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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미  향

-  연변지역  심  -

    도

주 학  학원 상담심리 공

지도 수  보 

                           

  본 연   가  아동과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  차  알아보고 결 가  아동들  만 스럽고  학 생 에 향  주  

한 격강 과 사  지지  찾아내어 찍  러한 격강  계 할 수 도  

해주고 결 가  아동에게 필 한 사  지지  해  결 가  아동들  학 생

에 한 만 감과 행복감    도움  주고  하  다.  해 본 연  

등학  5, 6학  학생들  상  결 가  아동들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  계  알아보고  한다. 

   

   한 연  다 과 같다.

  1. 아동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가 가 태에 라 어  차 가 

가?

  2.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어  향  가?

  연  상   림  연변지역 7개  등학 , 5, 6학  25개 학  아동 

609 , 학생들에게  지  학생들  격 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  하  한  108 항  어 다. 수집  료  SPSS 18.0 프 그램

 통해 었 , t 검 , 상 , 귀  사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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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 결과  다 과 같다.

  첫째,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  결 가  아동보다 

게 타났 ,  가  아동에게 주  향  볼 수 다. 

  째,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  학 생 만 도간에 한 상

 , 격강 과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한 향  미  것  타

났다. 

  째, 격강  하 과 학 생 만 도 간  상 계  한 결과  , , 

간애, 지  지식, 월  등  학 생 만 도  상   것  타났다. 사

 지지  하  지지, 사지지, 지지도 학 생 만 도  상  

 것  타났다.

  본 연  결과  결 가  아동들  학 생  보다 만 스럽게 하  해 보다 많  

격강 ( , 창 , 심, 개 , , 지  지식, 시민 식, 지도 )  가 야 

하  과  사  지지가 필 하다  것  시사한다.

  결 가  아동들  격강  진시키고 사  지지  얻게 하  하여,  과 

학  계 들  체험학습 프 그램과 학생 상담 비스  보다 많  공해야 할 것 다.

  마지막 , 러한 연  결과  과 도시 지역 학생들  비  연   심  사

연  같  후 연  통해 보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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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연  필   

  우리가 살아가   엇  에 한 답  많  사람들  행복한 

삶  사  것 라고 답한다. 사람에 라 가 다 겠지만 행복(幸福,  

hapiness)   망  어 만 하거  거움   상태, 안감

 지 않고 안심해 하거   망  그리  상태에   감  

심리  상태   경지라고 하고 다( 키 과, 우리  과

사 ). 그 다  라  우리 라  청 들  신  삶에  한 만 과 

행복  고  것 ? 에 한 결과  보  ‘아니다’라고 말할 수 

다. 지  2009  매  사  하  연 학  사 연  염 식 

수 과 한 재단(2011)  한 어린  청  6천4 여  상

 한 사 결과에  '주  행복'  2009 , 2010 에 어 3  

연  하  차지했다(경 도민 보, 2014.04.16;  직원신 , 2010.09.20; 

한 한겨 스,  2012.11.02).

  한편 1992  한 수  후  연변지역  한   해 취업  

해 짐에 라 연변에    겨진 아동ㆍ청  가하고 

(마 , 2002;  ,2000; 허철수, 2002), 간  어  고 

, 지  들과 함께 생 하고 다(연변 주  2004  

사업보고, 2004). 실  2010 에  연변지역   등학  심

 사한 료에 하  한 ㆍ 재가  아동수가 55.4%에 달하고 가

 많  학  66.7% 지 다( , 2011). 한 결 가  학생  80% 

도가 사, 우  계가 하고, 우울  가  심  많고, 

극단  행동  한다고 한다( , 2008). 뿐만 아니라 학 , 가

, 등 거 , 살, 비행 등 아동ㆍ청 가 가하고 다(연변 보, 

2008.8.12; 연변 , 2010.1.22). 어 러한 결 가  아동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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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행동과 신건강  등에 한 연변 사  심  가 고 다(

원, 숙, 원 , 2011; 허철수, 2002).  간 해 취업  

 결  경험하  아동ㆍ청 들  건강한  라  수 도  지원

할 필 가 ,  해 다양한 보  탐색할 필 가 다.

  행연 들  보  해결 심상담프 그램, 아 프 그램, 실  집단

상담, 행복 진프 그램 등  결 가  아동  감, 감  고  학

향상에 도움  다고 한다( 진, 2002; 고애 , 2008; , 

2011; 매, 2013). 상  연 들   결 가  아동   

 학  해결  한 학  향상 프 그램 개   그 과검

 하 , 결 가  아동  학 생 만 도에  맞  연  많지 않았

다. 

   Seligman(2002)  신  가  근본  강  찾아내어 계 하고 함

  진 한 행복  견할 수 다고 하 다. 아동과 청 에게 행복한 삶

란 엇  간  행복한 삶에 한 해답  찾  해 연 고  근  

연 동향  심리학 연 다.  간   특  계 하고 극

함  신과 사  건강한 달  룰 수 고 만 감  얻고 행복  

 수 다고 생각한다(  역 마틴 리그만  심리학, 2009). 라  

우리 아동과 청 들  행복한 사람  하  해  신들  격강

 견하고 계 하여  극  하고 학생  신들  직  곧 

학업에 몰 하고 들과 한 계  맺  겁고  학 생  

만들어가  만 감  게 하  것  우 다. 

  가  아동  격강  하 척도별  살펴보  지  지식, , 간

애, , , 월  등 강   학생들  학 생 만 도도  것

 었다( 보 , 2011). 한 , 사,   가지 지지원  

  사  지지  개  주  안 , 심리  안 과  계  살펴본 연

( , 2007; 미연, 2008; 수산, 2008; 순, 변미 , 2007; 진, 

하, 2010)에  가  아동들  사  지지  게 지각할수 , 안

고 극  질ㆍ  지지  공  가  신  행복

하다고 고 삶에 한 만 도가 아진다고 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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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  같   에 

한 연  별  없었다. 한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어  

들  학 생 만 도에 향  주 지가 지지 않고 , 가  

아동과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  비 등 

료가 거  없다.

  본 연 에  등학  5,6학  학생들  상  결 가  아동들  격

강 과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미  향  알아보 고 한다. 한 

결 가  아동들  만 스럽고  학 생 에 향  주  한 격강

과 사  지지  엇 지 찾아보 고 한다. 그리고 찍  러한 격강

 계 할 수 도  해주고 결 가  아동에게 필 한 사  지지  해

 결 가  아동들  학 생 에 한 만 감과 행복감    도

움  주고  한다.

2. 연   가

  본 연  연변 지역  결 가  아동들  격강 과 사  지지가 

가  아동과 어  차 가 , 격강 과 사  지지가 결 가  아동들

 학 생 만 도에 미  향  알아보  연 다.  해 다 과 같

 연  연 가  하 다. 

  연  1. 아동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가 가 태에   

           라 어  차 가 가?

  가  1-1. 가  아동과 결 가  아동 간  격강  미한 차 가  

            것 다.

  가  1-2. 가  아동과 결 가  아동 간  사  지지  미한 차   

           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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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3. 가  아동과 결 가  아동 간  학 생 만 도  미한   

           차 가  것 다.

  연  2.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  학 생 만 도에   

           어  향  가?

 

  가  2-1. 결 가  아동  격강  학 생 만 도에 향   것 다. 

  가  2-2. 결 가  아동  사  지지  학 생 만 도에 향   것   

            다.

  가  2-3.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에 해  

           미한 향   것 다.

3. 어  

  가. 결 가  개

  결 가 란 양      어  한 쪽  없  가  말한다. 

, 별거 등  경향  어  태  결 가  어 고 다( , 

2009). 양  다 다 하 라도 가  본질   생  상 보 과 심

리 ㆍ신체    결여  가 지 결 가  간주할 수 

다. 

  본 연 에  결 가    한쪽  양쪽  없  태  결 가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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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강

  근 심리학 들  간   특  보다 과학  개 하  

 울  결과 6개  핵심  수  것  찰하 다. 미  

Peterson과 Seligman(2004)   탕  6개 과 24개  격강  

 VIA(Valuesin Action) 체계  개 하 다. VIA에 술  6개 

 많  도 철학 들과 사상가들  가 게 여  핵심  특  

지  지식(wisdom & Knowledge), (courage), 간애(humanity), 감

(justice), (temperance), 월 (transcendence)  미한다. 그리고 러

한 6개  핵심  아래 간  가지고   특 들  10가지 거에 

해 하여 24개  격강  하 다(Peterson & Seligman, 2004).

  본 연 에 사 한 청  격 강  척도(VIA-Youth)  약 므 , 동

 강  다수 생하리라고 상 다. 라  등학  학생들  상

VIA(Virtuesinaction)강   체계에 포함  격 강  격 강  상  

개   수 에  해 보 고 한다. 라  연   간  

 특  타낼 수  24개 격강  포함하  6개  핵심  

격강  보 고 한다.

  다. 사  지지

  간  사  재 므  타 과  상  통하여 사   하

게 다. 러한 상  결과가  사  지지 다( , 귀, 

2003). Maslow(1971)  간  본   계  열하  그  

째 단계  ‘ 감’ 라  사   시하 다. 내 연 에  사

 지지에 한  내  지원(1985)  사  지지 척도 개  한 

연 에  한 개  러싸고  가 , 척, , 웃, 가 등  

공  ㆍ 보 ㆍ 질 ㆍ평가  도움   사  지지라 하

다.  한미 (1996)  사  지지란 사  계에  타 들  얻  수 

 사랑, , 보, 질  원  등 든 태   원  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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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라 하 다.

