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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사회적 관계성의 경우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고 공동체의식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사회와 세계를 위한 

공동체의식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 자료 중 3차, 4차, 5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

식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의 질이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원인 변인으로 역할하며, 동시에 공동체의식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

는 변임임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처치들을 통해 청소년의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현실

에서 마주하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의 질이 어떠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개입 시 교우관계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증진에도 초점을 

맞춘다면 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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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

법과 함께 인성교육은 타인 및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과 역

량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함양을 위한 덕목에는 여러 가

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공동체의식이 있다. 특히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자와 정책가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 왔다. 청소년기는 타인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대인태도, 행동양식과 더불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여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해가는 시

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며, 향상된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진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청소년을 ‘사회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민성, 2015). 청소년은 시

기적 특성상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대해 나간다. 예컨대 청소

년은 중요한 관계적 입지를 차지하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습득하게 되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포함하는 소속감, 상호영향이나 타인과의 정서적 연계

가 발달하게 된다(이은주, 201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

체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종화, 유희철, 2009; 강가영, 장유미, 

2013).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청소년의 성장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이 공동체의식과 갖는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대부분의 처치들은 청소년의 수련 활동, 

봉사활동, 시민적 참여활동이나 교내 동아리 활동 등(Youniss, McLellend & Yates, 

1997; 박재숙, 2010)과 같이 일정 시간 구조화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

하는 데 있어 시간적, 물리적 제한을 가진다.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주요 인

물들과의 관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다면 청소년의 공동체 의

식을 함양하기 위해 시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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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관계성의 질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

인한다면,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봉사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타인과

의 관계를 진단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알려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간의 관계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공동체의식 또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이 증진됨과 동시에 대인관계 기술 및 문제해결 기술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Moley, Mcfarland, Miron, Mercer & Ilustre, 2002). 기존

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허

인숙, 이정현, 2004; 박미진, 2010). 인간발달에 있어 개인과 환경은 상호 유익한 방

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에 근거해 볼 때에도(Lerner, 2006; Overton, 2010)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간의 일방향적 관계 보다는 양방향적, 상호인과적 관계를 종단

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

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두 

변인의 일방향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로 두 변인의 관계를 

규명하려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중 어떤 변인이 다른 변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사회적 존재로서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 교사, 부모가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주변인

물로 여겨지며 청소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박미

숙, 2010) 사회적 관계를 대상에 따라 교우, 교사, 부모관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공동

체의 범위를 학급이나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와 세계로 규정하고 자기회귀교차지연 모

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식 간 종단적 상호관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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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갖는 심리적 

구인으로, 집단이나 공동체, 조직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유대 등을 전제로 한다. 

학자마다 정의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는 연장선상에서 

집단과의 관계, 집단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Sarason(1974)은 공동체의식을 사회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의 인식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박재숙(2010)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즉 공동체의식은 관계 안에서 타인과 연결된 감정,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연대감과 책임감의 형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행동적 

형태로 발달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

다(김원태, 2001). 즉, 공동체의식은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한 실천의지로 측정될 수 있는

데, 선행연구들은 공동체의식이 주변에 대한 걱정의 빈도나 타인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에의 참여와 행동으로 발현된다

고 보고한다(김선숙, 안재진, 2012).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

갈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공동체의식의 잠정적 교육대상이 될 수 있다(전득주, 

1992). 그러나 청소년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가기 시작하며(강가영, 장유미, 2013)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러 가치와 태도, 행동을 학습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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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익힌다(임영식 외, 2009). 특히 현대사회는 이전

보다 더 다양해진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며 사는 세

계화시대이므로,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는 공동체의식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

다.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공동체의식 연구는 이들의 공동체의식 발달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수반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2. 사회적 관계성

사회적 관계성은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을 빌려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의 접근이나 학자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능력은 개인의 행동양

상이 사회화된 정도, 혹은 개인이 집단에 참여하는 정도로써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

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사회성보다 다소 광범위한 의미로 주로 다른사람과 어울려 지

내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이숙, 정미자, 1995). 또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

