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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도움추구행동의 경로모형

손 태 주

제주 학교 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도움추구행동의 경로모형을 탐색

해보고자 한 것이다.이를 통하여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변인들 간에는 어떠한 상

계를 보이는지,도움추구행동은 어떠한 경로모형으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청소년의 애착, 문 도움추구태도,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청소년의 애착,도움추구의도,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청소년의 애착,지각된 사회 지지,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도움추구행동의 경로모형탐색을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이는 회

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성된 애착이 학교생활 응에 직 향은 물론 문 도움추구태도,

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매개로 간 향까지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서울특별시,경기·인천 역시,충청남도,제주도에 소재하고 있

는 일반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다.표집방법은 지역별,성별,학년별 균등비율에

따라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sampling)으로 하 다.설문지는 체 1,281명에게 배

포하 고,이 1,236명의 표본을 얻었다.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애착 검사, 문

도움추구태도 검사,도움추구의도 검사,지각된 사회 지지 검사,학교생활 응 검사이다.수집

된 자료는 PASW 18.0에 의해 기 통계를,설정된 연구모형의 합성 여부와 경로모형탐색은

AMOS8.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에서 문 도움추구태도의 계를 살펴본 결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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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이를 애착차원별로 나

어 살펴보면,불안애착과 문 도움추구태도 간,학교생활 응과 문 도움추구태도

간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문 도움추구태도는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회피애착이 문 도움추구태도에

는 유의미한 상 이 없었고, 문 도움추구태도는 회피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청소년의 애착,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서 도움추구의도의 계를 살펴본 결

과,회피애착․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이를 애착차원별

로 나 어 살펴보면,불안애착과 도움추구의도 간,학교생활 응과 도움추구의도 간은 유

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도움추구의도는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회피애착이 도움추구의도에는 유의미한 상 이 없었

고,도움추구의도는 회피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 계를 살펴본 결

과,회피애착․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으며,학교생활 응

과 지각된 사회 지지 간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하지만 회피애착․불안애착과

지각된 사회 지지 간에는 유의미한 상 이 없었고,지각된 사회 지지는 회피애착․불

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한 결론은 청소년의 회피애착․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다. 한 불안애착은 문 도움추구태도와 도움추구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고,이 매개변인들은 다시 학교생활 응에 부분매개경로로 간 인 향을 주기도

한다.따라서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보일 때 단순히 학

생들의 부 응 행동 자체로만 서는 안 될 것이다.이는 곧 학생들의 애착특성이 우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응을 도와주기 한 상담․교육

개입을 할 때는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와 같은 매개변인과 함께 통합 으로

근한다면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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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청소년들이 부분의 시간을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낸다는 지 의 실을

감안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발달과 안녕에 요한 사회 생활공간이다.학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규범에 순응하고 응하면서 그들의 성취동기와 자신감 있는 행

동을 강화 받으면서 건강한 인 계가 형성되도록 도움 받는다(Hiester,2009).

따라서 학생들의 성공 인 학교생활 응은 그들이 성취해야 할 요한 개인 발

달과업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려움과 불만을 호소하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최근 청소년들은 학업 단의 주된 원인을

 학교 혹은 ‘학교생활 부 응’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류방란,최윤선,신희경,이

규재,2007;황성혜,2010;Crosnoe,2006;Wei& Chen,2010). 한 학교 장에

서는 학교폭력,집단 따돌림,교실붕괴,청소년 비행,학력 하 등으로 많은 문제

들이 드러나고 있다(오세 ,2008).이러한 에서 학교교육과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면,학생들의 학교생활 부 응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학생들이 보다 효율 으로 학교생활 응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해서

학교생활 응에 향을 주는 정 혹은 부정 변인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생활 응 연구는 주로 학생들의 학업수행이나 진보 그리고 성취

에 을 두었지만 그 외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도 수

행되었다.즉,가정 변인 에는 애착,가족 부모 련이,개인 변인 에

는 심리 응,학습 련이,사회 변인 에는 교사 래 계, 문 도움

추구 련 등이 그 이다(손태주,박태수,김성 ,2011).특히 2003년부터 학교생

활 부 응 련연구는 학생들의 학교부 응을 방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류방란 등,2007;정 희,박병 ,조덕주,2010).그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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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변인인 애착에 련된 것이다(이혜경,김 주,2007;Hiester,2009).

애착은 한 개인이 어떠한 문화권에서 성장하거나 생활하는 지에 상 없이

응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 기제이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상에게 느끼는

강렬한 정서 유 이다(Bowlby,1982/1958).애착은 개인의 능동 이고 정

인 응을 도와 건강한 발달을 진하여 생애 발달에서 정서 안정과 인

계의 기 가 된다(Laghietal.,2009;Mallinckrodt& Wei,2005;Weietal.,

2005).이런 맥락에서 청소년기 애착의 질은 성인기까지 향을 수 있다는 것

이나 실제 연구에서 불안애착의 학생들이 흡연,음주,인터넷 독 등의 문제행

동을 더 보인다는 ( 한신경정신의학회,2011)에 주목해야 한다.따라서 애착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요한 측변인 하나라는 것이다(홍성훈,김희수,

2005;Wei& Chen,2010).

Brennan등(1998)은 애착을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친 해지는 것에 해 불편

해하는 것과 련된 회피애착차원과 개인이 타인에 의해 거부 혹은 버려지는 것

에 해 두려워하는 것과 련된 불안애착차원으로 나 었다.개인의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그 개인의 우울과 불안을 측하게 하고 반 부 응과 련해서

도 향을 미친다(Weietal.,2005).이처럼 애착은 기 양육과정을 통해 형성

된 내 작동 모델이라는 자신과 타인에 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애에 걸쳐 반 인 행동을 이끄는 정서 계의 구조체계로 작용한다

(Bretherton,1985).

한편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도와주는 언변인

으로 사회․심리 변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성선진,2010;이동훈 등,2010;조

은정,2008).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교우와의 계를 통해 그들의 심

리 부 응과 문제행동에 향을 받는다는 (유옥 ,2009;정옥분 등,2009;

하 주 등,2008;Wei& Chen,2010)에 주목한 것으로,학생들이 학교생활 응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해서 그들의 부 응 행동을 재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변

인들에 심을 둔 것이라 보인다.

실제 연구에서 심리 안녕감과 같은 심리 변인은 학생들이 스트 스 상황

을 정 으로 처하게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응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다

(문은식,2003;성선진,2010;지수경,2001).한편 최근 ․고등학생들 5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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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문 도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

다(한신경정신의학회,2007). 한 손태주 등(2011)은 최근 청소년 애착과 련해

방 차원의 변인으로 문 도움추구태도와 같은 사회․심리 변인에 심을

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고 했다.그런데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

에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지 못한 경우도 있다.이럴

때 학생들은 주변 지지자원인 교사,부모, 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응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한 제 3변인들의 매

개 작용으로 도움추구행동과 련된 변인을 가정해볼 수 있다.여기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환경 특성이 고려된 개인내 특

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Richmanetal.,2004).그러므로 본 연

구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 고통 상황에서 응행동에 정 으로 작용할 것으

로 측되는 도움추구행동과 련된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하 다.

도움추구행동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개인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타인에게 조언,지지, 조를 얻기 한 의사

소통행동이다(Soetal.,2005).도움추구와 련된 연구는 Fisher와 Turner(1970)

가 개인의 과거 상담경험 유무에 따라 문 도움추구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이후 Vogel과 Wester(2003)는 태도가 행동을 측

한다는 에서 문 도움추구태도는 도움추구행동을 측한다고 했는데,Ajzen

과 Fhishbein(1980)은 도움추구의도가 오히려 더 실제 개인의 구체 인 도움추구

행동을 측한다고 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상 으로 부족해서

그들의 지각된 사회 지지가 낮다면 어려운 문제 상황일지라도 도움을 받지 못

할 수 있다(손태주 등,2011).그리고 지각된 사회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실제 인 도움추구에

향을 미쳤다(성선진,2010;이동훈 등,2010).특히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

는 이 지지자원들과의 경험에 따라 지지자원들에 한 믿음이 서로 다른 양상

을 보이면서 그들의 학업소진과 실제 도움추구행동을 옮기는데 정 혹은 부

정 향을 미쳤다(손태주 등,2011;이자 ,2010).

그리고 동시에 청소년들이 문가에게 도움추구 하는 것을 정 으로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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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들의 학업성 ,학교소속감, 인 계,우울,불안,비행 등에 완충작용역할

을 하게 되어 반 인 사회 응을 잘했다.그리고 학생들은 그들의 학교 교

실상황에서 정신건강과 정서 안정교육을 받았을 때 정 으로 문 도움추

구태도를 갖게 되어 그들의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받았다(김분,2010;신 숙,

구본용,2001;Sharpetal.,2006;Wei& Chen,2010).이러한 이유들로 본 연구

에서는 도움추구행동 련변인으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설정하 다.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문 도움추구태도의 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는 회피애착은 문 도움추구태도에 부 인 향을 미치고,불안애

착은 도움추구태도에 정 으로 향을 미쳐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부정 혹

은 정 향을 주었다(손태주 등,2007;유선,2003;Vogal& Wei,2005).실

제 학업과 련해서 회피애착의 학생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교사

에게 도움추구태도를 부정 으로 지각하며 도움추구 자체를 피해버렸다(Holmes,

2005;Shafferetal.,2006;Vogal& Wei,2005).이로 인해 회피애착이 높은 학

생들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거 과 상실과 같은 애착 련 부정 정서사건을

낮게 지각하게 되어 작업동맹을 형성하지 못해 그들의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응을 유도하는데 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김지민,2009;정자림,2005).반면,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받기 해서 오히려 과장된 행동을 보이

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로 타인이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 그들 자신의 부정 정서를 끊임없이 반추하는 경향을 보 다(김정은,

2007;Mallinckrodt& Wei,2005).이러한 불안애착 학생들의 역기능 인 행동은

학교환경에서 교사,교우와의 계를 원만하지 않게 하여 그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심리 불편감을 더욱 가 시키면서 학교생활 응을 힘들게 유도했다(임수진,

2007;손태주 등,2011;Vogal& Wei,2005;Wei& Chen,2010).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도움추구의도의 계를 살펴본 연구

에서는,회피애착은 도움추구의도와 학교생활에 부 으로 향을 미치고,학교에

서의 사회 계부분에서만 애착이 활성화되지 못해, 정 인 인 계를 하지

못하고 정서 인 여를 꺼려해서 원만한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보 다(김정

은,2007;유 란,2005;이명선,2004; 순 ,2010;Bureau & Mos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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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ungetal.,2005;Mallinckrodt& Wei,2005;Vogal& Wei,2005).이에 비

해,불안애착의 사람들은 도움추구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쳐 타인과의 심과

정 인 계를 정서 심으로 처하면서 그들의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받았

다(김은화,2011;신지욱,2006;유 란,2005;임수진,2007;Mallinckrodt& Wei,

2005).반면 불안애착의 사람들이 불안이나 스트 스 상황이 높을 때는 그들은

도움추구의도를 낮게 지각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려는 모습을

보 다(Hazen& Shaver,1987;Holmes,2005).이런 경향은 불안애착의 학생들

이 자기개방을 감소시켜서 이로 인해 그들은 타인과의 경계혼란(투사,편향)

이나 반응 혹은 억제 문제해결방식으로 처할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부

응했다(임수진,2007;한연희,2009;Allen,2010;Lopes& Brennan,2000;Wei&

Chen,2010).

청소년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의 계를 살펴본 연

구에서는,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지각된 사회 지지와 부 상 을

보 다.낮게 형성된 지각된 사회 지지는 학생들의 심리 불편감을 가 시켜

신경질 으로 되게 해서 그들의 건강한 응을 방해했다(김소라,2004;김정은,

2007;박지선,2008;박 ,2010;Hinderlie& Kenny,2002;Mallinckrodt&

Wei,2005;Sarasonetal.,1994).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교사의 지지와 래의 지

지가 그들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데,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의 학생들

은 그들이 스트 스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심과 도움을 하게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학교생활 응을 힘들어했다(신효미,2007;이동훈 등,2010;

순 ,2010;최선휘,2010;Mallinckrodt& Wei,2005).

이에 반해 안정애착의 학생들은 회피애착 혹은 불안애착의 학생들보다 상

으로 더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에 정 이었

다. 정 으로 형성된 타인에 한 지각은 안정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의 자기개

방을 진시켜 이들이 역동 인 학교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교우 계를 원만하

게 도와주었다.이로 인해 안정애착의 학생들은 교사나 학업 조언자들에게 자

신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면서 극 으로 학교생활 응을 잘했다(박 ,

2010;손태주 등,2011;Allen,2010;Bureau& Moss,2010;Cheungetal.,2005;

Erinetal.,2007;Hiester,2009;Laghi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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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청소년들이 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보다는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지지자원들에 한 지각이나 도움추구행동을 정 으로 해석한다.이로 인해서

안정애착의 학생들은 역동 인 학교환경 속에서도 우울․불안 등의 문제행동은

낮고 교사․ 래 계는 정 이어서 건강한 학교생활 응을 한다는 것(손태주

등,2011)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생활 응에서 고등학생들이 학생에 비해 상 으로 부모의

향력이나 주변지지자원에 한 근 성 추구는 감소했다.그러나 우울․불안과 같

은 심리 부 응,학업과 련된 역기능 상황 등은 증가했다(김재철 등,

2010).학생들은 학업스트 스로 인한 표출과정에서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정신

건강문제를 발생시킨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에서 학생들은 암

묵 으로 학교생활에 응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류방

란 등,2007;정 희 등,2010;Crosnoe,2006).

실제 고등학생 약 반정도의 학생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임규 ,임웅,2011;정 희 등,2010).입시 주의 교육 실에서 사회와 부모로

부터 쏟아지는 기 와 압력은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그 나

름 로 청소년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된다(김양분 등,2009;문경숙,2008).이런

실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은 비단 학생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다.이는 곧

그 학생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도 요한 문제이다.결국 학생들이 행복하고 주체

인 개인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이 건강한 학교생활 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박아청,2008;박태수,고기홍,2007;천성문,설창덕,2003).

한 청소년들의 행동변화에 한 조 능력은 학생에 비해 상 으로 고

등학생들이 더 우수하다.이런 에서 ․고등학생을 동시에 연구 상으로 하는

것은 연구 상을 확 한다는 은 있으나 일 성 없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박정녀 등,2005;정 희 등,2010;한유진 등,2009).그리고 고등학생을 상으

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문승태,2003;박아청,2008;배종훈,2001).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을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들은 회피애착과 불

안애착은 문 도움추구태도와 도움추구의도,그리고 지각된 사회 지지에

정 혹은 부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그리고 이러한 문 도움추구태도

와 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는 다시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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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과 련

된 변인들의 계를 단순 상 으로 보거나 변량분석 혹은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들 간의 향력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교사․ 래애착,지각된 사회 지지,심리 불편감,자아효능감,자아존

감 등과 같은 개인․심리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연구되어졌다.도움추구

행동과 련해서는 문 도움추구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살펴본 유선(2003)의 연

구만 있을 뿐이다.뿐 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 응을 하는데 있어서 기

양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애착이 어려운 문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내면

에서 어떻게 작용되어 도움추구행동을 이끄는 정서 기능을 하는지에 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움추구행동과 련된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도움

추구행동 련변인인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가

어떠한 상 계를 보이는지,그리고 어떠한 경로모형으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를 실증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이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을 도와주고 이들이 성공 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상담개입의 략개발 혹은 교육 로그램 개발은 물론 학교상담의 활성화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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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청소년의 애착, 문 도움추구태도,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

가?

