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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소년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이런 에

서 청소년 발달에 있어 학교는 매우 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그런데 최근 몇몇 조사에서 우리나

라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학교를 단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학교부 응은 진로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가장 심

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로 나타났고 매일경제

일자 국 으로 한 해 평균 약

만 명의 고등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의 학교부 응으로 인한 도 탈락은 청

소년 개인에게 교육기회의 상실 소속감의 상실

비행 취업의 어려움 낮은 수입 등을 포함한 다

희 하경선

( 경 학 안 학 )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School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f school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lthough six hundred forty two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inal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2(male, 243;

female, 249) ones. Participants completed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arental

Attachment Inventory and School Resilience Scal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test,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analyses revealed psychological separ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redicted school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al attachmen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redicted school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upon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can be useful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resilienc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questions were suggested with

several comments on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Psychological separation, Parental attachment, School resilience



- 206 -

양한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청소년

의 도 탈락은 한 인 자원을 효율 으로 활

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기에 상실함으로써 궁극

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유진이

최근 우리 사회의 요한 이슈인 집단따돌

림과 학교폭력 문제 한 학교부 응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화연

학교부 응이 개인 사회에 미칠 이러한

향을 고려할 때 학교에 한 응 문제는 청소

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 응력은 그들의 사

회 응 정도를 가늠하는 요한 기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송유미이윤형․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

도기로서 격한 신체 심리 변화와 더불어․

친구 이성 계 학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

회 요구 기 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에서 많

은 스트 스를 겪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날 청소년들의 삶은 변하는 산업화의 물결 속

에서 많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을 받고 있다

장휘숙 이러한 발달 환경 특징은 청

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학교생활 응을 어렵게 하는 발달

환경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부 응을 겪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학

교생활 응이라는 스트 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도 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향을 덜 받으며

학교생활 응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 청소년이

있다 최근에 수행된 한 연구

에 의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업 정서 문제를 겪는 학생이 정도

인데 반해 의 학생은 학교생활에 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며

도 청소년의 가 큰 어려움 없이 학

교에 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다

청소년들의 응에 있어서의 이러한 개인차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에 해 최근 청소

년 발달 련 연구자들은 험요인 보호요인

응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

다 즉 청소년들이 보이는 응상의 개인차는

험에 처한 개인들을 부정 인 경로에 처하게 하

는 험요인과 그러한 험에도 불구하고 부정

인 경로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요인에 의해 좌

우된다는 것이다 박 선

이제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 응과 련된

연구들은 주로 험요인에 심을 갖고 청소년

의 부 응을 유발시키는 험 요인을 찾고 이들

의 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을 두고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한 스트 스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응수 을 보

이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응유연성에 많은

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 응유

연성과 련된 국내 연구는 조손가족 청소년 송

유미이윤형 알코올 독자 부모를 둔 청소‧

년 남 옥김재한 빈곤 청소년 박 선‧

가출 청소년 조규필 성학 피해

청소년 권해수 등 심각한 스트 스 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상되는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이들의 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요인 즉 보호요

인을 밝히는 데 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를 들어 박 선 은 빈곤 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책임감 민주 학교분 기 민주 양육태

도 계획성 교과수업외의 활동참여가 이들의

응유연성에 미치는 보호 요인임을 밝혔고 알코

올 독자 부모를 둔 청소년을 상으로 한 남

옥과 김재한 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가

족응집성 학교분 기가 이들의 학교 응유연

성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 수행된 조손가족 청소년을 상으로 한

송유미와 이윤형 의 연구에서는 교사 지지

와 자아존 감이 요한 보호요인으로 밝 졌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일반 청소년들 한

자신의 학교 응을 힘들게 하는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에 주목하여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이들을 상으로 하여 리더십 생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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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김은경 사회 계 정효선

래 계와 처행동 유옥순 이 학교 응유연

성에 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 다 일반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여 보호요인을 악하는 것은 이들의 학교부

응 문제 방 응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까지 일반 청소년들

을 상으로 하여 학교 응유연성을 검토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응유연성과 련된 보호 요인은 크게 개