  라. 학 생 만 도

  학 생 만 도  하  학 라  경  공간에  학생들  사, 래, 

집단과 간 계  맺  동  하  개  주   만 하

가  도  알아보  것 라고 할 수 겠다. (2003)  학 생 만

도  하   학 생 수업,  사  계, 우  계, 

학  리  경,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도 등  볼 수 다고 

하 다. 라  본 연   에 맞춰  학생들  학 생 만 도  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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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

  연  에 라  결 가  아동,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 

순   근거  고찰하고 연 가  시하고  한다.

1. 결 가  아동

  가  결  해 결 가  내  아동들  갖  특 에 하여  연

들  참고  하여 체  해 보  다 과 같다( 주, 1975). 첫째, 

 역할  상실과 사  갈등  래한다. 결 가  아동    재

 해 ㆍ  역할  신해  엇  어떻게 하고 생    어

운 상  처리하   엇 지   역할갈등  생 다. 째, 심리

 동 시 상  재 다. 청  앞  등학  고학  시  심리 

사  특  하  아 체감   시 다. 러한 시 상  특

 해 동 시 상  필 하지만 결  해   역할과 생 상  

습득할 심리  동 시  상  없다. 째, 경  어 움  다. 재 학

에  경  지원  고  학생들 에  결 가  아동들  비  

게 타 고 다. 러한 경  어 움  학 생 에  신감 상실  

우 계에 도 극  양상  보 고 다. 째, 사 ,  결핍  

한 계  결여 다. 결 가  아동  신   고민  생했  경

우 신  고민  얘  할 상  하  가  내에  안과 사 , 

 결핍  한 학 생 에 한  행동  타낸다.  에 

하여 (1992)   사후에 가 보  에 한 연 에  학생

 아 식  사람들 간  상  과 에  한 피드  주어 야 하

 결 가  아동들  동 시 상  재  해 안 한 아 체감 , 

낮  취도, 역할 돈  어 다고 한다.  상실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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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향   편  양  없   허 함

과 별거, , 재  등 양  러싼 신상  갈등 등  학생에게 향  주

어  약하고 열등감  강하  하고 비사  특  갖게 다

고 한다(Harris, 1991). 다 째, 비행과 탈  근 다. 결 가  아

동에 한  연 에  가  내  역할갈등과 심리  동 시 상  

재가 비행 학생  원  다고 보고 다( , 1987; 상 , 1972 ; 

, 1985).   심리  동 시 상   가  아동  사  습

득함에 어  매우 하  결 가  아동들      재

 야  심리 ,  동 시  안감  신  생  통 , 하

 어 움  겪게 다.  해 결 가  아동들  학 생 에 어 움

  행동에 근하 가 쉽다. 결 가  아동과 학 생  행동 간

 계에 한 행연  보  결 가  학생들  가  아동들보다 

계에 어  , 동 안 , 학습  도가 다( 경룡, 

1987).  결 가  아동  가  아동보다 학 생 에  하지 못하고 

 학 생  에 도 특  학 수업에 한 도가 매우 낮다고 한다(

재철, 1994). 

  러한 결과들  합해 보  가   결  아동  계  사

 달  지연뿐만 아니라 심리  갈등, 우울, 안 상  래할 수 다. 

러한 상들  결 가  아동  하여  신감  상실시켜 신에게  

평가  내리게 고 학 생 만 도가 하 고 다.

  재  연변지역  결 가  한  수 후,   하여 생  

태  결 가  다수  루고 다.  연변지역  결 가 에 한 

행 연  살펴보  특 ,    비   뿐만 아니라 결

간  게  9 , 짧게  2개월( 향란, 2006)  것  타났다. 채미

(2004)  연 에    결 가  아동들  간 안 감과 사랑

 가 만 지 못하고 , 안, 집단 동에 참 하  꺼림, 싸우

 ,  , 연애 상들  보편  타 고 다고 하 다(

숙, 2010, 재 ). 양연순(2003)  결 가  아동들  경  열등감  가

지고 가 에 한 만 , , 갈등, 감  하여 사  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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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취동 가 낮 , 학 생 에 도 낮   가지고 다고 

보고하 , (2007)도 결 가  아동들   아개 과 열등감, 

안 등    가지고   하여 실  에  낮

 취동  학업 진, 등 거  등  행한 결과가 생하고 다고 보고하

다.

   결 가  아동들   타지역  다  민 과  거주 지역, 결

간과 결 가    등 에  비 할 수 없  특  갖고 다. 

  결  아동   상  가 루어지지 않고, 보 들  

아동   변 에 하지 못하  에 내향 , 심함, 감 에 취약하고, 

강한 항심  보 , 원만  못한 계, 동 고, 신경  보 도 

하고, 학업 진, 상한   행동 등 ㆍ행동  타내고 다

(朴今海，郑小新，2009). (2000)  연 에 도 결 가  들  겪고 

 어 움  학습 진과 포 ,  항 과 동  경향  고 우울하

거  심한 감  겪고 다고 보고하 다. 

  라  본 연   결  하여 아 감  하   연변지

역  결 가  아동들  하여  신  강  견하고 찾아내게 하 고 한다. 

한 그런 격강  계 하고 하여 보다 고 만 스러운 학 생

 할 수 도  도움  주  한   고 다.

  2. 격강

  가. 격강  개

  격강  심리학  수  사람들  보   애   해결하

 해 해  것에 해  하  행복  강 과 같  간  

  극  하  그 특질  연 하고  하  심리학  

에  등 한 개 다. 심리학 , 통심리학  연 한 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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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상  뿐만 아니라 간    과학  하여 

간  행복,  그리고 창  지원하  한 학 다(Seligman, 2006). 

심리학  주  크게  상태(positive states),  특질(positive 

traits),  (positive institutions)   가지  다. Peterson과 

Seligman(2004)  그  간   특질  격 강 (CharacterStrengths)

과 (Virtues)  하여 체계 (VI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하 다.  특질 란 시  심리상태가 아니라 지

고  행동양식과  미하  것  격 강 (Character 

Strengths)과 (Virtues)  미한다( 아람, 2011). 격 강 과  재

(talant)  (ability)과   개 다. 격 강  도  특

지만 재  도  개  포함하지 않 ,  재  격 강

만큼 계 하  어 고 계  습득  에, 강  개  지에 

라 결 다(Peterson & Seligman, 2004). Seligman(2006)  격 강 에 

한  가지  시하 , 1) 시간  경과 계없  지  

타  심리  특질 어야 하 , 2) 그 체  한 가  가 야 하고, 

3) 신  다  사람    경험하게 어야 하 , 4) 계 

 에  편재  어야 한다  것 다. 계 도처에  

과 강  지 않  특수한   다( 아람, 2011).   

  상에  살펴본  같  격 강  심리학  주   하   

특질  연 하고  하  것에  등 한 개  재 과 별 다. 격강  

견하고 계 하  것  개  행복과 만  시키고 아가 아실 에 

여하  행복한 삶  한 필수 건 라 할 수 다.

  . 격  강  체계

  격  강 과  체계  신 애  진단  통계편람에 상 하여 

간   특질  격  강 과 에 한  통하여 계  

체계 다.  Peterson과 Seligman(2004)에 해 시 었  동 고  

헌  사하여 6개  핵심  수 하고 6개  주 아래 24개  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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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

  러한 ‘ 격강 과 체계’ 에도 간   특질에 한 심

과 가 어 다. Jahoda  심리  건강하다고 할 수  상태  특질

 수 , 과 달, 격통합, , 한 실지각, 경  통 에 

집 했  Erikson  심리사  달 단계  통해 신뢰, , 주도

, , 체 , 감, 통합   격 특질에 해 연

하 다. Maslow  16개  격 특  한 실 지각, 수 , , 

 심  태도, 사생  , , 심미안,  경험, 애  타  

, 동료 식,   계, 리 식, 수단보다 에   

향, 공격 지 않  감각, 창 , 개  태도  실  사람들

 특  보고하 다. Ryff  Singer  심리  행복   수 , 

타 과   계, 경 통 , 생  식, 개  , 

Norman  다  가지 격  특질  재한다  격  시하  

에 Vaillant  신 역동  에   어  타주 , , 승

, 억 ,  등  시하 다( 진, 2010).

  24개  격강  10개   보편 , 행복공헌도, 도 , 타 에  

향, 말  , 가 , 특수 ,  재, 결핍  재, 습

과 도에 라 검 어  것 다. 만(2008)에 하  보편  다

수 에    여겨지고 가, 행복 공헌도  다양한  

행동과 취  진함  그  에 다  사람  행복에 여하 가, 

도  그 체  도  가  지니 가, 타 에  향  한 사람에 해 

 경우 다  사람에게  향  미 지  않 가, 말   

말  실   것  간주 가, 가  개  행동  

 상 과 시간  변 에도 안  타내 가, 특수  다  강 들

과  별  다  강 들  해  수  것  아닌가,  재  

 에 해 체  수 가, 결핍  재란 하게 한 사람

들  재하 가, 습과 도란 사  러한 강  하  한 습과 

도  가지고 가  미한다.

  Peterson과 Seligman(2004)에 하  강  다 과 같  특징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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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러한 특징   고 하  신  강  찾아낼 수 다고 한다. 

첫째, 신  진 한 본연  습 라   다. 째, 강  할  

쾌한 감  게 다. 째, 강 과   우거  연습할  

빠  학습 과가 타 다. 째, 강  할 수  새 운  지

 찾게 다. 다 째, 강 과  향  행동하고 싶  열망  

다. 여 째, 강  사 할 수 에 없다  ,  그러한 강   

거  억 할 수 없  것 같   다. 곱째, 숨겨   신  

 드 어 어 타  것처럼 여겨진다. 여 째, 강   할  

진감보다 과 가 게 다. 아 째, 강 과  한  만

들어내고 하게 다. 마지막  강  사 하고  하  내재  동  지

닌다. 어  에  탁월한 결과  취  루게 만드  역량   그  

하  과  게 만드  동  여한다.