1-1.청소년의 애착, 문 도움추구태도,학교생활 응은 어떠한 상 계를

보이는가?

1-2.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문 도움추구태도가 매개

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청소년의 애착,도움추구의도,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가?

2-1.청소년의 애착,도움추구의도,학교생활 응은 어떠한 상 계를 보이는

가?

2-1.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도움추구의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청소년의 애착,지각된 사회 지지,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

가?

3-1.청소년의 애착,지각된 사회 지지,학교생활 응은 어떠한 상 계를

보이는가?

3-2.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가 매개효

과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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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거론되는 주요 용어인 청소년의 애착,학교생활 응,도움추구

행동(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의 애착

청소년의 애착은 생애 기에 양육자와의 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Bowlby(1969)가 제안한 내 작동 모델(internalworkingmodel)에 의해 학생 개

인이 갖고 있는 자기에 한 혹은 환경에 한 상호 역동 유 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애착은 Brennan등(199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

보았다.여기에는 개인이 타인에게 반응하는 것에 한 자신의 지각과 타인과 가

까워지는 것에 한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회피애착차원,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

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한 지각정도와 타인의 거 에 해서 불안해

하는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불안애착차원을 포함한다.

2)학교생활 응

학교생활 응은 청소년이 학교환경에 순응,변화,조작하는 과정에서 친사회

계인 교사․교우와의 계는 물론 학교생활에 한 동기와 자신감을 포함한

학생의 내재 이고 외 인 응행동을 말한다.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응은 유

옥 (2009)의 학교생활 응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여기에는 학생이 평소

교사와 화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지 등과 련된 교사와의 계,친구와의

사귀기․따돌림을 당한 경험 등과 련된 교우와의 계,그리고 학생이 주어진

과업들에 한 학교에서의 동기와 그 과업들에 해 할 수 있다는 학교생활에서

의 자신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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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움추구행동

도움추구행동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당면한 문제에 해서 자연

스럽게 주변지지 자원에게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개인의 도움추구행동

은 Vogel과 Wester(2003)는 문 도움추구태도가 행동을 측한다고 했으나

Ajzen과 Fhishbein(1980)은 실제 개인의 구체 인 도움추구행동은 도움추구의도

가 오히려 더 측력이 있다고 하 다. 한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의 정

도는 그들의 학업소진과 도움추구행동에 향을 미쳤다(손태주 등,2011;이자 ,

2010).이런 에서 본 연구의 도움추구행동 련변인들은 문 도움추구태도,

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포함한다.

(1) 문 도움추구태도

문 도움추구태도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 심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상담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정신과 치료 등 조력 문기 을 통해 도움을 받

는 행동에 한 태도를 말한다.본 연구에서 문 도움추구태도는 Fisher와

Turner(1970)의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여기에는 개인이 문 지지 자원

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필요성과 자신의 문제노출에 한 개방성, 문가에

한 신뢰정도와 상담을 받았을 때 타인의 반응에 한 내인성을 포함하고 있다.

(2)도움추구의도

도움추구의도는 개인이 어떤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해결을 해서 도

움과 련된 구체 인 행동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이다.본 연구에서 도움추구의도

는 Vogel과 Wester(2003)가 Cash등(1975)의 상담의도목록(Intentionstoseek

CounselingIventory)을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여기에는 개

인이 겪고 있는 심리․ 인 문제와 학업에 한 걱정거리 등과 련된 내용들

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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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각된 사회 지지

지각된 사회 지지는 자신의 문제 상황에서 지지자원의 개입에 해 개인

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 혹은 부정 인 믿음과 기 를 의미한다.본 연

구에서의 지각된 사회 지지는 Vaux(1985)가 개발한 사회 지지망에 한 척도

(NetworkOrientationScale)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여기에는 학생들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정보는 유용할 것이라는 지각과

실제 이 지지자원과의 정 ․부정 경험이 어떠한지와 련된 타인에 한

신뢰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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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이 장에서는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도움추구행동에 한

선행연구들을 개 하고,학생들의 학교생활 응과 련되는 변인으로 밝 진 애

착,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애착 이론

1)애착이론의 발달

애착이론은 Bowlby(2009/1982/1969,1980,1973)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어

서,Ainsworth(1973)와 Sroufe(1988)등의 학자들에 의해 실증 연구를 거쳐 재조

명되었다.Bowlby(1958)는 애착을 생애 기 아와 주 양육자 간의 계를 설

명하기 해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간에 형성하는 강한 정서 유

계라고 했다.애착은 개인 내면의 심리가 아닌 계에 한 구성개념에 틀을

둔다(Marron,2000).그래서 애착은 어머니가 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으

로서 형성되는 단순하고 일방 인 의존성의 개념이 아니라 아와 어머니 간에

형성되는 상호역동 인 계이다(Allen,2010;Deniz,2011;Holmes,2005).

아동은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을 때 일 성 있게 반응해

주면 도움이나 지지,보호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신뢰감이 발달되어 안정애착이 형성된다(Holmes,2005;Stenger,2008).안정

애착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든 최 의 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정옥분 등,2009;Allen,2010;Holmes,2005;Mallinckrodt

& Wei,2005).이와는 달리 아동이 일 성 없는 부모의 반응 혹은 무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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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자신의 안 감에 손상을 느끼게 되어 아동의 사회 능력을 방해받게 되면

불안애착을 형성한다(Laghietal.,2009;Mallinckrodt& Wei,2005;Stenger,

2008).

Bowlby(2009/1982)에 따르면 유아는 어머니와의 근 성을 유지하고자 유아

자신이 어머니에게 직 다가가거나 매달리면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최근에

는 애착의 목표가 단순한 근 성 유지 보다는 반 인 안정감(feltsecurity)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신지욱,2006).애착은 고통 혹은 스트 스나 불

안 등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내면에서 민감하고 매우 목표 지향 으로 행동을

유도한다(Allen,2010).특히 유아의 애착행동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다

양한 략( :울기,매달리기,미소 짓기,기어가기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표

가 이루어질 때까지 략들을 수정하면서 끊임없이 지속한다(정옥분 등,2009).

애착이론의 핵심은 Bowlby(1969)가 개발하고 Peterfreund(1983)가 임상장면에

서 용한 내 작동 모델(internalworking model)이다.내 작동 모델은

Bowlby(1973,1980)가 Craik(1943)의 연구에서 응행동이 조직화되는 것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란 에서 향을 받은 개념이다(Laghietal.,

2009).이러한 내 작동 모델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 매 순간마다 환경과의 교류

를 통해 축 된 자신과 세상에 한 경험을 의식 ․무의식 인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한다.그래서 이것은 Piaget(1954)의 표상(representation)과 유사한 개념으

로,개인의 자기에 한 혹은 환경에 한 역동성에 을 둔 인지 각본이다

(정옥분 등,2009;Marron,2000).여기서 작동(working)은 역동 ․기능성의 의

미를 함축하고 있다.모델(model)은 한 시 에 고정되어 형성된 것이 아닌 계속

해서 복잡한 형태로 발달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정옥분 등,2009).이처럼 내

작동 모델은 실지각과 불일치하는 과거의 그 무엇에 하여 새로운 실지각

으로 인지하기 해서 기존의 작동 모델을 계속 수정하면서 생애 발달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된다(Laghietal.,2009;Stenger,2008).따라서 내 작동

모델은 개인이 사건을 지각하고 미래를 측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Delis

etal.,2008).

내 작동 모델(internalworkingmodel)의 특성은  나는 가치 있고 사랑받

을 만한 사람인가? 와  다른 사람들은 믿을 만한가? 라는 두 가지 물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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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답으로 이루어진다(임수진,2007;Holmes,2005).Bowlby(2009/1982)에 의하면

내 작동 모델은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그 기 가 형성된다.

아동은 양육자가 아동의 편안하고 안 한 독립 인 탐색의 욕구를 얼마만큼 일

성 있고 하게 반응해 주냐에 따라 정 인 자신 혹은 타인에 한 모델

을 형성한다.만약 양육자가 아동의 욕구에 일 성 없고 하게 반응해주지 못

한다면,아동은 자신을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받아들여 부정 인 자신에

한 모델과 타인에 한 모델을 갖게 된다(정옥분 등,2008).이처럼 내 작동 모

델은 한번 조직되면 변화에 항하는 자기 속 인 특징을 갖게 되므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지속 으로 유지된다(Laghietal.,2009).

애착의 분류는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3범주모델(three-category

model)과 4범주모델(four-categorymodel)그리고 차원모델(dimensionmodel)이

있다.먼 ,3범주모델 분류는 Ainsworth등(1978)의 아기 애착의 3범주와 마

찬가지로 Hazen과 Shaver(1987)가 성인애착의 과정을 이성에 한 낭만 인 사

랑으로 규정하여 구분했다.이 모델에는 안정형,회피형,불안-양가형이 있다.안

정형(secure)은 타인과 비교 쉽게 사귈 수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의존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하지만 회피형(avoidant)은 타인을 완 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어려워하며,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함

을 느끼며 타인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할까 오히려 더 걱정한다.불안-양가형

(anxious/ambivalent)은 타인과 지나칠 만큼 가까워지려고 애쓰거나,자신이 원하

는 만큼 타인들이 자신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걱정하면서 타인에

게 자신을 보살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정옥분 등,2009;Holmes,2005;

Stenger,2008).

둘째로,4범주모델로 분류한 것은 Barthlomew와 Horowitz(1991)가 불안애착

과 회피애착의 조합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안정형(자기 정-타인 정),거부형

(자기 정-타인부정),몰입형(자기부정-타인 정),그리고 공포형(자기부정-타인

부정)이다.이 4범주 모델은 Bowlby의 내 작동 모델이 더욱 정교화된 것이다

(정옥분 등,2009).실제 두 모델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4범주모델(Barthlomew &

Horowitz,1991)이 3범주모델(Hazan& Shaver,1987)보다 불안애착을 좀 더 구

체 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다소 앞선 지지를 받고 있다(장휘숙,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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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회피차원

(높 )회피차원

(낮 )불안차원 (높 )불안차원

안정형(secure) 집착형(preoccupied)

거부형(dismising) 두려움형(fearful)

그림 1. 애착  차원모형

출처: R. Chris Fraley(2010). A brief of Adult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www.psych.unuc.edu/~rcfraley/attachment.htm

세로축과 가로축은 차원모델의 2가지 차원,즉 회피(avoidance)와 불안(anxiety)이고,회피애착차원과 불안애

착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안정형(secure),거부형(dismissing),두려움(fearful),집착형(preoccupied)

마지막으로 차원모델로 분류하는 것은 3범주나 4범주모델과는 다르게 애착을

회피애착차원과 불안애착차원의 두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최근 련연구들

이 증가하고 있다(정옥분 등,2009).이러한 경향은 실제 Levy와 Davis(1988)는

애착은 유형들로 구분하는 범주 개념이 아니라고 한 것(정옥분 등,2009)이나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모델이 후속연구에서 애착유형 간 특징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일 되지 않아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된 향도 있다

(Collins& Read,1990;Feeney& Noller,1990).이에 더해 Brennan등(1998)은

기존의 60여 가지 애착척도에서 총 323문항을 메타분석 하여 애착을 두 차원의

개념으로 분류하 다.이는 회피애착차원과 불안애착차원이다(그림 1.참고).

여기서 회피애착차원은 타인들이 그 개인에게 지지와 편안함을 제공해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믿음(타인표상)이며,불안애착차원은 본인의 가치평가에 근

거하여 타인과의 계에서 개인 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수 (자기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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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sky,2002).Brennan등(1998)은 회피애착차원과 불안애착차원의 높고 낮음

에 따라 이 두 차원을 서로 조합하여 안정형,집착형,거부형,두려움형으로 분류

하 다.여기서 안정형은 낮은 회피애착과 낮은 불안애착을,거부형은 높은 회피

애착과 낮은 불안애착을,집착형은 낮은 회피애착과 높은 불안애착을,그리고 두

려움형은 높은 회피애착과 높은 불안애착을 의미한다.

2)청소년 애착과 학교생활 응

Bowlby(2009/1969)는 유아의 애착뿐 아니라 청소년의 애착에 해서도 강조

하면서,애착은 청소년이 어떤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지에 계없이 응

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 기제라 했다.

기 양육과정에서 형성된 애착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

이 경험하게 되는 인지․사회 경험들에서 일종의 내 작동 모델로 작용하여

개인의 건강한 발달과 능동 이고 정 인 응을 돕는다(Bowlby,1988).이러

한 내 작동 모델은 개인이 경험하는 계와 사회 경험 그리고 자기를 이해

하는데 있어 무의식 해석 필터로 작용한다(Bowlby,2009/1969).그리고 이것은

인 계에서 친 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애착의 질에도 향을 미친다(Laghiet

al,2009;Holmes,2005).이처럼 청소년기의 애착의 질은 이후의 사회 계에

도 향을 미치면서 일생동안 지속된다는 에서 요하다(이시은,2003;Laghi

etal.,2009;Scroufeetal.,2005).

애착연구는 개인의 생애동안 주 양육자가 아닌 타인과의 계에서도 형성

될 수 있는 정서 유 로 인식되면서 주목되었다(장휘숙,2004;Holmes,2005).

학생들이 기 경험에서 불안애착을 형성했어도 이후 학교에서 교사 등과의

정 계를 통해 안정애착으로 재수정될 수 있다는 에 심을 둔 것이다(정

옥분 등,2009;Marron,2000).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율성을 추구

하게 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게 된다.하지만 청소년기에 있

어서 애착의 심 기능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부정 심리

상황에서 정서 으로 안정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다(김수진,2009;Bel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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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그래서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 스 상황에서는 여 히 부모를 애착인물

로 활용하려고 하므로 성인들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라해도 부모의

향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Holmes,2005;Laghietal.,2009;Laible,2004).

그리고 동시에 청소년기는 래와의 애착이나 이성과의 력 계를 통해서도

재애착(re-attachment)을 보인다(지수경,2001;Holmes,2005).이러한 새로운

계를 통해 학생들이 주변 지지자원들로부터 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수용 받는

정 인 인간 계 경험을 할 때,학생들은 이러한 정 경험을 기반으로 학교

부 응과 교내집단 따돌림 등의 감소에 효과를 보았다(조수진,2009;Wei&

Chen,2010).이처럼 청소년기에는 기 부모와의 안정애착 경험을 바탕으로 다

른 상과의 계에서도 정 이고 주도 인 역할을 하게 된다(정옥분 등,

2009;Laghietal.,2009;Mallinckrodt& Wei,2005).이것은 학생들이 부모를

안 기 로 생각하고 그로인해 얻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형성된 향이다(이진숙,

2002;Belsky,2002).

이처럼 안정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이 보다 더 낯선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가지

고 자율성과 높은 응력으로 조화롭고 조 으로 행동한다(Holmes,2005;

Mallinckrodt& Wei,2005;Stenger,2008).이에 비해 회피애착의 학생들은 타인

을 부정 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 계를 거부 혹은 서툴러서 비행친구에게 쉽

게 휩쓸리지는 않지만 한번 시작하면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켰다(Mallinckrodt

& Chen,2004;Stenger,2008).한편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행동에

해 직 인 향을 받았다. 한 그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억제

혹은 반응 인 처로 인해 상 방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오히려 더 감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데 향을 받았다(한연희, 2009;

Mallinckrodt& Wei,2005;Stenger,2008).