인 련 보호요인 가족 련 보호요인 사회

련 보호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학교 응유연성 련 연

구는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다양한 보호 요인

들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들을 상

으로 하여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는 이

개인 요인 즉 리더십 생활기술 처행동

사회 요인 즉 래 계 사회 계 에 국한되

어 이루어졌다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에 한

정보는 이들의 원만한 발달에 도움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다 그러나 이들의 발달

을 보다 종합 으로 조력하기 해서는 이들 요

인 외에 가족 요인 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발달에 있어 가족 는 부모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이 학교 응유연성과 련된 보호

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왔고 연구 결과 민주

양육태도 박 선 가족응집성 남 옥・

김재한 가족지지 유성경 등이 학교

응유연성에 향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밝 졌

다 그러나 재까지 일반 청소년들을 상으로

가족 련 보호 요인을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의 응유연성을 연구하는 궁극 인 목

은 이들이 응유연한 경로를 따라서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 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다 신 숙 이런 에서

볼 때 다양한 상황에 용할 수 있는 많은 보호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청소년의 보호자원을 확충

하는 설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희숙 그러나 재까지 학교 응유연성

과 련하여 검토된 가족 련 변인은 제한 이

다 보다 종합 인 방 로그램을 구 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청소년 발달 응과 련하여 최근 많은 주

목을 받아왔던 가족 련 변인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와 부모에의 애착을 들 수 있다 심

리 분리는 청소년들이 태도 갈등 정서

기능 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하며 부모에 한 애착

은 부모 자녀간의 강하고 지속 인 심리 유

를 의미한다 부모

로부터의 심리 분리는 오랫동안 청소년이 직면

해야 할 요한 발달 과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은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를 향후 발달을 한 발 을 마련하는 것이

라고 보았고 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은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에 달려있다고 보았

다 즉 심리 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기 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심리 으로 분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심리 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 가족 체제 이론가들

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가족체제이론가들은 정신분석이론가들과는 달리

분리 개별화 과정의 정신내 과정보다는 가족간

의 교류 과정에 을 두었다 가족 체제

에서 보면 청소년의 심리 분리 과정은 청소년

이 분리되고자 하는 가족 체제 맥락 내의 분화

수 과 련이 있다

에 의하면 잘 분화된 가족은 분리

개별화 과정을 진시키는 반면에 잘 분화되지

못한 가족은 이 과정을 차단하거나 방해하게 된

다고 한다 정신분석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체제이론가들도 분리 개별화 과정을 성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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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하는 것이 요함을 강조한다 와

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 미분화가

다양한 부 응 증상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이한 이론 배경

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이론과 가족체제이론은

공통 으로 부모 청소년 분리 계가 청소년의

발달 응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한다 이처럼 청소년 발달 응에 있어 부모

로부터의 심리 독립의 요성은 많은 학자들

에 의해 강조되어

왔으며 이 문제에 한 그동안의 많은 경험

연구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가 정체감

발달 응 진로성숙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발

달 역과 련이 있음을 보여 다 이희 최․

태진

청소년 발달에 있어 심리 분리를 강조하는

은 부모와 자녀간의 강력한 심리 유 즉

애착을 강조하는 이론가 연구자들에 의해 도

을 받아왔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계가 청소년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한다 애착 이론의 기본 틀은 에 의

해 형성되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아와 양육

자간의 애착 계의 질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 애

착 계의 질이 아의 이후 기능에 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한다 애착 이론은 처음에 주로 유

아기 아동의 발달과 련하여 논의되어져 왔고

부모와의 애착 계의 질과 다양한 유아 발달

상간의 계를 검토한 연구는 안정 인 애착

계가 유아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애

착 이론의 기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자녀 발달에 있어 애착의 요성은 유아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에 걸쳐 계속된다

에 의하면 부분의 사람들

에 있어 부모와의 유 는 성인기까지 계속되며

수많은 방식으로 행동에 향을 다고 한다 청

소년 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 계의 역할에

한 연구는 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못해

제 로 연구되지 못하다가

를 포함한 몇몇 도구가 개발되면서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연구 결과 김희

수

부모와의 애착은 응

정체감 형성 사회 유능감 자존감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발달

응 역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와 부모 애착은 청소년의 학교 응유연성

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재까지 학교

응유연성을 증진시킬 보호요인으로써 이들 두 변

인을 검토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이들의 학교 응

유연성에 심리 분리와 부모 애착이 향을 미

치는 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는

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부모와의 애착은 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에 향을 미치는가

.Ⅱ

1.