율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또래 혹은 성인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Zigler & Trikett, 1978)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 외 Dodge(1985)나 Merrell(1999), 

Han과 Kemple(2006)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의도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서

의 능력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란 ‘지속적인 보호와 지지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삶에 대한 대

처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상호 연관된 관계의 집합체’(Gabrino, 1984) 

내지는 ‘일정한 경계를 바탕으로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사회벽 구조를 

구성하는 대인적 조직’(이진수, 2000) 등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개념도 

사회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

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

이 부모, 교사, 친구와 맺는 관계를 살피고 있으며(정효선, 2007), 이응택, 유난영, 주

현주와 임승희(2014)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 이웃과 조직 구성원과의 직접적 대

인관계로 한정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가정, 교

실, 기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주요 인물들이 부모와 교사, 또래라는 점을 생각해보

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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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아동은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Han & 

Kemple, 2006). 이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이 집단에 속해있다는 사실과 타인의 욕구

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각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발달하게 된다. 

Zwannas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능력을 통해 아동이 타인을 존중

하고 긍정적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곧 아동의 사회적 능력

을 발달시키는 것이 사회적 관계 확장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배워 

나가는 과정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유익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물

론 두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청소년기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져 가

고 이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수반되는 시기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이 공동체의식과 연관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청소년

의 공동체의식 및 사회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종화, 유

희철, 2009) 청소년 주변에 존재하는 지지적인 사람의 수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

체의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Pretty, Andrews & Collette, 1994). 청

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대인관계

에서 개인이 느끼는 지지감은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한 특성이 되는데, 그로 인해 지

금까지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용어의 혼용이 있었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그 외에

도 상호작용의 빈도(강성희, 1996), 친밀도나 만족성과 같은 상호작용적 특성(이수희, 

2004)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타인과의 관계적 특

성을 반영하는 개념인 만큼, 타자와의 연결 관계 및 집단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유대

로서의 공동체의식과 다분히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연관 있는 사회적, 관계적 요인으로는 주로 청소년이 맺는 주요인물과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선행연구에 의해 반복

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김종화, 유희철, 2009). 또래애착은 또

래와의 정서적 유대로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동시에 공동의 노력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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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켜 주며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친밀한 또래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여, 공동체의식이 증진될 수 있게 한다(송연주, 김

대현, 이상수, 2015). 무엇보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발달하면서 또래 

집단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우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발달의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이춘재, 1988) 결과적으로 

그들은 교우 집단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의식적, 무의식적 판단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일련

의 역할을 하며 그들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준다.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태

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Rutter, 1985)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같은 자아관련구인이 공동체의식을 예측했던 

것을 생각해볼 때(김지혜, 2012; 김선숙, 안재진, 2012) 교사와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

를 맺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학업적 대처, 관여 등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였는

데(문은식, 2002) 그 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청소년과 교사간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음(문은식, 김충희, 2002; Birch, Ladd, 1996)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 관계가 학교적응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므로(조명주, 2007), 학교적응과 공동체의

식의 높은 상호관련성(김상미, 남진열, 2011)을 고려해볼 때, 결국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상미와 남진열(2011)

의 연구에서는 교사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자녀가 갖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

한 느낌, 유능감이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Marion, 1997)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규범, 규칙과 인습을 습득하고 사회질서를 배우게 된다(Damon, 

1997). 자녀는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를 학습하고 모방하며(이경희, 1995)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미섭, 2013). 청

소년의 공동체의식은 그가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맺은 애착관계의 성격과 부모의 가치

관, 행동 양식으로부터 물려받은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므로 부모와의 

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연결 

관계를 밝힌 경험연구가 많지 않으나, 한 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배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의 세 가지로 분류된 차원 중에서도 가정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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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1987)을 고려해볼 때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공동체의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관

련 심리적 구인이 공동체의식의 유의한 예측변인(박가나, 2009; 문성호, 문호영, 2009; 

이성은, 2009)으로 작용하므로, 청소년의 자아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Watson와 

Protinsky(1988)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응결력과 적응력에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는 가

정의 청소년은 비교적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이차선, 2000)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그의 공동체의식이 비교적 높을 것임을 예

