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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학생  사  계가 학 생 에 미 는 향  악하고, 사  계  학 생  간  

계에  트  처 식  매개 과  검 하고  행 었다. 본 연 는 한 청 책연 원  ‘청  역

량지    비  연 Ⅲ(2016)’  단 사  용하여 학생  3,406  상   실시하

다. 본 연 에 는 주  변 에 한 신뢰도 , 상 계 , 다 귀  실시하 다. 주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학생  사  계는 학 생 에 미한 향  주는  검 었다. 째, 학생  

사  계가 트  처 식에  향  주는 것  었다. 째, 학생  트  처 식  학

생 에 한 향  미 는 것  검 었다. 마지막 , 청  사  계가 학 생 에 미 는 경

에  트  처 식  매개 과  검 하 다. 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청  학 생   사  

계  트  처 식  향상시키는 안  시하 다. 

주 어 : 사  계, 트  처 식, 학 생 , 학생, 매개 과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 on school adjustment of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yle. The data of 3,406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study on ‘2016 Measurements of Korean Youth Competence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Ⅲ’ by the NYPI were analysed. For data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nalysi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1) social 

relations were found a key factor affec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2) their 

social relations affected stress coping style, (3) stress coping style affected school adjustment, (4) stress 

coping style was proved to have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 relations and school adjustment.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suggested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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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 에 경험하는 학 생  간   생애에 

어  한 달과업  하나 고[1], 학 생  여

는 청  각 개  심리 , , 사  건강

한 삶  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한  

삶에도 향  미 다[2]. 2019 청 통계에 [3], 

우리나라 청   학 생 만 도는 2  보

다 폭 상승했 나 만 한다는 답  여  58%에 

고 다. 학 는 가 , 지역사  어 청

 가  많  상생  보내는 공간 다. 엇보다도 

 청  학  시  학 생  향후 청

 얼마나 공  끌어 갈  는가  열

쇠가   다[4]. 

청  학  시  애착  상   사

에  래  하고 사  계(Social Relations)가 

 계  맺는 식도 재편 는 시 다. 라

 나 사  계가 재 고  동시에 

래 계  향  커지는 시  알  다[5-7]. 

한 신체   심리  달에 어  가 경, 래 계 

그리고 경에  큰 변  경험하는 사  시

므  다  시 보다 심리  담감  느끼고, 학 생

뿐만 아니라 사 생 에 어 도 하는  어 움

 겪게  가능  크다[8]. 처럼 변하는  과

에 는 청 도 지지  사  트워크  가진다  

역경에 게 처하고 극복할  는 능  달

하게 다[9]. 특 , 청  다양한 사  지지체계 

에 도 , 사, 래  계는 탄  달에  

 갖는 것  나타났고[10,11], 학생  진

도에 한 향  미 고[12], 학생  동 에 직  

향  행사하는 심리  학습 경  다[13].

학생  상  한 행연  살펴보 [14], 학

생 에 어   양 태도, 래  사  지

지 체계가 한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한 

청  사 계  나타내는  계, 래 계, 

사  계 가 청  생 만 도에 향  미

는 것  다[15].  청  가 과 학 , 래

는 본  사  계 고 가  에 는  

계, 학   계에 는 래 계  사 계가 

본  계  알  다[16].

한편, 학생  사  계  학 생  간  

계에  고 해야 할 한 변   하나는 트  

처 식(Stress Coping Style) 다.  청 에 해당

하는 학  시 에는 신체   생리   격

 달한다. 그러나 지 ·   미 하여 

등학생 시  고등학생 시 는 다  특별한 트

 경험할  다[17]. 한 아동 보다  다양하고  

 취  루어야 하  에 신건강에 어 움  

겪게 할 트  아동 보다  많    다[18]. 

사에 [3], 청 들   생 에  45.0%, 가

생 에  51.8%, 학 생 에  29.8%   트  

느낀다고 한다. 특 , 학  시 는 학업 담  상

 었  등학  시 에 비해 시 도  한 경쟁과 

학업 취  담  많  트  경험한다. 

청  극심한 트  경험  사 에 어 움

 래하고, 심해질 경우 우울  안과 같  심리  

  공격   비행과 같   행동  

할  다[19]. 청 들  학 라는 공간 에  

학업 취라는 목  갖고 학  경, 사  계, 

래 계, 공  등에  트  고 다[20]. 