  상에  살펴 본  같  격  강  개 , 집단  등 개  한 

 경   개  내  경에 라 도 각   다 다. 에 본 

연 에  격  강  체계에 거하고,  탕  등학생  

 특질  격강  살펴보고  한다.

  다. 격  강  

  VIA강 체계  행복과 아실 에 향  미  강 들  어 

 여  가지  핵심  지 , , 간애, , , 월 과 각각 2~7

개  하 들  어 다( 만, 2008). VIA강 체계  간  강

과  연 에  체계  공하게 었고 것  탕  하여 

Peterson과 Seligman(2004)  VIA 강 척도  개 하 고 그것  10~17  청

에게 시행할 수 도  청 도 개 하 다. VIA 강 체계  살펴보  

다 과 같다.

  지    삶  해  지식  습득하고 하  것과  지  

강 들  창 , 심, 개 , 학 열, 통찰  어   내

   만 라도  취하고  하  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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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 , 진실 ,  어 다. 간애  다  사람들  보

살피고 해지  것과    계  강   계에  개

 사 강 라고 할 수  사랑, , 사  어 다. 

 건강한 공동체 생 과 개 과 집단 간  상  건강하게 만드  사

 강  시민 식, 공 , 리 십  어 다. 한  지

 보 하고 극단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   강  , 

겸 , 신 ,  어  월  상과 행 에 해 미

 여하고 우주  연결  하  월   강  감상 , 감사, 

망, ,  어 다( 만, 2008).

  격강  별  살펴보 (안 , 2010), 지  지식  

 창   사고  행동  만들어내  개  특  미하  독

창  강 다. 새 운 보  지식  경험  얻고 하   심  탐

색  행동  하  심리  향  말하  개  신  수 한 신 과 

계   에 하  거들  탐색하여 수 하  열린 마  다. 

새 운 지식  술  우  원하고 숙달시키  것에 한   

학 열 라 한다. 하  든 강   하  통찰   사 상  

체  에  생각하고 다  사람에게 한 언  공해  수  

 미한다. 

    감  험하고  상 에  움  겨내고 그 상

 극복하  한 한 행동   하   말하  여러 가지 

과 에도 하고 지향  행동   어가   

내 근 과 사한 강 라 할 수 다. 진실  신  내  상태  도 

 행  타 에게 드러내  신에게 직해지 고 하  격  특질  

미한다.  열 과 사한 강  차  극  살아가  것과 

함께 생동감과 행동  지니고  하  태도  미한다( 원 , 2009).

  간애   사랑  다  사람과  애  하고 지할 수  

심리   미하  타  행복  해 하고   한 행동

 타  보살펴 주  향  라 한다. 사  다  사람과  

계에  감과 신뢰감  하고 상 에게 향   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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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다. 에  시민 식  신  한 집단   하고  

하  책 식  말한다. 공  든 사람  편향  개  감  개  없

 동등하게 하  태도  말하  집단 동  직 하고 악하  리하여 

집단  어 가   리 십 라 한다( 미, 2009).

    란 피해 가 가해 에 해  타내   심리  변

 미하  신   취에 해   평가  하   태

도  겸 라 한다. 신  심스런 택  필 한 험  하  후

할  행동  하지 않   말하   지향하   

에 도달하  해 신  생각, 감 , 동, 행동  하고 통 할 수  

 미한다( 수, 2008).

  감상  아 다움과 탁월함에 한 식  말하  신에게 어진 다

 사람  수고   식하고 고마움    감사라 한다. 망

 미래에 한  태도   생  역   포착하여 

 다  사람들  웃게 만드   미하   생  월  

에 한 심과 믿  수행  말한다( , 2009).

  상과 같  격강  다양한 철학    통에  어 

고 체계 었다. VIA강 체계에 포함  격강 들  행복과 아실

에 한 향  미  강 들  어 어 러한 격강  실 하  

개  과 함께    심리  안   달  도

하게 어 행복  루    수  것 다.

  라. 격강 과  심리학

  21 에 들어  비  행복에 한 체계  근  본격  시 었

, Martin Seligman  비 한 여러 심리학 들  과학  연  

하여 행복에 한 집  연  하  시 하 다. 그 결과  심리학 라

 새 운 학  야가 개척 었  행복  비 한 간    과

학 고 체계   탐 하  학  야  주  고 다. 

Seligman(1998)  그동안 심리학 들  망각하고  사  상 시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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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새 운 과 향  다 과 같  시하 다. “심리학  간  약

과 애에 한 학 만  아니라 간  강 과 에 한 학 도 해야 

한다. 진 한 료  상  것  고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  어내  것 어야 한다.” 라고 안하  러한 심리학  새

운 향  ‘ 심리학’ 라고 하 다.  심리학  간  강 과 재

 함양하고 행복  진시키  심리학  한 사  재 하고 하

 라  것 다( 만, 2008).

   심리학  매우 한 주 에 심  가지지만, 간  삶    행

복하고 게 하  한  가지 주 에  맞 고 다. 그것   

상태(positive states),  특질(positive traits),  (posi tiveins 

titu tions)   심리학   라고 린다. 각각에 하여 간단  

살펴보  다 과 같다.

  첫째,  심리학  간  주  경험하  다양한  심리 상태  

연 한다. 러한  상태  행복감, 안락감, 만 감, 사랑, 감 등과 

같    비 하여 신과 미래에 한  생각과 망, 열 , 

, 신 등  포함 다. 러한  상태  ,  , 삶에 미

 과, 진  등  고  한다.

  째,  심리학  개  지니   특질,  개   격 

특 과 강  연 에  맞 고 다.  특질 란 시  심리 상태

가 아니라 개  지  타내   행동양식  탁월한 과 

 미한다.  심리학 들  심  지니   특질  창 , 지

, , 진실 , 겸 , , 열 , 리 십, , ,  등  다.

  째,  심리학  원  행복과 실  지원하   , 

도에 해 심  지닌다. 간  신  한 직  향   수 에 없

므  러한 직  원  행복과   과  지원할 수 어

야 개  행복할 수  한 직  하게 다.  심리학  행복하

고 건강한 가 , 학 , 직 , 지역사  특 과 실  탐 한다.

   심리학에  보  행복한 삶 란  가지  ,  거운 삶, 극

 삶, 미  삶  하  것 , 진 한 행복  해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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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몰 , 삶  미가 하다(Seligman, 2006). , 개  지닌  

강  견하고 계 하여  간 계, 직업, 양 , 여가 등과 같  

한 생  에  함  진 한 행복  얻  수 다. 행복한 삶   

가지 에 하여 각각    살펴보  다 과 같다.

  첫째 거운 삶(the pleasant life) 다. 과거, 재, 미래에 해  

 감   살아가  삶  말한다. 과거  삶에 해  수 과 감사  

통해  만 감과 함  고, 재  삶 에 ‘지   순간’  체험

에 한 극  참여  몰  통해  쾌함과 거움  경험하 , 미래  삶

에 해  도 식과   통해  망감과 감   살아

가  삶 다. 거운 삶    하고   하  삶

 행복에 한 쾌락주   하  것 라고 할 수 다. 런 

에  심리학  행복  주  안 , 삶  만 ,   가   

 감 라  에  하고 연 하  시도가 루어지고 다.

  행복한 삶   째  극  삶(the engaged life) 다. 매  삶

에  하  동에 열  참여하고 몰 함  신  격  강 과 

재  한 하  실  루어 가  삶 다. Seligman(2002)  

사람마다   다양한 강 과 재  가지고 다고 말한다. 그  

러한 강 들 에  개  독특  가   보여주  것들   강

(signature strengths) 라고 지 하 , 진 한 행복(authentic happiness)  

러한  강  찾아내고 계 하여 상생 에   하  가운  견

 것 라고 주 한다. 그러한  강  할 수  , 우리  

 열  게  ‘진 한 ’가 고 다   갖게 다  

것 다. 

  행복  마지막  째  미  삶(the meaningful life) 다. 우리

 우리  삶과 행  한 미  견할 수 없  경우에  진 한 행

복감   어 다. 삶  미  신보다  큰 것과  계 에  견  

수 다. 미  삶  가 , 직 , 지역사 , 가  신  해 사하고 

공헌함  신  재 가   수   가 하다. 간  사  맥

락 에  살아가  재  에  행복 만  진 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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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  수 없다.  심리학  개 과 사  한 계  시한다. 개

 타 과 사  해 사하고 여할   큰 행복  경험할 수  뿐만 

아니라 사  경  개  통해  신  행복  진  수  강 한

다. 

  처럼  심리학  간  근본  행복과  하  재라  

가 에 근거한다. 지  행복감 에  과 실  루  겁고 

극  미  삶  진  행복한 삶 라고 여 , 진 한 행복  

 강  찾아내고 계 하여 상생 에    하  가운  견  

것 라   취하고 다. 

 

  3. 사  지지

  

  가. 사  지지  개

  간  사  재 므  타 과  상  통하여 사   하

게 다. 러한 상  결과가  사  지지 다( , 귀, 

2003). Maslow(1971)  간  본   계  열하  그  

째 단계  ‘ 감’ 라  사   시하 다. 사   생리

  안   다  필  하  한 라고 식한 것 다. 

고 실(2006)에  사  지지에 한 연  스트 스가 에 미  

향에  매개변  역할  진행  시 하 고, Cobb(1976)에 러  본격

 연 가 진행 었다고 한다. 그  사  지지  통해  개  신  보

살핌과 사랑  고 고 가   재   동시에 사 달  하고 

감   수 다고 하 다. 그 후  사  지지에 한 연 가 지

 진행 었고, 사  지지  개 도 여러 학 들에 해 었다. 