그러므로 청소년의 안정된 애착은 타인과의 계에서 정 이고 주도 인

상호 역동 유 계의 기 로 작용하여 그들이 부정 심리상태에 놓여 있을

지라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요 타인들에 한 믿음을 형성시켜 주어 그들

의 능동 이고 정 인 학교생활 응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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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생활 응

1)학교생활 응의 개념

학교는 학생이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춰 환경에 응하고 무한한 잠재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 받아,건강한 사회인으로 응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체계 으로 길러주는 기 이다.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부분의 시간은 학교환

경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환경에 한 그들의 응은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생활 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한 감정이나 자신감 그리고 동기

가 정 이어서 인 계가 원만하고 그들의 행동특성도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학교와 사회 발 에 큰 도움을 주었다(구혜숙,1995).

특히 민 순(1990)은 학교생활과정에서 학생들이 인 계나 학교의 규칙을

잘 수하고 자신감을 갖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면서 학생이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를 학교생활 응이라고 보았다.학생들이 그 지 못한 경우는

학교생활부 응이라고 하 다.

문은식(2001)은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 응을 학업 응행동과 사회

응행동 그리고 정의 응행동으로 나 어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합

리 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려는 행동이라고 하 다.이런 에서 학

교생활 응은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교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 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처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성장을 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성선진,2010).이런 의미로 Spencer(1999)는 학교생

활 응을 학생의 특성과 다차원 인 학습 환경의 요구에 학생이 교육 합성

을 최 화하는데 필요한 학교순응 혹은 응의 정도로 정의했다. 한 곽수란

(2006)역시 학생이 학교환경의 요구에 자신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학교환경에

서의 개인과 사회 인 계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극 으로 처하는 과정을 학교생활 응이라고 했다.

Hiester등(2009)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성공 인 응은 그들의 학업

인 성취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 과제에 해 책임감을 개발해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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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그리고 Wei와 Chen(2010)은 학교생활 응이란,청소년들이 그들 부모와의

계보다도 학교에서의 교사 그리고 교우와의 계가 그들의 발달에 더 향을

미친다는 에서 요하다고 하 다.특히 래의 지지는 학생들의 교실 응에

더욱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담임교사와의 계에서도 정 인 효과를 보 다.

청소년의 래 계는 교실에서 학생의 동기와 연 된다.이는 학습동료에게

수용되지 못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시기에 도탈락 험이 있다는 것(문은식,

2001)에서도 알 수 있다.학생들이 래와의 계에서의 인기 정도는 그들의 성

공 인 학업 수행과도 정 으로 상 을 보여,학생들이 교우와의 계에서 거부

되었을 때는 그들의 학업 인 어려움에도 향을 받았다(Wentzel,1999).그 이

유는 청소년은 성인으로부터 분리-개별화를 겪으면서 교사가 제시하는 교실 규

칙에 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우와의 계를 통해서 그들의 학교에서의 동기에

향을 받는다는 에서도 찾을 수 있다.이처럼 학생들은 교우와의 원만한 계

를 통해 그들의 심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완충작용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학

교생활 응에 도움을 받았다(Cetinetal.,2010).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응을 해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 교사와의 도움과 지

지를 받게 된다.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학

교생활 응을 잘했다(김지은,2006;이동훈 등,2010).특히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교사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

에게는 그들의 학교생활 응에 정 인 지지자원이 된다.그러므로 학생과 교사

와의 원만한 계는 학생의 학업 과제와 정 인 학교생활 응 태도를 돕는

다(문은식,2001; 순 ,2010).

이와 같이 학교생활 응의 개념은 매우 포 이면서도 하나의 역으로 인

식되기는 하지만 학교생활 응과 련된 구체 인 하 요인들은 세부 으로 살

펴보기도 한다.우리나라에서의 학교생활 응 연구는 학교생활 응을 학업성 과

같은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 으나(조은정,2008), 차 하 역별로 세분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문은식(2001)은 학교생활 응을 학업 응,사회

응,정의 응으로,유안진 등(2004)은 교사 응,교우 응,규칙 응으로,김지

은(2006)과 김희수(2005)는 교사와의 계,교우와의 계,학교수업,학교규칙

수 등으로,하 주 등(2008)은 학업 응,사회 응,학교환경 일반 응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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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최근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응을 학업 응은 물론 심리 변인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성선진 2010;이동훈 등,2010;조은정,2008).

그러므로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학업과 련된 측면에서부터 차 학생들

의 학교생활에 한 이해의 폭을 확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정의 ,심리․사회

요인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학교생활 응 변인들은 학생들의 학

업 응요인과 친구․교사와의 계를 포함하는 사회 응요인 그리고 정신

건강과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심리 응요인 등 다양하다.이는 학생

들이 학업 인 응도 요하지만 학생 개인이 다양한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 응을 이고 그들의 사회 ,심리 으로 만족스러운 학교생활 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 응은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순응,변화,조작

하는 과정에서 친사회 계인 교사 그리고 교우와의 계는 물론 학교생활에

한 동기와 자신감을 포함한 학생의 내재 이고 외 인 응행동을 말한다.

2)애착과 학교생활 응 간의 매개변인

학생에게 성공 인 학교생활 응은 요한 개인 발달과업 하나이다.학교

환경에 학생이 잘 응하게 되면 학교에 한 태도와 동기는 정 이 된다.이

로 인해 학생은 교사와 래와의 계를 포함한 인 계가 원만해서 학생의 바

람직하고 건강한 성장을 진시켜주며,학교와 사회에 도움을 주게 된다(김양분

등,2010;류방란 등,2007;박태수,고기홍,2008;Wei& Chen,2010).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로서 다양한 신체

변화와 장래에 한 불안 그리고 학업성취 부담 등과 같은 여러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류방란 등,2009;Crosnoe,2006).그 결과 실과의 괴리에서 갈

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내재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외부로 표출되기도 한다(정

희 등,2010).그 원인 하나로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의 통 인 가족 심구조

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각양각색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이런 변

화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 고 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녀

수는 감소하 다.이런 상은 부모들의 자녀에 한 기 치가 높아지면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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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들에 한 높은 교육열을 발생시켰다(임규 ,임웅,2011).더욱이 학생들

은 학교생활에서의 교사와 친구와의 계는 물론 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을 맞추기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었다.이 게 복잡한 사회구조의 실 속에서 부모와 친구간의 안정된 애착 경험

은 학생이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응에 도움을 다(박아청,2008;박태수,2010;손태주 등,2011;Allen,2010).

애착은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인 계의 요한 기 가 된다.이런 애착은

학생이 어려운 문제 상황에 처해있어도 험행동의 유발을 낮추어 주고 응에

향을 주므로 학교생활 응의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한다(문은식,2003;이혜경,

김 주,2007;황성혜,2010;Weietal.,2005).특히 학교생활에서의 부 응과

련된 연구는 2003년 이후론 문제해결보다는 방 차원에 을 두고 진행되

었다(손태주 등,2011). 방 차원의 연구는 청소년의 부 응에 향을 주는

험요인들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는데 을 두게 되었고,이런 향으로 정

언인자인 보호요인에 주목하 다(조은정,2008;Masten& Reed,2002).이처럼

애착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측하는 보호요인 하나이다(이혜경,김 주,

2007;홍성훈,김희수,2005;Wei& Chen,2010).

부모와 교사는 학생이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지지자원이다.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 으로 형성한 학생들은 학령기 교사와 래애착의 질에도

향을 미쳐 그들의 학업과 교우 계를 원만하게 유도하여 학교생활 응을 잘했

다(김분,2010;김양분 등,2009;손태주 등,2011;Hiester,2009).그러므로 안정

된 애착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

(김경미,2010;김분,2010;심수정,2003).

부모의 일 되고 심어린 행동으로 형성된 청소년의 안정된 애착은 청소년

이 자기와 타인에 한 정 기 심리를 형성하게 해 다.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고 사회 능력과 주 환경에 한 응을 잘한다.실제 안정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업 조언자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해 개

방 이고 극 으로 도움추구를 하면서 그들의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잘 받았

다(손태주 등,2011;Allen,2010). 한 이들은 심리 도 상황에서 교우와의

우정을 완충작용으로 활용했다(Cetinetal.,2010).그래서 안정된 애착은 학교생



- 22 -

활에서의 친 감과 불안감을 조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서 환경 응과 사회 응에 정 인 향을 주었다(김경미,2010;지수경,

2001).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우울과 불안 등이 감소되고 교사 계,

교우 계,수업태도,학교규칙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 반 인 부분에 응을 잘

했다( 화연,2006;왕혜옥,2003;유선,2003).

이에 비해 회피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은 타인의 도움에 해서 부정 으로 지

각하고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려한다.이런 행동으로 인해 이들은 실제 학업

과 련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 다

(Holmes,2005).이러한 행동은 회피애착의 학생들이 인 계에 있어서 거리두

기 처방식을 사용하고 타인이 자신의 문제에 정서 으로 여하는 것을 불편

해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을 한 자기개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김정은,2007;이

명선,2004;Mallinckrodt& Wei,2005).이로 인해 회피애착의 학생들은 학교

장에서 공부스트 스 상황에서 애착과 련된 부분에서만 탈활성화가 이루어져

그들의 원만한 사회 계를 방해받아 학교생활 응을 어려워했다(김은화,2011).

한 불안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으로 과장된 행동을 할 수 있다.이러한 역기능 행동은 이들이 주변 지지

자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도움상황을 제 로 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역동 인 학교환경에서 교사,교우와의 계가 원만하지 않았

다(Wei& Chen,2010).이런 경향은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인 계문제에서 정

서 심 처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인 계 유능성에 직 으로 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의 유형에 상 없이 애착이 과활성화 되기 때문이다(김은화,

2011;이명선,2004;임수진,2007).이로 인해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부정 인 사고와 정서를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인 계에 문제를 일으

키고 그들의 학교생활에서도 불안과 우울이 가 되어 교사,교우와의 계는 물

론 학교생활 응을 힘들어했다(김정은,2001;Shafferetal.,2006).

그러므로 실제 연구들은 학생들의 심리 부 응과 문제행동에 향을 주는

변인들에 심을 두고 그들의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성선진,2010;유옥 ,2009;이동훈 등,2010;정옥분 등,2009;조은정,

2008;하 주 등,2008;Wei& Chen,2010).특히,심리 안녕감과 같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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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은 학생들이 스트 스 상황을 정 으로 처하게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응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다(문은식,2003;성선진,2010;지수경,2001).

실제 학생들이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 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지 못한 경우도 있다.학생들은 주변 지지자원의 여부에 따라 그들의

문제해결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학생들은 부모,교사 그리고 래의 지지

를 통해 그들의 안정된 응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주

변 지지자원인 교사,부모, 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 최근 ․고등학생들 52%는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문 도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 한신경정신의학회,2007)혹은 손태주 등

(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애착과 련해 문 도움추구태도 등과 련된 사

회․심리 변인은 최근 연구의 심사하는 라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즉

학생들의 안정애착은 역동 이고 복잡한 학교환경 속에서도 자신감 있고 흥겨운

탐색을 진시킬 뿐 아니라,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원만한

인 계를 통해 학교생활 응을 도와 다(Allen,2010;Bureau& Moss,2010;

Cheungetal.,2005).이러한 근에서,학생들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 3변인들의 매개 작용으로 도

움추구행동과 련된 변인을 가정해볼 수 있다.

특히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교사․ 래애착,지각된 사회 지지,심리 불편감,자아효능감,자아존

감 등과 같은 개인․심리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연구되어졌다.도움추구행동

과 련해서는 문 도움추구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살펴본 유선(2003)의 연구만

있을 뿐이다. 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응을 하는데 있어서 기 양육과정을 통

해 형성된 애착이 어려운 문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되어 도움추구행동을 이끄는 정서 기능을 하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이런 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변인으로 도움추구행동과 련된 변인들을 설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모형으로 매개효과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통한 본 연구의 결

과는 교육 지도나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기 자료가 되어 학생들이 보다 효

율 으로 학교생활 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4 -

3.도움추구행동 련변인들

1)도움추구행동

도움추구행동(helpseekingbehavior)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보이

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어떤 문제 상황에서 심리 고통을 받을 때 타인으로부

터 조언․지지․ 조를 얻기 한 의사소통 행동이다(Soetal.,2005).그러나 개

인이 어떤 문제 혹은 구에게 도움추구를 하는지는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움추구행동의 과정을 Gross와 McMullen(1982)은 먼 문제를 지각하는 단

계,그 다음으로 도움추구를 결정하는 단계,마지막으로 실제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로 나 었다.실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도움추구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떠한 특성을 보이는 지를 악하기 해 개인이 어떤 문제를 지각하고 나서 그

들의 도움추구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심리 변인에 심을 두었다.Fisher와

Tuner(1970)는 사람들이 과거 상담을 경험한 것에 따라 실제 그들의 상담에

한 태도에 을 두고 연구한 결과,과거 상담경험을 한 사람일수록,여성일수

록 상담에 해 정 이었다고 보고했다.이는 문화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데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에 해 비개방 이고 낙인에 한 두

려움으로 인해 도움추구행동이 낮았다(김주미,유성경,2002;신 숙,구본용,

2001;유성경,2005;이민지,손은정,2007).

이러한 향으로 개인이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과 련된 연구들은 심리 변

인에 을 두고 수행되고 있다.사람들은 심리 불편감이 증가하면 도움추구

행동이 증가하 고,자기은폐 성향이 강할수록 도움추구행동은 감소하 다.개인

이 문제해결을 한 처방식에서도 정서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수록 문

제해결 심으로 처하는 사람들보다 상 으로 더 도움추구행동이 증가하

다(김주미,유성경,2002;신연희,2005;유 란,2006;Komiya& Sherrod,2000).

그리고 개인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변화에 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각할수록,수

직 인 집단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도움추구행동이 증가하 다(권순미,1996;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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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2002).

특히 낙인은 Vogel등(2007)의 연구와 이민지,손은정(2007),그리고 유성경,

이동 (2000)의 연구를 통해 서구 문화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담과 같은 도

움추구행동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낙인에 한 두려움은 개인이 심리 고

통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주변 지지자원에 한 정 혹은 부정 지각에 따라

실제 도움추구행동을 다르게 보 다.이로 인해 개인이 자기를 개방하는 것 보다

는 자기은폐 등의 회피요인이 문 도움추구행동을 더 잘 측하 다(신 희,

2005).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도움추구행동과 련된 변인들은 부분 상담과 같은

문 인 도움추구를 측하기 하여 이들 련 변인을 종속변수 혹은 매개변

인으로 사용하 다.특히 Vogel과 Wester(2003)는 개인의 상담에 한 태도는

그들의 도움추구행동을 측할 수 있다고 했다.이러한 에서 많은 연구에서

Fisher와 Tuner(1970)의 문 도움추구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의 도움추구행동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인은 실제 상담을 받는데 있어서 정 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Ajzen과

Fishbein(1980)이 실제 개인의 구체 인 행동결정은 태도보다는 오히려 더 도움

추구의도가 여된다고 한 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이 같은 근에서 보

면,사람들이 도움추구행동을 결정하기까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즉

재 개인의 반응은 90%가 과거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고 단지 10%만이 재에

서 비롯된 것이라는 (Allen,2010)에서도 알 수 있듯이,개인은 도움과 련된

그들의 과거 정 혹은 부정 인 경험들을 통해 실제 도움추구행동을 결정하

게 되는 것이다. 한 청소년들이 도움추구를 하는 데 을 두고 보면,부모․

교사․ 래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에 요한 변인으로 향을 미친

다(성선진,2010;이동훈 등,2010;하 주 등,2008).이는 청소년들이 지지자원들

에 한 믿음과 신뢰가 어떠한 지에 따라 실제 도움추구행동에 한 결정은 달

라질 수 있음이 측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의 도움추구행동 련변인들은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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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애착, 문 도움추구태도,학교생활 응 간의 계

태도는 한 개인의 가치 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감정으로,다른 사람이나

집단 는 사회 논쟁에 해 정 혹은 부정 으로 사고하고 느끼는 행동성

향이다(박지선,2008).이런 태도는 인간의 행동을 측하도록 하며 도움추구의

가능성을 비교 높게 측하는 변인이다(임규 ,임웅,2011;Soetal.,2005).