처럼 청 들  새 운 과 달  한 결과  

과 트  끊 없  경험한다[21]. 한편 

Lazarus[22]는 간  트  재 직하여 신  

 삶  해 나갈  다고 하 다.  청

들  동 한 트  상  경험하 라도 어  처

식  사용하여 트  경험  재 직하느냐에 라 그 

향  달라질  다. 실   행연 에 는 

트  처 식에 라 청  학 생  등 청

 달 결과에 차  보 는 것  나타났다[23].

청 들  트   학 생 에 향  미

는 들  살펴보 , 학업에 한 담감과 가  

 갈등, 학  들과  계에  생하는 심리

 감 등  시하고 다[24]. 학생  상  

한 연 에 [25], 학 생   능동  트

 처 식  한  상 계가 재하 다.  

트 에 능동  처할  사 계  래

계, 학습 동  학 규  포함한 학 생  하

는 것  나타났다.

러한 맥락에  볼 , 학생  사  계  트

 처 식, 학 생  간  계  심도 게 검

하는 연 는 필 하다. 그러나 행 연 들  검 한 

결과, 상 한 것과 같  사  계  학 생  간

 계  트  처 식과 학 생  간  계

에 하여 각각 연 가 루어 고,  변  간  계  

심  한 연 는 찾아보  어 다. 라  본 연

는 각 변  간  단  향 계  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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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사  계가 학 생 에 미 는 

향  악하고,  과 에  트  처 식  매개

과  검 하고  한다. 에 본 연 는 다 과 같다.

첫째, 학생  지각하는 사  계는 학 생

에 향  주는가?

째, 학생  지각하는 트  처 식  학 생

에 향  주는가?

째, 학생  사  계가 학 생 에 주는 

향  트  처 식  매개하는 과가 는가?

2.  경

2.1 사  계  학 생

학 생  학생 개개  학  경  

생하는 트 나 에 직 했   통  고 

연하게 처하고, 신     충

하고,  해  신과 학  경  과  변

하여 학  경과 개  간에 운 균  루어가는 

역동  과 다[26]. 특  학 생  개  심

리·사  건강  하고, 학  후에도 청  삶

 해 가는  어  한 향  미 다[27].

학생  상  행   료 에 

[28], 학 생 에 어   계, 래 계, 

사 계가  미하게 나타났다.  다  학생 

상  연 들에 도 지지  사  계는 학 생

만 에 한 향  주는 것  나타났다[29,30].

 같  다  행연 에   지지[31]  

  계[32-34]가 학생  학 생 에 

한 향  주는 것  나타났다. 래 계에 한 연

 결과에 도 지지 고 만 럽고 어 운 상 에  

신에게 도움    는 가 많 , 상생

에  트  경험하 라도 학 생   할  

는 능  가진다고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에 한 

태도가 고[32], 사  계가 우 고 지

지 , 학  가 민주 고  경

 학생들  학 생  하는 것  나타났다

[32]. 청 들  가  에 가  많  시간  보내게 

는 상과 경  래  학 라는  감안 할 , 

래  계[35]  사 계[36]는 청   상태 

 학 생 에 한 향  미 는  

할  다[37].

2.2 사  계, 트  처 식과 학 생  

트 에 처하는 식  개  트 에 직

한 간에 트   에  는 피해  

하  하여 행하는 , 개 과 경 사 에  끊

없는 사고  행동  역동  과  다[25]. 

Lazarus  Folkman[38]  개  트 에 어떻게 

처하고 리하는지가  하 , 트  상 에  

어떻게 하고 처하느냐에 라 가 충   

다고 하 다[39]. 트 가   는 같  

경에 도 청  가 동 한  트  경험

하고 학 생   낮아지는 것  아니다[40]. 다

양한 트  향   하는 청 들에게 

어  처럼 트  처 식  택하고 다루는 능

 향후  삶  살아가는  어  매우 

한 라고 할  다[23]. 

처럼 청 에 트  어떻게 처하는가에 

라    달라질   에 트  

처 식  트  하는 경에 함에 어  

한 역할  하고 학생  학 생  는  

핵심   보여 다[41]. 