Caplan  사  지지  상  루어지  사  집합체에 해 공  

피드  하 고, 내 에 라 보 지  지지,  지지,  

지지 등  하여 지지  행동  강 하 다(Caplan, 1974; 고 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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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 Dean과 Lin(1977)  타 , 집단, 지역 사  상 에  개  얻

 지지, Kahn과 Antonucci(1980)  사람들 사 에 애 , , 도움  하  

상  하  것  사  지지라 하 다. Cohen과 Hoberman(1983)  개  

사  상  하  타  얻  든  원  사  지지

라 하 다.

  내 연 에  해  학 들  연 들   하여 사  지지에 한 

 내 , 지원(1985)  사  지지 척도 개  한 연 에  한 

개  러싸고  가 , 척, , 웃, 가 등   공  

ㆍ 보 ㆍ 질 ㆍ평가  도움   사  지지라 하 다. 

(1993)  계에  복합 고 다차원  특  가지  개 , 스

트 스  하고 건강  진시켜 삶  질  향상시키  개  사  지

지  하 다. 한 한미 (1996)  사  지지란 사  계에  타 들

 얻  수  사랑, , 보, 질  원  등 든 태   

원  미하  것 라 하 다.

  상  연  통합  살펴본 결과  탕  본 연 에  사  지

지  개  타 과 사  상  하  그들  얻  지 , , 

 지지라고 한다.

  

  . 사  지지원

  청  삶  질  단  산  아닌 복합 고  산  들

 러싼 경  맥락에  살펴 야 한다(변미 , 순, 2007). 청  사

 지지에 한  주  연 에 라 다 게 지만  

스트 스에 처하  해 개 에게 공  질 , 신  것  

다(Chu, Saucier & Hafner, 2010). 경(2008)에  아동  맺  사  

계  경  한  도움  청하  술   달하지 못하여 

그들  경험하  사  지지  한 다. 라  가  향   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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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계  , 가 , , 사, 웃 등  고 다. 

  ,  지지에 해 살펴보 ,  안 고 극  지지  

질ㆍ  지지  공  청 들  들   가  삶에 

한 만 도가  것  타났다.( 순, 변미 , 2007; 진, 하, 

2010). 한  한 지지  지각한 아동  아개   

하고 아통  가지고   수  아 감  타낸다  

Belle과 Longfellow(1984)  연  보고  아 감  학생  학 생 과 

미한 상  다  연 들( , 2005; 연 , 2010; 연주, 2011; 여태

철, 매향, 2006)  탕  아동  지각한  사 지지가 학생  학

행복에도 주 한 향  주  변  상할 수 다.

  째, 사  지지  청  학 경체계에  한 원  사  지

지가 수  삶  질에  향  미 다고 한다(Holahan & Holahan, 

1986; 아 , 2011). 아동에게 학  2  가  근 맞  가  

가  과 후 수업 동   학  아동에 한   

가하고  실 다. 라  학 에  님과 같  재  사 역시 아

동  지 ,  달에 한 향  미  아동  사  상  

통해  사 생  하  필 한 지식, 술, 가 , 태도 등  하고 달

시키게 다.  (1993)  연  보고 도 한다. 사  지지  학

생들  행동 생  고 학 생 에  향  미 다. 특  학

업스트 스  포함한 스트 스 험상  감 시킴  학   삶  만

도   것  타났다(Torsheimf & Wold, 2001; , 2007; 안지

, 2007).

  째, 본 연  연  상  등학  5,6학  학생   사 에  

학생들   시  아동들  래 계  매우 하게 여 고  향  

많  다(Hunter & Youniss, 1982). 계  통해 아동  타 과 상

하   고 신  행동  통 하  타 과 사한  감  공

하   갖게 다( 수산, 2008). Arslan(2009) 연 에 하   

지지가 결여  청 라도 래  많  지지  다 , 그들  감

과 신감  아지고,  하고 하  것  타났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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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2009)에 하  계  가  사  다 게  상

계라  새 운 계  시 가  다  사  지지   다  질  

사  지지  공하  매우 한 지지원 다.

  상  탕  아동  달에 한 향  주  주 한 사  지지원  

, , 사  들  공  사  지지  결 가  아동  학

생 만 도 사 에 어 한 계가 지 살펴볼 필 가 다.

 4.학 생 만 도

  만 라  어  개  갖   실   보상사  라고 보

았   학 생 만 도  학   과가 아동들   시켰 지

 타내  개  볼 수 다(Elliot & Shin, 2002). 학  과  학

업 취도  같  객  지  학 생 만 도라  주  지  변  수 

다. 여 , 경근, 2006). 학  과에 한 연  학업 취도 

에  살펴본 연 들( 식,  2002; Baker, 1998; Huebner & 

MacCullough, 2000)  많았  학 생 만 도에 해  체계  수행  

연 가 미 한 실 었다. 근 아동들  만 스런 학 생  한 다양한 변

들에 해 연 고 다. 학 생 에 한 동   수업태도 원 한 

사  계 등 학업  다  변 들에 해  심  가지  시 하

다(신 , 도 심, 2000; Paulson, 1996; Elliot & Shin, 2002). 여 과 

경근 (2006)  학 생 만 도에 향  미   크게 개  수  변

과 학  수  변  었다. 개  수 변 에  별, 연 , 가  사

경  경, 거주지 등  경변 과 아 감, 학습동 , 귀 향 등 내

특 변  다. 개  내  변 수 에  살펴보  아 감과 같  내

특  학 생 만 도에 향  미  것  타났다. 개  내  특 들  

개  태도  행동에 향  미  아개 과 하  향  타  

다( 래, 1994). 라   아개  가지고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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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가지고  아동들보다 학 생 만 도가  것  타났

다.   아개  가진 아동들  우 계  학업 사  계에  

강  보  학 에 한  만 수  게 타  것 다( 식, 

2002; Benjamin & Hollings, 1997; Verkuyten & Thijs, 2002).

  학 생 만 도에 향  미  학  수 변 에  사  계, 우

계, 학업취도, 수학습 , 학  시 , 학  민주   등  다. 

사  계  학 생 만 도  매우 한 다. 사  비우

 계  간 계  과 학습  어 움  연결 므  학 생 에 척 

하다( 진숙, 2002). 한 사  원만한 계  아동들  스트 스  감

시켜 학 생 만 도  다  연 결과도 다(Steptoe, 1991). 우 계 

한 학 생 만 도에 매우 한 결 다. 우 고 한 계

 한 청 들  그 지 못한 청 들에 비해 심리 ㆍ사 ㆍ학업  

취수  매우  것  타났다(McGuire & Weisz, 1982).  많  들

 사귄 아동들  학 에 한 우  태도  만 도가 고 학업 취도 향상

었다(Ladd, 1999). 한 Majeed과 동료들(2002)  연 에  우간  

한 계가 학 생 만 도에 가  큰 향  미쳤  우간  경쟁  계

 만 도에  향  미  것  타났다. 신 주  지 (2003)  

연 에 도 우 계가  수  학 생 만 도도  것  타났다. 

한 학업 취도도 학 생 만 도  한 연  었  학업   

아동들  학 생  에 신감과 만 도가  것  타났다(신 주, 

지 , 2003). 수학습과  한 학 생 만 도   상  타냈  학

수업에 한 만 도가 수  학 에 한 만 도가  것  다

( 진숙, 2002). Jackson(1968), Pate(1993)과 Marks(2000)  연 에 도 수업

 질  아동들  학 생 만 도에 향  미  것  다. 그 에도 

학 시  민주  운  등  아동들  학 생 만 도에 향  미  것  

알  다 ( , , 2001; 한 상, 1996; Karasek & Theorell, 1990; 

Samdaletal, 1998).

  청  삶과 달에  매우 한 시  아동들   시   

학 에  보낸다. 아동들  학 생 에  하고 만 하 지  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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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아니라 그 후  심리  사  에도 매우 한 향  다. 아동

들  학 생 에  하지 못하고 만  다  청 후  삶에

도  만 도가 낮아지   향  미  것 다(계   2001 ; 

경 , 2004; 식, , 2002; 신 주, 지 , 2003; 경아, , 

1999; Peyes & Jason, 1993; Verkuten & Thijis, 2002). 

  라  아동들  학 에  하고 원만한 학 생  경험하도  하  

 아동들  행복과 건강한 삶 아가  달에 매우 한 다.

  5. 격강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가. 격강 과 사  지지

  사  지지  격강  직  살펴본 연  많지 않지만 사  지

지  격 개별강 들  사  지지  해 격   특질 등  계

 살펴본 연 들  통해 사  지지가 격강 에 미  향  할 수 

다.

  격   특질  하   사  지지 , 지각   지지

  지지가  수 과 심리  안 감   한 역할  한다

( 민 , 경, 2009). 수 과 강승 (2011)  학생  지각한 지지, 

지지  에 향  미 고, 행복에도 한 직  상 계가 

 강 하 다. 감사도  심리상태    숙(2008)  가

과 사 에   지지에 해  감  감사  심리  안 감  개  

삶에 한 향  미 다고 하 다. 격강  하   창  사  

지지변   특 ,  사  지지에 해 창 , 창  격, 사고  상

 고, 학습동 도  상  다(고 진, 2009; , 2009)고 하

다. 한 , 사,  사  지지에 해 리 십  생 술   

상   고 다( , 2012; , 2007). 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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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래  지지  계  통해 에 

직  향  미 다( 경림, 1995; 경 , 2012; , 경 , 2008). 

월  하   망과  계  청  사  지지  게 지각 할수

 망수  아진다( 진, 하, 2010)고 하 다.

  상  행연  결과들  미루어 보아 아동에게 사  지지   삶  

지각  신  격강  지하고  여하  학 생 , 학업

취  생 만 에도 향  미 고  시사한다.