청소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태

도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은 아니어도 개인의 행동을 측한다는

에서,학생들이 도움추구를 결정하기 해서는 문 도움추구태도가 련된

다(손태주 등,2011;Omizoetal.,2008).

문 도움추구태도란,학생들이 심리 인 고통을 겪을 때 상담이나 심리치

료,정신과 치료 등 조력 문기 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행동에 한 태

도를 의미한다(김주미,2002;Omizoetal.,2008;Soetal.,2005).Fischer와

Tuner(1970)는 실제 상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문

도움추구태도가 더 높다고 보고했다.이처럼 한 개인은 도움을 받기 에 자신의

문제가 도움추구과정 에 해결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박지

선,2008;장진이,2001;Soetal.,2005).이는 심리 문가에 한 도움추구태도

를 정 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상담가의 문성․존 ․공감․진실성 등에

해서도 더 신뢰한다는 것(Omizoetal.,2008)에서도 알 수 있다.이 같은 에

서,학생이 상담에 해 어떤 태도와 기 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좀 더 체

계 인 상담을 해 한 상담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해 다.그리고 학생이

문제 상황에 정 으로 처할 수 있게 해주어서 조기종결을 막아주고 응에

도움이 된다(박지선,2008;지승희,2001;Soetal.,2005).

애착과 문 도움추구태도 련연구를 보면,회피애착이 높은 학생들은 정

서 경험을 불편해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 하는 것을 거부하 고 이

로 인해 부정 인 문 도움추구태도를 보 다(나세원,2010).이에 비해 불안

애착의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에 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지하려는 경향으로 오히려 과장된 행동을 했다.회피애착

과 불안애착 학생들의 이러한 역기능 인 행동은 역동 인 학교환경에 교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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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의 계가 원만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도 자기개방을 두려워해서

학교에 한 애착이 낮았다(Wei& Chen,2010).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회피애착

의 학생들은 거 과 상실에 한 애착 련 부정 정서사건을 낮게 지각하고 상

담자와의 작업동맹을 잘 이루지 못했다(김지민,2009;정자림,2005;정희선,

2011).그리고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외면하는

등의 행동으로 과장된 정서 개입을 하 다.이로 인해 이들은 끊임없는 부정

사고를 하면서 불안을 가 시켜 그들의 사회 응을 어렵게 했다(박선주,

2010;박지선,2008;한 희,2009).

그리고 문 도움추구태도와 학교생활 응 련 연구를 더 살펴보면,신효

미(2007)는 아동이 스트 스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추구할수록 학교생활 응이

높았고,오 성(2008)은 학교생활 스트 스 상황에서,한은자(2008)는 학생이 어

려운 상황일 때 교사에 한 도움추구태도가 정 일수록 학교생활 응이 높았

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학생들의 안정된 애착은 학교생활 응에서 교사 계,교

우 계,수업태도,학교규칙 등 반 인 부분에서 정 인 향을 미친다.그리

고 문 도움추구태도는 애착유형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학생들의 학교생

활 응을 강력하게 측하는 보호요인으로(손태주 등,2011),애착과 학교 응 간

의 계를 매개하여 학교 응에서 우울과 비행에 향을 미친다(유선,2003)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애착,도움추구의도,학교생활 응 간의 계

행동에 한 의도는 개인이 그 행동에 한 태도와 기 를 갖는 것으로

(Ajzen& Fishbein,1980),도움추구의도는 개인에게 당한 기회가 오면 자신의

문제해결을 해서 특정의 행동을 실행하겠다는 결의이다.한 개인이 어떤 문제

에 직면하 을 때 도움을 추구하기 에 자신의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지각

하는지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개인이 문제의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

록,타인에 해 정 일수록 문 인 도움추구를 더 많이 요청했다(임수진,

2007;Vogal& Wei,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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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러 연구에서는 도움추구행동을 측하기 해 문 도움추구태도를

측변수로 사용했다(유선,2003;Fisher& Tuner,1970;Kelly& Achter,1995).

이 때 문 도움추구태도만으로 실제 도움추구행동을 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문 인 상담을 받는 것에 해 부정 태도를 가

졌어도 실제 문제 상황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어떤 이는 문 인 상

담에 해 정 임에도 실제 어려움에 처하면 상담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Soetal.,2005).이런 에서,도움추구의도는 실제 개인의 어떤 문제 상

황에서 가장 구체 으로 도움추구행동을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인이다(Ajzen

& Fhishbein,1980).

애착과 도움추구 의도 간의 연구를 보면,불안애착은 도움추구와 정 으로

향을 미쳤고,회피애착은 자신의 심리 어려움을 부인하고 도움추구를 하지 않

았다(임수진,2007;Vogal& Wei,2005).회피애착의 학생들은 자기노출에 부정

이었고,불안애착이 무 높은 학생들도 자기은폐성향이 강해서 실제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도움추구의도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임수진,2007).이로

인해 불안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도 하게 도움추구를 못하거

나,도움이 제공된다 해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용하지 못해 오히려 감정 으로

처한다(Hazan& Shaver,1987;Holmes,2005).그 이유는 불안애착의 사람들은

설령 타인에 한 지각이 정 이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을 유도하고 도

움을 받기 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과장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Lopez&

Brennan,2000).

한편 회피애착의 사람들은 타인에 한 지각이 부정 이어서,타인의 도움을

피하며 거리두기 처방식을 사용했다.이로 인해 학교 장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해도 하게 처하지 못하고 특히 교사에게 학업 인 도움을 청하는

것도 못했다.하지만 회피애착의 학생들 어떤 이는 도움추구과정을 통해 정말

자신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서면 도움추구의도가 증가했다(임수진,

2007;Shafferetal.,2006;Vogal& Wei,2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회피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지각이 부정 이어도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추구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했을 때는 도움

추구의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불안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지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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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고 도움추구의도가 높아도 지나친 기 나 집착으로 인해 오히려 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즉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이 실제 문제 상황

에서 어떻게 도움추구의도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그들이 학교환경에

서 교사를 포함한 타인의 도움에 한 반응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애착,지각된 사회 지지,학교생활 응 간의 계

지각된 사회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이나 조언은 물론 환경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 다(Bruetal.,1998).

지각된 사회 지지는 타인에 한 수용 감각이 제되어야 하며,개인의 성격

형성과 응에 많은 향을 다(Kara& Jeffrey,2006).학생들에게 지각된 사

회 지지는 그들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며,한 개인이

자신의 문제 상황에서 주변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추구와 련된 변

인 하나이다(박 ,2010;성선진,2010;이동훈 등,2010;하 주 등,2008).

특히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는 이 지지자원들과의 경험에 따라 지지자

원들에 한 믿음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그들의 학업소진과 실제 도움추

구행동을 옮기는데 정 혹은 부정 향을 미쳤다(손태주 등,2011;이자 ,

2010).

그래서 개인은 자신을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지할

때 타인을 온화하고 수용 인 지지자원으로 본다.이런 경향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환경에서 교사와 친구들과의 따뜻하고 다정한 분 기 자체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가 정 으로 형성되었다.이 게 정 으로 형성된 지각된 사회 지지

는 학생들이 교사와의 사회 기술이나 자기효능감을 높여서 학생들의 약물남용

이나 우울의 정도를 감소시켰다.이로 인해 그들은 학교생활이 원만해지면서 건

강하게 잘 응했다(하 주 등,2008;Demaray & Malecki,2002;Kara &

Jeffrey,2006;LaRussoetal.,2008;Michelle& Christine,2002).그래서 학생들

이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주변 지지자원으로부터 사회 지지를 받지 못한다

고 지각하는 것 자체는 그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그러므로 학생들이 사회

지지 자원에 한 믿음이 부정 으로 형성되었을 때는 그 지 않은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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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 상 으로 더 자기은폐성향이 높아서 그들이 어려운 문제 상황일지라도

주변 요 타인들에게 도움을 추구하는 것을 기피했다(김주미,2002;신 숙,구

본용,2001;유성경,이동 ,2000).

애착,지각된 사회 지지,학교생활 응 련 연구를 보면,회피애착과 불안애

착의 학생들은 지각된 사회 지지에 부 으로 향을 미쳤다(김정은,2007;박지

선,2008;Mallinckrodt& Wei,2005).그리고 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사회 지지를 부정 으로 지각하기 때문에,이로 인해 그들은 심리 불편감이

증가하면 신경질 으로 변하게 되고 학교에서의 동기와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능동 으로 응하지 못했다(김소라,2004;박 ,2010;임수

진,2007;Hinderlie& Kenny,2002).결국 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교

사 는 래와의 계를 포함한 사회 응이 원만하지 않아 학교생활만족도

도 낮고 응하는 데도 어려워했다(신효미,2007;오 성,2008;한은자,2008).이

러한 근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교사의 지지와 래의 지

지가 그들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의 학

생들은 그들이 다양한 스트 스 상황에서도 주변의 심과 도움을 하게 받

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효율 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신효미,2007; 순 ,2010;최선휘,2010;

Mallinckrodt& Wei,2005).

반면,학생들이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지각된 사회 지지가 정 일수록 원

만한 사회 계를 가졌으며,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힘들어 하는 문제와 맞닥뜨

렸을 때에도 요 타인들에게 극 으로 도움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효

율 으로 해결해 나갔다(Erinetal.,2007).이로 인해 학생들은 심리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그들 자신의 미래를 밝게 측할 뿐 아니라 학업 ․정서

응을 한 원활한 탐색을 통해 성공 인 학교생활을 했다(Allen,2010).

이상의 결과를 통해,학생들이 주변 지지자원들로부터 자신은 존 받고 있다

는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그들은 지각된 사회 지지가 정 이 될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동기와 자신감을 갖고 극 이고 능동 으로 자신의 미래를

한 탐색을 원활히 하면서 성공 으로 학교생활 응을 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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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서울특별시,경기·인천 역시,충청남도,제주도에 소

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다.표집방법은 지역별,성별,학

년별 균등비율에 따라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sampling)으로 하 다.

실제 분석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체 1,281명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를 제

외한 나머지 1,236명(남학생 581명;47%,여학생 655명;53%)의 자료만을 사용하

다.연구 상자의 지역별,성별,그리고 상담경험 유무의 빈도 백분율은 표

1과 같다.

표 1.연구 상의 일반 특성

　 　 학생 수(n) 비율(%)

성별

남학생  581  47.0

여학생  655  53.0

합계 1236 100.0

학년

1학년  626  50.6

2학년  610  49.4

합계 1236 100.0

지역

서울  325  26.3

경기․인천  316  25.6

충남  301  24.4

제주  294  23.8

합계 1236 100.0

상담유무

상담유  268  21.7

상담무  968  78.3

합계 1236 100.0

먼 ,성별은 여학생이 53.0%(655명)로 남학생 47.0%(581명)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학년으로는 1학년이 50.6%(626명),2학년 49.4%(610명)의 순

으로 나타났다.지역으로는 ‘서울’26.3%(325명)이 가장 많았으며,‘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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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16명),‘충남’24.4%(301명),‘제주’23.8%(2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상담

의 유무로는 ‘상담무’78.3%(968명),‘상담유’21.7%(26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문 도움추구태도․

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가 서로 어떠한 상 계를 보이는지,그리고

어떠한 경로모형으로 매개효과가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

을 실시하 다.

최 의 모형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각 변수들 간의 계를 가장

합하게 설명하는 모형으로 채택하 다.연구모형은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학

교생활 응에 직 인 향과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

회 지지를 매개로 간 인 향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하 다.경

쟁모형은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은 없이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매개로 간 인 향만 미

친다는 완 매개모형을 설정하 다.

매개변인을 통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련성만으로 인과모

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간에 매개변인을 투입시켜 연구하는 것이다.그러므

로 상이 발생한 시 ․이유 등에 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해 다.단,이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매개변인이 개입되는 연구모형은 이론 인 근거에 의

해 설정되어야 한다(김계수,2011).본 연구모형의 이론 ,경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이다.

회피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문 도움추구에 해 부 으로 향을 미쳐

자신의 심리 어려움을 오히려 부인했다(Shafferetal.,2006;Vogal& Wei,

2005).이로 인해 인 계에서 거리두기 처방식을 사용하고 타인지각도 부정

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자체를 피했다(Lopez& Brennan,2000;Holmes,

2005).이런 행동양식은 학교에서 학업과 련된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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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문 도움추구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해결이 정 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는 실제 도

움을 요청했다(Shafferetal.,2006;Vogal& Wei,2005).

불안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은 문 도움추구에 해 정 으로 향을 미쳤

다.그러나 불안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담자에게 더 집착하

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 다(박지선,2008;유 란,2006).이로 인해 이들은

실제 도움이 제공되어도 이를 제 로 받아들이지 못하 다.그리고 이들은 감정

인 처방식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

하거나 과장된 행동을 보 다(Lopez& Brennan,2000).이러한 역기능 행동은

개인이 실제 도움추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한 처를 못할 뿐 아니라 불

안이나 스트 스가 높을 때는 도움추구행동을 기피하게 했다(Hazan& Shaver,

1987;Holmes,2005).

안정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은 학업과 인 계도 정 이고 사회 능력과

주 환경에 한 응력도 높았을 뿐 아니라 심리 도 상황에서도 교우 계

를 완충작용으로 활용했다(문은식,2003;성선진,2010;Wei& Chen,2010).이로

인해 학생은 학교환경이 역동 이고 복잡한 계 속에서도 극 인 동기로

정 인 자아상을 가지고 교사․교우와의 계도 좋았다(Bureau& Mss2010;

Cetinetal.,2010).그리고 학생들은 주변 타인에 해 신뢰를 갖고 자신의 문제

에 한 개방과 극 표 을 통해 그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받았

다(Hinderlie& Kenny,2002). 다른 실제 연구들을 보면,신효미(2007)는 아동

이 스트 스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추구할수록 학교생활 응이 높았고,오 성

(2008)은 학교생활 스트 스 상황에서,한은자(2008)는 학생이 어려운 상황일 때

교사에 한 도움추구태도가 정 일수록 학교생활 응이 높았다.

그러므로 학생이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문 도움추구태도와 지각된 사회

지지가 정 일수록 도움추구의도가 높아져서 그들의 학업 ,정서 응은

물론 학교생활 응을 잘했다(Hinderlie& Kenny,2002).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모형은 애착(회피애착,불안애착)이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고,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

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 응에 간 인 향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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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 다.그림 2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다.

그림 2.연구 모형 (부분매개모형)

의 연구모형에 근거한 수학 경로모형은 다음과 같다.이 방정식은 회귀분

석이나 경로분석의 확장이다.

z1=p11+p12+r11q11+r12q21+r13q31+r11q12+r12q22+r13q32

y1=q11+q12

y2=q21+q22

y3=q31+q32

여기서 x1=회피애착, x2=불안애착, z1=학교생활 응, y1= 문

도움추구태도,y2=도움추구의도,y3=지각된 사회 지지,p와 q그리고 r=

통계 으로 측정될 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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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완 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경쟁모형이다.