트  처 식과 사  계 간  과 계  

한 행연 에 [42-44],  계는 학생

 트 에  주  변  할  다. , 

 만 러운  지지는 학생  트

 낮 는 것  나타났다. 청 는 등학생  

달리  향  어드는 시 다. 그럼에도 

하고   계  학업 트  

한  향  시키는 것  나타났다[45]. 

한 학생  상  행  연  결과[46], 학생  

지각한 사  지지가 아질  트  처 식  

사용  아진다는 것  었다.  가 , 사, 래

 사  지지  게 지각할   트

 처 식  아 다. 

 같  근 지 루어진 학생  사  계, 

트  처 식, 학 생 에  연 들  살

펴보 , 사  계  학 생   간에  상

 나타나고 고[28,30], 사  계  트  

처 식 간에도 미한  상  었다

[14,44,46]. 특  트  처 식  학 생 에 

향  미 는  용하  에[23,25], 학생  사

 계가 학 생 에 미 는 향  하고,  

과 에  트  처 식  사  계 과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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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용하는 경  과  검 하고  한다. 

3. 연

3.1 연

행연 에 근거한 본 연   Fig. 1과 같다. 

행연  결과  , 학생  사  계가 학 생

에  향  주고, 그 과 에  트  

처 식  갖는 매개 과  하 다. 행연 에 근

거하여[47-50], 학생  학 생 에 한 향  

미 는 것  나타난 별, 경   학업  통

변  에 하 다.

Stress

Coping Style

Social 

Relations

School

Adjustment

Gender, 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Fig. 1. Research model

3.2 료

본 연 에  에 용한 는 한 청 책

연 원(NYPI)에  2016 에 실시한 ‘청  역량지  

  비 연 Ⅲ’  료(NYPI 단 사)[51]  

용하 다.  사는 우리나라 17개 시·도  · ·고

등학생  상  집락 집  사용하여 행

  단  규  단 사 다.  본 사 

는 10,319  본 연 에 는 단 사   

에 용  학생  3,406  료  하 다.  

3.3 도

3.3.1 학 생

학 생  NYPI 단 사에  공한 척도  

 4개  항  어 다[51]. 척도  항  

‘나는 업시간에 운 내용   해한다’, ‘나는 

하는 만큼  나 다’, ‘나는 학 에  특별한 

행사(  등)  동아리 동에 극  참여한다’, 

‘나는 공  학 생  하고 다’ 등  

었다. 든 항  4  리커트 척도 고,  는 ‘매

우 그 다(4 )∼  그 지 않다(1 )’  었다. 

가 아질  학 생   아진다는 

것  미한다. 학 생  신뢰도(Cronbach’s α)

는 .683  나타났다.

3.3.2 사  계

사  계는 NYPI 단 사에  공한 척도  

 12개  항  어 다[51]. 사  계는 

 계, 래 계, 사 계 등  하 차원  

어 다.  척도는 , , 사에 해 각각 

하 고, ‘나는 ( )  주 러 가고 겁게 지내는 시

간  많다’, ‘나는 ( )  계에 해 만 한다’, ‘나는 ( 

)  비 나 나  감 에 해 얘 한다’, ‘( )는 나  

하고 내가 하는  아해 다’ 등  항  

었다. 든 항  4  리커트 척도 다. 각 항  

 는 ‘매우 그 다(4 )’에  ‘  그 지 않다(1

)’  가  사  계가 다는 것  미

한다. 본 연 에  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03

고,  계는 .788, 계는 .757, 사 계

는 .717  나타났다.

3.3.3 트  처 식

트  처 식  NYPI 단 사에  공한 척

도   9개  항  어 다[51].  척도는 

생  통 에 한 태도(‘나  건강과 트  리하

는 것  나  삶에 어 하다고 생각한다’ 등), 주

 규 (‘내 주변 사람들  건강과 트  리하  

해 한다’ 등), 지  행동 통 (‘나는 나  건강과 

트  리할  다’ 등)  하 차원  

어 다. 각 항  4  리커트 척도 고, 항   

 살펴보  ‘매우 그 다(4 )∼  그 지 않다(1

)’  었다. 가  트  처  

 다는 것  미한다. 트  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8  나타났다.

