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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성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를

거치고, 사회적 관계의 확대로 타인과 상호작용

을 통해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발달과정을

거친다.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자

아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지만 타인의 존재를 통

해서 인식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즉, 가족중심의

관계에서 학교와 또래집단으로 사회적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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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와� 13차� 그리고� 16차�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간� 인과관계� 변화를� 확인하였다.� 아동기

인� 초등학교와� 청소년기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기는� 가정의� 부모,� 학교� 교사�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예민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학령기인� 아동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 어떤�

인과관계� 맥락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중요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 관계가� 학업성취

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학교급� 및� 성별� 집단에� 따라� 비교적� 차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더� 나아가� 건강한�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Abstract � �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10th,� 13th,� and� 16th� child� supplementary� surveys�

of� the� Korea� Welfare� Panel� to� confirm� the� causal� changes�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which� is� childhood,� an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hich� is� adolescence,� are� when� relationships� with� parents,� school� teachers,� and�

friends� at� home� change� very� sensitively.� is� to� check� wheth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who� are� important�

other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shows� relatively�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each� school� level� and� gender�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firm�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aptation,� and� furthermore,� it� is� judged� that� it� can� be� used� as� information�

to� help�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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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아동․청소년기는 타인을 거울삼아 한

개인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의 중요 사회적 관계는 일차적

으로 가정 내 부모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인 아동기부터는 생활의 주요 영역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즉, 학업활동이 생활

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

교사는 중요 타인이며 사회적 관계의 주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기는 주요

사회적 관계가 가족에서 친구로 이행하는 결정

적인 시기이다.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적 영역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친구 또는 교우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성년기 아동‧청소년에게 부모, 교

사, 친구 또는 교우는 현재와 미래 생활의 토대

가 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타인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보내

는 시간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시기의 학교생활과 그 성과인 학업성취가 성

인기 생활을 좌우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 환언하면, 부모의 학업활동과 관련된 지원과

관심, 학업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 그리고

학업활동의 성과를 확인 또는 비교하게 되는 친

구와의 관계가 아동․청소년기 생활에서 중요하

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특성과 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요타

인인 부모, 교사, 친구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

적응의 자기회귀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와 학업적응 및 학업성취의 인과관계를 교

차 지연 효과로 시계열적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기 중요타인

과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활동 간 인과관계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청

소년기 사회적 관계와 학업활동과의 논리적 맥

락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건강한 발달

을 지원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아동기 생활의 근거는 가족이다. 가정 내 부

모-자녀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틀을 형성하게

하므로, 가정 밖 특히 학교나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되어 사회적 적응이나 성취에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

내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가 아동ㆍ청소년의 학

업성취 및 학업적응에 중요 영향 요인이라는 것

은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7][11][14-15][19-24][26][28-29][35][38-39]

[43-44][46-47]. 다른 한편으로 학령기인 아동기

는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적 영역이 확대되는 초

등학교 시기이며, 사회적 관계 또한 부모의 역

할을 대신하는 교사가 중요 타자로 편입된다.

따라서 학업활동이 목적인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에 직접적이고 긴

밀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12].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와의 개별적인 관계

라고 하였다. 또한 Brophy[32] 등은 교사가 학

생에 대한 기대, 질문에 대한 반응시간, 수업중

개별지도 등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

간을 학업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아동․청소년기

학생에게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학교적응뿐 아니

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

이다. 일상생활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

청소년의 교사관계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국내외 연구 역시 상당부

분 축적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3-4] [5-11][16]

[19][21-22][25-27][29-30][32-34][36].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정에서 학교로 주요 생

활 영역이 변화되는 아동ㆍ청소년 시기의 의미

있는 타인인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 및 학교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가족에서 학교로 사회

적 영역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동년배인 또래

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도 하다. 학업 활동을 같이하는 교우 또는 친구

와의 관계는 아동ㆍ청소년기 발달에서 또 하나

의 사회적 관계이며 중요 타인인 것이다.

학령기 중심에 있는 아동ㆍ청소년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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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이는 학교의 성

취 즉, 학업성취가 중요 과업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아동․청소년기는 가족보다는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교사와 관

계와 더불어 학교 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확대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인의 승인

보다는 또래의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특성 때

문에 부모나 교사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된

다. 이러한 성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강화

되며, 교우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

중심 관점이 감소되고, 협동, 경쟁, 협상의 원리

를 체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칙이나 압력에

반응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 발달과정을 거

치는 것이다[13].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서 부모나 형

제, 교사 등과 같은 성인들은 비자발적인 관계

인 반면, 친구, 교우 또는 또래 관계는 자발적이

고 상호의존적인 새로운 대인관계 대상이 된다.

교우관계나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자긍심이 낮고, 교실환경에 적응하

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수행 정도가 낮게

되는 것이다[34]. Ladd[40] 등은 학교 친구들로

부터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경우 학교에서

자신감과 안전감을 갖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

고하였다. 더 나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아동

ㆍ청소년기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자신에 대한 인식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및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3][6][10-11][16-19][22][26][29][31]

[34][38][41-42][48-50].

결론적으로 아동ㆍ청소년기 발달은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가 토대가 되고, 사회적 영역의

확대로 친구 또는 교사와 같은 중요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마무리하게 된다. 본 연구

는 초등학교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가 마무리 되

는 고등학교까지 사회적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상호작용하게 되는 중요 타자인 부모, 교사, 친

구와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동ㆍ

청소년기는 성장, 성숙, 학습이 진행되는 발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횡단 자료를

통해 이 시기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결과

를 활용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

교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패널데

이터를 사용하여 아동ㆍ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

인 학업활동 즉,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사회적 영역이 확대되

고 따라서 사회적 관계 또한 확대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업활동이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는 가정배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사회적 관계

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의 인과관계를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다. 더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신체․생물학

적으로 사춘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성별 간

발달의 속도가 상당히 차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그리고

학업적응 간 인과관계 맥락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분

리하여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 2.1� 분석표본� 및� 분석변수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아동부

가조사 10차(초등학생 4~6학년)와 13차(중학생

1~3학년) 그리고 16차(고등학생 1~3학년)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초등학교 4~6학년 학

생 패널이 중학교에 진급하고 고등학교 진급까

지 탈락하지 않은 사례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

다. 그리고 결측치와 같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남학생 131명, 여학생 156명이 투입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

학교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기중요 타인인 부모와 교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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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에 진급하면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며, 그러한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중

요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점에

서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된 패널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부모관계는 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교육

관여와 관심 8문항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교사

관계는 학생이 인식한 교사와의 관계 5문항 그

리고 친구관계는 학교 교우뿐만 아니라 친구와

의 관계를 나타내는 4문항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는 학생이 자신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 정도를 5점으로 정성적 평가한 점수

를 사용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업활동과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는 [Table 1]과 같

다.