그림 3.경쟁 모형(완 매개모형)

의 경쟁모형에 근거한 수학 경로모형은 다음과 같다.이 방정식은 회귀분

석이나 경로분석의 확장이다.

z1=r11q11+r12q21+r13q31+r11q12+r12q22+r13q32

y1=q11+q12

y2=q21+q22

y3=q31+q32

여기서 x1=회피애착, x2=불안애착, z1=학교생활 응, y1= 문

도움추구태도,y2=도움추구의도,y3=지각된 사회 지지,q와 r=통계 으로

측정될 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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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회피애착 18
1,3*,4,5*,7*,9*,11,16,18*,19,

27*,28*,29*,30*,32*,33*,34*,35
.84

불안애착 18
2,6,8*,10,12,13,14,15,17,20,

21,22,23*,24,25,26,31,36
.90

주.*부정 문항(14문항):3,5,7,8,9,18,23,27,28,29,30,32,33,34--역채

3.측정도구

1)애착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 검사는 Brennan등(1998)이 개발한 친 계 경험

검사(ExperiencesInCloseRelationships-Revised:ECR-R)이다.구성내용은 애

착을 타인표상과 련된 회피애착차원과 자기표상과 련된 불안애착차원으로

구분되며,각 차원 별로 18문항씩 총 36문항인 Likert7 척도이다.각 하 척

도의 수가 높을수록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본 연

구에서는 손태주 등(2011)이 한국 청소년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신뢰도(Cronbach's

 )는 .94,.91이었고,손태주 등(2011)의 연구에서는 .84,.92 다.본 연구에서 신

뢰도(Cronbach's )는 회피애착은 .84,불안애착은 .90이었다(부록 1).

표 2.애착 검사의 구성내용 신뢰도

 

2)도움추구행동 련 검사

(1) 문 도움추구태도 검사

문 도움추구태도 검사(AttitudesTowardSeekingProfessionalPsychological

HelpScale:ATSPPHS)는 Fisher와 Turner(1970)가 개발하 으며,손태주 등(20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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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을 상으로 일부 문항을 연구 상자 수 에 맞는 언어로 수정․보완한 것

을 사용하 다.ATSPPHS는 총 29문항으로 Likert4 척도이며,4개의 하 척도는

‘도움에 한 필요성 인식’,‘도움을 받는 것에 한 내인성’,‘인 계에서의 개방성’,

‘문가에 한 신뢰’이다.이 검사는 심리․상담 문가나 기 으로부터 문 인 도움

을 받는 것에 한 태도와 련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문항 체 수가 높을수록

문 도움추구태도가 더 정 인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ATSPPHS의 개별문항들

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았는데,29번 문항인 개방성 7번문항의 요인부하량이 .26으로

나와 제거하 고,그 외의 모든 문항 체 수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Fisher와 Turner(197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는 .86이었고,손태주 등

(2011)의 연구에서는 .72이었다.본 연구에서는 ‘도움에 한 필요성 인식’은 .59,‘도움

을 받는 것에 한 내인성’은 .66,‘인 계에서의 개방성’은 .62,‘문가에 한 신뢰’

는 .56이었고, 체 신뢰도는 .71이었다(부록 2).

(2)도움추구의도 검사

도움추구의도 검사는 Cash 등(1975)에 의해 개발된 상담 의도 목록

(IntentionstoSeek Counseling Iventory:ISCI)으로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6 척도이다.이것을 Vogel과 Wester(2003)가 Likert4 척도로 수정하

다.ISCI가 학생을 상으로 주로 사용한 척도이므로,본 연구에서는 고등학

생을 상으로 했을 때도 합한지를 확인하기 해 일부 문항인 경우는 고등학

생 수 의 언어로 번역하고 개별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았다.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0이상으로 나와 본 연구에서는 체 17문항 그 로 사용하기로 하 다.

ISCI의 하 척도는 심리 ․ 인 계문제,학업문제 등의 걱정거리,약물복용문

제 등으로 구성되어졌으며,응답자들이 재 겪고 있는 문제들의 요성과 련

하여 실제 도움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의도와 련된 것이다. 체 수가 높을

수록 도움추구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ogel과 Wester(2003)의 연구에서 ISCI의 신뢰도(Cronbach's )는 심리 ․

인 계는 .89,학업문제는 .70,약물복용은 .86, 체 신뢰도는 .88이었다.본 연

구에서는 심리 ․ 인 계는 .86,학업문제는 .74,약물복용은 .80이고, 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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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는 .89이었다(부록 3).

(3)지각된 사회 지지 검사

지각된 사회 지지 검사는 Vaux(1985)가 개발한 사회 지지망에 한 조망

NetworkOrientationScale(NOS)으로 임수진(2007)이 학생을 상으로 번역한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NOS를 본 연구자가 연구 상자에 맞는 수 의 언어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NOS는 정 인 문항 10개와 부정 문항

10개로 총 20문항인 Likert5 척도이며,하 요인은 권고․독립성(Advisabilit

y․Independence),과거경험(History),불신(Mistrust)이다. 권고․독립 은 도움

추구에 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움추구를 권할만한지 혹은 유용한지에

련된 문항들이다. 과거경험 은 실제 이 도움추구 경험이 정 혹은 부정

이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다.그리고 불신 은 타인에 한 신뢰감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다.NOS는 보통 정 인 문항을 역산하므로 총 자체가 부정

인 지각된 사회 지지를 의미한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인 문항을 역산

하 기 때문에 체 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 지지가 정 인 것을 의미

한다.본 연구에서는 ISCI의 개별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았는데,9번 문항

인 권고․독립 3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28로 나와 제거하 다.그 외의 모든 문

항 체 수를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 다.

Vaux(1985)의 연구에서 NOS의 신뢰도(Cronbach's )는 .74이었고,임수진

(2007)의 연구에서는 .86이었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권고/독

립성은 .64,과거경험은 .76,불신은 .71이었고, 체 신뢰도는 .71이었다(부록 4).

3)학교생활 응 검사

학교생활 응 검사는 Dolan과 Enos(1980)의 학교생활태도에 한 설문

(SchoolAttitudeMeasure)을 유옥 (2009)이 청소년을 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

한 ‘학교생활 응검사’를 사용하 다.이 검사지는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4 척도

로서,학교생활 동기,학교생활 자신감,교사와의 계,교우 계 4개의 하 척도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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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학교생활에 한 동기 15 1,3,4*,6*,8,10,12,15,17*,19*,21,22*,24,27*,30 .73

학교생활에 한 자신감 15 2,5,7*,9,11*,13*,14,16,18*,20,23*,25,26,28,29* .64

교사와의 계 10 31,32,33,34,35,36,37,38,39,40 .79

교우 계 16 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 .96

체 56 .84

주.*부정 문항(21문항):4,6,7,11,13,17,18,19,22,23,27,29,42,44,46,48,49,51,53,54,56--역채

있다.문항의 채 은 ' 정 문항'의 경우 '매우 그 다'는 4 ,' 체로 그 다'

는 3 ,'가끔 그 지 않다'는 2 ,' 그 지 않다'는 1 으로 하며,부정

문항의 채 은 역산하 다.

유옥 (2009)의 연구에서 체문항의 신뢰도(Cronbach's )는 .81이었는데,본 연구

에서는 .84 다(부록 5).

표 3.학교생활 응 검사의 구성내용 신뢰도

4.연구 차

본 조사는 2011년 5월부터 약 4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경기·인천 역시,충

청남도,제주도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생 1,2학년 1,281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 다.설문지 작성방법은 연구자가 사 에 담당교사와 직 만나

거나 화연락을 통해 본 연구의 목 검사 실시 지침을 설명하 고,설문지

작성의 감독은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수거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

혹은 우편을 통해 달 받았다.설문지 응답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 다.

설문지는 각 지역 해당학교에 총 1,281부를 배부하 으나,실제 연구 분석에

는 항목에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총 1,236명의 표본(sample)을

얻었다〔여학생;53.0%(655명),남학생;47.0%(5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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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W 18.0에 의해 연구 상자의 일

반 특성 등의 기술통계부분을,설정한 연구모형의 합성 여부와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탐색은 AMOS8.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의 평가는 χ²검증과 합도지수를 이용하여 연구모형 합성 검증

을 해 살펴본 것이다.χ²검증의 가설은 “모형은 변인 사이의 계를 완벽히

설명한다.”이다.이처럼 χ²검증은 가설의 내용이 무 엄격해서 χ²의 유의도가

.05이하보다 작을 경우 가설이 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김계수,2011,

우종필,2011).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많은 합도 지수들이 개발되었는

데, 본 연구에서는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를 사용하 다.일반 기

으로 CFI,NFI는 0.9이상이면 좋은 합도로 해석한다.RMSEA는 0.05이하 는

0.06이하이면 좋은 합도이고,0.8보다 작으면 괜찮은 합도로 보나 0.1이상이

면 바람직하지 않은 합도를 나타낸다(김계수,2011;우종필,2011).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경쟁모형과 비교하여 최 의 모형을 채택하

다.이를 해서는 단계 경로분석을 통한 단계 χ
2
검증으로 살펴보았다.

단계 χ2검증 차는 경로계수를 게 설정한 모델과 많게 설정한 모델 간 증

분 χ2값이 유의하면 경로계수를 많게 설정한 모델이 지지된다.그리고 증분 χ2값

이 유의하지 않으면 경로계수를 게 설정한 모델이 간명 모델로 지지된다.즉

경로계수를 게 설정한 모델과 많게 설정한 모델 간 χ2값이 유의하면(p<.05)당

연히 여러 부합치들이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로계수를 많게 설정한 모형이 지

지된다.그러나 χ2값이 유의하지 않으면(p>.05)경로계수를 게 설정한 모델이

간명 모델로 지지된다.주의할 은 χ2검증은 표본크기 다변량 정상 분포의

가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가 크고 측정변수가 많을 때는 표본과 재생 공

분산 행렬 간에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χ2값이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따라서 경로분석의 여러 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특히 표

합도 지수(NFI:normedfitindex)는 이론모형의 χ2값과 모든 측정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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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이라고 가정하는 독립모델의 χ
2
값을 비교한 것으로서,표본 크기나 자유도

에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요하다(강 순,2011).

그 다음으로 최종모형을 채택한 후에는 연구모형 내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 다.이 때 AMOS에서는 C.R.값을 보고 단하게 되는데

C.R.값은 값 ±1.96보다 클 때 유의미한 것으로 단되며,인과계수를 수용

할 수 있다.그리고 통상 으로는 양측검증 용을 기본 으로 하지만 연구문제

와 가설의 인과 계 설정 방향에 따라서 단측검증으로 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

다(김계수,2011;우종필,2011).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한 검증은 연구문제를

구성하는 변수 간 경로계수의 확인을 단측검증을 통해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움추구행동변인들의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미

성은 Sobel검증방법을 실시하 다.Sobel검증은 계수값 a와 b가 다변량 정규분

포를 보여야 하고 곱(a×b)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나타난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

다.Sobel검정의 식은 다음과 같다.

Sobel’Z-value＝a*b/SQRT(b2*sa2+a2*sb2)

여기서 a=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비표 화 경로계수,sa=a의 표 오

차,b=매개변인과 종속변인간의 비표 화 경로계수,sb=b의 표 편차를 나타

낸다(김계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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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는 변수 간의 계를 경로도형으로 실제 입력한 연구모형이다.

여기에서는 측정변인,오차,가설 경로를 그래픽으로 보여 다.

그림 4.연구모형의 입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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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별,상담경험 유무,지역별에 따른 학교생활 응의 평균과 표 편차

학생 수(n) 평균(표 편차) t(F)값

학교생활 응

성별
남학생 581 2.60(.31)

1.67
여학생 655 2.57(.28)

상담경험
유 268 2.57(.28)

-0.96
무 968 2.59(.30)

지역별

서울 325 2.46(.23)

101.17***
경기인천 316 2.69(.29)

충남 301 2.46(.22)

제주 294 2.74(.31)

*
p<.05

**
p<.01

***
p<.001

Ⅳ.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먼 ,수집한 표본의 특성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그 다음으로,청소년의 애착이 학교생활 응 계에서 도움

추구행동의 매개효과가 어떠한 경로모형을 통해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해 경로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 다.

1.기 통계

1)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상

학교생활 응에 한 기 자료로는 성별,상담경험 유․무,지역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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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측정변인 하 요인들의 평균,표 편차 간의 상 검증 결과 (N=1,236)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

2 -.07
**

-

3 -.11** .12** -

4 .03 .28
**

-.11
** -

5 -.08
**

.30
**

.34
**

.31
** -

6 -.19** .21** .42** .19** .34** -

7 -.05
*

.04 -.08
**

.09
**

-.04 .02
-

8 .04 .20
**

-.04 .14
**

.14
**

.00 16
**

-

9 -.05* .27** -.06* .31** .17** .09** .62** .41** -

10 -.05
*

-.02 .01 .02 .04 -.00 .01 .02 .02 -

11 .02 -.00 -.01 .02 .02 -.02 -.05 -.00 -.01 .18
**

-

12 -.05* -.03 .00 -.00 .02 .08** -.01 -.01 .01 .14** -.22** -

13 -.03 -.07
**

.03 -.03 .01 -.05
*

-.01 -.07
**

-.07
**

-.00 .02 -.03
-

14 -.07
**

-.03 .05
*

-.04 .03 -.03 -.02 -.00 -.08
**

.02 04 -.00 .57
**

-

15 -.16** -.06** -.24** .13** -.11* -.08** .18** .12** .11** .01 .06* -.02 -.01 -.05* -

16 -.22
**

.06
**

.02 .05
**

-.08
**

.04 .10
**

.02 .11
**

-.03 .01 .04 .03 -.04 .06
*

-

M 4.28 3.23 2.09 2.50 2.28 2.10 1.70 2.62 2.18 3.80 3.45 2.62 2.53 2.23 2.54 2.46

SD .96 .98 .58 .76 .82 .67 .91 .90 .78 1.02 .78 .77 .53 .52 .50 1.09

*
p<.05

**
p<.01 단,상 계수가 .30미만인 경우에는 유의미할지라도 실질 의미부여는 제한됨.

1:회피애착,2:불안애착,
3:신뢰,4:필요성,5:개방성,6:낙인,
7:약물복용,8:학업문제,9:심리/인 계,
10:권고/독립,11:과거경험,12:불신,
13:학교생활 동기,14:학교생활 자신감,15:교사와의 계,16:교우와의 계

검증 결과,학교생활 응에 한  지역별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F=101.17,p<.001).하지만  남학생 , 여학생  간(t=1.67,p>.05)과  상

담경험 유․무  간(t=-0.96,p>.05)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지역

별에서는  제주 가 학교생활 응 평균 수(2.74)가 가장 높았다.다음으로는  

경기․인천 (2.69)그리고  서울 (2.46)과  충남 (2.46)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서 먼 ,측정변수들 간 16개 하 요인들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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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측정변인들과 학교생활 응간의 상 계 검증결과(N=1,236)

변수 1 2 3 4 5 6

1 -

2 -.07
**

-

3 .02 .07
**

-

4 -.03 .24
**

.01 -

5 -.02 -.01 .00 .02 -

6 -.07
**

-.09
**

.13
**

.06
*

.06
*

-

M 4.28 3.23 2.34 2.20 3.12 2.59

SD .96 .98 .31 .61 .41 .29

*
p<.05

**
p<.01단,상 계수가 .30미만인 경우에는 유의미할지라도 실질 의미부여는 제한됨.

1:회피애착,2:불안애착,3: 문 도움추구태도,4:도움추구의도,5:지각된사회 지지,6:학교생활 응

그 다음으로 본 연구 측정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애착과 학교생활 응 간에서는 회피애

착과 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과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이 나타났다(ϒ=-.07,p<.01;

ϒ=-.09,p<.01).도움추구행동과 학교생활 응 간에서는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

도,그리고 지각된 사회 지지는 학교생활 응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

(ϒ=.13,p<.01;ϒ=0.6,p<.05;ϒ=0.6,p<.05).이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높으면 학교생

활 응이 감소될 수 있지만, 문 도움추구태도와 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가

정 이면 학교생활 응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애착과 도움추구행동 간에서는,회피애착은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 지각

된 사회 지지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ϒ=02,p>.05;ϒ=-.03,

p>.05;ϒ=-.02,p>.05).이에 반해,불안애착은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

와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ϒ=.07,p<.01;ϒ=.24,p<.01).이는 불안

애착이 높으면 정 으로 문 도움추구태도를,높은 도움추구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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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모든 측정 변수들 간에는 높은 상 수치를 보이거나 각각의

변수들끼리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하지만 p<.01과

p<.05수 에서 회피애착,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간에,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

의도․지각된 사회 지지와 학교생활 응 간에,그리고 불안애착과 문 도움추구태도․

도움추구의도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이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의 검증을 한 각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을 실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단된다.