3.3.4 통 변

본 연 에 는 학생  학 생 에 한 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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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47-50], 별, 경 , 학업  통

변  에 포함하 다. 별  남학생  ‘0’, 여학생

 ‘1’  미 변  처리하 다. 가  경  ‘1에

 7 ’ 지  7  리커트 척도 , 가 아질

 학생  식하는 주  경  아진다는 

것  미한다. 학업  답  ‘1학  간고사 평

균 ’  사하 다. 60  하는 ‘1’  처리하고, 61

∼65  ‘2’, 66∼70  ‘3’ , 71∼75  ‘4’, 76∼

80  ‘5’, 81∼85  ‘6’, 86∼90  ‘7’, 91∼95  ‘8’, 

96-100  ‘9’  처리한 9  척도  가 아질

 학업   미한다. 

3.4 료

본 연  료  SPSS 26.0 window  용하

다. 통계 료는 통계  시하 고 주  변

에 한 신뢰도 (Cronbach’s α)  행하 다. 주

 변  간  계  검 하  해  상 계  

실시하 다. 트  처  매개 과 검  해  

Baron과 Kenny[52]  단계  다 귀  실시하

다. 한 매개 과  검   해  Sobel 

검 [53]  가하 다.

4. 연 결과

4.1 주  변  통계

사 상 는 학생  3,406 다. 체  살

펴보 , 남학생 1,655 (48.6%), 여학생 1,751 (51.4%)

고, 13-14  1,109 (32.6%), 15  1,161 (34.1%), 

16-17 는 1,136 (33.3%)  나타났다. 변 에 한 

 특  Table 1에 시하 다. 변 들  평균과 

편차는  계 3.18(SD=.64), 래 계 3.37(SD=.53), 

사 계 2.43(SD=.59), 트  처 식 3.11(SD=.48), 학

생  2.97(SD=.55)  나타났다. 주  경  

 7  만 에 평균  4.24(SD=1.18) 고, 학업  9  만

에 평균 4.58(SD=2.72)  나타났다.  변 들  

규  하  하여 도  첨도  살펴본 결과, 

규 포 건  도 < 2, 첨도 < 4 하  규 가  

충 하는 것  나타났다.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Social 

Relations

Parent 3.18(.64) -.781 .490

Peer 3.37(.53) -.845 .979

Teacher 2.43(.59) .086 .351

Stress Coping Style 3.11(.48) .056 .617

School Adjustment 2.97(.55) -.109 .397

Economic Status 4.24(1.18) -.234 .594

Academic Achievement 4.58(2.72) .028 -1.35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406)

4.2 사  계, 트  처 식  학 생

    계

본 연  주  변 들 간  상 계는 Table 2  

같다.  계는 학 생 (r=.322**, p<.01)  

트  처 식(r=.327**, p<.01)과  상 계  

나타났다. 래 계는 학 생 (r=.291**, p<.01), 

트  처 식(r=.318**, p<.01)과  상 계

고, 사 계는 학 생 (r=.287**, p<.01), 트  

처 식(r=.240**, p<.01)과  상 계  검 었

다. 트  처 식  학 생 (r=.515**, p<.01)

과  상 계  나타났다. , 학생   

계, 래 계, 사 계    학생  학

생  고, 트  처 식   

 학 생  아진다는 것  알  다. 

별   계(r=.040*, p<.05), 래 계

(r=.086**, p<.01) 는  상 계  나타났고, 사 계

(r=-.048**, p<.01), 트  처 식(r=-.044*, p<.05), 

학 생 (r=-.049**, p<.01)과는  상  나타났

다. , 여학생   계  계   

고, 남학생  사 계, 트  처 식, 학 생

   것  나타났다.

경   계(r=.136**, p<.01), 래 계

(r=.079**, p<.01), 사 계(r=.094**, p<.01), 트  

처 식(r=.212**, p<.01), 학 생 (r=.267**, p<.01)과

는  상 계 고, 별(r=-.053**, p<.01)과는  

상  나타났다. 라 본 연  상  학생  

지하는 주  경   사  계, 트

 처 식, 학 생   고, 남학생  여학

생보다 경  낮게 식하는 것  나타났다. 

