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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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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스트레스 대처이론과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근거하여 충청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8개교 고등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370명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스트

레스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청소

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충하는 대처기제로서 중요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셋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이 삶의 만족이 낮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스트레스 감소로 인해 삶의 만족이 증진되는 효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에게서만 발견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그리고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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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이며 삶의 본질적 소망으로, 우리는 누구나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을 갈망한다. 행복은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등으로 연구

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신영, 백혜정, 2008).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Lyons, Huebner, 

Hills & Horn, 2013).

지난 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1)’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중‧
고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58%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나, 13-24세 청

소년의 45%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건복

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면, 우리나라 9세-17세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6.57점으로 중간 

값보다 조금 높기는 했지만, 2015년 OECD 웰빙 지수의 27개국 아동들과 비교해보면 

최하위였다(서울경제, 2019. 8. 27. 인터넷 기사).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

쟁적인 입시 위주의 학업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

황임을 보여준다(박재숙, 2011). 

에릭슨의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란의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경험하나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로 가치관의 혼란

을 겪고,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해지기 쉽고, 

삶의 만족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유영

아, 김은하, 김성수, 2018).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압력, 성공압력, 학대경험, 학교폭력 등으로 삶의 만족이 

저하되고 있으며(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생활,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에서 오는 일상적 스트레스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부

정적 요인으로 밝혀졌다(유영아 외, 2018).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 일상일탈 뿐만 아니라(이상훈, 2017),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

1) 청소년 통계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9세-24세)의 교육,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육

체적, 정신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사한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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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주므로(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완충시켜 적응이나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변인들

을 탐색한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 영성,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서정

아, 2007; 라형규, 2017; 안혜진, 2019; 김평화, 윤혜미, 2020) 등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이나 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 또는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선행연구에

서는(서정아, 2007; 박현춘, 최효진, 윤효영, 권영대, 노진원, 2015; 김평화, 윤혜미, 

2020)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Hamarat, Karen, Zaburcky, Kenneth, Matheny & Aysan, 2001; Simons, Aysn, 

Thompson, Hamarat & Steele, 2002; 김소영, 윤기봉, 2016; 정윤화, 봉초운, 홍세희, 

2018) 제시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내적 자원의 하나로(Cohen & Edwards, 1989), 개인내적 자원이란 

잠재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

감은 특정사건이 스트레스로 평가되는 과정, 스트레스 요인으로 평가된 사건에 대한 재

평가를 유도하는 과정,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는 문제행동 등의 발생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인내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 예컨대,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위험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Juth, Smyth & Santuzzi, 2008), 스트

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선택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러 연구 중에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라형규, 

2017), 다문화 청소년(안혜진, 2019; 김평화, 윤혜미, 2020)과 북한이탈 청소년(박현춘 

외, 2015) 등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자아존중감도 낮을 것으로 생각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입시와 경쟁 위주의 사회풍조로 인해 또는 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 수

행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낮아지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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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검토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 연구들의 대상은 청소년이 아니라 콜센터 상담사

(김현정, 2019)와 초등학교 교사(백정은, 2017)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현정(2019)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백정은(21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봄에 있어 Lazarus and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이론과 

Pearlin, Menaghan, Lieberman and Mullan(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이론적 기

반으로 하였다. 이 두 이론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과정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

고 있으며(정선희, 유조안, 2016; 한광현, 강상경, 2019), 모형에서 중재요인은 매개 

또는 조절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매개와 조절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Pearlin & Bierma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자아존중감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수로 설

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을 높여줄 효과적인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대처이론과 스트레스 과정 모델

스트레스 대처 이론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Lazarus and Folkman(1984)에 의해

서 제시된 이론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

이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이현주, 강상경, 2009). 이 이론

에서 스트레스란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원의 상호작용 결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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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체계로부터의 부담이 과중할 때를 의미한다. 스트레스가 생겨서 체계 간의 항상성

이 깨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체계는 환경에 다시 적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응과

정에서 평가와 대처의 과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대처자원은 크게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이 있는데, 개인적 자원에는 건강과 같은 신체적 자원과 긍정적 

신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포함되고, 환경적 자원에는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 자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 개인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 노력을 유지시

키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인 자아존중감으로 밝혀졌다(이

현주, 강상경, 2009).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론이다(Pealin, Mullan, Semple & Skaff, 1990). 이 

모델은 개인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내․외적 특성까지 포함하여 대처자원의 매

개․조절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한광현, 강상경, 2019),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 분석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스트레스과정 모델의 주요 요인은 스트레스요

인, 중재요인, 결과요인,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배경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적응결과에 스트레스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할 수 있다(Go-en, Kim & Soondool, Chung, 2016).