2)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에 충족되는지의 확인은 극단치(outlier),변량의 정규

성(normality),다변량 가정,다 공정성(multicollinearity)을 통해 검토하 다.

변량의 극단치 확인은 회귀식에 크게 향을 미치는 이상 이 있는지를 진

단하는 것으로,Cook의 거리 통계량으로 살펴보았다.Cook의 거리 통계량은 1보

다 큰 수치를 보일 경우에는 향력이 큰 측 값으로 해석하여 분석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 Cook의 거리 통계량은 0.00< CD <0.03수치를 보

다.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체 1,236사례는 회귀식에 크게 향을 미치는

이상 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잔차의 정규성과 선형성,등분산성 상호 독립성의 충족여부 확인은 잔차의

산포도와 Durbin-Watson의 통계값을 통해 살펴보았다.잔차의 산포도를 통해

가정이 충족된 들은 표 수 0을 심으로 직사각형의 분포를 이룬다.본 연

구에서의 분포도는 표 수 0을 기 으로 ±2사이에서 직사각형을 이루었다.

즉,본 연구에서 정규성을 확인하기 한 종속변수에 한 표 화 잔차의 Q-plot

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한 Durbin-Watson의 통계값은 0에 가까우면 양

의 상 계가,4에 가까우면 음의 상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2에 근 할 때

상호 독립 이다.본 연구에서 Durbin-Watson의 통계값은 1.58의 수치 다.이

는 2에 가까운 수치이며 0 는 4에 가까운 수치는 아니므로,본 연구에서의 잔

차 간에는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변량의 선형성은 다 공정성을 통해 살펴보았다.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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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측정하기 한 통계량은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inflation

factor:VIF)로,공차와 VIF가 모두 1에 근 할 때 다 공정성이 없다고 본다.공

차의 수치는 0.1보다 작을 때,VIF의 수치는 10보다 클 때 다 공정성이 의심된

다고 본다.본 연구에서의 공차는 0.932～0.994> 0.1수치를 보 고,VIF는

1.006～1.073< 10수치를 보 다.이는 공차와 VIF모두 1에 근 한 수치이며,

공차는 0.1보다 큰 값이고 VIF는 10보다 작은 값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

수 간 다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다변량 분석의 기본 정

상성과 선형성의 가정은 만족스러운 수 이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 우도

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한 모수 추정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그림 5.학교생활 응 련변인들의 표 화 잔차의 정규P-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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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변인들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 한 다회귀분석 검증결과

(N=1,236)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R²(adj.R²) ⊿R² F값
B S.E β

학교

생활 응

회피애착 -.03 .01 -.08**

.045(.041) .045 11.49***

불안애착 -.04 .01 -.12***

문 도움추구태도 .14 .03 .14***

도움추구의도 .04 .01 .09***

지각된사회 지지 .04 .02 .05*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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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애착과 도움추구행동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

회피애착,불안애착,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

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상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통

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다회귀분석 검증결과,회피애착(β=-.08, p<.01),불안애착(β=-.12, p<.01),

문 도움추구태도(β=.14, p<.001),도움추구의도(β=.09, p<.01),지각된 사회 지

지(β=.05, p<.05)는 모두 학교생활 응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이 나

타났다(F=11.49,p<.001).수정된 R²의 값은 .041로서 체 변인들이 학교생활 응

에 해서 4.1%의 설명력을 보 으며,이들 변인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은 문 도움추구태도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회피애착,불안애착,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

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는 모두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었으나,그 문 도움추구태도의 향력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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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모형 분석

1)연구모형 평가(최 의 모형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애착(회피애착,불안애착)이 학교생활 응에 직 으

로 향을 미치기도 하고,애착(회피애착,불안애착)이 문 도움추구태도․도

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 응에 간 인 향도 미친

다는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은 애착(회피애착,불안애착)이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은 미

치지 않는다는 가설을 바탕으로,애착(회피애착,불안애착)이 문 도움추구태

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 응에 간 인 향

만 미친다는 완 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의 연구모형을 채택하기 하여 단계 χ
2
검증을 통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 다.단계 χ
2
검증을 통한 최 의 모형 선택을

한 차는,먼 ,연구모형과 연구모형보다 경로계수를 게 설정한 경쟁모형

(연구모형에서 회피애착→학교생활 응,불안애착→학교생활 응 경로 통제)간에

단계 χ
2
검증을 통해 더 좋은 설명모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그 다음은 첫 번

째 차에 의해 지지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단계 χ2검증을 통해 더 좋

은 설명모형을 확인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얻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결

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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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연구모형과 경쟁모형별 합도 지수 비교결과

Chi-Squaretest 합도 지수

χ² df p CFI NFI RMSEA

연구모형 .773 3 .856 1.000 .995 .000

경쟁모형 25.675 5 .000 .843 .825 .058

수용기 p>.05 >.9 >.9 <.05

단계 χ²검증 채택모형

연구모형-경쟁모형 24.902 2 연구모형

경쟁모형:연구모형에 회피애착→학교생활 응,불안애착→학교생활 응경로 삭제

주.GFI=Goodnessoffitindex,AGFI=AdjustedGoodnessoffixindex,NFI=Normedfitindex,TLI=Tucker&

LewisIndex,CFI=ComparativefitIndex,RMSEA=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

단계 χ2검증 결과,먼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쟁모형보다 경로계수를 많

게 설정한 연구모형이 경로분석의 평가에 활용되는 여러 합도 지수들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나 좋은 모형으로 선정되었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쟁모형과 연

구모형을 비교한 결과 Δχ2의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df=2,χ2=24.902)

경쟁모형보다 경로계수를 많게 설정한 연구모형이 우수한 모형으로 지지되었다.

따라서 최 의 모형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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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773
Degreesoffreedom =3
Probabilitylevel=.856

CFI=1.000
NFI=.995

RMSEA=.000

주:
***
:p<.05로 단측검증 함.

실선:유의한 경로, 선: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6.애착,도움추구행동,학교생활 응 경로모형

문 도움추구태도
y1

.143***
.024

-.082***
회피애착
x1

.242***

-.017
도움추구의도

y2
학교생활 응

z1
.088

***

-.123
***

불안애착
x2

.054***

.073***

-.023

-.012
지각된 사회 지지

y3

R²=.045

R²=.006

R²=.059

R²=.001

2)연구모형 분석

앞선 연구모형 평가에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최 의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성하는 변수 간 경로계수의 확인을 경로분석

을 통해 검증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경로분석 검증결과,회피애착은 학교생활 응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직 인 향은 미쳤으나,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

된 사회 지지를 매개로 간 인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에 비

해 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직 인

향도 미쳤으며,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를 매개로 간 인 향도

통계 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때 매개변인인 문 도움추구

태도와 도움추구의도의 경로모형은 부분매개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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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연구모형의 측정변수들 간의 표 화경로계수 결과

경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회피애착

è 문 도움추구태도 .024 .009

è 도움추구의도 -.017 .017

è 지각된사회 지지 -.023 .012

불안애착

è 문 도움추구태도 .073*** .009

è 도움추구의도 .242
***

.017

è 지각된사회 지지 -.012 .012

회피애착 è

학교생활 응

-.082
***

.009

불안애착 è -.123
***

.009

문 도움추구태도 è .143
***

.026

지각된사회 지지 è .054
***

.020

도움추구의도 è .088
***

.014

주:
***
:p<.05로 단측검증 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모두 학교생활 응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그리고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문 도움추구태도가 정

일수록,도움추구의도가 높을수록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이 향상

될 수 있다.

연구모형 측정변수들 간의 표 화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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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체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에 한 다 상 치 검증결과

지각된사회 지지 도움추구의도 문 도움추구태도 학교생활 응

다 상 치(SMC) .001 .059 .006 .045

다 상 치(SMC:SquaredMultipleCorrelations)는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

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로서,다음 표 10과 같다.

다 상 치 검증 결과,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지각된 사회 지지에 해서

는 0.1%,도움추구의도에 해서는 5.9%, 문 도움추구태도에 해서는 0.6%

의 설명력이 나타났다.회피애착과 불안애착,지각된 사회 지지,도움추구의도,

그리고 문 도움추구태도가 학교생활 응에 해 갖는 설명력은 4.5%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각 측정변수들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설명력은

4.5%를 갖으며,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도움추구행동 련변인들 도움추구의

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다.자세한 경로계수는 부록6에 제시하 다.

3)직 효과 간 효과,총 효과 검증

경로분석은 회귀분석과 달리 간 효과와 총 효과까지 도출해 낼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다.간 효과는 독립변수가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

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매개변수의 표 화추정치를 서로 곱해서 산출할 수

있다.총 효과는 직 효과와 매개효과를 통해 얻은 간 효과를 합한 값이고 간

효과가 없을 때는 직 효과가 곧 총 효과가 된다(우종필,2011).

최종 연구모형의 효과분해(effectdecomposition)검증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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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연구모형의 직 효과,간 효과,총효과 검증결과

회피애착 불안애착
문

도움추구태도
도움추구의도

지각된
사회 지지

문

도움추구태도

직 효과 .024 .073

간 효과

체효과 .024 .073

도움

추구의도

직 효과 -.017 .242

간 효과

체효과 -.017 .242

지각된

사회 지지

직 효과 -.023 -.012

간 효과

체효과 -.023 -.012

학교

생활 응

직 효과 -.082 -.123 .143 .088 .054

간 효과 .001 .031

체효과 -.081 -.092 .143 .088 .054

경 로 직 효과 p 간 효과 p 총효과 p

회피애착 è
학교생활 응

-.082 .003 .001 .849 -.081 .009

불안애착 è -.123 .000 .031 .002 -.092 .007

최종모형의 효과분해 결과,회피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직 효과(경

로계수=-.082,p<.05),간 효과(경로계수=.001,p>.05),총효과(경로계수=-.081,

p<.05)로 분석되었다.이는 회피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직 인 향은

있지만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는 회피애착과 학

교생활 응 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나타낸

다.반면,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직 효과(경로계수=-.123,p<.05),

간 효과(경로계수=.031,p<.05),총효과(경로계수=-.092,p<.05)로 분석되었다.이

는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직 인 향도 미치고, 문 도움추구

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가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간 효과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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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연구문제 경 로 Z값 p

1-2
회피애착 ➜

문 도움추구태도
➜

학교생활 응

.88 .38

불안애착 ➜ ➜ 2.29 .02

2-2
회피애착 ➜

도움추구의도
➜ -.63 .53

불안애착 ➜ ➜ 2.20 .00

3-2
회피애착 ➜

지각된사회 지지
➜ -.77 .44

불안애착 ➜ ➜ -.04 .68

4)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청소년의 애착, 문 도움추구태도,학교생활 응

의 계는 어떠한가?〕,〔연구문제 2.청소년의 애착,도움추구의도,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가?〕,〔연구문제 3.청소년의 애착,지각된 사회 지지,학

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가?〕에 따른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

서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은 Sobel검증방법을 통해 실시하 다.일반 으로 Sobeltest의 Z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p<.05수 에서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

하다.Sobel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다.

Sobel검증 결과,연구문제 1-2는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문 도움추구태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문 도움추구태도

는 회피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Z값=.88,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반면,불안애착과 학교생

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Z값=2.29,p<.05)로 문 도움추구태도는 불안애착

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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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2는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도움추구의도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도움추구의도는 회피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간 효과(Z값=-.63,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반면,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Z값

=2.20,p<.05)로 도움추구의도는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3-2는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

지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문 도움추구태도는 회피애착과 학교

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Z값=-.77,p>.05)로 통계 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반면,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간

효과(Z값=-.04,p>.05)로 문 도움추구태도는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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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이 장에서는 먼 연구결과의 요 사항들에 하여 논의한 다음,연구 결론

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도움추구행동(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의 경로모형을 살펴보기 해

〔연구문제 1.청소년의 애착, 문 도움추구태도,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

가?〕〔연구문제 2.청소년의 애착,도움추구의도,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한

가?〕〔연구문제 3.청소년의 애착,지각된 사회 지지,학교생활 응의 계는 어떠

한가?〕를 설정하 다.이를 해 본 연구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성된 청

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

각된 사회 지지가 갖는 상 계는 어떠한지와 어떠한 경로모형을 통해 매개효

과를 보이는지를 탐색하기 해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 다.

