995). 여러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겪는 

부정적인 정서로 주의집중결여, 좌절감,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적대감 등과 더불어 

다양한 신체적 증상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미향, 2005; 한상철, 이수연, 2003; 

Mailandt, 1998).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청소년의 정서안정의 요인으로 주의

산만,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증 등의 수준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의식이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에 도덕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이질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포용 등이 포함된다(김원태 2001). 특히, 경

쟁이 심화되는 현대 학습 환경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들이 개발해야 할 중요

한 사회․정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위정, 2012). 따라서 우리나라 청

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은 특히 중요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학교적응에 대한 부분

이다. 청소년기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신뢰로운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행

복도 뿐 아니라 성인 이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조아

미, 신택수, 2012).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이 시

기의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이러한 건강한 사회․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할 생애목표들을 정립하는 것이다. 생애목표에 대한 연구들은 

생애목표를 크게 성공 지향 목표와 삶 지향 목표로 구분하여 성공 지향목표에는 부, 

명예 등의 획득, 삶 지향 목표에는 자기성장, 사회기여, 행복한 가정 영위들을 포함시

키고 있다(신종호, 서은진, 이은경, 2011). 이러한 생애목표의 유형은 일괄적인 인식 

수준을 지니기 보다는 각기 다른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기에 청소년들의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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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 수준에 따른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측면과 생애목표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이현지, 하은혜와 오경자(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6,570명을 대상

으로 문제행동증후군과 사회능력에 대한 성차를 조사했는데, 남자청소년은 사회적 미

성숙 및 비행척도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여학생은 내재화문제, 총행동문제증후군, 위

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공격성 척도 등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

다. 김소영(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

였으며,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 정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측면에서의 성차를 분석한 도종수와 성준모(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은 행복감이, 여학생들은 사회성 요소 중 자기표현, 성취동기, 공

동체성, 대인관계, 자기관리, 자신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관련 연구에

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인식 수준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권희경, 

신태섭, 2013; 박성혜, 윤종희, 2013; Adler, Rosenfeld & Towne, 2004). 

생애목표와 관련된 성차 연구는 많지 않지만 미래목표인식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과 명예 영역에서 남학생의 목표인식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난 반면(김양분 외, 2010), 전체적인 목표추구의 인식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

다(이현주 외, 2013).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전통적인 유교문

화에서 여성에게 양육과 가족에 대한 역할을 중시여기는 것을 감안할 때, 여학생의 

가족목표 인식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약하자면, 여학생들이 정서․사회적인 측면인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내재화문제, 

행동문제, 위축, 신체증상, 우울 및 공격성 등에서 취약하다는 결과가 있으나 다른 연

구에서는 오히려 대부분의 사회성 요소에서 여학생이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생애

목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어 성차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표집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사회․

정서 변인들과 생애목표 인식 수준에 대한 성차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성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창의적 체험활동, 사

회․정서, 생애목표 수준뿐 아니라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를 확인한

다면, 보다 의미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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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관계 

먼저, 청소년 체험활동과 사회․정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다수 선행연구

에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정서적인 요인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활동과 정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

체 의식 함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강가영, 장유미, 2013; 박가나, 2009; 

박재숙, 2010),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효능감 및 정서적 안정(김윤나, 박옥식, 2009; 

도종수, 성준모, 2013; 박재숙, 2010; 허철수, 강옥련, 2010; Ussher et al., 2007), 그리고 

학교적응(고관우, 남진열, 2011; 조아미, 신택수, 2012;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최형임 외, 2012)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관우와 남진열(2011)의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중학교 

1학년 학생)의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35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

는 집단에 비해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는데, 모험 개척활

동을 제외한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건강보건활동, 문화예술활동, 자기계발활동, 과

학정보활동, 환경보존활동, 교류활동 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덕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에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도종수와 성준모(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경험이 10가지 사회성 

하위요소 중 자존감, 낙관성, 행복감, 자신감, 성취동기, 공동체성, 대인관계 등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규, 최혜정과 박신애(2012)도 중고생 1,088

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 활동이 개인, 가족 및 학교와 관련된 구인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가족관계, 학교적응 모두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정서․사회적인 측면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애목표 관련 연구들은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사회․정서적인 측면 및 

청소년 활동과 생애목표(가족목표, 성공목표, 자기성장, 사회기여 등) 간의 관계를 조

사한 연구는 매우 극소수이다. 소수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지향 목표는 학업적 자기