이 모델에서 스트레스요인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극심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환경적 스트레스를 포함하며,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의미한

다(Pearlin, 1989). 중재요인은 스트레스요인과 결과요인 사이에서 대처 자원의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자원,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자원이 있다(Pearlin 

& Schooler, 1978; Pearlin, 1989; Pearlin & Bierman, 2013). 결과요인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 등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은 스트레스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

며, 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포함된다(한광현, 강상경, 2019).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요인인 청소년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

트레스가 삶의 만족의 결과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중재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설

정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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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과의 관계  

1) 청소년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관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만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통해 얼마

나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지와 같은 긍정적 정서 경험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불

안, 슬픔, 우울을 느끼는지와 같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신승배, 

2018). 그러므로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 경험을 늘리고 부정적 정

서 경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

인으로 보고되었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정윤화 외, 2018). 관계적 요인으로는 

부모, 교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등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선, 배성우, 2012; 정윤화 외, 2018). 

반면, 공부압력, 성공압력, 학대경험, 학교폭력, 일상적 스트레스(김혜원, 조성연, 김

민, 2010; 박병금, 노필순, 2016; 유영아 외, 2018)는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

고 일상일탈 뿐만 아니라(이상훈, 2017),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박종일 외, 2010).  

스트레스란 개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스트레

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체적 질환이나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이 

나타나 삶의 만족을 매우 저하시킨다(장수한, 2014).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높

이기 위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삶

의 만족을 높여주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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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변인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형성 정도, 사회적 지지가 속하며, 개인 내적 변인에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개인의 

역량에 대한 지각, 통제 소재 등이 속한다. 물론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

는 변인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적응 및 긍정

적으로 대처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정명숙, 2015)를 보

면, 개인 내적 변인이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개인내적 변인 중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가치 있는 존

재로 바라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

되었다(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Cohen and Edwards(1989)도 자아존중감을 개인적 자원의 하나로 보았는데, 개인

적 자원은 잠재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특정사건이 스트레스로 평가되는 과정, 스트레스 요인으로 평가된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하는 과정,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는 문제행동 등의 발

생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 예컨대,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위험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Juth, Smyth & 

Santuzzi, 2008),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

다. 아동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현춘 외, 2015; Hamarat, et al. 2001; 

Simons et al., 2002)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Rosenberg, 

1979),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삶의 안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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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건강에 긍정적이다(Yang, Tian, Huebner & Zhu, 2019). 

김지혜(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요인으로 자아

존중감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된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부모관계나 

자아탄력성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정윤화 외, 2018). 자아존중

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어진 일에 자신감을 갖

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이다(석말숙, 구용근, 2015). 또한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의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김소영, 윤기봉, 

2016)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반

면,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아져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적응이나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개인

내적 자원의 하나로(Cohen & Edwards, 1989), 어떤 개인이 위험이나 스트레스 상황

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Juth, Smyth & Santuzzi, 2008),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선택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대인관계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으로 학

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내적자원으로의 자아존중감

이 높은 청소년은 통제력이 강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부정적 

정서를 덜 느끼게 되고 삶에 만족하면서 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높다. 

김평화와 윤혜미(2020)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주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

다. 박현춘 외(2015)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북한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에는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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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김혜영, 이영해, 2018),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신성철, 

최성열, 2019),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 또래애착(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8)에 미치

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콜센

터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김현정, 2019)와 초등교사의 직무스

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백정은, 2017)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연구

한 결과는 있으나, 콜센터 상담사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초등교사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

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자아존중감

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한광현, 강상경, 2019)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전신현, 2019),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최인재, 2014)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

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4.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스트레스 과정모델에서는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을 통계적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한

다(Pearlin, 1990; 한광현, 강상경, 2019:239 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종교, 경제 상태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보

다 남자청소년이(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김소영, 윤기봉, 2016), 연령이 높은 청

소년보다 연령이 낮은 청소년이(배경남, 2014; 이명자, 2017), 종교가 있는 청소년보

다 종교가 없는 청소년(신승배, 2018)의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

정의 경제 상태는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삶의 만족이 높게 보고되었

다(오영수, 이재영, 2014; 신승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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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자아존중감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자아존중감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과 경기도 소재의 8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 년 