체 1,236명을 상으로 변인들 간의 계를 이론 으로 설정하 다.본 연

구모형은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학교생활 응 계에서 직 인 향과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매개로 간 인 향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이다.부분매개모형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완 매개모형

인 경쟁모형보다 통계 으로 합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유의한 경로를 살펴보면,본 연구모형 체 11개 경로 불안애착 → 문

도움추구태도,불안애착 → 도움추구의도,회피애착 → 학교생활 응,불안애

착 → 학교생활 응, 문 도움추구태도 → 학교생활 응,도움추구의도 → 학

교생활 응,지각된 사회 지지 → 학교생활 응 7개의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

하다.즉 회피애착,불안애착,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는 모두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미친다.애착차원별로는,불안애착

은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고,이 매개변인

들은 다시 학교생활 응에 부분매개경로로 간 인 향을 주기도 한다.하지만

회피애착은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지지를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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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상의 결과를 토 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에서 문 도움추구태도의 계를 살펴본 결

과,회피애착․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이를 애

착차원별로 나 어 살펴보면,불안애착과 문 도움추구태도 간,학교생활 응

과 문 도움추구태도 간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문 도움추구태

도는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

만 회피애착이 문 도움추구태도에는 유의미한 상 이 없었고, 문 도움추

구태도는 회피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학생들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낮게 지각할

수록, 문 도움추구태도는 정 으로 가질수록 그들의 학교생활 응이 높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문 도움추

구태도는 부분매개역할을 한다.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이 문 도움추구태도

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지만,불안애착은 문 도움추구태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결과(유 란,2005;정희선,2011;Vogel& Wei,2005)를 지지하

고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스트 스 상황에서 문가에게 도움

을 추구할수록,교사에게 도움을 추구할수록 학업성 ,학교소속감, 인 계,우

울,불안,비행 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지은,2006;신 숙,구본

용,2001;신효미,2007;오 성,2008;유선,2003;한은자,2008)를 지지하고 있

다.그리고 문 도움추구태도는 학생의 애착과 학교 응 간의 계를 매개해

서 학교에서의 우울과 비행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유선,2003)와도 일치한

다.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이 사회․심리

안정감을 갖고 응을 잘 하도록 도와주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학생들이 정

으로 문 도움추구태도를 형성하도록 안내해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려움에 착했을 때 요 타인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다.그런

데 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손태주 등,2011).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

가 서구의 문화보다는 자기개방이나 자신의 감정노출에 해 익숙하지 않다는

것(신 숙,구본용,2001;이민지,손은정,2007;유성경,이동 ,2000)과 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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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을 것이라 본다.그런데 재 개인의 반응은 90%가 과거의 정서에서 비롯

되고 10%만 재에서 비롯된다.(Allen,2010).이런 에서 자기 심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문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상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도

움을 추구했을 때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가정해본다면,실제 학생들의 도

움추구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측된다.실제 연구에서 한

국인의 문 도움추구태도는 상담자에 한 신뢰가 제되어야 하며,이런 환

경에서 내담자들은 상담과정 에 상담자에 한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변하

다(유성경,이동 ,2000;Omizoetal.,2008).특히 개인은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

는 타인들에 한 믿음이 정 으로 형성할수록 문 도움추구태도를 높게

지각하 는데,학생들에게 부모,교사,친구의 지지는 그들이 문 으로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김주미,유성경,2002;박

지선,2008;신연희,2005;장진이,2000).

결국 학생들이 도움을 구하는 상은 부모,학교상담사를 포함한 교사,친구,

그리고 문 상담사들이다.이들이 도움을 추구하는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

석하는가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도움추구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여기서 청소년

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에 국한시켜 보면,학교에서의 교사는 학

생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나 진로․진학문제 등 다양한 학업문제 상황에서 문

도움제공의 우선 상으로 학생들에게 요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처럼 포근함과 로에 한

부재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기본 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기 수 있는 따스한 존

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에게 정 인 도움추구태도를 길러주는 데 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한 문 상담을 경험한 사람들이 문 도움추구태도가 정

이었다는 연구(지승희,2001;Allen,2010;Omizoetal.,2008)가 시사하는 바,학

교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문 도움추구태도에 한 홍보는 물론 학생들에게

교육 지도를 통해 이들이 정 으로 문 도움추구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할 것이다.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문 도움 제공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체계 으로 교사 연수 등을 통한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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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청소년의 애착,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서 도움추구의도의 계를 살

펴본 결과,회피애착․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이를 애착차원별로 나 어 살펴보면,불안애착과 도움추구의도 간,학교생활 응

과 도움추구의도 간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도움추구의도는 불안애착

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회피애착이

도움추구의도에는 유의미한 상 이 없었고,도움추구의도는 회피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학생들이 회피애착과 불

안애착을 낮게 지각할수록,도움추구의도는 높게 지각할수록 그들의 학교생활

응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도움추구의도는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회피애착은 도움

추구의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지만,불안애착은 도움추구의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결과(임수진,2007;Shafferetal.,2006)와 일치한다.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회피애착은 도움추구의도와 학교생활에 부 으로 향을 미치고,

학교에서의 사회 계부분에서만 애착이 탈활성화 되어(이명선,2004;유 란,

2005; 순 ,2010;Vogal& Wei,2005),정서 인 여를 꺼려함으로 인해 원

만한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보 다는 결과(김정은,2007;Bureau& Moss,

2010;Cheungetal.,2005;Mallinckrodt& Wei,2005)와도 련이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회피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은 타인의 도움에 해서 부정 으로

지각하여 이로 인해 실제 학교에서 학업과 련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서도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 다는 결과(김경미,2010;Holomes,2005;

Wei& Chen,2010)와도 련이 있다.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애착의 사람

들은 도움추구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쳐 타인과 정 인 계로 그들의 학교

생활 응에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김은화,2011;신지욱,2006;임수진,2007;유

란,2005;Mallinckrodt& Wei,2005)와도 일치한다.반면,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애착의 사람들이 불안이나 스트 스 상황이 높을 때는 그들은 도움추구의도

를 낮게 지각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반응 혹은 억제 문제해결방식으로

처하게 하여 학교생활에 부 응했다는 결과(Hazen& Shaver,1987;Holmes,

2005;Lopes& Brennan,2000;Wei& Chen,2010)와는 일치하지 않는다.이것은

회피애착의 학생들은 자기노출에 부정 이었고,불안애착이 무 높은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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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은폐성향이 강해서 실제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도움추구의도를 갖고 행동으

로 옮기지 못했다는 결과(임수진,2007)와 련이 있다고 본다.이상의 결과가 시

사하는 바는,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도움추구의

도를 갖고 그들이 건강한 학교생활 응을 하도록 도와주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자기개방을 진시켜 수 있는 안정기반제공이다.

치유 인 애착 계는 신체 인 안정감과 정서 인 안정감 모두를 가능하게

해 다(Allen,2010).그런데 회피애착은 특성상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

하고 자기개방에 부정 이다.한편 불안애착의 학생들은 불안과 스트 스가 가

되면 경계혼란(투사,편향)이나 문제해결을 억제 혹은 반응 양식으로 처

하여 자기노출을 거부한다(한 희,2009).그 이유는 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 학생

들의 애착패턴은 최 의 양육 계경험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재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무의식 경험들이 비언어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

다.그러므로 최 의 애착 계가 유아의 발달을 진시켰듯이 내담자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궁극 으로 상담자와의 새로운 애착 계라는 (David,

2010)혹은 실제 상담에 한 유익한 측은 개인의 도움추구의도를 증가시킨다

는 (임수진,2007;Vogel& Wei,200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곧 학생들이 어

떤 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

이란 것이다.이러한 근에서 만약 학생들이 안 기반이 제공된 요 타인들과

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무의식 신념과 감정들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이로 인해 그들의 부정 사고

에 한 새로운 패턴과 정서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학생들의 이러

한 변화는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해 재의 문제와 좀 더 당당히 맞서면서 올

바른 방향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자기 문제해결을 한 자기개방과 도움추구의

도를 진시켜 그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이 자기개방 진을 도와주기

해서 학교 내의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상담 로그램이나 멘토링,역할

모델 등과 같은 실질 인 상담지원체계 등의 용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안정기

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각도의 교육 개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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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 계를 살

펴본 결과,회피애착․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으

며,학교생활 응과 지각된 사회 지지 간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하지

만 회피애착․불안애착과 지각된 사회 지지 간에는 유의미한 상 이 없었고,지

각된 사회 지지는 회피애착․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매개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보면,학생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낮을

수록,지각된 사회 지지가 정 일수록 그들은 학교생활 응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지각된 사회 지지에 부 으로

향을 미치고,지각된 사회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가장 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결과(나세원,2010;성선진,2010;이동훈 등,2010;하 주 등,2008;

Mallinckrodt& Wei,2005)와 일치한다.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이 지각된

사회 지지를 정 으로 할수록 심리 안정감을 갖고 학교생활 응을 잘하

는데,상 으로 그 지 않은 학생들은 신경질 이었다는 결과(김소라,2004;박

,2010;Erinetal.,2007;Hinderlie& Kenny,2002)와도 련이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가족이나 교사,친구 등과 같은 주변 지지자원으로부

터 받는 신뢰감 자체는 학생들의 약물남용이나 우울의 정도를 감소시켜 이들의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다는 결과(이동훈 등,2010;하 주 등,2008;Demaray

& Malecki,2002;LaRussoetal.,2008)는 물론 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의 학생들

이 주변의 심과 도움을 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불안이나 스트 스가 가

되어 그들의 학교생활 응을 힘들어했다는 결과(신효미,2007; 순 ,2010;

최선휘,2010;Mallinckrodt& Wei,2005)와도 련이 있다.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지각된 사회 지지는 타인에 한 수용 감각이 제되어야 한다

는 (Kara& Jeffrey,2006)과 같은 맥락에서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도와주기 해서는 주변 지지자원들에 한 정 인 수용 감각

을 키워주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요한 타인인 학교에서의 교사( 순 ,2010)는 학생

들과의 역동 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안 기 의 역할은 물론 타인에 한

정 인 수용 감각을 길러 수 있는 자원이다.곧 학생들이 교사에게 신뢰를 받

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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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교사에게 도움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그러

므로 교사는 학업과 련된 조언과 인성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다양하고 반

인 학교생활 응과 련된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응을 도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회피애착․불안애착과 인 계 유능성

계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으며,학생들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는 매개작용을 한다는 결과(박 ,2010;성선진,2010;

신지욱,2006)와는 일치하지 않는다.이는 학생들은 교사를 지식의 달자로 인식

하고 있다는 (김양분 등,2009;류방란 등,2007/2004)혹은 최근 한국 다수

학생들이 공교육에 한 만족도가 OECD 국가 최하 로 학교에서의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조선일보,2011년 12월 8일자 기획특집)와 무 하

지 않아 보인다.

결국 회피애착이나 불안애착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응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해서는 그들이 교사를 포함한 요 타인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많이 받고 있

다고 믿게 하는 것이 건이다.이런 근에서 본다면,가정의 부모는 물론 학교

의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은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그 이유는 애착은 새로운 정 지지자원

과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재수정될 수 있다는 (Marrone,2000;Holmes,

2005)은 물론 학생들은 학교환경에서 교사와 친구들과의 따뜻하고 다정한 분

기 자체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가 정 으로 형성된다(하 주 등,2008)는 맥락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부모는 물론 학교에서의 교사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높여 수 있는 신뢰감이 제된 지지기반을 통해 타인에

한 정 인 수용 감각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특히 정서는 다른 사람과

계를 맺도록 안내한다는 (Allen,2010)에서,학교는 회피애착․불안애착을 형성

한 학생들에게 정서 개입이 용된 인 계 로그램 등이나 구체 인 상담교

육을 통해 이들의 학교생활 응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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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논의를 토 로 연구문제에 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

릴 수 있겠다.

첫째,청소년의 회피애착․불안애착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다. 한 불안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문 도움추구태도와 도움추구의

도는 부분매개경로로 간 인 향을 주기도 한다.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보일 때 단순히 학생들의 부 응 행동 자체로만 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애착은 마음의 발달에 핵심 인 역할이라는 (Allen,2010)에서

학생들의 애착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학

교생활 응을 도와주기 해서 상담․교육 개입이 용될 때는 도움추구행동

변인들과 함께 통합 으로 근한다면 보다 효과 인 기 를 얻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회피애착 혹은 불안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수

있는 애착 상과의 친 한 계 형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그 이유는 안정

된 애착 계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보다는 건강한 변화의 가능성을 상당부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Allen,2010;Holmes,

2005).학생들의 요타인은 부모,교사, 래 등인데,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도움추구의 상을 고려한다면 교사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하지만 실 으로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만으로는 한계

가 있다.왜냐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교과․학습지도와 다른 행정 잡무들로

인해 많은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교사가

문 도움제공자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기에는 실제 인 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특히 재의 학교에서의 상담은 아직 충분히 잘 갖추어

져 있지 않다고 지 되고 있다(김인규,2011/2009).이런 근에서,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 한 문 상담과 인성교육은 학

교상담사와 학교 안으로 들어간 다양한 상담 문 집단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셋째,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도움추구행동의 주요변인은

문 도움추구태도와 도움추구의도이다.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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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 스와 진로․진학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힘든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

에 필요한 구체 이고 실질 인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한편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이하게 나타

난 결과 한 존재했다.이것은 동일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동일 상들일지라도

다른 시기에 연구했을 때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김민선,서 석,2009)

에서 이해될 수 있다.즉,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응에 한 연구 상자들의 지

각이 그들이 처한 학교행사 일정,시험 후 개인의 심리 상황,다양한 개인․

환경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청

소년들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계에서 문 도움추구태도와 도움추구의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도와주기 한 진 혹은 보호요인으로의 역할을 한다

는 사실 그 자체에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 로 얻은 시사 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 들을 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

여 제언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본 연구가 서울,경기․인천,충남,제주지역의 일반계 고등학생들 에

서 편의표본추출을 통한 학생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체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에 한 개인들의 지각 수 이 지역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보다 다양한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2학년을 통합하여 자료를 분석했기 때

문에 학생들이 지각하는 애착과 학교생활 응,도움추구행동 련변인들이 학년

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다른지는 살펴보지 못했다.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발

달단계에 따라 보다 다양한 표본을 상으로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변

인들의 역할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 각 연구변인들을 측정하기 한 도구들이 외국의 학생

혹은 성인을 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었기 때문에,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요하

게 생각하는 애착의 차원이나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지각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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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제 로 반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특히 도움추구의도에서 척도의

내용들이 고등학생의 발달단계와는 이질 인 것도 있어서 피험자의 의도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 외국의 경우보다 상 으로 우리나라가 회피애

착에서는 강한 경향성을 보 고, 문 도움추구태도에서도 개방성이나 낙인에

해서는 거부하는 경향을 띄었다.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으로 설명되어지

는 부분(임수진,2007)이라 해도 후속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애착과 문 도움추구태도,도움추구의도 등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본 연구에서의 상 계수와 경로계수의 수치가 선행연구와는 달리 매우

낮게 나타났다.이는 연구 상자뿐만 아니라 표본에서부터 비표본 오차까지 무

수히 많은 다양한 요인들의 향으로 보여 어떤 한 요인을 골라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분석방법과 차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상에서부터 지역까지 보

다 범 하고 포 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본 연구에서 실제 경험 자료에 의한 경로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경

로처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이는 선행이론을 근거로 연구모형이 설정되기는

하 지만,연구 상과 표집방법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특정 한 요인을 찾아내

기는 어렵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entler와 Chou(1987)의 구조모형에서의 추정선

에 한 정표집을 탐색하는 방법과 Jöreskog와 Sörbom(1979)이 변수를 통해 정표

집을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에서 연구를 진행하 다.즉 연구 상의

표집인원이 일정수를 넘어 많아지면 표집오류가 어들고 모집단의 상태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는 것이다(김형수,2011).이런 을 고려할 때,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

가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상과는 다르게 나온 문제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연구

상이나 표집방법을 달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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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bjectiveofthisstudyistoresearchthepathmodelofhelpseekingbehaviorson

therelationshipbetweenattachmentandschooladjustmentofadolescents.Withthese

researches,wearetoclearlyshow therelationshipbetweenvariablesinattachmentand

schooladjustment,andmediatedeffectofhelpseekingbehaviorswiththepathmodel.

Fortheseobjectives,wesetthesubjectsofstudyasfollows;

Subject1.Ho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help,andschooladjustmentofadolescents?

Subject2.How istherelationshipbetweenattachment,help-seekingintent,andschool

adjustmentofadolescents?

Subject3.How istherelationshipbetweenattachment,perceivedsocialsupport,and

schooladjustmentofadolescents?

Tosolvethesesubjects,thisstudysetsthemodeltosearchthepathmodelofhelp

seeking behavi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and schooladjustmentof

adolescentsbasedonthepreviousstudies.Thisisthepartialmediatemodelthatthe

attachmentthatconsistsofavoidanceandanxietyattachmentaffectsdirecteffectstoschool

adjustmentas wellasindirecteffects with the mediateofattitudetoward seeking

professionalhelp,help-seekingintent,andperceivedsocialsupport.