개념 및 시험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삶 지향 목표는 학업적 자기개념과 학업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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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종호, 진성조, 2013). 또한 김윤나와 

박옥식(2009)의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직업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 및 미래 목표 설정에 관련성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과 사회정

서 간의 관련성, 사회정서와 생애목표 간의 관련성 연구들을 통합하여, 청소년 활동 

참여가 사회․정서를 매개로 생애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대의 성공목표 지향적인 사회/학교 풍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줄 수 있

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생애목표와 청소년 체험활동과의 관계 및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없어 추가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변인

의 수준에서 존재하는 성차가 변인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변인 수준에서의 성차뿐 아니라 변인간의 관계에서도 성차가 발견된다면 각 성별

에 맞는 교육적 처치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청소년 활동이 정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면 

여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하여 체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변인 간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고 남녀 동일하게 체험활동 참여율과 

사회 및 정서가 생애목표 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다면, 각 구인의 

초기 수준 및 성차와 상관없이 남녀 모든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사회 및 정서 함양의 노력을 독려하는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형과 빈도를 분석하고 청소년

의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생애목표(가족, 성공, 자기성장, 

사회기여) 수준 및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함으

로써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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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351명의 중학교 1학년

을 대상으로 매년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NYPI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

하였다. 2012년 최종 표본 유지율은 96.1%(2,259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

외한 2,22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50.5%(1,122명), 

여학생 49.5%(1,098명) 이었다. 

2. 측정도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중학교 1학년 자료에서 체험 활동 참여, 중학교 2학년 

자료에서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 적응), 중학교 3학년 자료에서 

생애목표(가족, 성공, 성장, 사회기여)의 각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

였다. 체험활동 참여는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체험활동 유형(건강․보건, 과학 정보, 

교류, 모험 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 체험, 환경 보존, 자기․인성 개발)의 개수

와 체험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안정은 주의산만,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대한 척도를 활용

하였고, 공동체 의식은 사회봉사 및 협동과 다문화 수용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은 학습태도, 규칙준수, 교우간계,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목표는 행복한 가정, 가족친밀감,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성공목표는 성공 및 인정과 

좋은 대학 진학, 성장목표는 창의성, 자기만족, 도전, 사회기여목표는 타인돕기, 환경

보호, 정의실현에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체험활동 참여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형(Likert-type)척도(① ‘매우 그렇다’에서 ④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는 체험활동 참여와 정서적 안정 관련 문항과 학교적응 중 부정문 

기술로 된 일부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각 구인을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단일 구인으로 추출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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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문항 예시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조사문항은 관련 학문분과에서 

널리 활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정서안정은 조붕환과 

임경희(2003), 김선희와 김경연(1998),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권혜원(2004), 양계민과 정진경(2008),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 생애목표는 

미국 교육 종단연구(U.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등의 연구에서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변별 및 수렴 타당도

와 신뢰도에 대한 내용은 각 연구들과 이종원 등(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신뢰도를 나타낸 일부 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 

및 성공목표의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각각 .6과 .5로 최소수준

을 충족하고 있다(Thompson, 2004).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두 단계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체험 활동 

참여, 사회정서, 삶의 목표 정립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

에 대하여 두 개 집단에 대한 다변량분석 방법인 Hotelling’s T-Square 분석과 χ2 검

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설정한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가 성별에 있어서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을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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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예시 신뢰도

체험
활동참여
:1차년
(중1)

체험활동 참여

  참여유형수 9 ACT1A01w1~ACT1A09w1 9가지 활동 참여 여부 -

  참여시간 9 ACT1B01w1~ACT1B09w1 9가지 활동 참여 시간 -

사회․정서
:2차년 
(중2)

정서안정

  주의산만 7 PSY1A01w2~PSY1A07w2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있기 힘들다. .789

  공격성 6 PSY1B01w2~PSY1B06w2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808

  신체증상 8 PSY1C01w2~PSY1C08w2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862

  사회위축 5 PSY1D01w2~PSY1D05w2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849

  우울증 10 PSY1E01w2~PSY1E05w2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904

공동체 의식 

  봉사․협동 4 COM2A01w2~COM2A04w2 가난한 나라 위해 기부할 수 있다. .772

  다문화 수용 5 COM3A01w2~COM3A05w2 문화 다른 친구를 수용할 수 있다. .843

학교적응

  학습태도 5 EDU2A01w2~EDU2A05w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702