학생 375명이며, 자료 수집 전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설명 후 연구 참

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응답에 대한 

누락이 많은 5부을 제외하고 37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163명(44.1%), 여학생 207명(55.9%)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97명80.3%), 

2학년 73명(19.7%)이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 또는 조절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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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청소년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총 16문항으로 부모 스트레

스,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개인의 처지 스트레스 등 6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본 연구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도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연구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을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

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의 총체적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긍정

적인 문항이 5개, 부정적인 문항이 5개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 3, 5, 8, 9, 10번을 역채점하여 총점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범위에 분포

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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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삶

의 만족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한, 차경호(1998)가 한국판

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만

약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겠다’ 등 5개의 문항으

로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나 청소년

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을 측정한 연구(김남정, 임영식, 2012; 정문경, 오은주, 2016; 

고영남, 2017)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식 척도로 대상자는 

자신의 삶의 만족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에 표시한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방법

응답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

족,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Baron and Kenny(1986)의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다

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끝으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최종모형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163명(44.1%), 여학생 

207명(55.9%)이고, 학년은 1학년이 297명(80.3%), 2학년 73명(19.7%)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이 229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63명(17.0%), 불교 42명(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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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28명(7.5%), 기타 8명(2.2%) 순이었으며, 경제 상태는 중 304명(82.2%), 상 43명

(11.6%), 하 23명(6.2%)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 빈도수
백분율

(%)
변인 빈도수

백분율
(%)

성별
남성 163 44.1

학년
1학년 297 80.3

여성 207 55.9 2학년 73 19.7

종교

천주교 28 7.6

경제

상태

상 43 11.6

개신교 63 17.0

중 304 82.2불교 42 11.3

기타 8 2.2

하 23 6.2
종교없음 229 61.9

계 370 100 계 370 100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와 변인들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평균 2.19점으로 중간 

값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3.57점, 삶의 만족은 3.23점으로 중간 

값인 3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기준치에 적합하여 정규성 가정을 확보하였고,  삶의 만족과 

관련된 상관계수의 값은 일상적 스트레스(r = -374, p<.001)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

고, 자아존중감(r = .562, p<.001)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의 만족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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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일상적 스트레스 .1 2.19 .654 .211 -.278

자아존중감 -.529** 1 3.57 .588 297 -.467

삶의만족 -.374** .562** 1 3.23 .721 -.110 .185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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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살펴본 회귀분석 시 분산팽창지수

(VIF)와 공차한계(Tolerance)는 1.5이하, 0.6이상으로 나와 모든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

성선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4단계 분석 중 1단계를 살펴보면, 모형적합도 F값은 13.570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청소

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적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10, p<.001). 두 번째 2단계를 살펴보면, 모형 적합도 F값은 

28.84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74, p<.001). 

마지막으로 3단계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F값이 31.426(p<.001)

으로,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B = .624, p<.001). 다음으로 4단계에 해당하는 회수계수는, 매개변수인 자아존

중감을 추가할 경우 추가하기 이전보다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B = -.115, p<.05). 그러나 자아존중감 여부는 일상적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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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 

단계별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어

떤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변수명

1단계 2단계 3, 4단계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 ↓ ↓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B S.E  B S.E.  B S.E. 

(상수) 4.501 .268 4.699 .201 1.571 .375

성  별 -.040 .085 -.027 .017 .064 .014 -.050 .075 -.035

학  년 -.131 .106 -.072 .037 .080 .025 -.154 .094 -.085

종  교 .122 .072 .082 .025 .054 .020 .107 .064 .072

경제상태 -.082 .075 -.054 -.052 .056 -.042 -.050 .066 -.033

일상적 

스트레스
-.410*** .054 -.371 -.474*** .041 -.527 -.115* .056 -.104

자  아

존중감
.624*** .062 .508

  15.7 28.4 34.2

F 13.570*** 28.848*** 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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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여 결과를 아래의 표 4에 제시하였다. 살펴보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의 간접효과에 대한 검정 통계치(-2.012, p<.05)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 변수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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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간접효과 검증

변수명 독립→매개 매개→종속 Sobel test

독립 매개 종속 B S.E. B S.E.
Test

Statistics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
-.115 .056 .624 .06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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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을 투입하기 전인 모형2의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34.2%로 

나타났고, 모형 적합도도 유의하였다(F = 31.425, p<.001). 이어서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형 3을 살펴보면, 설명력()은 .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27.708, p<.001), 

모형 2와 모형 3 사이의 설명력은 .007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897, p<.05). 최종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

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B = -.162, p<.05). 