Variable Detail Reliability Data/Reliability

Parental�

relationship Elementary�

school�

-� Average� of� 4� ques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and� 4� questions� of� interest� recognized� by� students

-�My�parents� and� I� talk� about� school� life�or� friends.�My�parents�

go� to�school�to�talk�with�school� teachers.�My�parents�particip

ate� in� events� such� as� parent� association�meetings� hosted� by�

the� school.�My� parents� pay� attention� to� see� if� I've� done�my�

homework.�My�parents�know�where� I�am�and�who�I�am�with�

when�I�am�not�at�home.�My�parents�know�what�time� I�come�

in.� My� parents� know�what� I� do� when� I'm� not� at� home.�My�

parents� call� me� when� I'm� home� without� adults.

-� Not� at� all� ~� Always� on� a� 4-point� scale

-�The�higher�the�score,�the�more�positive� the� interaction�with�pa

rents

.840
10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Elementary� 4th,� 5th,� 6th� grade

Middle� School .834
13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Middle� school� 1st,� 2nd,� 3rd� grade

High� school .827
16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1st,� 2nd,� 3rd� year� of� high� school

Teacher�

relationship
Elementary�

school�

-�Average�of� student-perceived� relationship�with� teacher�(5�ques

tions)

-�Overall,�our�school�students�are�friendly�with� their�teachers,�ou

r� school�teachers�treat�all� students� fairly,�and�our� school�teac

hers�praise� students�when� they�work�hard.�During�class,�teac

hers� kill� students'� spirits� (reverse� calculation),� I� respect�most�

of� my� school� teachers,� and� follow� the� teacher's� instructions�

well.

-� Not� at� all� ~� Always� on� a� 4-point� scale

-�The�higher� the�score,� the�more�positive� the� interaction�with� th

e� teacher

.691
10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Elementary� 4th,� 5th,� 6th� grade

Middle� School .790
13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Middle� school� 1st,� 2nd,� 3rd� grade

High� school .790
16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1st,� 2nd,� 3rd� year� of� high� school

Peer�

relationship
Elementary�

school�

-� Relations� with� friends� perceived� by� students,� average� of�

� 4� items

-� I�want� to�stay� friends�with�my� friends� for� a� long� time.� I�enjoy�

being�with�my� friends.� I� tend� to� try� to�have�the�same�though

ts� and� feelings� as� my� friends.� I� tend� to� talk� honestly� about�

my� worries� with� my� friends.

-� Not� at� all� ~� Very� much� on� a� 5-point� scale

-� The� higher� the� score,� the� more� positive� the� interaction� with

� � friends

.807
10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Elementary� 4th,� 5th,� 6th� grade

Middle� School .851
13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Middle� school� 1st,� 2nd,� 3rd� grade

High� school .843
16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1st,� 2nd,� 3rd� year� of� 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average�academic�performance� in�Korean,�Mathema

tics,� and� English

-� Poor� to� very� good� 5-point� scale

-�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academic� achievement

.824
10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Elementary� 4th,� 5th,� 6th� grade

Middle� School .858
13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Middle� school� 1st,� 2nd,� 3rd� grade

High� school .841
16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1st,� 2nd,� 3rd� year� of� high� school

School�

adaptation
Elementary�

school�

-�Average�of�7�questions�on�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 School� life� is� fun.� I� like� most� of� the� subjects� I� am� learning.

� I�have�a�good�class�attitude.� I� tend�to�do�my�homework�on�my�

own.�There�are� times�when� I�want�to�drop�out�of� school�(rev

erse�calculation).� I�once� looked�at�another� friend's�answer�sh

eet�when� taking�a�test� (reverse�calculation).� I�have� left� the�cla

ssroom�without�permission�during� class�or� self-study� (reverse�

counting).

-� Not� at� all� ~� Very� much� on� a� 4-point� scale

-�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school� adjustment

.720
10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Elementary� 4th,� 5th,� 6th� grade

Middle� School .686
13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Middle� school� 1st,� 2nd,� 3rd� grade

High� school .722
16th�Supplementary�Survey�on�Children

1st,� 2nd,� 3rd� year� of� high� school

[Table� 1]� Contents� of� measured� variables

[표� 1]� 측정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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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점까지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이 어떻게

변화되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인과

관계는 어떠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각 변

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그리고 평균

차이 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

술통계는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상관 및 공분산

계수는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변수간의 관

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아동기인

초등학교에서 청소년기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환기 발달특성을 나타내는 시기일 뿐만 아니

라, 성별 간 발달의 속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

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 발

달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모형의

인과관계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가 실증적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

별 간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다. 중요타인

과 사회적 관계(부모, 교사, 친구)와 학업성취

그리고 학교적응 간 인과관계는 LISREL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요인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L)을 채택하였다. 구

조방정식모형은 [Fig. 1]과 같다.

3.� 연구결과

� 3.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평균파이� 검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 방법은

ML이다. 그런데 ML추정은 다른 추정방법보다

엄격한 다중변수 정상성이라는 기본가정이 요구

된다. 다중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

에 모수값을 추정하고 이 모수값에 최대로 접근

하는 값을 설정된 모형의 추정치로 선택하기 때

문이다.