  학교규칙 5 EDU2B01w2~EDU2B05w2 차례를 잘 지킨다 .788

  교우관계 5 EDU2C01w2~EDU2C05w2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536

  교사관계 5 EDU2D01w2~EDU2D05w2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836

생애 목표
:3차년 
(중3)

가족목표 3 .807

  행복한 가정 PSY3A10w3, 행복한 가정 생활, 

  가족친밀감 PSY3A12w3, 친밀한 가족관계,

  좋은부모되기 PSY3A14w3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목표 3 .480

  성공․인정 PSY3A02w3, 성공해서 인정받는 것, 

  좋은 대학 진학 PSY3A06w3, 좋은 대학 가는 것, 

  부유소유 PSY3A15w3 부유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목표 3 .616

  창의성 PSY3A01w3, 창조적 생각과 행동, 

  자기만족 PSY3A04w3, 자신을 즐기기, 

  도전 PSY3A07w3 도전과 모험이 중요하다.

사회기여목표 3 .693

  타인돕기 PSY3A05w3, 타인 돕기,

  환경보호 PSY3A09w3, 환경보존, 

  정의실현 PSY3A13w3 사회 불평등 교정이 중요하다.

표 2

측정도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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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평균값, 표준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중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정서 중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이 자기

성장목표 및 사회기여 목표에 대하여 가지는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 현황과 성차 (연구문제 1)

전체 86.9%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 동안 9개 유형 중 한 개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

여하였다. 평균 2.41개 유형에 평균 19.20 시간을 참여하였으며, 참여율은 봉사활동

(60.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모험/개척활동(36.3%), 직업체험활동(32.0%), 건강/

보건활동(31.9%), 문화/예술활동(21.7%), 자기/인성개발(21.7%), 과학/정보활동(15.8%), 

환경보존활동(11.4%), 교류활동(9.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참여 현황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참여활동 유형 수와 참여 시간을 종

속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두 집단에 대한 다변량분석 방법인 

Hotelling’s T-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활동 유형 수와 참여 시간에

서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2
=13.308, F(2,2217)=6.861, p<.001). 구체적으

로, 참여 유형 수(F(1, 2218)=11.946, p<.001, η
2
=.005)와 참여시간(F(1, 482)=9.115, 

p<.01, η
2
=.004) 모두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활동의 참여율에 대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건강/보건, 과학/정보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문화/

예술, 봉사, 직업체험, 자기계발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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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활동 참여율의 성차 (명수 및 참여비율)            

n (%)

건강/
보건

과학/
정보

교류
활동

모험/
개척

문화/
예술

봉사
활동

직업
체험

환경
보존

자기
계발

남 386(54.5) 200(57.1) 101(50.8) 407(50.5) 196(40.7) 630(46.6) 296(41.6) 130(51.6) 208(43.2)

여 322(45.5) 150(42.9) 98(49.2) 399(49.5) 285(59.3) 722(53.4) 415(58.4) 122(48.4) 273(56.8)

χ2 6.592** 7.269** .005 .001 23.651*** 21.555*** 33.323*** .125 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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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정서 및 생애목표에서의 성차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를 탐색하고자, 사회․정서, 생애목표에 대하여 

각 변인의 하위구인을 종속변인으로,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Hotelling's T-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회․정서에서의 성차

분석 결과, 정서안정에서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

여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증상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의식

의 하위구인인 봉사협동 및 다문화 수용에서는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서는 학교규칙 준수와 긍정적 교우관계에 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하위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표 5 참조).

2) 생애목표에서의 성차

각 생애목표별로 성차를 살펴보면, 가족목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사회기여 목표에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공목표와 성장목표는 하위 문항

별로 성차가 발견되어 성공목표 중 좋은 대학진학은 여학생이 높은 반면, 부유소유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성장목표 중 자기만족 목표는 여학생이, 

창의성 및 도전 목표는 남학생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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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정서에서의 성차
M(SD)