삶의 만족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제시

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스트레스의 크기에 관계없이 삶

의 만족 수준이 낮은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 수

준이 높을 뿐 아니라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삶의 만족이 더욱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춰주면 삶의 만족 점수가 높아지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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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삶의 만족

B S.E.  B S.E.  B S.E. 

(상수) 4.501 .268 1.571 .375 1.694 .379

성별 -.040 .085 -.027 -.050 .075 -.035 .029 .075 -.020

학년 -.131 .106 -.072 -.154 .094 -.085 -.171 .094 -.094

종교 .122 .072 .082 .107 .064 .072 .104 .063 .070

경제상태 -.082 .075 -.054 -.050 .066 -.033 -.058 .066 -.038

일상적 

스트레스
-.410*** .054 -.371

-.115*
.056 -.104 -.125* .056 -.113

자아

존중감
.624*** .062 .508

.596**

*
.063 .486

상호

작용항
-.162* .082 -.087

 .157(.146) .342(.331) .349(.336)

 .185 .007

 13.570*** 31.425*** 27.708***

  101.896***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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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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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과도한 경쟁과 성공 위주의 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

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입하며 불행한 성인

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이 일

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에 매개 또는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트레스와 대처,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스트레스 대처 이론(Lazarus & Folkman, 1984)과 스트레스 과정모델(pearlin 

& Bierman, 2013)에 근거하여 충청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8개교, 37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삶

의 만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유영아 외, 2018; 신

승배, 2018)와 일치한다. 

둘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의 일상

적 스트레스 상황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위험

요인의 영향을 완충하는 대처기제로서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설명한 이론(Pearlin & 

Bierman, 201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스트레

스가 높을 때뿐 아니라 낮을 때에도 삶의 만족 점수가 낮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삶의 만족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에 따른 삶의 만족 점수의 차이는 청소년들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받는 스

트레스를 낮춰주는 것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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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휘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에게는 그런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감소가 가져다주는 삶의 만족 증진 효과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청소년들이 자신

의 삶에 만족하면서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몇몇 선행연구들(최인재, 2014; 한광현, 강상경, 2019)도 자

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본 연구와는 상호작용 패턴이 

다른 조절효과를 보고하였고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도 차이가 있다. 최인재(2014)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수준의 

상승이 훨씬 더 완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광현, 강상경(2019)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적어

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두 연구 모두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같은 위험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

단보다 삶의 만족이 훨씬 더 높지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삶의 만족이 원래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삶의 만족이 

낮아짐으로써 두 집단 간 삶의 만족 점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

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을 더 

크게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트레

스가 감소하면 삶의 만족이 높아지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수

준과는 관계없이 또는 스트레스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삶의 만족이 변함없이 낮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과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겪으

면서 가족 및 친구 관계 등에서 여러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청소년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슬기롭게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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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개별 또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야기치료 상담이나 다른 친구들도 본인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개방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

는 집단상담, 그리고 예술 활동이나 운동을 통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

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

으로 바라보고 즐겁게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거나, 균형 잡힌 식사와 감사하는 마음으

로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주위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경

쟁위주의 학교문화를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키워갈 수 있는 풍토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이 낮아지지 않도록 개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고 동시에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

년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에 기반한 개입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만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별도로 평가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입이 다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

여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입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취미, 특기)을 수행하

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유

능한 존재임을 믿을 수 있는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중재요인

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와 자아존중감

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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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법을 제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

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이론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이론적 기반

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이론이 좀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이론이나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인 내적인 요인만이 아닌 환경적인 

요인들과의 관계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충청과 경기도에 위치

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에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엔 한

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인 자료만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

되었으므로 차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종단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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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daily stress on their life 
satisfaction: Testing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Kang, Seok-im*․Lee, Yun-jeong*․Chung, Myu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adolescents’ self-esteem 

exercis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daily stress. For this purpose,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students at eight high schools located in Chungcheong-do and 

Gyeonggi-do Provinces,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ese 370 students then 

underwent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at the adolescents 

suffer from stress in their everyday lives, the lower their life satisfaction was. 

Second, self-esteem was found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ing variable, 

buffering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 adolescents’ daily stress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ird, self-esteem proved itself to have a substantial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daily stres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stress reduction practices,  undertaken 

with the intention of increasing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would arguably be 

significant only for those with high self-esteem to begin with. Based upon these 

results, a variety of programs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effectively enhance 

adolescents’ self-esteem and their life satisfac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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