[Table 2]는 LISREL PRELIS를 사용하여 다

중변수 정상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다중변수 정

상성 분석 결과, 남학생 집단은 다중변수의 편

포도(Z=1.437, p=.151) 및 첨도(Z=1.935, p=.053)
그리고 편포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
2=5,811이고, 이 값이 관찰될 확률은 p=.055로
15개 다중변수 정상성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 집단은 ML 모수추정 가정

을 충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

집단의 경우, 다중변수의 편포도(Z=2.942,

p=.003) 및 첨도(Z=2.594, p=.009) 그리고 편포

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2=15,385(p=.000)로
다중변수 정상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의 ML 모수추정에서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WLS와 같은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 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추정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학생 집단이 ML추정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나, 변수가 연속적이

지 않거나 표본크기가 무한대로 크지 않은 경우

에도 통계적 가정이 엄격한 ML이 신뢰할만한

Model

Flatness Kurtosis
Flatness� and�

Kurtosis

Estimate Z� Value p� Value Estimate Z� Value p� Value χ2 p�Value

All

(N=287)
16.459 2.786 .005 264.143 3.579 .000 20.572 .000

Male�

(n=131)
33.604 1.437 .151 259.395 1.935 .053 5.811 .055

Female�

(n=156)
30.524 2.942 .003 262.307 2.594 .009 15.385 .000

[Table� 2]� Results� of� multivariate� normality� verification

[표� 2]� 다중변수� 정상성� 검증� 결과

[Fig.� 1]�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research� model

[그림� 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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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낸다[12].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

의 구조방정식모형은 ML 추정방법을 사용하였

다. 다른 한편으로, [Table 3]은 측정변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한 것으로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값을 제시하고 있다. 개

별변수의 편포도와 첨도가 1을 넘지 않으면 정

상성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여학생 집단의 다변량 정상성은 개별변수의 정

상성으로 대체하고 모수추정은 ML방식을 사용

하고자 한다. 다만 여학생 집단에서 중학교 교

사관계 첨도(7.18)가 개별 정상분포 기준이 충족

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4-5]는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측

정변수의 상관과 공분산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각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인

과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

관 및 공분산 행렬은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

는 측정변수들 간 관계와 특성을 탐색하는 자료

로 제시한 것이다.

[Table 6]은 성별 간 측정변수 평균차이를 검

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적응, 중학교에서는 교사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부모관계와

교사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

타내는 측정변수는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이 높다. 결과적으로 중요타인인 부모, 교

사, 친구와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그리고 학

교적응과의 인과관계 모형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변수는 여학생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가 남학생

과 여학생 집단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2� 중요타인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간� 인과과계� 검증

[Table 7]은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

교적응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구

조방정식모형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량적

적합도 평가지수인 χ2이 남학생 집단은

75.59(df=54, p=.03), 여학생 집단은 64.35(df=54,

p=.16)로, 여학생 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나 남학

생 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기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그리고 학업적응 간

인과관계 종단분석을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모

형은 여학생 집단에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 집단의 구조방

Variable
MIN MAX AVG SD Skewness Kurtosis

M F M F M F M F M F M F

parental
relationship

Elementary� school� 1.13 1.13 4.00 4.00 2.89 2.99 .61 .60 -.27 -.43 -.17 .05

Middle� School 1.00 1.00 4.00 4.00 2.71 2.94 .56 .50 -.59 -.37 .81 .94

High� school 1.00 1.38 4.00 4.00 2.64 2.76 .56 .50 -.29 .11 .70 .05

teacher
relationship

Elementary� school� 2.17 2.33 4.00 4.00 3.33 3.38 .39 .42 -.08 -.17 -.47 -.70

Middle� School 1.50 1.83 4.00 4.00 3.28 3.23 .45 .44 -.60 -.24 1.33 .24

High� school 1.50 2.00 4.00 4.00 3.23 3.23 .43 .39 -.27 .11 1.56 -.10

peer
relationship

Elementary� school� 2.33 2.33 4.44 4.44 3.70 3.84 .47 .46 -.19 -.58 -.55 -.15

Middle� School 2.22 2.33 4.44 4.44 3.74 3.90 .47 .45 -.22 -.59 -.31 -.12

High� school 1.67 2.78 4.44 4.44 3.63 3.81 .48 .40 -.42 -.07 1.24 -.81

academic
achievement

Elementary� school� 1.00 2.00 5.00 5.00 3.87 3.88 .79 .78 -.67 -.18 .64 -.86

Middle� School 1.25 1.00 5.00 5.00 3.53 3.64 .85 .90 -.39 -.53 -.07 -.08

High� school 1.00 1.00 5.00 5.00 3.06 3.22 .90 .82 .05 .22 -.32 .48

school
adaptation

Elementary� school� 2.00 1.43 4.00 4.00 3.38 3.48 .40 .35 -.65 -1.58 .58 7.18

Middle� School 2.00 2.29 4.00 4.00 3.42 3.45 .33 .35 -.59 -.46 1.55 .39

High� school 2.29 2.43 4.00 4.00 3.34 3.38 .40 .31 -.22 -.01 -.38 -.07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표� 3]� 측정변수� 기술통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ale� students� n=131,� female� students�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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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lementary_Parent�
Relationship .371 .129 .092 .040 .008 -.031 .122 .032 -.008 .127 .116 .012 .053 .006 -.020

Parent-child
relationship .376*** .318 .181 .044 .057 .012 .057 .093 .015 .176 .214 .133 .084 .059 .035

High_Parent
Relationship .271*** .576*** .311 .042 .027 .061 .036 .046 .093 .092 .150 .129 .047 .015 .082

Elementary_Teacher�
Relationship .167 .197* .190* .156 .038 .003 .064 .048 .015 .114 .127 .038 .086 .042 .014

Secondary_Teacher�
Relationship .029 .227** .107 .214* .199 .047 -.011 .076 .027 .023 .090 .036 .029 .093 .019

High_Teacher
Relationship -.117 .050 .256** .015 .245** .184 -.010 .023 .079 .004 .031 .115 .001 .019 .105