MS F(df=3) η2 T2 비교
남학생 여학생

정서안정

77.63***

(비)주의산만 2.591(.540) 2.632(.516)  .898  3.218 .001 n.s

(비)공격성 2.899(.573) 2.842(.567) 1.782  5.478* .002 남 > 여

(비)신체증상 3.037(.620) 2.925(.632) 7.032 17.921*** .008 남 > 여

(비)사회위축 2.761(.714) 2.759(.698)  .004   .007 .000 n.s

(비)우울증 3.151(.609) 2.987(.612) 14.941 40.065*** .018 남 > 여

공동체 의식 

35.49***봉사․협동 2.666(.645) 2.766(.540) 5.535 15.603*** .007 남 < 여

다문화 수용 2.766(.540) 2.960(.587) 12.896 33.736*** .015 남 < 여

학교적응

57.67***

학습태도 2.722(.543) 2.741(.499)  .198   .726 .000 n.s

학교규칙 2.752(.596) 2.834(.517) 3.684 11.789** .005 남 < 여

교우관계 2.969(.439) 3.064(.380) 5.000 29.542*** .013 남 < 여

교사관계 2.823(.670) 2.779(.650) 1.098  2.516 .001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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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생애목표에서의 성차
M(SD)

MS F(df=3) η2 T2 비교
남학생 여학생

가족목표

15.56**
행복한 가정 3.39(.629) 3.49(.557) 5.216 14.752*** .007 남 < 여

가족친밀감 3.42(.557) 3.49(.567) 3.101  8.643** .004 남 < 여

좋은 부모되기 3.46(.596) 3.54(.578) 3.892 10.362** .005 남 < 여

성공목표

33.27***
성공․인정 3.14(.698) 3.17(.664)   .322   .694 .000 n.s

좋은 대학진학 2.99(.883) 3.10(.786)  6.925  9.895*** .004 남 < 여

부유소유 2.43(.857) 2.29(.797) 10.882 15.887*** .007 남 > 여

성장목표

35.49***
창의성 3.14(.694) 3.08(.671)  1.986  4.265* .002 남 > 여

자기만족 3.30(.662) 3.39(.579)  5.278  6.827** .006 남 < 여

도전 3.16(.660) 3.08).658)  2.965 13.625*** .003 남 > 여

사회기여목표

4.44
타인돕기 3.10(.677) 3.15(.603) 1.366  3.322 .001 n.s

환경보호 3.17(.661) 3.20(.594)  .340   .861 .000 n.s

정의실현 3.27(.667) 3.32(.606) 1.272  3.126 .001 n.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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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관계 (연구문제 3)

1)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였

다. 즉, 체험활동 참여는 사회․정서(공동체 의식, 정서적 안정,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고 또한 체험활동 참여와 사회․정서는 생애목표(가족, 성공, 성장, 사회기여)정립

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성

별에 따라 차별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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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 검증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집단에 연구모형이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동일성 검증은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의 검증 순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성별 각 집단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χ2 

(247)=1114.572, p<.001, CFI=.900, TLI=.860, RMSEA=.056)과 여학생(χ2(247)= 

1396.059 p<.001, CFI=.860, TL=.837, RMSEA=.065) 두 집단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두 집단의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494)=2513.981, p< 

.001, CFI=.880, RMSEA=.043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이루는 변인간의 

관계 설정이 양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

식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CFI와 TLI가 .80이상이면 양호, .90이면 매우 적합으로 

판단되며(Chau, 1996; Taylor & Todd, 1995) RMSEA는 .05 이하이면 매우 적합, 

.08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Hooper, Coughlan 

& Mullen, 2008).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기저모형과 각 집단

의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1)을 비교한 결과 모형 적합도에서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아 완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다(표 7 참조). 따라서 집단 사이의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동일성 검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Byrne, Shavelson & Muthén, 1989; Steenkamp & 

Baumgartner, 1998). 또한, 이에 더 나아가 절편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수

의 절편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추가하자 χ2 차이 검증의 결과나 TLI와 RMSEA 값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빠져 성별 집단에 있어서 측정변수의 절편은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앞서 제시한 연구변인에 대한 성차 검증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절편동일성

이 기각되었기에 형태동일성 검증에서 확인한 요인 구조의 동등성과 측정동일성 검증

에서 확인한 요인계수의 동등성만을 가정한 모형1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모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최종 측정모형(모형1)과 모든 경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3)을 비교

한 결과,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에 있어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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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경로모형)
무제약모형 최종제약(모형3)

전체 B(β) 남학생 B(β) 여학생 B(β)

체험활동 → 정서안정  .001(.055)*  .002(.064)*  .002(.061)*

체험활동 → 공동체  .005(.159)***  .005(.144)***  .005(.163)***

체험활동 → 학교적응  .005(.171)***  .005(.161)***  .005(.172)***

체험활동 → 가족  .001(.027)     .001(.023)  .001(.024)