상해볼 수 있고 반대로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그 배후에 부모와의 조화로운 관

계가 뒷받침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 중 중1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난 2010

년부터 총 5차년도까지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3차-5차(2012년-2014년)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표집은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표본 수는 3차년도 2,259명(남 1,140명, 여 1,119명), 4차년도 2,108명(남 1,075명, 여 

1,033명), 5차년도 2,091명(남 1,067명, 여 1,024명)이었다. 분석은 5차년도에 응답한 

2,091명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2.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을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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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다. 즉,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와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변인을 사

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문항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변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

렇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및 공동

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사회적 관계성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종단패널 3차, 4차, 5차에 포함된 학교적

응과 관련된 문항 중,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역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변인측정에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Barnette, 2000; Schriesheim, Eisenbach & 

Hill, 1991) 역문항 하나를 제외하고 4문항(EDU2C01, EDU2C02, EDU2C03, EDU2C05)을 

사용하였다. 실제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도 역문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신뢰도를 낮추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역문항을 포함할 경우 3차년도의 신뢰도는 .54, 4차년도의 경우 

.62, 5차년도의 경우 .62). 교우관계 4문항의 신뢰도는 3차년도와 4차년도는 .70, 5차

년도는 .68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이다. 교사관계의 경우 학

교적응과 관련된 문항 중, 교사관계를 나타내는 5문항(EDU2D01, EDU2D02, 

EDU2D03, EDU2D04, EDU2D05)을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5문항의 신뢰도는 3차년도

는 .84, 4차년도는 .81, 5차년도는 .8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시는 “선생님을 만나

면 반갑게 인사한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이다. 부모관계의 경우 

양육방식 중, 방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모관계의 방임을 나타내는 전체 4문

항 중, 첫 번째 문항의 신뢰도가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

한 세 문항(FAM3A02, FAM3A03, FAM3A04)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부모관계 3문항의 

신뢰도는 3차년도는 .80, 4차년도는 .73, 5차년도는 .77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시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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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본래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나, 첫 번째 문항인 “나는 주변에 어려

움이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심변

인으로 설정한 교우관계와 혼돈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닌, 사회나 

세계를 향한 공동체 의식에 대한 본 연구의 관심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공동

체의식 3문항(COM2A02, COM2A03, COM2A04)의 신뢰도는 3차년도는 .79, 4차년도는 

.74, 5차년도는 .74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

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이다. 

3. 분석 방법

변인들의 내적 일치도와 기술통계 및 상관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자

기회귀교차지연효과 모형은 AMO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관계의 세 변인과 공동체의식 간 상보적 관계를 각각 확인하기 위해 세 번의 자기

회귀교차지연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였기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Arbuckle, 199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동일성과 경로동

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측정동일성이란 잠재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종단연구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변인의 개념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측정변인의 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을 검

증함으로써 측정동일성을 확인한다. 경로동일성이란 한 시점의 잠재변인이 다음시점

의 잠재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성 변인(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과 공동체의식 각각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

회귀계수가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를 검증한 뒤 교차회귀계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

라 동일한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은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된 

잠재변인의 오차항 사이의 공변량이 시간경과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

적 관계와 공동체의식 각각의 오차항간의 공변량이 다음 시점과 동일한지를 검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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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동일성과 경로동일성, 오차공변량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8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형1: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모형2: 사회적 관계성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모형2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모형3에 더하여 사회적 관계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

모형5: 모형 4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6: 모형 5에 더하여 사회적 관계성에서 공동체의식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모형 6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에서 사회적 관계성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의 오차 공변량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이때, 모형2와 3의 경우에는 측정동일성 검증에 관한 모형이며 모형4과 모형5는 자

기회귀 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 모형 6과 모형7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검증, 마지막으로 모형 8은 오차공변량 동일성 검증에 관련된 모형이다. 측정 동일성 

검증(모형2, 모형3)을 위해서는 모든 잠재변인의 관계를 상관으로 연결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모형4 이상에서 경로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잠재변인들 간의 경

로를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비교는 CFI(Comparative Fit Index)값의 변