Early_peer
relationship .424*** .213* .135 .342*** -.050 -.048 .224 .052 .020 .116 .072 .013 .079 .005 .015

Secondary_peer
relationship .112 .354*** .178* .264** .367*** .116 .237** .217 .048 .097 .129 .026 .064 .069 .007

High_peer
relationship -.028 .054 .349*** .081 .128 .384*** .090 .217* .228 .005 .028 .054 -.003 .009 .078

Elementary_Academic�
Achievement .263*** .393*** .208* .363*** .065 .012 .310*** .263** .013 .629 .295 .230 .156 .061 .008

Secondary_Academic�
Achievement .225*** .446*** .317*** .380*** .237** .084 .179* .328*** .069 .439*** .720 .328 .103 .121 .066

High� school_academic�
achievement .022 .263** .259** .108 .089 .298*** .032 .062 .126 .323*** .431*** .805 .071 .085 .179

Elementary_School�
Adaptation .217*** .369*** .208* .541*** .161 .009 .412*** .339*** -.015 .487*** .301*** .195* .164 .040 .028

Secondary_School�
Adaptation .031 .315*** .080 .319** .626*** .133 .033 .446*** .056 .232** .430*** .285*** .298*** .111 .030

Adaptation� to� high�
school -.084 .155 .372*** .093 .105 .617*** .082 .039 .414*** .024 .197* .503*** .174* .226** .157

*p<.05,� **p<.01,� ***p<.001,� 대각선�상단:� 공분산행렬/� 대각선�하단:� 상관행렬

[Table� 4]� Correlation� matrix� and� covariance� matrix� of� measured� variables�

[표� 4]� 측정변수� 상관행렬� 및� 공분산행렬 (male� n=1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lementary_Parent�
Relationship .360 .173 .102 .047 .038 .007 .073 .053 .026 .157 .124 .063 .067 .053 .017

Parent-child�
relationship .572*** .254 .129 .032 .052 .014 .044 .088 .059 .087 .081 .059 .043 .052 .033

High_Parent�
Relationship .341*** .514*** .248 .049 .022 .022 .034 .040 .049 .076 .053 .099 .032 .018 .033

Elementary_Teacher�
Relationship .186* .148 .235** .177 .040 .033 .092 .041 .023 .082 .080 .047 .076 .032 .027

Secondary_Teacher�
Relationship .145 .235** .101 .216** .194 .062 .021 .078 .031 .038 .085 .014 .024 .081 .044

High_Teacher� Relation
ship .032 .070 .115 .198* .362*** .153 .020 .037 .047 .035 .052 .069 .019 .047 .080

Early_peer�
relationship .266*** .190* .150 .472*** .105 .110 .212 .082 .040 .108 .097 .076 .060 .030 .022

Secondary_peer�
relationship .197* .389*** .178* .217** .391*** .210** .395*** .204 .080 .074 .083 .003 .032 .058 .033

High_peer�
relationship .108 .288*** .243** .133 .172* .300*** .216** .440*** .163 .068 .036 -.029 .025 .019 .036

Elementary_Academic�
Achievement .337*** .224** .198* .251** .112 .117 .303*** .212** .217** .601 .376 .243 .131 .064 .063

Secondary_Academic�
Achievement .229** .177* .118 .212** .214** .147 .233** .204* .098 .538*** .812 .296 .139 .140 .044

Highschool_
Academic� achievement .128 .143 .243** .137 .038 .215** .201* .008 -.087 .382*** .400*** .674 .056 .050 .091

Elementary_School�
Adaptation .322*** .246** .184* .519*** .158* .137 .374*** .206** .176* .486*** .444*** .195* .121 .039 .020

Secondary_School�
Adaptation .254*** .299*** .106 .219** .530*** .345*** .188* .374*** .139 .239** .449*** .177* .326*** .120 .040

Adaptation� to� high�
school .092 .213** .214** .203* .319*** .661*** .152 .234** .289*** .264*** .156 .358*** .189* .375*** .096

*p<.05,� **p<.01,� ***p<.001,� 대각선�상단:� 공분산행렬/� 대각선�하단:� 상관행렬

[Table� 5]� Correlation� matrix� and� covariance� matrix� of� measured� variables�

[표� 5]� 측정변수� 상관행렬� 및� 공분산행렬 � � � � � (female� students� n�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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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모형과 같이 정량적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

지 않을 때 통계적 검증은 아니지만 모형 전체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된 모형에서 나온 χ2

을 그 모형의 자유도로 조정하는 규준적χ

2(normed chi-square: NC)을 사용하기도 한다.

NC가 1에 가까우면 모형과 자료는 잘 합치한다

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모형의

NC는 남학생 집단은 1.40이고, 그 외 정성적 적

합도 지수인 GFI= .93, TLI= .94로 적합한 지수

라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근사합치(close

fit) 지수인 RMSEA(남학생= .05, 여학생= .04)

가 두 집단 모두 매우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

적응 간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별 추

정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

구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런데 아동․청소년기는 성별 간 발달속도가 차

이가 있으며, 특히 중요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변화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남

학생과 여학생 집단 연구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데 남학생과 여

학생 집단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그리고 학

교적응 간 인과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

단 간 인과관계 맥락이 유사해야 한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인과관계 맥락이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 결

과, 정량적 지수인 χ2=216.96 (df=168)이며, 정성

적 지수인 GFI=.92, TLI= .96 그리고 근사합치

인 RMSEA= .05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남학생

과 여학생 두집단의 구조방정식모형 인과관계

맥락이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형을 각각 분석하

고 개별 추정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Fig. 2]와 [Fig. 3]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

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경로는 실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Table 8]과 [Table 9]는 구조방정식모

형 직접효과이며, [Table 10]은 간접효과 추정치

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시점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