체험활동 → 성공  .001(.013)  .000(.011)  .000(.011)

체험활동 → 성장  .002(.050)  .002(.053)  .002(.055)

체험활동 → 사회기여  .002(.048)  .002(.046)  .002(.048)

정서안정 → 가족  .093(.062)*  .100(.064)*  .100(.072)*

정서안정 → 성공 -.106(-.061) -.110(-.061) -.110(-.068)

정서안정 → 성장  .100(.079)*  .078(.061)  .078(.066)

정서안정 → 사회기여  .104(.073)*  .095(.065)*  .095(.072)*

공동체 → 가족  .041(.034)  .033(.027)  .033(.026)

공동체 → 성공 -.102(-.074) -.099(-.073) -.099(-.068)

공동체 → 성장  .207(.207)***  .215(.219)***  .215(.202)***

공동체 → 사회기여  .231(.204)***  .230(.208)***  .230(.192)***

　모형 df χ2 Δdf Δχ2 CFI TLI RMSEA

측정모형

기저모형: 무제약모형 494 2510.634 .880 .855 .043

모형1: 기저모형에 모든 요인계수 동일화 제약 511 2536.779 17  26.135 .880 .859 .042

모형2: 모형1에 지표변수 동일화 제약 536 2807.408 25 270.629*** .865 .849 .044

구조모형

기저모형: 최종 측정모형(모형1) 511 2536.779 .880 .859 .042

모형3: 모형1에 모든 경로 동일화 제약 530 2553.015 19  16.236 .880 .864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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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집단의 동일성 제약 검증

3) 변인 간 구조적 관계

따라서 모든 경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3)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여 창의적 체

험활동, 사회정서, 생애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석된다. 각 경로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변인 간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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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경로모형)
무제약모형 최종제약(모형3)

전체 B(β) 남학생 B(β) 여학생 B(β)

학교적응 → 가족  .274(.224)***  .266(.219)***  .266(.218)***

학교적응 → 성공  .352(.251)***  .345(.245)***  .345(.243)***

학교적응 → 성장  .193(.189)***  .193(.192)***  .193(.187)***

학교적응 → 사회기여  .225(.195)***  .222(.195)***  .222(.190)***

d1 ↔ d2  .012(.104)***  .010(.086)***  .017(.161)***

d1 ↔ d3  .043(.390)***  .038(.320)***  .052(.489)***

d2 ↔ d3  .087(.639)***  .095(.624)***  .076(.659)***

d4 ↔ d5  .132(.590)***  .158(.643)***  .104(.521)***

d4 ↔ d6  .105(.696)***  .166(.889)***  .127(.828)***

d4 ↔ d7  .147(.860)***  .124(.752)***  .088(.650)***

d5 ↔ d6  .122(.688)***  .151(.687)***  .104(.647)***

d5 ↔ d7  .121(.602)***  .141(.728)***  .090(.491)***

d6 ↔ d7  .118(.867)***  .131(.889)***  .105(.848)***

체험활동 → 참여시간 1.000(.628)*** 1.000(.635)*** 1.000(.611)***

체험활동 → 참여유형 수  .127(.881)***  .129(.908)***  .364(.860)***

정서안정 → 주의산만(역) 1.000(.569)*** 1.000(.560)*** 1.00(.605)***

정서안정 → 공격성(역) 1.337(.705)*** 1.313(.698)*** 1.31(.717)***

정서안정 → 신체증상(역) 1.630(.780)*** 1.583(.793)*** 1.583(.760)***

정서안정 → 사회위축(역) 1.316(.560)*** 1.295(.569)*** 1.295(.558)***

정서안정 → 우울(역) 1.517(.741)*** 1.470(.727)*** 1.470(.752)***

학교적응 → 학습태도 1.000(.682)*** 1.000(.713)*** 1.000(.704)***

학교적응 → 학교규칙 1.063(.704)*** 1.021(.673)*** 1.021(.683)***

학교적응 → 교우관계  .688(.599)***  .676(.600)***  .676(.621)***

학교적응 → 교사관계 1.144(.654)*** 1.137(.658)*** 1.137(.614)

