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3 -

서      론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
ment(OECD)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 이래로 지

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장 최근 통계인 

2012년도 자료에서 10만 명당 28.1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

타나 OECD 국가의 평균인 11.3명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

치로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다.1) 청소년의 

자살률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살은 더 

이상 몇몇 예외적인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내 실정을 살펴보면 2010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의 1

순위가 자살이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

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도 8.8%에 해당하였

다.2) 한편 청소년기의 자살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몇가지 두드

러지는 특징들이 있다. 첫째, 충동적으로 시행되는 자살시도

가 많다는 점, 둘째, 정말 죽으려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극단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시도로서 보다 많이 이루

어진다는 점, 셋째, 외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다는 

점 등이다.

전통적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군에 있어 자살 가

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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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인구학적 상태를 파악하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에서 시작

하여 임상의가 정신병리적 상태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

까지로 발전되어 왔다.3) 이와 같은 평가 도구들의 초점은 고위

험 청소년을 발견해내고자 하거나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

자 하는 것이었다.4)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자살의 위험요소

로서 우울증, 충동성, 무망감, 과거의 자살시도 경험, 약물 사

용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신체적, 성적 학대, 부족한 또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살의 위험요인을 다루는 수많은 자살 평정 척도 중 극

소수의 도구만이 자살시도를 예견하는 것이 증명되었고4) 자

살에는 개인의 내적, 유전적 성향 및 가족이나 학교, 또래관

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징, 정신병리적 

특성과 같은 개인요소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지,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므로5) 자살의 평가도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

어왔다.6)

자살자에게는 비자살자와는 달리 어떤 중요한 적응적 특성

이 결여되어있는가, 즉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삶을 유지하게 하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Linehan 등7)이 삶의 이유 척도를 개발 

하였다. 이것은 자살 행동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삶에 대한 믿

음, 기대 등과 같은 인지적 유형을 강조한 Beck의 인지행동 

이론과도 접점을 가진다. Beck은 한 개인이 삶에 대한 특정

한 신념이나 기대, 무망감 등이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지

와 자살 행동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8) 이와 

같은 맥락에서 Linehan 등7)이 자살을 생각했으나 자살하지 

않은 인지적 이유, 다른 사람이 자살로부터 그들을 지켜낼 것

으로 생각되는 인지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 도출된 항목

을 추려 척도를 만든 것이다. 척도 개발 당시 삶의 이유는 독

립적인 여섯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생존과 대처에 대

한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녀와 관련된 염려, 자살에 대

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자살과 관련된 도덕적 

금기가 그 요인들이다. 삶의 이유 척도가 개발된 이후 성인용 

단축형,9) 청소년용 단축형,10) 청소년용,11) 젊은 성인용12)으로 연

령별 버전이 추가 개발되었으며 중국어13)와 스페인어14) 등 다

른 언어로도 번안되었다. 한국에서는 성인 남녀 301명을 대상

으로 한국판 성인용 삶의 이유 척도가 번안되어 타당도 연구15)

가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판 청소년용 삶의 이유 척도를 개발하

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

었다.

방      법

1. 대  상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두 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751명(남자 291명, 여자 460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되었

다. 연구목적을 담임교사에게 교육한 후 설문지 배포시 담당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수거된 검사지 중 항목

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72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은 

무작위로 선정된 제주시 소재 중학교 1개 반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다.

2. 방  법

1)  한국어판 청소년용 삶의 이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KRFL- A) 

 의 제작

청소년용 삶의 이유 척도(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RFL-A)는 자살을 생각했지만 살아가는 이유

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평가도구이다. Linehan 등7)이 개발

한 성인용 삶의 이유 척도를 토대로 Osman 등11)이 청소년용 

척도를 개발하였다. Osman 등11)의 RFL-A는 14-18세의 청소

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가족동맹(family allience) 7 문

항, 자살에 대한 두려움(suicide-related concerns) 6 문항, 자

기수용(self-acceptance) 6 문항, 또래수용 및 지지(peer acce-
ptance and support) 6 문항, 미래낙관성(future optimism) 7 