Theobjectsofthisstudyarethestudentsof1stand2ndgradeofnormalhigh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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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intheschoollocatedinSeoul,KyunggiandIncheon,Chungnam,andJejuarea.The

samplingmethodisusedtheconveniencesamplingmethodinaccordancewiththeratioof

balancewithlocation,sexandgrade.Thequestionnairehasspreadto1,281studentstotally,

andwecantake1,236samples.Themeasuringtoolswhichareusedinthisstudyarescale

ofattachment,scaleofattitudetowardseekingprofessionalpsychologicalhelp,scaleof

intentionstoseekcounselinginventory,scaleofnetworkorientation,andscaleofschool

adjustment.ThecollecteddataisvalidatedasfundamentalstatisticstreatmentusingPASW

18.0andthroughpathanalysisusingAMOS8.0forfeasibilityofmodelandpathmodel

search.

Wecanshow theresultofthisstudyinaccordancewiththesubjectofstudyas

follows;

Thefirst,asaresultthatwesearchedtherelationshipbetweenattachmentandattitude

towardseekingprofessionalhelpinschooladjustmentofadolescents,avoidanceandanxiety

attachmentshowsthemeaningfulnegativecorrelationinschooladjustment.Seeingthese

intothelayerofattachment,therelationshipbetweenschooladjustmentandattitudetoward

seekingprofessionalhelpshowsmeaningfulpositivecorrelation,andattitudetowardseeking

professionalhelpshowsthemediateeffectintherelationshipbetweenanxietyattachment

and schooladjustment.However,avoidance attachment does not have meaningful

relationshipwithmeaningfulattitudetowardseekingprofessionalhelp,andattitudetoward

seekingprofessionalhelpdoesnothavemediateeffectintherelationshipwithavoidance

attachmentandschooladjustment.

Thesecond,asaresultinseeingtherelationshipofhelp-seekingintentinthe

relationbetweenattachmentandinschooladjustmentofadolescents,avoidanceandanxiety

attachmentshowsmeaningfulnegativecorrelationwithschooladjustment.Seeingtheseinto

the layer ofattachment,there are meaningful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ttachmentand help-seeking intent,andschooladjustmentandhelp-seeking intent.

However, there is no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avoidance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and no mediate correlation between help-seeking intentand

avoidanceattachment.

Thethird,asaresultinseeingtherelationshipofperceivedsocialsupportinthe

relationshipbetweenattachmentandinschooladjustmentofadolescents,avoidanc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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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attachmentshowsmeaningfulnegativecorrelationwithschooladjustment,andthere

ismeaningfulpositivecorrelationbetweenschooladjustmentandperceivedsocialsupport.

However,thereisnomeaningfulcorrelationbetweenavoidanceandanxietyattachment,and

perceived socialsupporthas no mediate correlation between avoidance and anxiety

attachmentandschooladjustment.

Asaconclusionintheseresults,avoidanceandanxietyattachmentaffectdirectto

theschooladjustment.Alsoanxietyattachmentdirectlyaffectstotheattitudetoward

seekingprofessionalhelpandhelp-seekingintent,andthismayaffectindirecttothe

schooladjustmentagain.Therefore,the studentwho has avoidance and anxiety

attachmentwillnotbeseenasmaladjustmentitselfwhentheyaretroubleinschool

life.Thisalsorequirestheunderstanding characteristicsofanxiety attachmentof

them.Also,whensomeoneisintervenedasaform ofcounselingandeducationto

helpadaptingoftheirschoollife,itwillhavemoreeffectifyouareapproaching

syntheticallywiththemediatevariablessuchasattitudeandintentofhelp-seeking.

Keyword:attachmentofadolescent,schooladjustment,helpseekingbehaviors,

attitudetowardseekingprofessionalhelp,help-seekingintent,perceivedsocial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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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나는 생각 한다 그 지

않다
⇤보통⇥

매우
그 다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7

2
다른 사람들은 가끔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하는 감

정을 바꾸곤 한다.
1 2 3 4 5 6 7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 쉬운 편이다. 1 2 3 4 5 6 7

4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1 2 3 4 5 6 7

5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한다. 1 2 3 4 5 6 7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7

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욕구를 잘 알

고 있다.
1 2 3 4 5 6 7

8 내가 버림받을까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1 2 3 4 5 6 7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해 의논한다. 1 2 3 4 5 6 7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1 2 3 4 5 6 7

1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의 깊은 감정을 드러

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7

12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 에 못 미칠까 걱정된다. 1 2 3 4 5 6 7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1 2 3 4 5 6 7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감정을 표 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보일까 걱정된다.
1 2 3 4 5 6 7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 자주

걱정된다.
1 2 3 4 5 6 7

16 다른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편하지 않다. 1 2 3 4 5 6 7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해 의심하게 만든다. 1 2 3 4 5 6 7

18
내가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

움이 된다.
1 2 3 4 5 6 7

부록 1.애착 검사

아래의 문항들을 다른 사람과 계를 맺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자신의 생각

과 일치하는 문항에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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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나는 생각 한다 그 지

않다
⇤보통⇥

매우
그 다

19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렵다. 1 2 3 4 5 6 7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좋은 감정만큼 그들도 내게

좋은 감정을 가져주기를 자주 원한다.
1 2 3 4 5 6 7

21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계에 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6 7

22
사람들은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내게

서 멀어지기도 한다.
1 2 3 4 5 6 7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

다.
1 2 3 4 5 6 7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

지 않는다.
1 2 3 4 5 6 7

25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 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다

른 사람들에게 더 심을 갖게 될까 걱정된다.
1 2 3 4 5 6 7

2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 두렵다. 1 2 3 4 5 6 7

27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1 2 3 4 5 6 7

28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6 7

2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30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6 7

3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6 7

32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쉽다. 1 2 3 4 5 6 7

33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다른 사람들과 종종 의논한다. 1 2 3 4 5 6 7

34
나는 개인 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

는 것에 해서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5 6 7

35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1 2 3 4 5 6 7

36
다른 사람들이 나에 해 알게 되면 오히려 내 모습을

있는 그 로 좋아해주지 않을까 두렵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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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
심리 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한 기 ( :상담실)들

이 있지만 난 그 기 들이 그 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

다.

1 2 3 4

2
만약 친한 친구가 정신 인 문제로 조언(도움)을 구한

다면 상담자를 만나보도록 권하겠다.
1 2 3 4

3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생각 때문에 상

담자(상담실)에게 가는 것이 불안하다.
1 2 3 4

4
강인한 성품(성격)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

신 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에게 갈 필요

가 없다.

1 2 3 4

5
개인 이거나 정서 인 문제( :우울,불안,분노 등)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이 있다.

1 2 3 4

6
상담에 드는 비용(돈 혹은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그만

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1 2 3 4

7
만약 나와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개인 인 문제라

도 한 사람( :친구, 문가,종교인 등)에게 기꺼

이 털어놓을 것이다.

1 2 3 4

8
상담을 받는 힘든 과정을 겪느니 차라리 정신 인 갈등

을 안고 살아가겠다.
1 2 3 4

9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서 인(감정 )어려움도

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0우리 가족 외에는 의논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1 2 3 4

11
심각한 정서 인(감정 )혼란을 겪는 사람은 아마도 좋

은 상담자(상담실)를 찾아갈 것이다.
1 2 3 4

12
만약 내가 정신 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

선 문 인 도움을 구할 것이다.
1 2 3 4

13
개인 인 걱정이나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이나 공부에 열 하는 것이다.
1 2 3 4

14
상담을 받는 경험은 개인 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다.
1 2 3 4

3 421
나는 정서 인 문제( :우울,불안,분노 등)에 한 고

민을 상담자 보다는 친한 친구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요

청하겠다.
15

부록 2. 문 도움추구태도 검사

아래의 문항들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련된 것입니다.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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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6
정서 인 문제( :우울,불안,분노 등)를 가진 사람

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문 인 도움

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17
나는 나의 개인 인 어려움에 해서 알려고 하는 모

든 사람( 문가 이건 아니건)에 해 화가 치 어 오

른다.
1 2 3 4

18
만약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을 받

았다면 상담과 같은 문 인 도움을 구하겠다.
1 2 3 4

19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 인 갈등

(문제)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1 2 3 4

20정신병을 앓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 2 3 4

21
나는 그 어느 구와도 의논하지 못할 인생 경험들이

있다.
1 2 3 4

22
내가 나 자신에 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다.
1 2 3 4

23
만약 내가 재 심각한 정서 인(감정 ) 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다.
1 2 3 4

24
문 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갈등(문제)이나 두

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하다.
1 2 3 4

25
나는 언젠가 심리 인 문제로 상담을 받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1 2 3 4

26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상담을 받는 것

은 최후의 방법이다.
1 2 3 4

27
만약 내가 상담실에서 도움(치료)을 받은 경험이 있다

면 그 사실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 2 3 4

28
만약 내가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더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1 2 3 4

29
의사나 교사,성직자와 같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는 개인 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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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체 조 1 2 3 4

2과도한 음주 1 2 3 4

3 인 계에서의 어려움 1 2 3 4

4성(sex)에 련된 문제 1 2 3 4

5우울증 1 2 3 4

6부모님과의 갈등 1 2 3 4

7발표불안 1 2 3 4

8데이트에서의 문제 1 2 3 4

9진로와 공결정 1 2 3 4

10수면곤란 1 2 3 4

11약물복용 1 2 3 4

12열등감 1 2 3 4

13시험불안 1 2 3 4

14교우 계에서의 어려움 1 2 3 4

15학업문제(학업태만,성 부진) 1 2 3 4

16자기이해 1 2 3 4

17외로움 1 2 3 4

부록 3.도움추구의도 검사

아래의 문항들을 읽으면서 만약 당신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으러 올 것 같습니까?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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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그
지않
다

체
로그
지

않다

그
그
다

체
로그
다

매우
그
다

1 사람들은 때때로 군가에게 자신의 문제에 해 이
야기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2 친구들은 흔히 유익한 조언을 해 다. 1 2 3 4 5

3
개인 인 이야기를 나 는 상 일지라도 조심해야 한
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 편이다. 1 2 3 4 5

5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혼자 간직해야 한다. 1 2 3 4 5

6 나는 개인 이고,사 인 문제를 쉽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7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곤 했다. 1 2 3 4 5

8 사람들이 비 을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1 2 3 4 5

9 화나는 일이 있으면,친구와 이야기를 나 는 것이 좋
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들은 결코 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1 2 3 4 5

11 구에게나 자신의 비 을 지켜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다. 1 2 3 4 5

12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다른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 2 3 4 5

13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도움이
되었던 은 거의 없었다.

1 2 3 4 5

14
화가 났을 때,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를 친구에게 이야
기 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1 2 3 4 5

15
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사 인 일들이 있기 마련이

다.
1 2 3 4 5

16
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이
있다.

1 2 3 4 5

18다른 사람을 믿으면 결국 이용당할 것이다. 1 2 3 4 5

19도움이 필요할 때,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은 괜찮
다.

1 2 3 4 5

20뭔가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릴 때는
망설여진다.

1 2 3 4 5

부록 4.지각된 사회 지지 검사

아래의 문항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지지자원에 한 내용입니다.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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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나는 생각 한다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한다. 1 2 3 4

2나는 나의 학교생활이 지 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1 2 3 4

3나는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학교라고 생각한다. 1 2 3 4

4놀고 싶어 학교를 결석하고 싶다. 1 2 3 4

5나는 내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공부,청소,특별활
동 등)에 해 매우 자랑스러워진다.

1 2 3 4

6고등학교 이후엔 공부할 필요가 없다. 1 2 3 4

7나는 학교 숙제와 시험 때문에 걱정한다. 1 2 3 4

8나는 새 학년이 기다려진다. 1 2 3 4

9나는 지 처럼만 공부를 한다면 나 에도 쉽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1 2 3 4

10나는 학교생활이 즐겁고 매일 학교 가는 것이 기다려
진다.

1 2 3 4

11나는 우리 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12만약 결석을 한다면 그 후엔 린 공부를 꼭 보충하겠
다.

1 2 3 4

13여태까지 내 성 으로 서는 내가 원하는 좋은 성
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14나는 지 의 학교생활이 즐거워 지 같은 학교생활이
바 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3 4

15나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1 2 3 4

16나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배운다. 1 2 3 4

17학교를 다녀야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1 2 3 4

18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19나는 정말로 학교가 싫어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3 4

부록 5.학교생활 응 검사

아래의 문항들을 여러분의 학교생활과 련된 것입니다.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

는 문항에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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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나는 생각 한다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20나는 학교에서 잘못을 지르는 일이 거의 없다. 1 2 3 4

21때때로 학교생활이 힘들지만 참고 이겨 낼 필요가 있
다. 1 2 3 4

22나는 놀고 싶지만 억지로 공부한다. 1 2 3 4

23나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만 둘 것 같다. 1 2 3 4

24
나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 하려고 한다. 1 2 3 4

25내가 하려고만 하면 학교 공부를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26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청소할 때 많은 도움이 된
다. 1 2 3 4

27나는 학교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1 2 3 4

28학교는 내 생각이 잘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1 2 3 4

29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외우는 것이 어렵다. 1 2 3 4

30학교는 내가 더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다. 1 2 3 4

31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화를 할 수 있다. 1 2 3 4

32내 마음 속에 비 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1 2 3 4

33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1 2 3 4

34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긴다. 1 2 3 4

35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 한 분이라도 있다고 생
각한다. 1 2 3 4

36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선생님이 있다. 1 2 3 4

37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즐겁고 명랑한 마음으로 공부를
가르쳐주신다. 1 2 3 4

38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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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나는 생각 한다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39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1 2 3 4

40수업시간에 선생님은 내가 맡은 과제를 다 해결하면
다른 과제를 주어서 더 공부하게 하신다. 1 2 3 4

41나는 학교에서 새 친구를 쉽게 사귄다. 1 2 3 4

42나는 우리 반에서 이야기를 할 만한 친구가 없다. 1 2 3 4

43나는 우리 반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청소를 잘 한
다. 1 2 3 4

44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45나는 학교에서 친구가 많다. 1 2 3 4

46나는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47우리 반에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 친구가 있
다. 1 2 3 4

48학교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1 2 3 4

49나는 학교에 가면 같이 놀 사람이 없다. 1 2 3 4

50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사이가 좋다. 1 2 3 4

51나는 학교에 가면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 1 2 3 4

52나는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친구가 있다. 1 2 3 4

53나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다. 1 2 3 4

54나는 학교에 가면 외롭다. 1 2 3 4

55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6나는 우리 반에서 친구가 없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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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체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비표 화 경로계수 표 화경로계수

Estimate S.E. C.R. Estimate

문 도움추구태도  회피애착 .008 .009 .855 .024

도움추구의도  회피애착 -.011 .017 -.609 -.017

지각된사회 지지  회피애착 -.010 .012 -.803 -.023

문 도움추구태도  불안애착 .023 .009 2.565 .073

도움추구의도  불안애착 .150 .017 8.736 .242

지각된사회 지지  불안애착 -.005 .012 -.410 -.012

학교생활 응  회피애착 -.025 .009 -2.926 -.082

학교생활 응  불안애착 -.037 .009 -4.262 -.123

학교생활 응  문 도움추구태도 .135 .026 5.139 .143

학교생활 응  지각된사회 지지 .039 .020 1.948 .054

학교생활 응  도움추구의도 .043 .014 3.060 .088

주:***:p<.05로 단측검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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