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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response style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responses sty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mprised 419 high

school students (185 boys and 234 girls) in two high school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depression, the CES-D Scale (Radloff, 1977) was used. Academic stress and response styles were

assessed by the Academic Stress Scale for adolescents (Lee & Kim, 2000) and the Response Styles

Questionnaire (Kim, 1991) respectively.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for both boys and girls,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and rumination response style increased the level of depression, whereas the distraction

response style decreased the level of depression. Second, both the rumination and distraction styles for

girls moderated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their depression. On the contrary,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the response styles for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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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청소년기는 학령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

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으로 큰 폭의 변화를 경험한다(Sullivan, 1953).

급변하는 과도기에 놓인 청소년은 슬픔, 분노,

흥분, 고독감 등의 감정을 단기간 내에 강렬하게

경험하며 심한 내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은 급격하게 증

가한다(Hankin et al., 1998). 실제로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면 정신건강 상담의 이

유를 분석한 Korea Youth Counselling Institute

(2012)의 연구결과 43%의 청소년들이 상담의 원

인을 우울과 위축 때문이라고 보고하여 우울증

상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주된 부적응 중에 하

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 우울증상은 심리적 독립감과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되며 성인기를 준

비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데 어

려움을 줄 수 있다(Fergusson & Woodward,

2002). 뿐만 아니라 성인 우울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불안, 행동장애 등과 같은 정

신병리의 위험성을 20배까지 높일 수 있고 학

업 성취의 결여, 또래관계 문제, 약물 남용, 반

사회적 행동,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Auerbach, Eberhart, & Abela, 2010; 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 Kwon, 2011). 이

와 같이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은 이차적인 심

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중요한 발달 단계

에 있는 청소년의 기능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에(Kwon, 2012) 이에 대한 적

절한 예방과 중재를 계획하기 위한 기초로써 청

소년의 우울증상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울증상의 위험요인과 관련

된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대

부분의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을 유발하

는 주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Choi, 2009;

Franko et al., 2003; Grant & Compas, 2003;

Hazel, Hammen, Brennan, & Najman, 2008;

Shih, Eberhart, Hammen, & Brennan, 2006). 특

히 부모의 이혼, 가족의 사별 등 주요 생애사건

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청

소년기의 우울증상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어(DeLongnis, Folkman, &

Lazarus, 1988) 이에 따라 스트레스 연구의 초점

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맞춰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크게 학업, 또래

관계, 가족관계 등에 의해 야기된다(Frydenberg,

2008). 그 가운데서도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들

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로서 우울

증상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arami, Perski, Grossi, & Simonsson-Sarnecki,

2011; Wilks, 2008).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에 관한 비교 연구들(염행철 조성연, 2007; 홍광

식, 1994; 황여정, 2008; Ang & Huan, 2006; Lee

& Larson, 2000)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그 어떤 나라보다 학

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학업 스트레스 수준

이 가장 높으며 그로 인한 우울증상도 높게 보고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학

업 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주

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

소년들의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

을 시사한다.

더욱이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 환경으로 인

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해마

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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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Comission, 2007)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m, 2009; Moon & Jwa, 2008). 또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과 자살률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Lee, Choi, & Kong, 2010)

예방과 치료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Kim, 2002; Lee,

2011). 이는 대학 입시를 앞 둔 고등학생의 경

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Kwon, 2011; Moon & Jwa, 2008). 따

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우

울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

치는 또다른 요인으로 우울한 기분과 감정에 반

응하는 개인의 인지 양식인 반응양식을 고려할

수 있다. 반응양식은 크게 우울한 감정을 느꼈

을 때 그 감정 자체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우

울한 원인과 의미, 결과 등에 대해 생각하는 반

추 반응양식과 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

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주의전환 반응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Nolen-

Hoeksema, 1991).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양식에 따라 우울증상의 수준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Abela와 동료들(2002)

은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부모를 둔 고위험군 청

소년 집단에서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의 증

가를 예측함을 보고하였고 Roelofs와 동료들

(2009)들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도 반추 반응

양식이 우울증상의 증가를 예측한다고 보고하

였다. 반면, 주의전환 반응양식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bela, Aydin, & Auerbach, 2007; Abela, Brozina,

& Haigh, 2002; Abela & Hankin, 2008).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이 청소년

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관련되어 있

을 수 있다. 우울증상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에 따르면, 한 개

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그 자연적인 정서반

응으로 우울감정을 느껴 우울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인지적 취약성 요인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

다(Ingram, Mirinda, & Segal, 1998). 즉, 스트레

스 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우울감정이나 우울

한 기분이 개인의 반응 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일

상적인 생활에서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저하시

키고 향후 임상적 우울장애로까지 나타날 가능

성이 있는 심각한 우울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Park & Min, 2012). 따라서 반응양식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

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인지적으로 성숙되는 과

정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서 자의식과 자기비판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Abela & Hankin, 2008).