문항의 총 32 문항,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이 해당 개인에게 자살하지 않는 이유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점 Likert 척도로 대답하게 되어있으며(전혀 중요하지 않

다-1점, 심각하게 중요하다-6점)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하지 

않는 이유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Osman 등11)의 

RFL-A를 번역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저자에게 메일을 보내 한국어판 제작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저자가 원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

다. 관용적 어구의 사용은 피하였으며 의미가 통하는 한 직역

에 가깝도록 번역하였다. 이후 두 언어를 유창하게 병용하여 

사용하는 국내 대학의 영문과 교수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

고, 역번역을 원본 저자에게 보내 검토 후 역번역된 문항과 원

문항을 비교하여 최대한 원문항의 의미에 가깝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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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존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척도들

(1) Beck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Beck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16)는 

자살 의도를 수량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 도구로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며 자살 위험과 자해를 평가하는 자

기 보고식 설문들과 중등도의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는 임상가가 평정하던 이 척도를 자기 보고형으로 변

형한 한국판 설문지17)를 사용하였다.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문항을 각각 0, 1, 2점으로 채점한다. 신뢰도 계수

는 0.89였다.

(2) Beck 절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S)

Beck 절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S)18)는 

1974년 Beck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피검자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절망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높은 내적 일

치도를 보이며 절망감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 자기 보고식 척

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설

문지17)를 사용하였고 총 20개 문항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

도록 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 0.89였다.

(3)  청소년 자살행동 질문지(Adolescent Suicide Question-
naire, ASQ)

청소년 자살행동 질문지(Adolescent Suicide Question-
naire, ASQ)는 자살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Pearce와 

Martin19)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직접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살 행동을 피상적이고 넓은 단계로부터 좀더 깊

게 질문해 나가는 방식인 폭포식 질문으로 대상을 평가하며 

특정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한 뒤, 만약 특정 

항목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지난 6개월간 해당 항목의 빈도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와 향후 미래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은지를, 아주 많이 있을 것 같다(0점)-매우 그렇지 않을 

것 같다(4점)까지로 점수 매기도록 하였다. 세부 항목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위협, 고의적 자해, 자살 시도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두 검사 간의 Pearson 상

관계수를 구했으며 내적 일관성을 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으로 초기값을 추출

하고 varimax 방식으로 요인 구조를 직각 회전하였다.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Korean version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KRFL-A)와 BHS, SSI 간

의 상관성을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변별타

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ASQ의 자살시도 여부를 묻는 항목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두 군으로 분류한 후, 양 군 간의 차이

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평가하였다.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ta-
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5로 

정하였다.

결      과

1.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중학교 1개 반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 후 1개월 후 재검

사 시행하였으며 모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총점의 

Pearson 상관계수는 0.85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01)을 보였다.

2.  항목-전체 상관(Item-total correlation)과 내적 일치도 

 (Internal consistency)(Table 1)

항목-전체 상관에서는 1번 문항은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0.49의 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나머

지 문항들은 0.64 이상의 Pearson 상관계수가 관찰되었다. 전

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0.975였다.

3. 요인분석(Factor analysis)(Table 2)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고유치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을 위하여 사용

될 요인의 고유치는 적어도 1.0은 되어야 하는 것은 최소 고유

치의 기준(Minimum criterion; Kaiser criterion; Root cri-
terion)을 따르는 것이나 추가적으로 요인 수의 적합성을 검

정하기 위해 스크리 검정(Scree test)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요인의 수는 3개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

라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한 뒤 varimax rotation을 시행하였

다. 여기서 나타난 요인 3개는 각각 ‘또래수용, 자기수용 및 미

래에 대한 낙관’, ‘가족동맹’, ‘자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4. 공존타당도(Concordance validity)(Table 3)

KRFL-A와 SSI, BHS, SSI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살사고를 측정하는 SSI, 절망감을 측정하는 BHS 두 척도 

모두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 r=-.337, r=-.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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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별타당도(Discrimination validity)(Table 4)

ASQ의 자살시도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시도한 적이 있다

고 대답한 66명을 자살시도군으로 분류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나머지 대상자 중 10%에 해당하는 72명