  . 격강 과 학 생 만 도

  어  학생  주어진 경에 감사하고 만 하 가 하 ,  다  어  학생  

주어진 경에 만 하지 못하고 평과 만  하 도 한다. 한 어  학

생  도 객  견지에  상  단하  매사에 동  

 하 도 한다. 처럼 학생  격  강  스트 스 처 식 뿐만 아니

라 삶  만 도에도 향  미  것  생각 다. 주(2010)  청  

격  강 과 학 생  도 간  계연  통해, 청  격  강  

학 생  도  통계  미한  상  보 다고 다. 그  연

에 , 감상 과 감사, 망, ,  강  포함한 ' 월'에 해당하

  학 경     가  큰 역할  하 다. 한 '지

 지식'과    학업    가  큰 역할  하 다. 사

과 미한    ' 간애', ' 월 ', '지  지식', '

' 다. 주(2010) 역시 격강 과 학 생  간  연  연 하

여, 24가지 격 강   특  학 열, , , , 개 , 지도

, 감  수  학    하  것  보고하 다. 격 강 과 

학 생 만 도 역시 미한 상  계  타났다. 격 강  하 척

도별  지  지식(r=.48), (r=.40), 간애(r=.50), (r=.42), 

(r=.30), 월 (r=.46)   p<.01  수 에  학 생 만 도  한 

상  타내어 격 강  하  지  지식, , 간애, 

, , 월  수  학 생 만 도도 게 타났다( 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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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  지지  학 생 만 도

 ‘ 간  사  동 다’  아리스 스  언  듯  간  없

 타 과 상  하  살아가  재 다. Maslow(1971)  계 에

  째 단계   ,  타  사랑과 , 해  고

하  사   보아도 간  삶에  사  지지   알 수 다. 

사  지지  통해 사랑과 감  가  사람  행복  경험하게 

다( 순 , 2005). 사  지지  주  안 , 심리  안 에 한 연  

찍  꾸  진행 어 고 사  지지가 아동들  심리  과 주  

안 에 미한 계가  알 수 다(Bryant, 1985; Cohen & Wills, 

1985; Sarason et al, 1991; Turner, 1981; Wheaton, 1985). , 개  지각하

 사  지지가 수  심리  안  리고 사고가  

, 사  지지  낮게 지각할수   스트 스  경험하게 므  사

 지지가 개  신 건강에 향  미  한   것 다.

  내 연 에  (1993)    지각하고  

한 사  지지  았다고 지각하  청   행복하다고  것  

보고했고, 미 (2000)  순주(2001)  래   지지  았다고 지

각하  청  심리  안 고 사  만도 낮아 결과  심리  

안 감  다고 보고하 다. ,  지지에 해 살펴보 ,  

안 고 극  지지  질ㆍ  지지  공  청 들  들  

 가  삶에 한 만 도가  것  타났다( 순, 변

미 , 2007; 진, 하, 2010). 째, 래지지  청   

지지가 어들   가하  지지 , 많  연 에  청  삶  질

에 하게 향  미   지 다( 철, 신, 2004). Arslan 

(2009)  연 에 하   지지가 결여  청 라도 래  많  

지지  다 , 그들  감과 신감  아지고,  하고 

하  것  타났다. 째, 사  지지  청  학  경체계에  

한 원  사  지지가 수  삶  질에  향  미 다고 

한다(Holahan &  Holahan, 1986; 아 , 2011). 사  지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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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생  고 학 생 에  향  미 다. 특  학업스트 스

 포함한 스트 스 험상  감 시킴  학   삶  만 도  

 것  타났다( , 2007; 안지 , 2007).

  처럼 사  지지  개  주  안  결 하  한 므  학

생들  학 에   안 감  학 행복  언하 도 결    

수  상할 수 다. 한 등학  5, 6학  시  타  에 향

 많  고 민  체가 집단주  향  띄므  아동  학 행복  타

과  계에 많   한  다고 단  사  지지  학생

 학 행복   주 한 변   것 다.

  살펴본  같  격 강 과 학 생 에 한 연  주  학 생 에 

한 연 가 , 학 생  만 에 한 연  주  청  가 경

 경  경  학업 취 수 과  연 에 하여  뿐 었다. 

에 본 연 에  결 가  아동  학 생 에 하여 고 만한 감

과  많  경험할수  학 생 에 보다 극 고  태도  

할 것 라  견지에 , 학생들  학 생 에 해 갖  주  감   학

생  '만 '과 격강 , 사  지지 등   연 에 하여 알

아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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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1. 연 상

  본 연   림  연변지역 27개  등학  , 7개 등학  5, 

6학  25개 학  아동 647  상  실시하 다. 등아동들  

 내  해할 수 도  각 담 사 도움아래 검사   

실시하도  하 다. 료 수집  647  수하여 답  실하거  못 

 료  한  609  본 연  상  사 하 다. 연 상  

통계학  변  포  살펴보  아래   Ⅲ-1과 같다.

   Ⅲ-1. 연 상  통계학  특

                                                             (N=609) 

빈도 트

별
225 36.9

여 384 63.1

가 태
가 267 43.8

결 가 342 56.2

학
5학 238 39.1

6학 371 60.9

2. 도

  본 연 에  청  격강  하고 강  산 하  해 청

 격강 검사  아동들  학 생 만 도  알아보  해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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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하 다. 한 사  지지 검사도 실행하 다.

  가. 청 격강 척도

  개  격강  24가지  하  하여 Peterson과 Seligman(2004)  

보고식 검사  VIA강 척도 VIS-IS: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개 하 다. 본 연 에  Charac terstreng thsand virtues : 

Ahandbook of classification(Peterson & Seligman, 2004)에 시 어  청

 VIA-Youth  약  역한 48개 항(한 심리상담연  2009)  사

하 다. 청  VIA-Youth 검사  10~17  청 에게 시행할 수  5

 Likert 척도 “5=  가  같 ”, “4=  거  같 ”, “3=  다  

같 ”, “2=  약간 같 ”, “1=   같지 않 ”)  사  하고 다. 

본 연 에  지도 수  상 하여  신앙과   2 항  빼고 

지 46 항  사 하 , 등학  고학  아동들  청  VIA-Youth척도

 쉽게 해하고 질 에 답할 수 도  사  도움아래 실시하 다. 한 

약  척도  사 하  에 동  강  다수 생하리라고 상 어 

격강  상 개  수 에  해보았다. 본 척도  46개 항  짝수

항   역채 하고 앞  수 항과 합산하여 각 격강  수  계산

하  격강  수가 수  아동   격강  다  것  

미한다. VIA-IS  VIA-Youth  아직    개 할 필 가  재 신뢰

도  타당도가 상당   것  보고 어 다. 본 연 에  격강 척도 단

 46개 항   합하여 한 체 내 신뢰도(Cronbach’s α)  .82

다. 청  격강 척도    Ⅲ-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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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수          격 강

지  지식 10 창 , 심, 개 , 학 열, 통찰

8 감함, 내, 진실 , 

간애 6 사랑, , 사

6 시민 식, 공 함, 리 십

8 , 겸 , 신 , 

월 8 심미안, 감사, 망, , 

계 46 신뢰도 (Cronbach’s α)  .82

   Ⅲ-2. 청  격강 척도  

  . 사  지지 척도

  본 연 에  등학생  지각한 사  지지  하  해 Nolten 

(1994)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미라(2000)가 안한 ‘학생 사  

지지척도’  수 하여 사 한 (2006)  것  사 하 다.

  사  지지  하   지지, 사지지, 지지  가 , 사, 

들과 상 하  그들  얻  수  , 거움, 감, 심리  

안 감,  등  든  원  말한다. 각 별 9 항씩  27 항

 어 다. 4  Likert식 척도  매우 그 다=4 , 그 다=3 , 그 지 

않다=2 ,  그 지 않다=1  채 하여 수가 수  아동  사  

지지  게 지각하고  미하  역산 항  없다. 각 하  별 항

과 본 검사  신뢰도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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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지지 1-9 9 .93

사지지 10-18 9 .93

친 지지 19-27 9 .93

전    체 27 .95

   Ⅲ-3. 사  지지 척도  항   신뢰도

  다. 학 생 만 도 척도

  본 연 에  사 한 학 생 만 도 척도  도상철(1982), 순 (1993), 

순복(2007), 지 (2010)등  사 한  고 6개 역  어  

그  지 (2010)  학  아동들  학 에 한 태도 검사연 에 했  

것  사 하 다.  검사  학 생  에 한 만 ( : 학 생  겁

다), 수업 에 한 만 ( : 수업 시간  미 고 담  없다), 사에 

한 만 ( : 학  에  생님  만  가워  달 가 사  한다), 

우 계에 한 만 ( : 우리 에  것  만 스럽게 생각 한다), 학  

리  경에 한 만 ( : 실  공 할 건과 시   갖 고 다),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 : 특별 동에 참가하  것  겁다) , 

6개 하  역  어 각 역마다 6개 항씩, 체 36개 항  

어 다. 연  참여 들  5  Likert척도(1:  그 지 않다, 2:별  그 지 

않다, 3:보통 다, 4:그 다, 5:매우 그 다)  학 생 만 도에 해 답하

게 다. 결과 처리 시  내  항(8, 9, 15, 20, 21, 23, 24, 25, 

26, 30, 31, 32, 33, 34  항)  역산 처리하 다.