이러한 정서적 특징들로 인하여 성인보다 반

응양식을 더 분명하게 보인다(Shwartz & Koenig,

1996)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반응양

식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이

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가정해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에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반응양식이 학업 스트레

스와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업 스트레스, 인

지적 변인인 반응양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 고려

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우울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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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양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연

구자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반추 반응의 경

향이 높고 주의전환 반응의 경향은 적어 우울증

상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Abela & Hankin,

2011; Abela, Hankin, Sheshko, Fishman, &

Stolow, 2012; Abela, Parkinson, Stolow, &

Starrs, 2009).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가 미치는 우울증상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서 성별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고

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반응양식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

환경에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우

울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응적인 반

응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우울증상의 예방이나 치료를 돕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

스와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교 청소년의 반응양식(반

추, 주의전환)은 학업 스트레스

와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조절

하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양천구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각 한 곳에 재학 중

인 1, 2, 3학년 학생 419명이었다.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최고조에 이

르고(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높아

진 스트레스 수준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의 우울

증상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Kim, 2002). 또한

고등학교 시기는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며, 인

지적 변인들이 개인의 안정적인 특질로 발달하

는 시기(Abela & Hankin, 2008)이기 때문에 반

응양식을 연구하기 위한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185명(44.2%), 여학생 234명(55.8%)이었다. 학

년별 분포는 1학년 233명(55.6%), 2학년 163명

(38.9%), 3학년 23명(5.5%)이었다.

2.조사도구

1)우울증상 척도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Jeon,

Choi와 Yang(2001)이 수정․번안한 Radloff

(1977)의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를 사용하였다. CES-D는 원래 성인용으로 개발

되었으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Im &

Kim, 2012; Roberts, Gilboa, & Gotlib, 1998). 특

히 이 척도는 기존의 우울 척도들처럼 임상 장

면에서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의 변화를 평가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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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

이다.

CES-D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응답자로 하여

금 우울한 기분, 무가치감, 절망감, 식욕 상실, 수

면 장애 등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증상을

‘거의 없었음(0점)’에서 ‘거의 매일(3점)’까지 4

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의 예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

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등을 포함한다.

총 20문항 중 4개 문항(4, 8, 12, 16번)은 역

채점 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에서 6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상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전체 20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4였다.

2)학업 스트레스 척도

연구대상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Kim(2000)이 수정한 Oh와 Choen(1994)의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

기보고식 척도로서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진로

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음(1점)’

에서부터 ‘심하게 느낌(5점)’까지 5점 척도로 평

가하게 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척도의 각 문항은 ‘숙제나 과제가 너무 많다’

등을 포함한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5점에서

1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정

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35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

도 계수 Cronbach's α는 .91였다.

3)반응양식 척도

청소년의 반응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정과

오경자(1994)가 번안한 ‘반응양식척도(Response

Style Questionnaire：RSQ, Nolen-Hoeksema &

Morrow, 1991)’를 Kim(201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RSQ는 원래 성인용으로 만들어졌

으나 국내외 연구(Kim, 2011; Schwartz &

Koenig, 1996)를 통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이 보고된 바 있다.

사용된 33개 문항 중 반추 반응양식이 22개

문항, 주의전환 반응양식이 11개 문항이었다.

반추 반응양식은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의

우울한 기분의 원인이나 결과에 수동적, 반복적

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

의전환 반응양식은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생각

과 주의를 돌리는 행동을 뜻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거의 그렇

다(4점)’까지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반추 반응양식이 22～

88점, 주의전환 반응양식이 11～44점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각 반응양식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

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반추 반

응양식이 .90, 주의전환 반응양식이 .79였다.