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두 군 간의 KRFL-A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양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value＜.001).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판(KRFL-

A)을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 KRFL-A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치

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원문 척도에서 5개의 요인구조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28.8%,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23.8%, 요인 3은 전체 변

량의 16.3%를 설명하였고 요인 1은 ‘또래수용 자기수용 및 미

래낙관’(19 문항), 요인 2는 ‘가족동맹’(7 문항), 요인 3은 ‘자살에 

대한 두려움’(6 문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자살에 대한 두려

움과 가족동맹을 의미하는 문항들은 원문 척도와 같이 독립

Table 1. Item-total correlation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
cents (N=720)

Item no.
Peaeson’s 
correlation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1 .498 .975
2 .690 .973
3 .666 .973
4 .567 .974
5 .720 .973
6 .742 .973
7 .745 .973
8 .640 .974
9 .767 .973

10 .777 .973
11 .788 .973
12 .722 .973
13 .822 .973
14 .799 .973
15 .842 .972
16 .766 .973
17 .794 .973
18 .835 .973
19 .851 .972
20 .672 .973
21 .669 .973
22 .791 .973
23 .791 .973
24 .803 .973
25 .809 .973
26 .701 .973
27 .784 .973
28 .814 .973
29 .842 .972
30 .808 .973
31 .830 .973
32 .680 .973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N=720)

Item Fator 1 Factor 2 Factor 3
1 .484
2 .491
3 .526
4 .507
5 .784
6 .781
7 .714
8 .743
9 .611

10 .775
11 .658
12 .649
13 .661
14 .564
15 .658
16 .730
17 .778
18 .594
19 .649
20 .875
21 .873
22 .706
23 .759
24 .787
25 .579
26 .867
27 .701
28 .674
29 .569
30 .787
31 .539
32 .801

Cronbach α .963 .939 .929
Eigen value 18.30 2.31 1.37
Total (%) 28.88 23.7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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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원문의 미래낙관 및 자기수용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대부분이 또래 수용을 나타내는 문항들

과 함께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렇게 미래낙관 요인

의 문항과 자기 및 또래수용이 같은 요인으로 설명된 것은 미

래에 대한 긍정적 예견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자

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고 자기수용은 중요한 환경

인 또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느낌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Linehan 등7)의 성인용 삶의 이유 척도

에서도 생존과 대처에 대한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녀와 

관련된 염려, 자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

움, 자살과 관련된 도덕적 금기의 여섯 요인으로 나뉘는데 그 

중 타인이나 사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인지적 믿음

을 평가하는 요인은 생존과 대처에 대한 신념이라는 오직 하

나의 요인으로만 분류되었다.7)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용에서

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기수용 및 미래낙관이 한

가지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

라 청소년에서 미래의 낙관성은 자기수용과 또래수용감의 영

향을 크게 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성인

용 삶의 이유척도를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당도를 확인한 

이전의 연구에서도 원문의 6가지 요인과 달리 생존과 대처신

념, 죽음 공포와 사회적 비난, 가족 책임과 자녀걱정, 미래 기

대의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15) 이와 같이 원문과는 다소 차

이가 있는 요인구조는 번안과정에서 문장이 주는 의미의 변

화나 문화적 차이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KRFL-A의 평균은 4.21(남학생 4.21, 여학생 4.17)로 측정되었

고 성별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저자의 청

소년용 RFL 개발 논문에서의 평균 및 [평균 4.74(남학생 4.77, 

여학생 4.71)] 성별 간 차이가 없었던 점과 유사한 결과였다.

KRFL-A는 SSI나 BHS와의 의미 있는 공존 타당도를 나

타냈으며 자살시도군과 비시도군이 유의미한 점수의 차이를 

보였으므로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에 다른 도구와 병행

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많은 자살 관련 척도들은 위험성에 대해서만 주목

해왔다.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 중 하나로서 자

살가능성 평가를 위한 구조화된 면담이 제안된 바 있다.19) 이 

면담에서 ‘그래서 자살 생각이 없을 때에는 언제인가?’, ‘그 시

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무게를 둔 점은 

해결을 위한 모색에 초점을 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간 자살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원