  검사 내  학 생  에 한 만 , 수업 에 한 만 , 사  

계 만 , 우 계에 한 만 , 학  리  경에 한 만 , 학 행사 



- 30 -

     하   역 항수    항 Cronbach's

학 생 에 한 만 6 1,6,7,8*,20
*,21* .694

수업 에 한 만 6 2,9*,10,22,23
*,24* .612

사  계에 한 만 6 3,11,12,25*,26
*,27 .738

우 계에 한 만 6 4,13,14,28,29,30* .759

학  리  경 5 5, 15*,16,31
*,32* .705

학 행사  특별 동에 

한 만
6 17,18,19,33*,34

*,35 .660

계 35  .879

 특별 동에 한 만  학 생 만  도  하 고 들 각 하 역

 수  합하여 평균값  학 생 만 도 수  사 하 다. 수가 

 아동  지각하  학 생 만 도가  타낸다. 들 각 역  항 

  신뢰도  결과 체 신뢰도 값  0.8 상  값  타  비  

신뢰할 만하다. 에 한 결과  다   Ⅲ-4에 시하 다.

   Ⅲ-4. 학 생 만 도  항   신뢰도

  * 시 항  역산 항 .

3. 료처리  

  본 연  가  검 하  하여 SPSS 18.0  사 하 다. 

  첫째, 체 연 상 들  통계학  특  알아보  해 빈도  

 하고, 각 도  신뢰도 검  해 Cronbach α  산 하 다. 

  째,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가 태별 차 검  

해 t-tes  원변량 (one-way ANOVA)  실시하여 처리하 다.

  째, 주 변 들  격강 과 사  지지, 그리고 학 생 만 도간  

계  악하  해 상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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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결 가  아동들  격강 과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어

한 향  미 지 살펴보고 학 생 만 도에 미하게 향  미  격

강 , 사  지지가 엇 지 탐색하고  격강 과 사  지지  하 변

 독립변수  학 생 만 도  변수  한 다 귀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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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결과  해

  1. 가 태에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 차

  아동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에 한 가 태별 차 검

 해 t-tes  원변량 (one-way ANOVA)  실시하여 처리하 , 그 결

과   Ⅳ-1과 같다.

   Ⅳ-1.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가 가 태에  차

가 태 N 평균 편차 F

격강
가 267 3.6868 .43553

7.496**

결 가 342 3.5146 .43986

사

지지

가 267 3.3444 .45874
4.904*

결 가 342 3.1657 .51589

학 생

만 도

가 267 4.3016 .90387
10.313**

결 가 342 2.2016 .5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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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1에  보   같 , 아동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가 태  차  검 한 결과,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가 결 가  아동보다 평균에  게 타났 ,  통계  p<.05 

수 에  차 가 다고 볼 수 다. 학 생 만 도에 도 가  아동  결

가  아동보다 평균에  게 타났 ,  통계  p<.01 수 에  

미한 차 가  것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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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1.
지혜
지식

2.

용

3.

간애

4.

정

5.

절제

6.

월

7.
격

강점

8.

지지

9.
사

지지

10.
친
지지

11.
사회
지지

12.
학
생활
만족

1 1

2 .352
**

1

3 .436
**

.438
**

1

4 .346
**

.460
**

.438
**

1

5 .415
**

.371
**

.378
**

.436
**

1

6 .361
**

.328
**

.348
**

.331
**

.420
**

1

7 .713
**

.705
**

.697
**

.710
**

.726
**

.653
**

1

8 .137
*

.103 .207
**

.221
**

.085 .187
**

.218
**

1

9 .091 .140
**

.147
**

.142
**

.114
*

.123
*

.178
*

.597
**

1

10 .033 -.004 .030 .072 .116
*

.087 .079 .407
**

.434
**

1

11 .102 .091 .149
**

.172
**

.132
*

.159
**

.188
**

.801
**

.819
**

.799
**

1

12 .122* .130* .129* .164** .080 .121* .176** .290** .376** 309** .402** 1

2. 학 생 만 도에 한 격강   사  지지  귀

  가.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간  상 계

  본 연 에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미  향에 한 검  하 에 앞  우  변 과 하 변  포함한 12개  

변 들 간  계  피어슨 변량 상 계수(Pearson r)  하 , 상

계행   Ⅳ-2에 시하 다. 

   Ⅳ-2.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간  상 계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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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2에  보   같 , 격강 과 학 생 만 도 간에 체 상

계  r=.176(p<.01)  통계  한 상   것  타났

, 각 하  간  상 계  고 r=.164(p<.01)~  r=.122(p<.05)  여

러 하 에 도 한 상   것  타났다. 특 , 하  

 (r=.164)  p<.01 수 에  한 상  , (r=.130), 

간애(r=.129), 지  지식(r=.122), 월 (r=.121) 등  p<.05 수 에  

상   것  타났다. 

  다  격강 과 사  지지 간  계   Ⅳ-2에  같  살펴보 , 

들 체  계가 r=.188(p<.01)  통계  한 상   것

 타났 , 각 하  간  상 계수  고 r=.159(p<.01)~  r=.132 

(p<.05)  타났  격강  하  월 , , , 간애 등  

통계  한 상  다고 볼 수 다.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간  상 계   Ⅳ-2에  같  

살펴보 , 체 상 계가 r=.402(p<.01)  통계  한 상  

 것  타났 , 들 하  간에 상 계수  고 r=.376(p<.01)~

 r=.290(p<.01)  든 하 에  한 상   것  타났

다. 특  사지지  학 생 만 도 간에  통계  한 상  

r=.376(p<.01)   것  타났 ,  통계  37.6%  

 알 수 다.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간  상

계  변 과 하 변  포함한 12개  변 들 간  계  피어슨 변량 

상 계수(Pearson r)  검 한 결과에  9개  변 에   미한 상

계가  것  타났 ,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간에 통계  미한 상 계가   할 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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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 계수

β t
B SE

상 수 91.007 4.903 10.74**

격강 .112 .039 .117 2.91**

R²=.014   Adjusted R²=.012   F=8.493     p값= .000

  . 학 생 만 도에 한 격강  귀

  다  결 가  아동  격강  학 생 만 도에 미  향  검

해 보  해 독립변 ( 격강 과 그 하 )  변 (학 생 만 도)에 

한 단순 귀 과 다 귀  실시하 , 연 결과  리하여  Ⅳ

-3,  Ⅳ-4에 시하고 술하 다.

   Ⅳ-3. 학 생 만 도에 한 격강  단순 귀

  **p<.01 

   Ⅳ-3에 ,  결 가  아동  격강  R²=.014로 학 생 만 도에 

미하게 미  독립변  타내 , F값  8.493,  .000

 수  p<.001에  향  미 고  것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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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 계수

β t
B SE

상수 2.472 .439 5.634**

지  지식 .318 .114 .131 2.779*

-.158 .106 -.076 -1.485**

간애 .004 .098 .002 .037*

.153 .099 .077 1.546**

-.010 .112 -.004 -.086*

월 .168 .100 .088 1.679*

R²=.023   Adjusted R²=.014   F= 2.395    p값= .000

   Ⅳ-4. 학 생 만 도에 한 격강  하  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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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격강  수  .00에  학 생 만 도  하게 하고 

다. 학 생 만 도에 하게 향  미  격강  하  지  

지식(t=2.80, p=.05), 간애(t=0.04, p=.05), (t=1.55, p=.01), 월

(t=1.68, p=.05)  타났다. 독립변수  상  여도  타내  계

수(β)에 하  격강  하  에  , 지  지식, 월 , 간

애  순  학 생 만 도에 향  미 고  것  타났다.  

, 지  지식, 월 , 간애 강   결 가  아동들  학 생 만

도도  것  다. 격강  하  , (t=-.16, p=.01)  

(t=-.01, p=.05)  상  계가  것  타 ,   강

  결 가  아동  학 생 만 도가 낮  것  타났다.  등학

 5,6학  아동  신체 · 사  특 과 연   감함, 진실 , , 

겸 ,  등 하  격강   아동  학 생 만 도가 낮다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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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상수 85.268 3.989 21.374**

사회적 지지 .237 .045 .209 5.274**

R²=.044   Adjusted R²=.042   F=27.811    p값= .000

  다. 학 생 만 도에 한 사  지지  귀

  다  결 가  아동  격강  학 생 만 도에 미  향  검

해 보  해 독립변 (사  지지  그 하 )  변 (학 생 만

도)에 한 단순 귀 과 다 귀  실시하 , 연 결과  리하여 

 Ⅳ-5  Ⅳ-6에 시하고 술하 다.

  

  표 Ⅳ-5. 학 생활만족도에 한 사회적 지지  단순회귀

 **p<.01 

  

   Ⅳ-5에 ,  결 가  아동  사  지지  R²=.044  학 생 만 도

에 미하게 미  독립변  타내 , t값  5.274,  .000

 수  p<.001에  향  미 고  것  타났다. 학 생 만

도에 한 사  지지  량  4.4%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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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 계수

β t

B SE

상수 3.286 .347 9.465**

지지 .342 .117 .150 2.921*

사지지 .463 .117 .207 3.962**

지지 .076 .085 .042 .898

R²=.027   Adjusted R²=.022   F=23.029     p값= .000

   Ⅳ-6. 학 생 만 도에 한 사  지지 하  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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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사  지지  수  .000에  학 생 만 도  하게 

하고 다. 학 생 만 도에 하게 향  미  사 지지  하  

지지(t=2.92, p=.05), 사지지(t=3.96, p=.01)  타났다. 독립변수  상

 여도  타내  계수(β)에 하  사 지지  하   

사지지, 지지  순  학 생 만 도에 향  미 고  것  타

났다.  사   지지  많  경험하  결 가  아동들  학 생 만

도도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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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 계수

β t
B SE

상수 65.729 6.439 10.209**

격강 .089 .043 .104 2.074*

사  지지 .407 .054 .382 7.595**

R²=.172   Adjusted R²=.167   F=35.211     p값= .000

   Ⅳ-7. 학 생 만 도에 한 격강   사  지지  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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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7  결과에   살펴보  독립변수 에  격강  순

 .05에 , 사  지지  수  .00에  하게 하고 다. 차  

사  지지(t=7.60, p=.01), 격강 (t=2.07, p=.05)  타났다. 독립변수

 상  여  타내  계수(β)에 하  독립변수  사  지지, 

격강  순  학 생 만 도에 향  주  것  타났다. 학 생 만

도에 가  크게 향  미  변수  사  지지 , R²=.172  변  타

났 ,  Ⅳ-7과 같  귀  합  F=35.211  한 결과  타 내

고 , 한 결 계수  할 수  향 (R²=.172 )  약 17.2 %가 

학 생 만 도에 향  미 다고 할 수 다. 라  본 연   

검  결과 귀 식  다 과 같다.