3.조사절차

본 조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두 개 고

등학교의 16개 학급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질문지 회수율은 약 95%였고

그 중 결측값을 포함하였거나 모든 질문에 동일

한 답을 표기한 56부를 제외하고 총 41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경

향과 성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t 검증 결과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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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core ran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 = 419)

Variables
Score Boys Girls

t
range M(SD) M(SD)

Depression 0～60 16.19( 7.77) 19.10( 9.60) -12.51***

Academic stress

Rumination style

Distraction style

35～175

22～88

11～55

88.48(20.71)

41.81(11.23)

24.46( 5.69)

91.11(20.72)

46.35(11.26)

23.83( 5.60)

-1.29***

-4.11***

1.14***

***p < .001.

인인 우울증상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어 이후의 모든 회귀분석은 남녀 집단 별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

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

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 대

한 반응양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

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

인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Ⅲ.연구 결과

1.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청소년의 우울증

상, 학업 스트레스, 반추 반응양식과 주의전환

반응양식이며 각 변인의 점수 범위, 평균 및 표

준편차, 그리고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 결

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우울증상 수준을 살펴보면 남

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각각 16.19점, 19.10점

으로 t 검증 결과 여학생의 우울증상 수준이 남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2.51, p < .001). 남녀 모두 CES-D가 제시한

우울증상 기준점(cut-off)인 16점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우울증상 수준이 높은 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문항평균이 남학

생이 2.53점, 여학생이 2.60점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

레스 수준이 중간 수준보다 다소 낮은 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t 검증 결과에서의 성차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반응양식 중 반추 반응양식의 경우

문항평균은 남학생이 1.90점, 여학생은 2.11점으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반추

반응 경향은 중간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그

의미와 결과를 반복하여 생각하는 반추 반응을

때때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t 검증 결과 여학생

의 반추 반응양식 경향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4.11, p < .001).

한편 주의전환 반응양식의 문항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2.22점, 여학생이 2.17점이었으며, t

검증 결과 성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남녀 모두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쾌하고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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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mple regression analysis：Academic stress as predictor of depression (N = 185 for

boys, N = 234 for girls)

Boys Girls

Independent variables β Independent variables β

Academic stress .35*** Academic stress .34***

R2
.12 R2

.12

F 25.76*** F 31.12***

***p < .001.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Response style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N = 185 for

boys, N = 234 for girls)

Boys Girls

Independent variables β Independent variables β

Rumination style

Distraction style

.64***

-.38***

Rumination style

Distraction style

.69***

-.38***

R2 .43 R2 .49

F 68.26*** F 111.78***

***p < .001.

적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주의전환 반응을

때때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독

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를 많

이 느낄수록(β = .35, p < .001) 우울증상의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β = .34, p < .001). 학업 스트레스는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증상 변량의 총 12%를

설명하였다.

3.청소년의반응양식이우울증상에미치는영향

청소년의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추 반응양식, 주의전환

반응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반추 반응경향이 높

을수록(β = .64, p < .001) 우울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의전환 반응경향이 높을

수록(β = -.38, p< .001) 우울 수준이 낮았다. 여

학생도 반추 반응 경향이 높을수록(β = .69, p

< .001) 우울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주의

전환 반응 경향이 높을수록(β = -.38, p < .001)

우울 수준은 낮았다.

이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자신의 우울감정

과 우울한 원인 및 결과에 수동적,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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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Moderating effects of response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for boys (N = 185)

Step 1 Step 2

β β

Academic stress(A)

Rumination style(B)

Distraction style(C)

.15*

.58***

-.38***

.15*

.59***

-.38***

A × B

A × C

-.08

-.07

R2 .44 .45

△R2 .32*** .01

F 48.53***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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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를 기울일수록 우울증상의 수준이 높아짐

을 뜻한다. 반면에, 우울한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생각과 주의를 돌릴수록 덜

우울해짐을 의미한다. 우울증상에 대한 두 반

응양식의 총 설명량은 남학생이 43%, 여학생

이 49%였다.

3.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를 실시하였으며, 1단계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을, 2단계에는 학업 스

트레스와 반응양식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

입하였다.

1) 남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남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

에 반응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

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남학생의 경우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의 2단계에서 투입한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

식(반추, 주의전환)의 상호작용항의 추가 설명

량 R2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 스

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반응양식

(반추, 주의전환)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2)여학생의학업스트레스가우울증상에미치

는 영향에 대한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여학생의 반응양식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

어 있다. 여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

양식(반추, 주의전환)의 상호작용항이 추가적으

로 투입된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학업 스트레

스와 반추(β = .13, p < .05), 주의전환 반응양

식(β = -.10, p < .05)의 상호작용항이 여학생의

우울증상에 대한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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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rumination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for girls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distraction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for

girls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Moderating effects of response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for girls (N = 234)

Step 1 Step 2

β β

Academic stress(A)

Rumination style(B)

Distraction style(C)

.17***

.64***

-.38***

.21***

.64***

-.37***

A × B

A × C

.13*

-.10*

R2 .52 .54

△R2 .40*** .02*

F 82.59***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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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반응양식(반