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초_교사관계 → 초_학교적응(남학

생: β= .37, t=4.90, 여학생: β= .38, t=5.45) 그리

고 초_학업성취 → 초_학교적응(남학생: v= .29,

Sex N AVG. SD t p

Elementary� school� par
ental� relationship

M 131 2.89 .61
-1.44 .15

F 156 2.99 .60

middle� school� parental�
relationship

M 131 2.71 .56
-3.56 .00

F 156 2.94 .50

High� school� parent� rel
ationship

M 131 2.64 .56
-1.97 .05

F 156 2.76 .50

Elementary� school�teac
her� relationship

M 131 3.33 .39
-1.10 .27

F 156 3.38 .42

Middle� school� teacher�
relationship

M 131 3.28 .45
.86 .39

F 156 3.23 .44

High� school� teacher� re
lationship

M 131 3.23 .43
.08 .93

F 156 3.23 .39

elementary� school�
friends

M 131 3.70 .47
-2.56 .01

F 156 3.84 .46

Middle� school�
friends

M 131 3.74 .47
-2.93 .00

F 156 3.90 .45

High� school�
friends

M 131 3.63 .48
-3.56 .00

F 156 3.81 .40

Elementary�school�achi
evement

M 131 3.87 .79
-.18 .86

F 156 3.88 .78

Middle� school� achieve
ment

M 131 3.53 .85
-1.10 .27

F 156 3.64 .90

High� school�
achievement

M 131 3.06 .90
-1.51 .13

F 156 3.22 .82

Elementary� School� Ad
aptation

M 131 3.38 .40
-2.32 .02

F 156 3.48 .35

Middle� school�
Adaptation

M 131 3.42 .33
-.71 .48

F 156 3.45 .35

High� school�
Adaptation

M 131 3.34 .40
-.96 .34

F 156 3.38 .31

[Table� 6]� Verification� of� mean� difference� between� measur

ement� variables� gender

[표� 6]� 측정변수� 성별� 간� 평균차이� 검증

Model χ2 df(p) NC GFI TLI RMSEA

Overall� model 75.68 54(.03) 1.40 .97 .98 .04

M.� student� model 75.59 54(.03) 1.40 .93 .94 .05

F.� student� model 64.35 54(.16) 1.19 .95 .98 .04

Multi-group� analysis
(Male� and� female) 216.96 168(.01) 1.29 .92 .96 .05

[Table� 7]� Goodness-of-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
odel
[표� 7]�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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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91, 여학생: β= .33, t=4.86)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결

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이다. 다

만 남학생 집단에서는 초_친구관계 → 초_학교

적응(β= .20, t=2.51), 초_교사관계 → 초_학교성

취(β= .29, t=3.38) 경로에서, 여학생 집단에서는

초_부모관계 → 초_학업성취(β= .27, t=3.50) 경

로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초등학교 시점의 학업

성취와 학교적응이 중학교 시점의 사회적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 집단에서는 전체 경로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초_학업성취 →

중_부모관계(v= .22, t=2.50), 초_학교적응 → 중

_부모관계(β= .20, t=2.29), 초_학교적응 → 중_

친구관계(β= .22, t=2.25)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보다는 남

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맥락이 유

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 시

점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중_교사관

계 → 중_학교적응(남학생: β= .50, t=7.42, 여학

생: β= .40, t=5.87), 중_학업성취 → 중_학교적

응(남학생: β= .23, t=3.18, 여학생: β= .29,

t=4.39) 경로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공통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남

학생 집단에서는 중_부모관계 → 중_학업성취(β 

= .26, t=3.18), 중_친구관계 → 중_학교적응(β=

.215, t=2.11)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남학

생 집단과 공통적으로 유의한 중_교사관계 →

중_학교적응 이외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학

교 시점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이 고등학교 시

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 집단

에서 중_학교적응 → 고_교사관계(β= .21,

t=2.30)를 제외하고, 두 집단의 인과관계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시점

에서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이 사회적 관계에 미

치는 영향은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 모두 인과관

계 맥락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점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간 인과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공통으로 고_교사관계→고_학업성취(남학생: β=

.25, t=3.07, 여학생: β= .21, t=2.83), 고_교사관

계 → 고_학교적응(남학생: β= .42, t=6.25, 여학

생: β= .53, t=8.37) 그리고 고_학업성취→고_학

교적응(남학생: β= .31, t=4.73, 여학생: β= .22,

t=3.55)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고_친

구관계 → 고_학교적응(β= .17, t=2.47), 여학생

집단에서는 고_부모관계 → 고_학업성취(β=

.23, t=3.30) 경로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 시점에서 사회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
(male� student� model)

[그림�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남학생� 모형)�

[Figure� 3]�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
(female� student� model)

[그림�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여학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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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간 인과관계는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인과관계 맥

락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사회적 관계인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

계와 학업성취 그리고 학교적응의 시계열적 인

과관계 즉,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

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인과관계는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에 미치는 영향, 특히 남학생 집단이

가장 약한 인과관계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 초_

학업성취 → 중_학업성취→ 고_학업성취 그리고

초_부모관계 → 중_부모관계→ 고_부모관계 시

계열적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

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초_교사관계 → 중_교사

관계와 초_친구관계 → 중_교사관계 그리고 초_

학교적응 → 중_학교적응 → 고_학교적응 인과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

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초_학교적응 → 중

_학교적응 경로를 제외하고 초 → 중 → 고 시

점의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르는

시점에서 중요타인인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시계열적 인과관계를 확인하

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관계와 학업

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 경로가 통

계적으로 가장 약한 학교급은 중학교 시점인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아동기에

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따라

서 가정을 중심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독립적 특

성으로 변화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독립적 특성

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 비중이 변화가 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매

우 극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회

적 관계 특성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과의 인과

관계 맥락이 견고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결

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학교적응과의 인과관계 맥락

은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와 학교적응과 매우

균형있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에서는 매우 약하

게 드러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

에 더 직접적이고 긴밀한 인과관계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남학생 집단에

서는 교사관계와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르는 시점까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모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

는 영향이 남학생 집단에서보다 명확하게 확인

되고 있다. 이러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인과관계 맥락에서 차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Route