공동체 의식 → 다문화수용 1.000(.607)*** 1.000(.617)*** 1.000(.580)***

공동체 의식 → 봉사,협동 1.237(.783)*** 1.254(.780)*** 1.254(.787)***

가족 → 행복한 가정 1.000(.763)*** 1.000(.767)*** 1.000(.757)***

가족 → 가족친밀감  .983(.746)***  .982(.745)***  .982(.739)***

가족 → 좋은부모되기 1.057(.783)*** 1.061(.776)*** 1.061(.790)***

성공 → 성공․인정 1.000(.766)*** 1.000(.790)*** 1.000(.745)***

성공 → 좋은대학진학  .722(.449)***  .711(.443)***  .711(.447)***

성공 → 부유소유  .360(.226)***  .364(.234)***  .364(.227)***

성장 → 창의성 1.000(.554)*** 1.000(.564)*** 1.000(.541)***

성장 → 자기만족  .924(.560)***  .915(.550)*** 0.915(.563)***

성장 → 도전 1.124(.644)*** 1.133(.682)*** 1.133(.615)***

사회기여 → 정의실현 1.000(.671)*** 1.000(.671)*** 1.000(.666)***

사회기여 → 환경보호 1.019(.694)*** 1.023(.696)*** 1.023(.693)***

사회기여 → 타인돕기  .900(.600)***  .904(.592)***  .904(.61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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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활동 참여가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1학년 때의 체험활동 참여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사회․정서, 즉, 정서적 안

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

동이 사회․정서의 각 세부 구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체험활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영향(체험활동→정서적 안정)보다 체험활동의 공동체 의식(체험활

동→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t=3.913, p<.001)과 체험활동의 학교적응(체험활동→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t=2.902, p<.01)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험활동의 

공동체 의식(체험활동→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체험활동의 학교적응(체험활동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439, p>.10)

(2) 사회․정서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서(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가 생애목표(가족, 성공, 자기성장, 

사회기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은 가족과 사회기여목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 의식은 가족과 성공목표를 제외한 자기성장과 사회기여

목표에 정적 영향을 나타낸 반면, 학교적응은 모든 생애목표 유형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각 생애목표에 대한 사회․정서의 영향 크기를 비교하면, 가족목표에는 정서안정과 

학교적응만이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 크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806, p>.05). 

성공목표에는 학교적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성장목표에 대해서 사회․정서 

중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공동체 의식의 영향과 학교

적응의 영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12, p>.05). 마지막으로, 사회

기여목표에 대해서는 사회․정서의 모든 구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공동체 의식의 

영향이 정서안정의 영향보다 컸고(t=2.327, p<.05), 공동체 의식의 영향과 학교적응의 

영향 간(t=-.078, p>.05), 정서안정과 학교적응의 영향 간(t=1.383, p>.05)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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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활동 참여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직․간접영향 

체험활동 참여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랩핑(bootstraooing)방법을 사용하였다(표 9 참조). 원 자료(N =2,220)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

이었다. 또한, 성공목표를 제외한 가족, 자기성장, 사회기여 목표에 대한 체험활동 참

여의 총 효과는 유의하였다. 총 효과를 상세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참여가 네 개 유

형의 생애목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의 사회․정서 변인을 매개로 한 총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Sobel 검정을 통해 각 정서안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을 각기 매개로 한 상세 간접

경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체험활동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네 개 유형의 생애

목표에 미치는 모든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자기성장과 

사회기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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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논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

은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10명 중 9명의 비율로 한 개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평균 2-3개의 활동에 참여하며 평균 약 20시간정도 체험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약 61%)이 봉사활

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약 1/3의 학생들은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및 건강/보

건활동에 참여한다고 답하였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봉사활동과 함께 다양한 비교과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 시간은 약 2-3주에 1시간 비율로 나타나, 양적으로 

볼 때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차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참여유형이 다양하고 참여 시간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건강/보건, 과학/정보 활동에, 여학생

은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자기계발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이 수․과학 

관련 활동에서 더 높은 흥미와 수행을 보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에 여학생이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 정서안정에서도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증

상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은 내재화문제, 총행

동문제증후군,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공격성 척도 등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

낸다고 보고한 이현지 외(2005)의 연구와 남학생이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더 높은 수

준을 보인다는 김소영(2013)의 연구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하위구인인 봉사협동 및 다문화 수용과 학교적응 변인 중 학

교규칙 준수와 긍정적 교우관계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생애목표 중 가족목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발견되

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긍정적 또래관계 인식 수준이 높고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하여 교우 및 가족관계에 대한 보다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도종수, 성준모, 2013; 