추, 주의전환) 경향의 수준에 따라 학업 스트레

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 투입된 두 개의 상호작용항

은 추가로 2%를 설명하여 회귀방정식에 포함

된 변인들은 우울증상 변량의 총 54%의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

는 영향이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에 따라 어

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속 변인인 독

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종속 변인치 평균

값을 산출하여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먼저 반추 반응양식과 학업 스트레스의 상호

작용효과는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반추

반응 경향이 낮은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반추 반

응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

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의전환 반응양식과 학업 스트레

스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난 그래프는 Figure 2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높

은 집단은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낮은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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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

향이 더 작았다. 즉,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낮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이 우울증

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반응양

식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유의미

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

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수

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의 우울증상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Ang과 Huan(2006), Lim(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

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Abela & Hankin, 2008; Moon & Jwa,

2008; Wilks,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Ystgaard(1997)는 특히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

은 청소년기 후기의 주요한 발달적 이슈로서 다

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우울증상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쟁적인

대학입시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업에 대한 압박

감이 우울증상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

구 결과들(Choi, 2004; Lee, Choi, & Seo, 2000;

Lee & Larson, 2000)에 기초해 볼 때 청소년기

의 우울증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업 스트레

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우울증상에 대한 학

업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고려해

본다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함을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선행 연구결과들

(Cohen & Edwards, 1989; Kwon, 2003)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Ingram와 동료들

(1998)은 이러한 현상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stress-vulnerability model)을 통하여 설명하여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지적인 취약성이 스트레스 사

건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우울증상의 수준을 높

인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

역시 우울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의 우울한 기분의

원인이나 결과에 수동적,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

울이는 반추 반응양식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수준이 높아졌다. 반면에 우울한 기분에

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

동으로 생각과 주의를 돌리는 주의전환 반응양

식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수준이 낮아

졌다. 이는 반응양식이 우울증상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Nolen-Hoeksema, 1991;

Roelofs et al., 2009)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양식(반추, 주의전

환)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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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의 경우 반응양식의 조

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반응양식

경향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와 반응양식

그 자체로서 우울증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반응양식 외에 어떠한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

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사이에서 조절역

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학

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독립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강화를 받고 독립심과 자율성을 강조

받으며 성장하였기 때문에(Nolen-Hoeksema, 1991;

Piko, 2001) 문제 발생 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고 이를 내재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문제

해결 중심적이며 목표지향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반응

양식보다는 학업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변인들인 문제해결 대처방식 또는

목표지향적인 활동 등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

이라 추측된다.

여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달리 학

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

양식(반추, 주의전환)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추 반응양식 경향

이 높을 경우,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우울증상

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인지적인 개인의 취약성

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며 우울증상의 수준

을 증가시킨다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Abela & Hankin, 2008). 반면 주

의전환 반응양식 경향이 높을 경우, 낮은 경우

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

향의 크기가 작았다. 즉, 여학생의 주의전환 반

응양식은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우울증

상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정서

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

타난 현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여학생은 어

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그

러한 행동에 대해 타인의 지지와 강화를 받아

왔기 때문에 남학생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다

고 할 수 있다(Nolen-Hoeksema, 1991). 즉, 여

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의

전환 반응과 같은 인지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함

으로써 정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며, 이로 인

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덜 경험

할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절효과에 초점을 두어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파생되는 우울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여학생의

경우 반추 반응을 줄이고 주의전환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이 특히 유

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사나 부모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상을 나타내

는 여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먼저 우울한 기

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탐색하여 우울한

감정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상담자는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으로 여학생에게

주의전환 반응양식의 사용을 통하여 우울한 기

분을 통제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보면, 청소년 여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

레스 수준 그 자체보다 반응양식의 수준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우울증상의 수

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반추 반응 경향

이 낮거나, 주의전환 반응 경향이 높다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반응양식은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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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

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개

인, 가족, 사회, 환경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

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연구

된다면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남학생의 학

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청소

년의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으므로 응답

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왜곡하여 보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든 변인의 측정

이 동일한 평정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문항

간의 상관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나 부모의 보고 자료

혹은 개인 면접을 활용한다면 보다 신뢰성이 좋

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었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의 효

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

학생의 경우 반응양식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적 조절변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주로 연구되

었던 인지적 조절변인인 인지왜곡 혹은 인지적

귀인양식 외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응양식의 조절효과를 탐색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제 현장에서 청

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남녀 별로 접근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한 반응양식(반추, 주의전환)의 조절효과

에 성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 혹은 상

담현장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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