Unstan
dardize
d� Coef
ficient

Standa
rdized�
Coeffic

ient

standa
rd� erro

r
t

E._Parental
Relationship

→E._Academic� Achievement .20 .15 .11 1.73

→E._School� Adaptation .00 -.01 .05 -.08

→M._Parental� Relationship .26 .28 .07 3.61***

E._Teacher
Relationship

→E._Academic� Achievement .58 .29 .17 3.38**

→E._School� Adaptation .38 .37 .08 4.90***

→M._Teacher� Relationship .18 .16 .11 1.58

E._peer
relationship

→E._Academic� Achievement .25 .15 .16 1.59

→E._School� Adaptation .17 .20 .07 2.51*

→M._peer� relationship .16 .17 .08 1.97

E._Academic
Achievement

→E._School� Adaptation .15 .29 .04 3.91***

→M._Parental� Relationship .16 .22 .06 2.50*

→M._Teacher� Relationship -.02 -.04 .06 -.38

→M._peer� relationship .06 .11 .06 1.11

→M._Academic� Achievement .32 .30 .09 3.68***

E._School
Adaptation

→M._Parental� Relationship .28 .20 .12 2.29*

→M._Teacher� Relationship .11 .10 .12 .87

→M._peer� relationship .25 .22 .11 2.25*

→H._School� Adaptation .08 .09 .06 1.33

M._Parental
Relationship

→M._Academic� Achievement .39 .26 .12 3.18**

→M._School� Adaptation .01 .01 .04 .16

→H._Parental� Relationship .57 .57 .07 8.07***

M._Teacher
Relationship

→M._Academic� Achievement .22 .12 .15 1.48

→M._School� Adaptation .37 .50 .05 7.42***

→H._Teacher� Relationship .21 .22 .10 2.16*

M._peer
relationship

→M._Academic� Achievement .21 .11 .15 1.35

→M._School� Adaptation .11 .15 .05 2.11*

→H._peer� relationship .23 .22 .09 2.61**

M._Academic
Achievement

→M._School� Adaptation .09 .23 .03 3.18**

→H._Parental� Relationship .08 .13 .05 1.53

→H._Teacher� Relationship .02 .04 .05 .43

→H._peer� relationship .01 .02 .05 .18

→H._Academic� Achievement .41 .38 .09 4.78***

M._School
Adaptation

→H._Parental� Relationship -.26 -.15 .13 -1.98

→H._Teacher� Relationship -.03 -.02 .15 -.18

→H._peer� relationship -.07 -.05 .14 -.51

→H._School� Adaptation .08 .06 .07 1.02

H._Parental
Relationship

→H._Academic� Achievement .13 .08 .14 .94

→H._School� Adaptation .09 .12 .05 1.86

H._Teacher
Relationship

→H._Academic� Achievement .53 .25 .17 3.07**

→H._School� Adaptation .39 .42 .06 6.25***

H._peer
relationship

→H._Academic� Achievement -.05 -.03 .16 -.31

→H._School� Adaptation .14 .17 .06 2.47*

H._Academic
Achievement

→H._School� Adaptation .14 .31 .03 4.73***

*p<.05,� **p<.01,� ***p<.001

[Table� 8]�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_direc

t� effect�

[표� 8]�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_직접효과� � � � (male� n=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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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관계 특히 부모,

교사, 친구 관계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점까지

부모,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의 인과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있고

참고해야 할 사항은 방해오차()이다. 먼저 남

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방해오차는 각각 초_학업

성취 .81, .83, 초_학교적응 .58, .58, 중_부모관계

.73, .68, 중_교사관계 .96, .95, 중_친구관계 .85,

.83, 중_학업성취 .70, .69, 중_학교적응 .50, .59,

고_부모관계 .63, .73, 고_교사관계 .95, .84, 고_

친구관계 .95, .81, 고_학업성취 .74 .73, 고_학교

적응 .46, .48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관계와 친구관계 방해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모형 내 인과관계 맥락

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설명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참

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

교부터 고등학교 시점까지 부모,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Academic

Achievement과의 인과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있고

참고해야 할 사항은 방해오차()이다. 먼저 남

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방해오차는 각각 초_학업

성취 .81, .83, 초_학교적응 .58, .58, 중_부모관계

.73, .68, 중_교사관계 .96, .95, 중_친구관계 .85,

.83, 중_학업성취 .70, .69, 중_학교적응 .50, .59,

고_부모관계 .63, .73, 고_교사관계 .95, .84, 고_

친구관계 .95, .81, 고_학업성취 .74 .73, 고_학교

적응 .46, .48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방해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고 있다. 이

것은 모형 내 인과관계 맥락에서 중학교와 고등

학교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설명력이 낮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10]은 중요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와

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간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시점에서