이현주 외, 2013; Pancer & Pratt, 1999; Wright, 1971). 그리고 성공 목표 중 좋은 

대학진학은 여학생이, 부유소유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성장 목표 

중에서는 자기만족 목표는 여학생이, 창의성 및 도전 목표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나,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

- 198 -

남학생의 경우 명예에 대한 목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김양분 외, 2010).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생애목표의 다

양한 세부 목표 인식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성공과 자

기성장에 대한 의미를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연구변인간의 인과관계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동일하게 중

학교 1학년 때의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사회․정서(정서적 안

정,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강가영, 장유미, 2013; 박재숙, 2010; 고관우, 남진열, 

2011). 구체적으로 체험활동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체험활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 소

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높은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학생들이 본인

의 흥미에 맞고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학교 안의 집단따돌림 문제를 완화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서가 생애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정서적 안정은 성공목표를 

제외한 모든 생애 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동체의식은 자기성장과 사회기여 

목표에, 학교적응은 모든 생애 목표 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 참여가 생애목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참

여가 네 개의 생애목표(가족, 성공, 자기성장, 사회기여)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는 

않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의 생애목표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은 체험활동의 참여 정도(중학교 1학년)와 생애목표 인식(중학교 3

학년)의 측정간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체험활동의 참

여정도를 종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험활동은 성공목표를 제외한 가족, 자기성장, 사회기여 목표에 대한 

총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발견

으로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는 사회․정서뿐 아니라 장기적인 생애목표를 수립하

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바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및 청소년 교육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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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절대적 시간과 학생 성장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험활동의 

창의․인성 개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는 많은 연구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호하는 활동과 요구를 조사․분석 하고 반영하여 체

험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동기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청소년의 적응과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감안할 때 더욱 요구된다

(진은설, 2013). 구체적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로 

언제, 얼마나 집중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고하여 이에 대한 참여를 제고해야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체험활동참여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남녀 학생들이 기존의 

성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교사의 적극적인 도전과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여성편향적, 

남성편향적인 활동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여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내용들을 여학

생이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반대로 남학생이 성고정관념 상 쉽게 접하

지 않는 내용을 남학생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과 방법론적인 

면을 수정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변인간의 인과관계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

회정서 및 생애목표 수준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할지라도,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체험

활동 참여가 동일하게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사회․정서는 다시 삶의 목표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즉, 체험 활동들로 인해 행복한 가정생활, 가족관

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삶의 목표를 세우며, 자신을 즐기며 창조적인 생활과 행동

을 하고 도전과 모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나아가 본인이 속한 사회에 능력 및 재

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또한, 체험활동 참여 정도뿐 아니라 

각 구체적인 유형이 사회정서 및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성차들을 파악

하여 보다 청소년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2010년 이미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체험활동의 참여 유형수 및 시간만을 분석함으로 각 체험활동의 유형 및 특징에 따른 

청소년의 만족도,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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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의 각 영역 및 활동의 내용, 

방식 등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균형 잡힌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제안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일부 척도(예: 성공목표)가 발견되

었으나 종단연구 특성상 문항수의 제한과 대규모 연구의 타당화된 척도라는 점을 감

안하여 명시된 문항자료를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연

령의 코호트를 사용하여 연구척도의 신뢰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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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gender differences 
in youth activity involvement, social-emotional aspects, 

and life goals

Lee, Hyunjoo*․Chae, Y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social‐emotional aspects (emotional stability, a sense 

of community, school adaptation) and life goals (family, success, self‐growth, 

social contribu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data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longitudinal study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90% of youth participated in 2‐3 youth activities, spending 

about 20 hours a year on such activities. The most common type of activities 

which students participated in were  voluntary service. Second, gender differences 

existed in the participation proportion by type of activities and the mean levels of 

social‐emotional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There was higher participation by girls 

in culture/arts‐related programs and voluntary services whereas there was higher 

participation by boys in health‐related and science/IT programs. Furthermore,  

girlsrecorded lower scores on emotional stability and higher scores on a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aptation factors; and girls' also recorded higher scores 

on the family goal. Third, the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positively effected the 

social/emotional aspects. Fourth, the emotional stability factor affected lif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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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xception of the success goal; a sense of community affected the self‐
growth and social contribution goal; and the school adaptation factor positively 

affected all of the life goals. Lastly, the total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youth 

activities on the four life goa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luding the effects 

on self‐growth. 

Key Words : youth activity, a sense of community, school adaptation, lif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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