화량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TLI(Tucker-Lewis Index)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때, CFI의 값이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으면 동등화제약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χ2 차이검증의 경우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이용하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는 다른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고려한 

결과, χ2 검증에 비해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동시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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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절대적합지수, RMSEA와 증분적합지수, TLI, CFI를 사용

하였다. 모형 판단의 기준은 RMSEA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데, 일반적으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고(Browne & Cudeck, 1993), TLI와 

CFI의 경우에는 값이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Hu & Bentler, 1999; 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90% 신

뢰구간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오차항 사이

의 공변량은 허용되지 않으나,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한 

종단적 자료의 경우에는 오차항 사이의 공변량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Bollen, 

1989; Pitts, West & Tein, 1996)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측정변수의 측정오차가 단순

한 무선 오차뿐 아니라 체계적인 변량을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차항끼리의 

상관을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정규성 분석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관계의 세 가지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기

술통계 및 상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 간 상관은 .13에서 .50사이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각 변인의 왜도는 -0.42에서 0.17사이였고, 첨도는 -.41에서 1.10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찰변수들 모두 왜도<|2|, 첨도<|4|의 단변량 정상

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ng, Malik & Lee, 2003). 그러나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rdia의 다변량 편

포도= 33.96, p <.001). 다변량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모수 추정 시 임계치 

값을 상향 편향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변수의 정규성 검증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으며(배

병렬, 2011), 다변량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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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경우 추정된 모수가 신뢰롭다는 보고(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Olsson, Foss, Troye & Howell, 2000)와 표본의 크기가 120 이상일 경우에는 비정규

성을 보이더라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보고(Bentler & 

Yuan, 1999)를 바탕으로 자료를 변환하지 않고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교우관계3차 1 　 　 　 　 　 　 　 　 　 　 　

2.교우관계4차 .36 1 　 　 　 　 　 　 　 　 　 　

3.교우관계5차 .38 .50 1 　 　 　 　 　 　 　 　 　

4.교사관계3차 .40 .23 .26 1 　 　 　 　 　 　 　 　

5.교사관계4차 .16 .47 .29 .31 1 　 　 　 　 　 　 　

6.교사관계5차 .19 .30 .46 .31 .42 1 　 　 　 　 　 　

7.부모관계3차 .28 .22 .23 .22 .20 .18 1 　 　 　 　 　

8.부모관계4차 .20 .38 .29 .19 .31 .22 .41 1 　 　 　 　

9.부모관계5차 .23 .26 .38 .21 .20 .32 .42 .48 1 　 　 　

10.공동체의식3차 .28 .17 .22 .32 .20 .20 .25 .17 .15 1 　 　

11.공동체의식4차 .22 .36 .26 .23 .33 .21 .17 .25 .16 .36 1 　

12.공동체의식5차 .24 .22 .38 .25 .21 .34 .13 .21 .24 .37 .44 1

평균 3.12 3.14 3.15 2.89 2.88 2.90 3.22 3.12 3.27 2.78 2.92 2.91 

표준편차 0.45 0.42 0.39 0.63 0.58 0.56 0.58 0.52 0.51 0.65 0.56 0.56 

왜도 -0.20 0.03 0.17 -0.13 0.00 -0.03 -0.42 -0.07 -0.07 -0.23 -0.18 -0.21 

첨도 1.10 0.63 0.61 0.06 0.10 0.14 0.43 0.32 -0.41 0.36 0.75 0.81 

주. 모든 상관은 p<.001 수준에서 유의

2.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세 가지 사회적 관계성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부모관계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모형에서 각 측

정변인의 표준화회귀계수 값은 .4이상으로 유의하였으며 분산추정치도 모두 양의 값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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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동일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1과 모형2, 모형3의 모형적합도를 확

인한 결과 CFI의 변화가 .01을 초과하여 낮아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충

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성 변인과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4와 모형5의 적합도가 모형3에 비해 나빠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도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교차회귀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6과 모형7의 적합도가 모형5에 