본 연구는 부산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학년을 상으로 하 다 군의 가 나 다

지와 군에서 각각 개교씩을 상으로 임의

표집 하 으며 학 별 학생 수가 상 으로 많

은 가 나 지의 학교는 학 씩 다 지는 학

기장군의 학교는 학 모두 학 을 선정

하 다 이들에게 질문지 부를 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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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회수하 다 이 양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다고 표시하 거나 락된 문항이 있거

나 복 응답이 되어 있는 질문지 부를 제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상은 명

남학생 명 여학생 명 이었다

2.

학생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 으로 독

립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하여

이 개발한 심리 분리 검사

를 정은희 가 우리의

특성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원래 이

검사는 기능 갈등 태도 정서 독립의

네 가지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갈

등 독립만이 청소년 응을 가장 일 성있게

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개의 하 척도 갈등 독립

만 사용하 다 갈등 독립은 부모에 한 지나

친 죄책감 불안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를 측정한다 이 검사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재는 문항과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재는 문

항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와의 갈등 독립을 재는 문항과

아버지와의 갈등 독립을 재는 문항만을 사용

하 다 이 검사의 모든 문항은 그 지 않

다 에서 매우 그 다 까지의 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에 한 수가

높을수록 심리 으로 더 잘 독립되어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상으로 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갈등 독립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 부모 애착

학생의 부모에 한 애착을 측정하기 하여

과 가 제작한 개정 부

모 래 애착척도

를 옥정

이 번안 한 것 어머니에 한 애착 척도와 아

버지에 한 애착 척도를 사용하 다 검사형식

은 자기보고식이며 어머니에 한 애착 척도와

아버지에 한 애착 척도는 각각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 형식은 그 지 않

다 에서 매우 그 다 의 식 척도

로 이루어져 있고 수가 높을수록 애착 계가

더 안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상

으로 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아버지 애착 척도의

신뢰도 계수 는 모두 로 매우 양α

호했다

다 학교 응유연성

아동의 학교 응유연성은 류재 이 박

선 이 개발한 척도를 기 로 재구성한 학교

응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척

도는 개의 하 척도 학교에 한 흥미 규범

수 학업태도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형식은 그 지 않다 에서 매우

그 다 의 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

며 수가 높을수록 학교 응유연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상으로 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 는 학교α

응유연성 체 학교에 한 흥미 규범

수 학업태도 으로 나타났다

3.

수집된 자료는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비분석 차로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계 변인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 부모와의

애착 학교 응유연성 에 한 기술통계량 부

와 모 간에 상호 련성이 높은지 남녀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하여 률상 계수

평균 수 차이검증을 차례로 실시하 다 이는

부와 모 간에 상 이 높을 경우 부와 모로부터

의 심리 분리 혹은 애착 수를 통합하거나

남학생 여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체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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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할지 여부를 단하기 해서 다 둘째

연구문제 에 따라 학생의 부모 독립이 학․

교 응유연성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하

여 부모 독립 수와 학교 응유연성 하 변인․

간에 률상 계수 부모 독립을 투입변인으로․

하고 학교 응유연성 체와 하 변인 각각을 종

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연구문제 에 따라 학생의 부모․

애착이 학교 응유연성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

하기 하여 부모 애착 수와 학교 응유연성 하․

변인 간에 률상 계수 부모 애착을 투입․

변인으로 하고 학교 응유연성 체와 하 변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다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Ⅲ

1.