   Y′(학 생 만 도) = 0.089 × 격강  + 0.407 × 사  지지 + 65.729

   같  다 귀  실시한 결과에  학 생 만 도에 향  미  

독립변수  격강 (β=.104)과 사  지지(β=.382)  타났 , 결 가  

아동  사  지지가 격강 보다 학 생 만 도에  큰 향  미  것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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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언

  

본 연 에  등학  학생들  상  결 가  아동들  격강 과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미  향  알아  결 가  아동들  

만 스럽고  학 생 에 향  주  한 격강  찾아내어 찍

 러한 격강  계 할 수 도  해  결 가  아동들  

학 생 에 한 만 감과 행복감    도움  주   가지고 실

시 었다. 본 연 에  가  아동과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그리고 학 생 만 도  차  알아보았고,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  학 생 만 도  상 계  알아보았 ,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어  향  주 가도 알아보았다. 

 해 본 연 에   연변 주에 재한 7개  등학  

5, 6학  25개 학  아동 609  연  상  진 주  결과  

심  가  검  결과  하고 하  다 과 같다.

  첫째, 아동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가 태  차  

검 한 결과,  Ⅳ-1에  보   같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가 결 가  아동보다 평균에  게 타났 ,  통계  p<.05 

수 에  차 가 다고 볼 수 다. 학 생 만 도에 도 가  아동  결

가  아동보다 평균에  게 타났 ,  통계  p<.01 수 에  

미한 차 가  것  타났다. 라 ‘ 가  아동과 결 가  아

동 간  격강  미한 차 가  것 다.’  가  1과‘ 가  아

동과 결 가  아동 간  사  지지  미한 차 가  것 다.’가  

1-2 그리고‘ 가  아동과 결 가  아동 간  학 생 만 도  미한 

차 가  것 다.’가  1-3   지지 었다.

  라  아동  경우 가  아동  결 가  아동보다 격강  사  

지지가  고 라  학 생 만 도도 결 가  아동보다 다  것  

한다.  결과  우리 계  주  가  아동  결 가  아동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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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만 도가  것 라  하  것  통계  하 다.

  째, 결 가  아동  격강   사  지지  학 생 만 도 간  상

계  살펴보 , 다 과 같다.

  통계  격강 과 학 생 만 도 간에 체 상 계  한 상

  것  타났 , 격강  하 과 학 생 만 도  간  

상 계  한 결과도 한 상   것  타났다. 라   

‘결 가  아동  격강  학 생 만 도  미하게 할 것 다.’

가  2-1  지지 었다. 

   행연  비 해보   아개  가진 아동들  우 계  

학업 사  계에  강  보  학 에 한  만 수  게 

타  것 다( 식, 2002). 특   강  결 가  아동  헌신 고 

실하게 학 , 학  등 집단  해 열심  하여 가 해야 할 몫  다 

할  드러 다. 라   강  결 가  아동  학 생 만 도가 다. 

보 (2010)  격강  등학생  격강  달  학업   학 생

만 도에 미  향에 한 연 에  학 생 만 도  하  격강  

 월 , 간애, 지  지식, , 가 타났다고 하 다. 것  

본 연 에  결 가  아동들에게 타났  것과도 사한 결과 다.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  한 상   것  타났

, 특  사지지  학 생 만 도 간에  통계  한 상  

 것  타났다. 라  ‘결 가  아동  사  지지  학 생 만 도

 미하게 할 것 다.’  가  2-2  지지 었다. 아동  사  

계  학 생 만 도  매우 한 다. 실  행연 들  살펴보  

사지지가 학 생 만 도  다고 고 다. 진숙(2002)에 하  

사  비우  계  간 계  과 학습  어 움  연결 므  학

생 에 척 하다. 한 사  원만한 계  아동들  스트 스  감

시켜 학 생 만 도  다  연 결과도 다(Steptoe, 1991). 행연

에  살펴 본  연변지역  결 가  아동들  결 가 태 체가 아

동  행동  하  것  아니 , 사  지지가  어 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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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결 가  라고 해도  하고 다. 사  지지가 

아동  우울, 안  비행, 공격 에 한 에 다( 숙 , 

2012). 

  마지막   Ⅳ-7  결과에   살펴보  결 가  아동  생 만

도에 향  주  변 들  차  사  지지, 격강  타났다. 

라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에 해  

미한 향   것 다.’  가  2-3도 지지 었다. 라  러한 연  

결과  근거  결 가  아동  학  생 만 에 어  사  지지  향상시

켜  필 가 다고 보   결 가  아동  학 생 만  에 어  도

움   것  다.

  본 연 에  가 태별  아동  격강 , 사  지지  학 생 만 도

 차  결 가  아동들  격강 과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미

 향  알아보았다. 본 연 가 가지고   시사  알아보  다

과 같다.

  첫째, 가 태별  격강   사  지지, 그리고 학 생 만 도  비

해 본 결과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가  

결 가  아동보다 게 타났 ,  가 과 없  아동들에게 

주  향  볼 수 다. 

  결 가  아동   재  가   루어지지 않  경우가 

많다.  해결하  해  경  지원에 하여 심리 , 신  지원도 할 

수  도  가 마 어야 할 것  보 다.

  째, 결 가  아동  격강  , 개  하 변 에  지  지식, 

, 월 , 간애 등  학 생 만 도  미한 상 가 고 향  

미 고  것  타났다.   아개  가지고 고, 격강  

 결 가  아동들   아개  가지고 , 격강  낮  결

가  아동들보다 학 생 만 도가  것  타났다.  격강  

달  통해 학 생 만 도   수  미한다. 가 과 학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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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격강   특  창 과 심, 개 , 학 열, , 

, 지도  격 강  러  수  다양한  프 그램  계 하  

 야 한다.

  째, 사  지지  하   사지지가 학 생 만 도에 큰 향  미

다  것  알 수 다.   재  만 하지 못하  결 가  

아동들  사들  심, 지지   리만  하  라  학 생 에 

 , 극  하게 다. 특  결 가  아동   재  

 그리움  사  통해 해결 , 학 에  사  우  지내  

 것 다. 라  결 가  아동  학 생 만 도   해 사  

지지 특  사지지가 필 하 , 러한 사지지  결 가  아동  안 하고 

행복한 학 생 만 도에 향  미 다고 해 볼 수 , 한 사  

지지가  결 가  아동들  학 생 에  만 할 것 라고 할 수 

다.

  본 연 가 갖고  한  살펴보  다 과 같  언  하고  한다.

첫째, 본 연  결 가  아동  상  하  에 든 아동  연

 결과  시키  한계가 다.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

지가 학 생 만 도에 미  향에 한 결과    하  해 심

 사 연  같  후 연   규  집  통해   

 연 할 필 가 다.

째, 한 본 연   연변 주에 재한 7개 등학  5, 6학

 25개 학  아동들  상  실시하  에  연  결과  

 든 결 가  아동  상  하 에  리가 다. 라  본 연

결과  집  등학  5,6 학  결 가  아동  학 생 만 도  미하

,  연변지역에 재한 7개 등학  특  한 것  감안하여 해

하  것  람직하다. 

째, 본 연 에  결 가  아동  격강  하 에  학 생 만

도에 주  향  한 결과   변  , , 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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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식, 월  등 들  타났다.  아가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미  향  검 한 결과 격강 보다 

사지지가 향  큰 변  하 다.

  결 가  아동들에게 학 생 만 도   한 격강  개 하고 

진시킬 수  창  체험 동과 같  프 그램 개 연  필  

, 결 가  아동에 한 사  지지  폭 가강할 필 가 다. 라  

 과 학  계 들  체험학습 프 그램과 학생 상담 비스  보다 많  

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 책 과 사  역할 변에 한 연 가 

필 하다.

째, 본 연 에  격 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  알아보

 해 보고식 질 지  사 하 므  질 지  지니  한  갖

다. 다시 말해, 질  답에 학생  주  단  개  가   

할 수 없다. 라  학생과  심   래  사, 가 에 한 

찰 등  통해 보다  고 다각  차원에  객  료  수집하여 본 

연  결과  타당  재검 하고 보 할 필 가 다.

  

  체  합해보 , 러한 한 에도 하고 본 연  결 가  아

동  격강 과 사  지지가 학 생 만 도에 미  향  검 한 결과 

 가   변  사지지가 가  향  큰 변  하

고, 가  아동과 결 가  아동  격강 과 사 지지, 학 생 만 도

 차  알아보았다  에   가진다.

  라  본 연 가 학  에  결 가  아동들  한 격강 -  달 

프 그램  극  공하고 지원하 , 사  역할 변  도하  등 

책  우  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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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Life's Satisfaction for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 in Yanbian in China -

Yong-Dao ZHANG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Advised by Bo-Young CHO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 

strength, the social support and the school life's satisfaction between the 

children from normal homes and those from broken homes; and to discover the 

character strength and the social support which positively influence on the 

satisfactory school life for the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so that such 

character strength can be supported to be nurtured from an early stage of life and 

such necessary social support can be provided for an ultimate satisfaction and the 

sense of happiness in the school life for the children from broken families. This 

study is targeti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ifth or sixth grade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for children from broken homes between the character 

strength, the social support and the school life's satisfaction. 