비해 나빠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변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8도 모형7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기에 모형8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모형8에서 구해진 추정치는 그림 1(교우관계), 그림 2(교사관계), 그림 3(부모관계)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는 이해의 편의상 잠재변인 간 계수만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세 가지 사회적 관계성 모두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공동

체의식 또한 사회적 관계성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회적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다시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성에 긍

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성 중에서도 교우관계의 교차회귀계수의 값

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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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소년 사회적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χ2 (CMIN) df TLI CFI ∆CFI RMSEA

교우관계

모형1 482.698 153 .962 .975 .030

모형2 502.372 157 .961 .973 -.002 .031

모형3 510.498 163 .962 .973 .000 .030

모형4 647.381 168 .949 .963 .035

모형5 667.702 169 .949 .962 -.001 .035

모형6 668.648 170 .947 .962 .000 .035

모형7 671.375 171 .948 .961 -.001 .035

모형8 674.907 172 .948 .961 .000 .035

교사관계

모형1 1271.279 213 .926 .947 .046

모형2 1302.060 217 .925 .946 -.001 .046

모형3 1320.362 225 .927 .946 .000 .046

모형4 1477.402 230 .919 .938 .048

모형5 1502.092 231 .919 .937 -.001 .048

모형6 1502.576 232 .918 .937 .000 .048

모형7 1503.664 233 .919 .937 .000 .048

모형8 1504.281 234 .919 .937 .000 .048

부모관계

모형1 220.526 102 .985 .991 .022

모형2 246.562 106 .983 .989 -.002 .024

모형3 255.104 110 .983 .989 .000 .024

모형4 430.428 115 .965 .976 .034

모형5 444.731 116 .963 .975 -.001 .035

모형6 448.830 117 .963 .975 .000 .035

모형7 449.158 118 .964 .975 .000 .035

모형8 450.758 119 .964 .975 .000 .034

주. 모형1: 동일화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모형2: 공동체의식 잠재변인에서 측정

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교우관계의 경우, 
교우관계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

형, 교사관계의 경우, 교사관계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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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부모관계의 경우,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사회적 관계성에 해당하는 잠재변인들(예: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간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모형4에서 공동체의식 잠재변인 간 자기회귀 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모형5에서 사회적 관계성에 해당하는 변인에서 공동체의식으로의 교차지연회귀

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모형 6에서 공동체의식에서 사회적 관계성

으로 가는 교차지연회귀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모형7에서 오차공

변량에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

그림 1. 교우관계와 공동체의식 간 최종모형의 추정결과

***p<.001, ( ) 안 수치: 비표준화회귀계수, ( ) 밖 수치: 표준화회귀계수

그림 2. 교사관계와 공동체의식 간 최종모형의 추정결과 

***p<.001, ( ) 안 수치: 비표준화회귀계수, ( ) 밖 수치: 표준화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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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모관계와 공동체의식 간 최종모형의 추정결과

**p<.01, ***p<.001, ( ) 안 수치: 비표준화회귀계수, ( ) 밖 수치: 표준화회귀계수

Ⅴ.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시기 동안 시간변화에 따른 청

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간 상보적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관계성을 단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상정하기보다 기존 문

헌을 참고하여(정효선, 2007; 이응택 외, 2014)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과의 관

계를 세 주체인 교우, 교사, 부모로 구분하고 각각의 관계성이 공동체의식과 가지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를 확인한 결과, 두 변

인간의 상호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자기회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를 모두 보인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성을 가지는 것과 함께 다른 변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개인의 특성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인인 

것이다. 사회적 관계성 또한 안정적인 특성이지만,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함께 증진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 처치를 통해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이 변화

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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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각종 활동참여에 종속된 결

과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이후의 공동체 의식

을 예측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시도가 그 자체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와 같은 여타영역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 매개변인으로 역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이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교육적 접근이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높아진 공동체의식

은 다시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의 상호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사회

적 관계는 공동체의식의 발달과 함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 시점에서 청소년이 

맺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모두 다음 시점의 공동체의식을 유의하게 예측

했다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이 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을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으

로 이해하기에 그치기보다는, 육자와의 관계나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맺는 사회적 관