학업   계(r=.084**, p<.01), 사 계

(r=.110**, p<.01), 트  처 식(r=.208**, p<.01), 

학 생 (r=.434**, p<.01), 경 (r=.304**, 

p<.01)과  상 계  나타났다. 러한 결과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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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  사 계   

고, 트  처 식, 학 생   경  

 것  나타났다. 학업 과 래 계  별 간

 계는 하지 않게 나타났다.

1 2 3 4 5 6 7 8

1 1

2 .359** 1

3 .359** .242** 1

4 .327** .318** .240** 1

5 .322** .291** .287** .515** 1

6 .040* .086** -.048** -.044* -.049** 1

7 .136** .079** .094** .212** .267** -.053** 1

8 .084** .027 .110** .208** .434** .022 .304** 1

1=Social Relations(Parent), 2=Social Relations(Peer), 3=Social 
Relations(Teacher), 4=Stress Coping Style, 5=School Adjustment, 
6=Gender, 7=Economic Status, 8=Academic Achievement.
*p<.05,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N=3,406)

4.3 매개 과 검

별, 경 , 학업  통 한 상태에  

 계, 래 계, 사 계가 학 생 에 미 는 

향에 하여 트  처 식  매개하는지  알아

보  하여 Baron과 Kenny[52]  매개 과 검  실

시하 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Step 1 Step 2 Step 3

SCS SA SA

constants 1.514*** 1.073*** .492***

G(female) -.061*** -.075*** -.051***

ES .047*** .047*** .029***

AA .025*** .075*** .065***

Pa .144*** .142*** .087***

Pe .200*** .194*** .117***

Te .073*** .118*** .090***

SCS .384***

R2 .210 .337 .428

F 151.034*** 287.498*** 362.885***

Pa=Social Relations(Parent), Pe=Social Relations(Peer), Te=Social 
Relations(Teacher), SCS=Stress Coping Style, SA=School 

Adjustment, G=Gender, ES=Economic Status, AA=Academic 
Achievement.
***p<.001
Durbin-Watson: 1.984

Gender: male ‘0’, female ‘1’, dummy variables.

Table 3. Test of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yle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relations 

and school Adjustment (N=3,406)

귀  합도  평가하  하여 변  

상  과 독립변 들 간  다 공  검 하

다. Durbin-Watson 지 가 1.984  나타나 상

 없  독립 고, VIF 지 는 1.024∼1.322  독립

변  간 다 공  나타나지 않는 것  어 

매개 과 검  실시하 다.

매개 과  검 하는 1단계에  독립변   

계(p<.001), 래 계(p<.001), 사 계(p<.001)는 트

 처 식에 한 향  주는 것  나타났다. 

 계가 (B=.144), 래 계(B=.200), 사

계(B=.073)가  트  처 식   아

다. 트  처 식  하는  21.0% 다.

2단계에  독립변   계(p<.001), 래

계(p<.001), 사 계(p<.001)는 학 생 에 한 

향  주었다.  계가 (B=.142), 래

계(B=.194), 사 계(B=.118)가  학 생  

아 다. 학 생  하는  33.7% 다.

매개 과 검  마지막 3단계에  트  처

식(p<.001)  학 생 에 미한 향  주는 것

 나타나 매개 과가 는 것  검 었다. 한 

 계(p<.001), 래 계(p<.001), 사 계(p<.001)는 

학 에 한 향  주어  계, 계, 

사 계가 학 생 에 미 는 향에 하여 트  

처 식   매개하는 것  나타났다. 

매개 과  검   해 Sobel 검  가

 실시하 고[53], 그 결과는 Table 4  같다. 트  

처 식  계(z=9.945, p<.001), 래 계

(z=11.482, p<.001), 사 계(z=5.081, p<.001)에 어  

 매개 과가 는 것  나타났다.  계가 

(B=.144), 계(B=.200), 사 계(B=.073)가 

, 트  처 식   아  학 생

 아지는 것  었다. 계가 학

생 에 미 는 간 과는 0.055 고, 래 계는 

0.077, 사 계는 0.028 다.

B SE z p

Pa → SCS .144 .013 9.945 <.001

Pe → SCS .200 .015 11.482 <.001

Te → SCS .073 .014 5.081 <.001

SCS → SA .384 .017

Pa=Social Relations(Parent), Pe=Social Relations(Peer), Te=Social 
Relations(Teacher), SC=Stress Coping Style, SA=School 
Adjustment.