심리 분리와 애착이 학교 응유연성에 미치

는 향 연구문제 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

이들 세 계 변인에 한 기술통계량과 이들 변

인이 연구 상인 학생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검토하 다

가 심리 분리 변인의 기술통계량 성에

따른 차이

표 표 는 체 상의 부 독립 모

독립의 기술통계량 남 여 체를 구별하여

부 독립 모 독립 수 간의 률상 계수를 산출

한 결과를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 1> - , -

< 2> , , -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상 으로

부 독립 수 에 비하여 모 독립 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수

간의 상 은 집단에 따라서 정도의 계

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 의 크기는 공

선성을 고려할 만한 최소 크기

보다 낮은 것으로서 후속분석에서

부 독립과 모 독립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연구 상 학생의 성에

따라 부와 모로부터의 심리 분리가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남녀 학생 두 집단 간

독립표본 검증을 산출한 결과는 표 과 같

다

< 3> -․

표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녀 학생 간

에는 부 독립과 모 독립 모두에서 평균 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분석에

서는 남학생 여학생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 부모 애착 변인의 기술통계량 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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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이

표 표 는 체 상의 부 애착 모 애

착의 기술통계량 남 여 체를 구별하여 부

애착 모 애착 수 간의 률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 4> - , -

< 5> , , - -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부 애착

수 에 비하여 모 애착 수 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수 간

의 상 은 집단에 따라서 정도의 계수

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 의 크기는 공

선성을 고려할 만한 최소 크기보다 낮게 나타나

후속분석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별도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 다 이어서 연구 상 학생의

성에 따라 부와 모와의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남녀 학생 두 집단 간 독립표본

검증을 산출한 결과는 표 과 같다

< 6> -․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학생 간에는

모 애착에서 평균 수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후속분석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각각

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 학교 응유연성 변인의 기술통계량 성

에 따른 차이

표 표 은 체 상의 학교 응유연성

하 변인의 기술통계량 남 여 체를 구별하

여 학교 응유연성 하 변인 수 간의 률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이어서 나타낸 것이다

< 7>

< 8>

표를 보면 학생들은 학교 응유연성 하 변

인 수 학교에 한 흥미와 규범 수 학업

태도 간에 집단에 따라서 정도의 계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 의 크기는 공선

성을 고려할 만한 최소 크기보다 낮은 것으로 후

속분석에서 학교 응유연성의 하 변인들을 별도

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다 그러나 학교 응유

연성 체와 하 변인 간에는 상 이 높고 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체 으로는 여



- 212 -

학생이 남학생보다 상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연구 상 학생의 성에 따라 학교 응

유연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남녀

학생 두 집단간 독립표본 검증을 산출한 결과

는 표 와 같다

< 9>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녀 학생 간에는

학교 응유연성의 하 변인 평균 수 간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분석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각각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연구문제 에 따라 부모 독립이 학교 응유․

연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먼 부․

모 독립과 학교 응유연성 하 변인 간의 계를

의 상 계수를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부모 독립 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교 응유․

연성 하 변인에 해 단계별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표 과 표 참조 다만 앞선

비분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학교 응유연성

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남녀 학생을 구분하

여 분석하 고 연구문제 에서도 같은 이유로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남녀 학생의

부모 독립과 학교 응유연성 하 변인 간의․

의 상 계수는 표 과 같다

< 10> -․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부 독립

모 독립 과 학교 응

유연성 체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하 변인 에는 규범 수

가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은 모 독립

과의 계보다 부 독립 과의 계에

서 높은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여학생의 부 독

립 모 독립 과 학교

응유연성 체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하 변인 에는 학업태도

와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은 부 독립

과의 계보다 모 독립 과의 계에

서 높은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표 을 보면 남학생의 부 독립은 학교 응

유연성 체와 규범 수에서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각각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 독립은 각각

의 설명력에 그쳤으며 특히 규범 수

와 모 독립은 반 경향을 보 다 그러나 학교

에 한 흥미는 모 독립이 첫 번째 변인으로 투

입되어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고 부 독립은

의 설명력에 그쳤다 여학생의 모 독립은 학

교 응유연성 체와 하 변인 모두에서 첫 번째



- 213 -

변인으로 투입되어 각각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부 독립은 의 설명력에 그쳤다

< 11> -․

β

3.