고등학교 시점의 요인 간 직접효과 경로는 설정

하지 못했다. 따라서 직접 효과 경로를 설정하

지 못하는 인과관계는 간접효과를 추정하여 확

Route

Unstan
dardize
d� Coeffi

cient

Standar
dized� C
oefficie

nt

standar
d� error

t

E._Parental
Relationship

→E._Academic� Achievement .35 .27 .10 3.50***

→E._School� Adaptation .07 .12 .04 1.85

→M._Parental� Relationship .45 .54 .06 7.85***

E._Teacher
Relationship

→E._Academic� Achievement .22 .12 .15 1.40

→E._School� Adaptation .32 .38 .06 5.45***

→M._Teacher� Relationship .19 .18 .09 2.05*

E._peer
relationship

→E._Academic� Achievement .30 .18 .14 2.06*

→E._School� Adaptation .05 .06 .05 .82

→M._peer� relationship .35 .36 .07 4.92***

E._Academic
Achievement

→E._School� Adaptation .15 .33 .03 4.86***

→M._Parental� Relationship .01 .01 .05 .12

→M._Teacher� Relationship .03 .05 .05 .51

→M._peer� relationship .05 .09 .05 1.07

→M._Academic� Achievement .59 .51 .08 7.31***

E._School
Adaptation

→M._Parental� Relationship .10 .07 .11 .89

→M._Teacher� Relationship .05 .04 .13 .42

→M._peer� relationship .04 .03 .11 .35

→H._School� Adaptation .09 .09 .07 1.42

M._Parental
Relationship

→M._Academic� Achievement .03 .02 .13 .23

→M._School� Adaptation .06 .09 .05 1.38

→H._Parental� Relationship .51 .52 .07 7.34***

M._Teacher
Relationship

→M._Academic� Achievement .29 .14 .15 1.93

→M._School� Adaptation .31 .40 .05 5.87***

→H._Teacher� Relationship .22 .24 .07 2.92**

M._peer
relationship

→M._Academic� Achievement .07 .03 .15 ,45

→M._School� Adaptation .08 .11 .05 1.54

→H._peer� relationship .40 .44 .07 5.81***

M._Academic
Achievement

→M._School� Adaptation .11 .29 .03 4.39***

→H._Parental� Relationship .03 .06 .04 .78

→H._Teacher� Relationship .00 .00 .04 -.03

→H._peer� relationship .01 .02 .04 .30

→H._Academic� Achievement .33 .36 .06 5.18***

M._School
Adaptation

→H._Parental� Relationship -.11 -.07 .11 -.95

→H._Teacher� Relationship .25 .21 .11 2.30*

→H._peer� relationship -.04 -.04 .10 -.44

→H._School� Adaptation .12 .13 .05 2.15*

H._Parental
Relationship

→H._Academic� Achievement .39 .23 .12 3.30***

→H._School� Adaptation .04 .06 .04 .97

H._Teacher
Relationship

→H._Academic� Achievement .43 .21 .15 2.83**

→H._School� Adaptation .42 .53 .05 8.37***

H._peer
relationship

→H._Academic� Achievement -.49 -.24 .15 -3.29***

→H._School� Adaptation .09 .12 .05 1.92

H._Academic
Achievement →H._School� Adaptation .08 .22 .02 3.55***

*p<.05,� **p<.01,� ***p<.001

[Table� 9]�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_direct�
effect
[표� 9]�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_직접효과� (female� students�
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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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M(N=131) F(N=156)

Unstandardized� Coefficient�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t)

Unstandardized� Coefficient�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t)

E._Parental�
Relationship

→E._School�Adaptation .03(.02) .04(1.58) .05(.02) .09(2.84)**

→M._Parental� Relationship .04(.03) .04(1.32) .01(.02) .02(0.82)

→M._Teacher�Relationship .00(.01) .00(-0.13) .02(.02) .02(0.86)

→M._peer� relationship .02(.02) .02(0.95) .02(.02) .03(1.30)

→M._Academic�Achievement .18(.07) .13(2.80)** .23(.09) .15(2.63)**

→M._School�Adaptation .02(.02) .04(1.31) .07(.03) .13(2.83)**

→H._Parental�Relationship .18(.05) .19(3.67)*** .24(.04) .29(5.65)***

→H._Teacher�Relationship .00(.01) .00(0.37) .02(.01) .03(1.76)

→H._peer� relationship .00(.01) .01(0.44) .01(.01) .01(0.78)

→H._Academic�Achievement .10(.04) .07(2.47)* .17(.05) .13(3.75)***

→H._School�Adaptation .03(.01) .05(2.35)* .04(.01) .08(3.01)**

E._Teacher�
Relationship

→E._School�Adaptation .09(.03) .08(2.56)* .03(.02) .04(1.35)

→M._Parental� Relationship .22(.06) .15(3.39)*** .04(.04) .03(1.00)

→M._Teacher�Relationship .04(.05) .03(0.69) .02(.04) .02(0.59)

→M._peer� relationship .15(.05) .13(2.81)** .02(.04) .02(0.68)

→M._Academic�Achievement .35(.10) .16(3.65)*** .19(.10) .09(1.87)

→M._School�Adaptation .16(.05) .20(3.38)*** .12(.04) .15(3.07)**

→H._Parental�Relationship .11(.05) .08(2.40)* .01(.02) .01(0.52)

→H._Teacher�Relationship .05(.03) .04(1.62) .08(.03) .08(2.61)**

→H._peer� relationship .03(.03) .02(1.02) .01(.02) .01(0.36)

→H._Academic�Achievement .18(.06) .08(3.23)* .10(.04) .05(2.25)*

→H._School�Adaptation .07(.02) .07(2.79)** .06(.02) .08(2.79)**

E._peer�relationship →E._School�Adaptation .04(.03) .04(1.47) .04(.02) .06(1.90)

→M._Parental� Relationship .10().04 .08(2.26)* .01(.02) .01(0.70)

→M._Teacher�Relationship .02(.02) .02(0.68) .01(.02) .01(0.81)

→M._peer� relationship .07(.03) .07(2.15)* .02(.02) .02(1.18)

→M._Academic�Achievement .17(.08) .09(2.19)* .21(.10) .10(1.96)

→M._School�Adaptation .06(.02) .09(2.61)* .07(.03) .09(2.43)

→H._Parental�Relationship .05(.03) .04(1.86) .01(.01) .00(0.43)

→H._Teacher�Relationship .01(.01) .01(0.50) .02(.01) .02(1.64)

→H._peer� relationship .05(.03) .05(1.94) .14(.04) .16(4.03)

→H._Academic�Achievement .08(.04) .04(1.98) .01(.05) .00(0.16)

→H._School�Adaptation .03(.01) .03(2.20)* .03(.01) .04(2.33)*

E._Academic�
Achievement

→M._Parental� Relationship .04(.02) .06(1.98)* .01(.02) .02(0.88)

→M._Teacher� Relationship .02(.02) .03(0.85) .01(.02) .01(0.42)

→M._peer� relationship .04(.02) .06(1.95) .01(.02) .01(0.35)

→M._Academic� Achievement .10(.04) .09(2.43)* .01(.02) .01(0.85)

→M._School� Adaptation .06(.03) .14(2.11)* .10(.03) .22(3.82)***

→H._Parental� Relationship .13(.04) .19(3.30)*** .02(.03) .03(0.62)