계(교우관계, 부모관계)의 부조화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훈련이나 개입은 대부분 봉사활동참여와 같은 체

험활동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회적 기술이나 교수법, 양육태도를 비롯한, 일상에서 더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방안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식은 집단에 소속되어 공동의 환

경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Galston, 2001) 사회적 존

재로서의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내 “자연스러운” 인성교육(김민성, 2015)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이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임으로써 후세대의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될 것이다. 공

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Student Serv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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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anthropy Project(SSPP)의 경우 프로그램의 가장 초반부에서 학급 구성원 간의 친

밀감을 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

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 모두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동체의식에 대한 교우관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참

여자가 교우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란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

적으로 청소년은 가족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여재훈, 

2002) 연구결과 참여자의 91.8%에 이르는 대다수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등(구본영, 김택호, 김인규, 1999) 시기적 특성상 교우관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된 청소년기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넘어, 본 연

구에서는 그들의 주요 사회관계가 되는 부모관계, 교사관계의 영향력이 유의함을 함

께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단 교우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 학

교생활적응, 전반적인 태도 및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관계(오미섭, 

2013)와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의존하려는 욕구가 남아있는 부모

관계(문주희, 백지숙, 2012)가 병행하여 조화를 이룰 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변화가 나타나므로, 주변

의 환경과 맥락으로 작용하는 주요 대인관계가 그들의 변화 방향과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단선적으로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관계

를 비롯하여 교사관계, 부모관계가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긍정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변수들 간 일방향적 관계를 가정했던 다른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과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인 간의 인

과관계를 규명하기는 한계를 가진다. 더 분명한 인과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청소년

의 사회적 관계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전보다 높아진 사회적 관계성을 보고한 청소년이 동일하게 공동체의식에서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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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 2차년도 자료를 

제외하고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성장과정동안 청소년이 보이는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계성 

간의 상호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관

계성이 상호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연구문제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 즉 잠재변수의 측정불변성이 만족되는 시기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

다.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를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잠재변인에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할 경우 CFI 변화량이 .02 이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CFI 값의 변화기준인 .01(Cheung 

& Rensvold, 2002)을 초과하였기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해석이 중학교 3학년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 것

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변화를 

학년별로 확인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김민성, 신택수, 허유성, 2012; Shin, 

Lee, Lee & Park, 2014). 예컨대 김민성 외(201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 사

이에 사회적 관계성의 변화가 중학교 3학년 이후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의 사회적 

가치 차이를 확인한 Shin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목표의 사회적 가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2, 3학년

과 고등학교 1학년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학교 1학년과 2학

년 시기에 사회적 관계성 및 공동체 의식이 비교적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개념의 측정불변성을 만족하지 않았던 구체적 

시기,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갖는 공동체의식 개념과 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식의 측정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공동체의식 척도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 세계와 같이 지역적 차원을 

넘어선 개념의 공동체의식을 잘 반영하여 측정하고 있지만(김선숙, 안재진, 2012), 기

본적으로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정의가 상의하고 광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

의 척도에서와 같이 실천의지를 묻는 문항으로 공동체의식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가

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이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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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 상호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연구라는 

의의를 가지지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기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에 따르면 관계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중 하나로 이를 만족한 경우 심리적 안녕이나 만족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관계적 욕구를 통해 발생하는 개인의 긍정 감

정이나 자아에 대한 긍정적 표상 등은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를 매개하

는 변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다 더 세분화되고 공동체의식 향상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발전된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여 긍정적 효과를 최대

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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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iprocal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Park, Soowon*․Kim, Saetbyul**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reciprocal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community by means of autoregressive cross-legged modeling. Social 

relationships have been examined through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peers and teachers. A sense of community has been conceptualized 

through a number of different dimensions, such as societies and the world,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the 3rd, 4th, and 5th 

years panel data,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gather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involve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are interdepend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s can improve the sense of community and vice versa. Therefore, 

social relationships are important in adolescents’ sense of socie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f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focus on improving one's 

relationships with others, especially with one’s peers, it will enhance the subjects’

sense of community.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social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par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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