인의 일부는 보호요인을 측정하는 도구가 적절히 개발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면을 비추어볼 때 KRFL-

A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로 청소년의 자살 보호요인

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이유 척도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접근 

방식은 평가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이나 거부감을 줄이고 삶

에 대한 긍정적 접근방식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와 같이 KRFL-A는 청소년의 자살 보호요인뿐 아니라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 자살위험도 평가 도구와 함께 사용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고등학교 한 개 학년의 학생들만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KRFL-A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임상 변인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다른 긍정성 관련 척도와 비교를 시행하

지 못한 점, 셋째, 자살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절단점에 대

한 제시를 하지 못한 점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KRFL-A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로서 KRFL-

A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이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의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이 났을 때 어떤 보호요인이 그에 대

한 완충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하며, 자살 예방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응용될 수 있는 척도를 소개한 의의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긍정화 척도

와의 비교, 절단점의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 KRFL-A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치도

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존타당도와 변별타당도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요인분석에서는 원판과 다르

게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판 삶의 이유 척도는 청소년에게 있어 자

살의 위험성과 함께 보호요인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신뢰도

Table 3. Concordanc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a-
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KRFL-A) (N=720)

KRFL-A SSI BHS
KRFL-A 1.00
SSI -.337* 1.00
BHS -.462* .386* 1.00
Mean (SD) 134.89 (43.13) 6.36 (6.28) 5.37 (4.43)

* : p＜.01. BHS : Beck Hopelessness Scale, SSI :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a-
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KRFL-A)

Group 1 (N=72) Group 2 (N=66)
t

M (SD) M (SD)

KRFL-A 137.19 (46.61) 108.59 (50.75) 3.45*       

* : p＜.001. Group 1 : suicide non-attempter group, group 2 : 
suicide attempter group.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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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타당도를 가진 도구이다.

중심 단어：한국판 삶의 이유 척도 ·타당도·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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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삶의 이유 척도

이름:_____________      성별: 남 / 여       연령:______

이 설문지는 사람들에게 자살 생각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제안한다면, 사람들이 때로 갖게 되는, 자살을 

수행하지 않는 특정한 이유들의 목록입니다.

각 글을 주의 깊게 읽고 자살을 수행하지 않는, 각각의 이유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설명한 번호

를 선택하십시오.

아래의 척도를 사용하고 각 글의 오른쪽 공간의 적절한 번호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중간(2, 3, 4, 5) 또는 양 끝의 

점수(1, 6)만을 선택하지 말고 전체의 선택 범위를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자살을 수행하지 않는 이 이유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1. 전혀 중요하지않다 4. 다소 중요하다

2. 약간 중요하지 않다 5. 꽤 중요하다

3. 다소 중요하지 않다 6. 아주 중요하다

문  항 1 2 3 4 5 6

1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지나 충고를 받기위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2 내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은 마음 아프고 놀라운 일일 것이다.

3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4 나이 들어가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많다.

5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 내 옆에 있어준다.

6 가까운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낀다.

7 나는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느낀다.

8 죽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9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의 나 자신을 좋아한다.

10 내 친구들은 나에 대해 많이 배려해준다.

11 미래에 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고 싶다.

12 가족들은 학교 또는 집에서의 내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준다.

13 미래에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14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15 미래의 내 계획과 목표에 대해 희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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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 친구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워할 것이라고 믿는다.

17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18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19 미래에 성공적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20 나 자신을 죽이는 생각은 나를 겁나게 한다.

21 나 자신을 죽이는 어떤 방법의 사용도 나를 두렵게 한다.

22 내가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위해 친구에게 기댈 수 있다.

23 대부분 가족들은 나의 계획과 목표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24 나의 가족은 내가 느끼는 방식을 배려해준다.

25 내 미래는 꽤 희망적이고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

26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27 내 친구들은 실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준다.

28 나는 미래에 수행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많은 계획들이 있다.

29 나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낀다.

30 나의 가족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많이 배려한다.

31 나 자신으로서 행복하다.

32 나 자신을 죽이는 계획을 한다면 나를 놀랍고 두려울 것이다.

본 척도의 사용시 저자의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