Table 4. Test of s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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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

5.1 연  결과  약  

본 연 는 학생  상  사  계  학 생

 간  경 에  트  처 식  매개 과  검

하 다. 주  연  결과  는 다 과 같다. 

첫째, 사  계는 학생  학 생 에 통계

 한 향  주는 것  나타났다. 러한 결과

는  사  계가 청  학 생  

는  다는  연  결과[28-30]  한

다. 한 러한 결과는   계  

 지지가 학생  학 생 에 한 향  주고

[32-34], 우 고 만 러운 래 계[54]  

고 지지  사  계[32] 한 학 생 에 

한 라는 연  결과  뒷 한다.  같  

본 연 에 도 사  계가 학생  학 생  

  는 직   검 하 다.

째, 학생  사  계가 트  처 식에 

 향  주는 것  었다. 는 청  

사  계가 트  처 식에 향  미 는 주  

변 [42,43] 라는 연  같  결과 다. 특  가 , 

사, 래  사  지지  게 지각할  학생  

트  처 식  아 다는 연 [46]  한다. 

라  본 연 에 는 학생  사  계가 학 생

 뿐만 아니라 트  처 식   하는 

한  하 다.

째, 학생  트  처 식  학 생 에 

직   향  주는 것  나타났다. 행연 에 

[23,41], 트  처 식  학 생 에 

한 향  미 는 주  다. 는 학생  학

생   해 는 트  처 식에 한 

 프 그램  필 함  미한다.  학생  학 생 에 

 할  도  신  경험하는 트  다룰  

는 처 능  키우고 상생 에  용할  는 

트  처 식  극  할 필 가 다. 

째, 학생  트  처 식  사  계  

학 생  경 에  매개 과  보 는 것  검

었다. ,  계, 래 계  사 계 

과 학 생 과  계에  트  처 식  

매개 과가 검 었다. 러한 연  결과는 청  

트  처 식  학 생 에  향  미

는 연 들[41,55]과 같  결과 , 트  처 식

 학생  학 생  는 한  다

는 것  강 한 연 들[50,56]과도 같  맥락 다. 라

 학생  학 생   해 는 지지  사

 계  진과 어  트  처 식

 향상하  한 체계   프 그램  개 하는 

것  과    시사한다.  학  

시 는 아동  보  아  등학   달리 

다   가 과 학  는다. 행연 에 

[57], 등학  4학 에  학  2학  시 지 학

생  단  변  살펴본 결과, 학 생

 감 하는 양상  나타났고, 특  등학  6학 에  

학  1학  시 가 가  큰 폭  감 하 다. 처럼 

학생 시 는 아동 에  청  어가는 과도

 사 가 시 는 생에 어 큰 변  경험하

는 매우 한  시 다[14]. 그러나  시  

청 들  학  라갈  학 생   

낮아지고, 학  1학  시 에 가  큰 어 움  겪는 

것  나타났다. 라  학생  학 생  

 해 는 학  학 에 비 신 생  상  

 계, 래 계, 사 계에 어  람직한 

계  할  도  개 프 그램  실시하고, 

 트  처 식  학습하고  상생

에  용할  도  돕는다  학생  람직한 학

생     것 다. 

5.2 연  한계  언

본 연 는 우리나라 17개 시·도에   단  루

어진 규  단 사   용하여 행 었다. 

본 연 에  한 료는 한  청  역량지   

 비  3차 도 연 , 1차  2차 연 에  

개  척도  ·개  통해  척도  타탕 과 신

뢰  욱 보 었다. 라  본 연  결과   

가능  충  보하 고  단 에  집  

학생  연 에 용했다는 에 어  본 연  

 찾   다. 그러나 2차 료  한

 해 학생  사  계, 트  처 식, 학

생  간  계에 어  다양한 변 들  하지 

못한 한계가 다. 후  연 에 는 학생  학 생

에  다양한 통 변  하고, 지역사  계

 포함하여 학생  사  계   한 연

가 필 하다. 한 트  처 식  하 변 들과 

학 생  하 변 들과  에 한 보다 심

 탐색  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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