→H._Teacher� Relationship .01(.02) .01(0.28) .03(.02) .06(1.24)

→H._peer� relationship .02(.02) .04(0.96) .03(.03) .05(0.97)

→H._Academic� Achievement .19(.05) .17(3.58)*** .21(.05) .20(4.12)***

→H._School� Adaptation .05(.02) .09(2.58)** .04(.02) .11(2.75)**

E._School�
Adaptation

→M._Academic� Achievement .19(.08) .09(2.35)* .02(.04) .01(0.49)

→M._School� Adaptation .09(.06) .11(1.53) .03(.05) .03(0.58)

→H._Parental� Relationship .13(.08) .09(1.70) .04(.06) .03(0.66)

→H._Teacher� Relationship .02(.03) .02(0.70) .04(.04) .04(0.94)

→H._peer� relationship .05(.03) .04(1.39) .01(.04) .01(0.23)

→H._Academic� Achievement .10(.05) .05(2.05)* .03(.04) .01(0.96)

→H._School� Adaptation .05(.03) .05(1.92) .04(.03) .01(1.20)
M._Parental�
Relationship

→M._School� Adaptation .04(.02) .06(2.25)* .00(.01) .00(0.23)

→H._Parental� Relationship .02(.02) .02(0.92) -.01(.01) -.01(-0.68)

→H._Teacher� Relationship .01(.02) .01(0.40) .02(.01) .02(1.20)

→H._peer� relationship .00(.02) .00(0.04) .00(.01) .00(-0.39)

→H._Academic� Achievement .24(.09) .15(2.55)* .21(.08) .13(2.70)*

→H._School� Adaptation .09(.03) .13(2.73)** .05(.02) .08(2.16)*

M._Teacher�
Relationship

→M._School� Adaptation .02(.01) .03(1.34) .03(.02) .04(1.77)

→H._Parental� Relationship -.08(.05) -.07(-1.64) -.03(.04) -.02(-0.76)

→H._Teacher� Relationship -.01(.06) -.01(-0.11) .08(.04) .09(2.30)*

→H._peer� relationship -.03(.05) -.02(-0.49) -.01(.03) -.01(-0.37)

→H._Academic� Achievement .19(.09) .09(2.13)* .22(.08) .12(2.81)**

→H._School� Adaptation .12(.09) .14(2.39)* .18(.04) .26(4.71)***

M._peer�
relationship

→M._School� Adaptation .02(.01) .03(1.25) .01(.02) .01(0.45)

→H._Parental� Relationship -.02(.02) -.01(-0.69) -.01(.01) -.01(-0.65)

→H._Teacher� Relationship .00(.02) .00(0.05) .02(.02) .03(1.34)

→H._peer� relationship -.01(.02) -.01(-0.40) .00(.01) .00(-0.37)

→H._Academic� Achievement .07(.08) .04(0.92) -.16(.09) -.09(-1.90)

→H._School� Adaptation .05(.03) .06(1.97) .04(.02) .06(1.72)
M._Academic�
Achievement

→H._Parental� Relationship -.02(.01) -.04(-1.68) -.01(.01) -.02(-0.93)

→H._Teacher� Relationship .00(.01) .00(-0.18) .03(.01) .06(2.04)

→H._Friendship -.01(.01) -.01(-0.50) .00(.01) -.01(-0.44)

→H._Academic�Achievement .02(.03) .02(0.65) .02(.02) .02(0.68)

→H._School� Adaptation .08(.03) .17(2.48) .05(.02) .16(2.72)**

M._Academic�
Achievement

→H._Academic� Achievement -.04(.09) -.02(-0.50) .09(.08) .04(1.02)

→H._School� Adaptation -.05(.08) -.04(-0.60) .10(.05) .11(1.92)
H._Parental�
Relationship

→H._School� Adaptation .02(.02) .03(0.92) .03(.01) .05(2.42)*

H._Teacher�
Relationship

→H._School� Adaptation .07(.03) .08(2.57)* .04(.02) .04(2.21)*

H._peer�
relationship

→H._School� Adaptation -.01(.02) -.01(-0.31) -.04(.02) -.05(-2.41)*

*p<.05,� **p<.01,� ***p<.001

[Table� 10]�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_indirect� effect

[표� 1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_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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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이

며 의미있는 간접효과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

모관계와 교사관계가 고등학교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초등학교 시점의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는 고등학교 시기까지 지

속적으로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효과를 나타낸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초등학교

친구관계는 고등학교 학업성취에 간접효과를 나

타내고 있으며, 중학교 친구관계는 고등학교 학

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간접효과가 확인된다. 그

리고 이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공통

적이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

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학

교급,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

학교에 이르는 시점까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환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기는 성별 발달 속도에

차이가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인과관계 맥락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시점에서 교사관계 →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며, 이 결과는 성별 집단 간 공

통적이다. 그러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친구관계

→ 학교적응,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모관계 → 
학업성취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초등학교 시점에서 교사관계는 학교적응과 직접

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학업성취는 부모와

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적응과 인과관계

가 더 밀접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

한 인과관계는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중학교 시점에서는 여학생 집단에서 교

사관계 → 학교적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시점에서 사회적 관계는 학업성취 및 학

교적응과 인과관계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학교 시점은 사회적 관계 비중이 변화되는 사

춘기 절정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 때문

에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등학교 시점에서 사회적 관계는 학업성

취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적응은 교사와의 관계

가 공통적으로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남학생 집단은 친구관계가 학

교적응,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

과적으로 고등학교 시점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

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성별 집

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관계인 부모, 교사, 친구 관계, 학

업성취, 학교적응의 시계열 간 인과관계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적응 요

인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미치는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모관계와 학업

성취의 시계열 간 인과관계 맥락은 남학생과 여

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학업성취 → 학교적응 인과관계

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점에서 그리고

성별 집단 간 공통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기 중요타인인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인과관계

는 학교급에 따라 그리고 성별 집단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실

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및 성별 집

단 간에 따라 다르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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