   

 The subjects for research are as follows:

  1. How the character strength and the school life's satisfaction of a child 

differ by the gender or the type of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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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ow the character strength of and the social support for a child from a 

broken family affect on the school life's satisfaction?

The research subjects are 647 boy and girl students in the fifth or sixth grade 

in 25 classes over the seven elementary schools in Yanbian, Jilin Province, China.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is composed of all 108 questions to measure the each 

level of the character strength, the social support and the school life's 

satisfaction. The collected data is analysed by the SPSS 18.0 statistics program 

for the T-test,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both levels of the character strength and the social support for the 

children from normal families are higher than those for th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which represent the effect generated from the presence of 

patients.

2.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 strength·the social 

support and the satisfaction in the school life for the deficient families' 

children is observed; and the character strength and the social support are 

observ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he school life's 

satisfaction.

3.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factors of the 

character strength and the satisfaction in school life, justice, courage, 

humanity, wisdom and knowledge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school life satisfaction. The sub-factors of the social support - the support by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 are observe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chool life's satisfa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 more satisfactory school life for the 

children from broken homes can be achieved through developing a number of 

character strength (justice, creativity, curiosity, openness, patience, 

citizenship and leadership) and through an effective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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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character strength and gain the social 

support, the relevant fields and school authorities should provide more field 

study programs as well as the student counselling services.

Last but not lea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further supplemented by 

various follow-up studies such as a study comparing the children from farming 

villages to the city students or other in-depth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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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 ?

  한 시간을 내주  감사합니다. 본 연 는 연변 조 족 아동의 

격 강점을 측정하고 그에  사회적  학 생활 족 의 계  

알아보고자 하는 연 입니다. 이  바탕으   나아가 여러 들이 자신

의 격강점을 살   학 에 잘 적응하고 족스러  학 생활을 하는  

을 주고자 합니다.

  본 문 는 여러 들의 생각과 행동들에 한 문으  이루어져 있

습니다. 여러 의 응답은 연변 조 족 아동의 학 생활의 족  높이

 위한 한 자 가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바  답이나 나쁜 답

이 없으므  하고 의 있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여러 이 응답하신 내 은  본 연 의 목적으  사

며 개별적으  공개 는 일이 없음을 약 드 니다.

  한 시간을 내어  문에 응해주신 여러 께 심으  감사드 니

다.

2013년 7  8일

제주 학  육 학  상담심 전공 

장

< >

  지

◈       학      

◈ 다   에 가   사항   질 니다.

해당  에 ∨ 시  해주십시 .

1. 아동  별  엇 니 ?

   ①     ② 여

2.  아동  보  니 ?

   ①   계심        ② 한 (아빠)          ③ 한 (엄마)

   ④ 할아 지/할 니( 할아 지/ 할 니)   ⑤ 척 (큰아빠, 삼 , , 

고  등)    ⑥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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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내         

나
전혀
같
않다

나
약간
같다

나
다
같다

나
거
같다

나
가
같다

1
나는 항상 다른 식들로 어   하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새로  아 어를  고안해 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항상 좀  알 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쉽게 싫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항상 한 가  주제  양  볼 수 다.  ①  ② ③ ④ ⑤

6
많  생각하  않고, 다른 사람들  제안하는 
것  개 수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무언가를  , 나는 그것에 해 든 것  

견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누 가가 나에게 시킬 만 무언가를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종종 든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  
문제  해답  고안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갈등에 한 해답   찾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 없  에   것  할 를 
가 고 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신, 다른 사람  해 참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시 하  항상 그것  끝마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무엇 든 한  실패하  다시 시 하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항상 내가 한 말  킨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려 에  어나  해 거짓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무엇  하든  간에 나 신  그것에 

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항상 피곤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어려 에 처했  , 나를 해 거 에 
누 가가 다는 것  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가  친한 친 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리 학 에 새로  학생   나는 그들
 환 고 다고 느낄 수 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사람들  청하  않  그들  

주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   좋게 하는 말  
알고 다.

 ①  ② ③ ④ ⑤

  ◈ 여러  어떻게 생각하고, 고, 행동하 지  해하고  합니다. 

각각  내  주  게 고 그것  여러 과 얼마  같 지  생각하시  

랍니다. 각각  질 에 해 하  답변  시하 . 답  틀린 답  

없습니다.  그리고 든 질 에 답변해 주시  랍니다. 해당  에 

∨ 시  해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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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내          

나
전혀
같
않다

나
약간
같다

나
다
같다

나
거
같다

나
가
같다

24
나는 종종 하  않았는  다른 사람들  
화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무슨 든 간에 내가 한 집단에 
충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집단  결정에 동 하  않  는 
그것  르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어  집단에  할  나는 든 
사람에게 공평한 회를 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  않아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호 를 다.

 ①  ② ③ ④ ⑤

29
내가 다른 친 들과 놀 , 그들  내가 놀 를 

끌 를 란다.
 ①  ② ③ ④ ⑤

30
다른 사람들  동 하  않  나는 그들  
함께 하 록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1
사람들  미안하다고 말할 , 나는 그들에게 

 째 회를 다.
 ①  ② ③ ④ ⑤

32
비록 누 가가 미안하다고 말해  나는 
그들에게 화가 나 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 신보다는 다른 친 들  신  얘 를 
하 록 하는 것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나를 어려 에 빠뜨리는 상황 나 사람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종종 주 해  실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동 나 공  계획  단  
그것  고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 그것  한 에  

린다.
 ①  ② ③ ④ ⑤

39
쁜 그림  보거나 아름다  악  듣는 

것  내  좋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술, 악, 무 , 연극에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종종 님과 가정  어   
좋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감사를  현하  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다른 사람들  좋  점  견하  

하는 상황에  좋  점  견할 수 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뭔가가   않   희망  포 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사람들   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감각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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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아

니

다

조

그렇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님  나에게 심  가 다. ①  ② ③ ④

2
님  내가 결정   내 고 망  , 결정  내  

수  격 해 주고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님  내가 사랑과 보살핌  고 다고 느끼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님  내가 어  상 에 처했  , 그 상
하게 해결할 수 는  제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님  내가 한 택  할   결정  내  

수  조언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님  내가 필  하는 나 물건   다해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할 수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님  내가 님에게 필 하고 가치 는 존  

정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9 님  내가 한 에 해 칭찬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생님  내가 학 생   할 수  격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1 생님  나에게 어  는  주  게 살피신다. ①  ② ③ ④

12 생님  나  격적  존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생님  어  에 해 그것  어 게 하는  가 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4
생님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정보  제공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5 생님  든 에  다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6
생님  나  표  심 야에 해 함께 얘 하는 

시간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생님  내가 한 행동  고 그  객 적

평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생님  내가 열심히 노 했거나  했   나  칭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9
친 들  내가  나쁠  나   해해
주고  전 시켜 주 고 한다. 

①  ② ③ ④

20 친 들  나  에 심  갖고 걱정해 다. ①  ② ③ ④

21
다  사람들  나  할  나  친 들  나  곁에 
어 다.

①  ② ③ ④

22
친 들  내가  필 할  그들  생각 나 견  
말해 다.

①  ② ③ ④

23
친 들  내가 란스러워 하는 것에 해 차근차근 

해 다.
①  ② ③ ④

24 친 들  내가 아플  나   신 해 다. ①  ② ③ ④

25 친 들  신  것  나  함께 사 한다. ①  ② ③ ④

26
친 들  나  견  존 해 주고 정적  아들여 
다.

①  ② ③ ④

27
친 들  내가 어    했    좋  말  해 
다.

①  ② ③ ④

  ※ 다  여러  님, 생님,  계에 한 항 니다. 각 

항   고, 여러  신과  곳에 ∨  해 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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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매  
그
다

그

다

보

다

 
그
 

않다

전  
그
 

않다

1 학 생  겁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업시간  흥미 고 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학  에  생님  만나  가워  달 가 사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에  것  만족스럽게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실  공 할 조건과 시   갖 고 다.  ①  ② ③ ④ ⑤

6  학 에 다니게  것  만족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 생  게 느껴 다.  ①  ② ③ ④ ⑤

8 학 에 는 시간  루하고 짜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수업시간에 해 하고 나는 경 가 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 에  는 내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  해하고 알아주시는 생님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생님께  나  찮  학생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 에   친 들과  어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 에  나  점  표 할 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실 경과 조에 해  편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  주  경에 해 만족하고 다.  ①  ② ③ ④ ⑤

17 특 동에 참가하는 것  겁다.  ①  ② ③ ④ ⑤

18 특 동  나  적 에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 에  피곤한  고 시간   간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 는  규 만  너무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  상 나 평가가 공평할 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  견  수업시간에 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수업에 한 과제가 너무 많고 차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 공 가 체  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5 생님들  너무 적 고 적  경 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6
생님들  학생들에 해 공평하거나 편애하는

경 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7
어  문제가 생겼    놓고 야 해  
생님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  가   놓고 야 할 수 는 친 들 
 다.

 ①  ② ③ ④ ⑤

29
학생들끼 는 경 하 보다는 하게 동하는 

다.
 ①  ② ③ ④ ⑤

30 다  학  전학 갔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31  학 는 시  너무 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학 는 학  수, 학생 수가 많아  담스럽 

다.
 ①  ② ③ ④ ⑤

33
학 에는 필 한 행사(수학여행, 풍, 사 동, 
체험학습 등)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4 학  행사가 너무 거 고 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5 학 에  행사에 단체  참여하는 것  겁다.  ①  ② ③ ④ ⑤

  ◎ 여러 들  학 생 에 한 만 도  알아보  한 니다. 여러 들  

과 가  하  에 ∨  해주십시 .

  지 답해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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