연구문제 에 따라 부모 애착이 학교 응유․

연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먼 부․

모 애착과 학교 응유연성 하 변인 간의 계를

의 상 계수를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부모 애착 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교 응유․

연성 하 변인에 해 단계별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표 과 표 참조 남녀 학생의

부모 애착과 학교 응유연성 하 변인 간의․

의 상 계수는 표 와 같다

< 12> -․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과 학교 응

유연성 체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정

상 을 보 으며 하 변인 에는 학업태도와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은 부 애착 과의

계보다 모 애착 과의 계에서 높

은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여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과 학교 응

유연성 체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고 하 변인 에는 부 애착과

모 애착 간에 유의미한 상 이 비슷하게 나타났

으며 학교에 한 흥미 변인에서 가장 높은 상

이 나타났다

표 에서는 남학생의 모 애착은 학교 응

유연성 체와 학교에 한 흥미 학업태도에서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하 변인에 따라

학교에 한 흥미 학업태도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부 애착은 각각 의 설명력에 그쳤～

다 반면 규범 수는 부 애착이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고 모 애착

은 의 설명력에 그쳤다 여학생의 모 애착은

학교 응유연성 체와 하 변인 모두에서 첫 번

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각각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부 애착은 의 설명력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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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남녀 학생의 학교 응유연

성은 모 애착의 향이 부 애착의 향보다 높으

나 남학생의 규범 수는 부 애착의 향이 모 애

착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 13> -․

β

.Ⅳ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부모로부터의 심

리 분리와 부모애착이 학교 응유연성에 미치

는 향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연구결과를 토 로 간략히 논의를 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가 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남

녀 모두 체 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가

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가 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을 증진

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

분리 수 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학교

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 연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

의 학교 응유연성에 한 심리 분리의 향력

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남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은 부 독립의

향이 모 독립의 향보다 높고 모 독립의

향이 높을수록 규범 수는 하지 않는 경향이 높

은 반면 여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은 부 독립의

향이 거의 없으며 모 독립이 보다 높은 정도로

향을 미치며 학업태도에서는 모 독립의 경향성

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의 학교생활 응을 한 조력 제공시 성별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다 즉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의 심리 분리를 남학생의 경우

는 아버지와의 심리 분리 정도에 더 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애착이 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본 결과 심리 분리

와 마찬가지로 부모애착은 학생의 학교 응유

연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이 응유연 청소년에게 고 험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요소로 작용하여 높은

응을 보이도록 완충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박지아 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모에 한 애착이 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

해 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부모에 한 애

착 수 이나 질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학

교 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

거나 겪을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의 경우 이들

이 자신의 부모와 맺고 있는 애착 계를 검토하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애착과 련하여 한 가지 두드러진 연구

결과상의 특징은 부모 애착이 학생의 학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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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에 미치는 향의 양상이 앞서 살펴본 심

리 분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체 으로 볼

때 남녀 모두 아버지와의 애착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더 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

생 자녀의 효과 인 학교 응을 한 부모 역할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다 즉 어머니

는 학생 자녀의 성별에 상 없이 자식에게 깊

은 애정을 보이는 것이 요한 반면 아버지의 경

우는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심리 분리를 획득하

는 데 을 두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결

론 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학교 응유연성 련

연구에서 상 으로 소홀히 하 던 일반 청소년

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는 과 학교 응유연

성과 련하여 검토되지 않았던 가족 련 변인

인 심리 분리와 부모 애착을 검토하 고 이들

변인이 학생의 학교 응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연구 설계상

의 제한 을 고려하여 해석해야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제한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부산 시내

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가 본 연구의 참가자와 다른 특징을 지니

고 있는 집단에는 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만을 사용했

다 심리 분리 부모에 한 애착 학교 응

유연성을 자기보고식이 아닌 방법 행동 찰

으로 측정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 학생 자녀간의 심

리 분리 애착 간계에 한 자녀의 지각만을

측정했다 이 계에 한 부모의 지각을 배제한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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