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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학교적응의 잠재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제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적 프로

파일 분석과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4개

의 잠재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이 갖는 특성에 따라 4개의 잠재유형은 각각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학교

적응 잠재유형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성별, 자아탄력성, 부모감독, 부모애정, 또래의사소통, 또래소

외, 지역사회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을 증진

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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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는 청소년의 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사

회화 과정의 대행자이다(Shaffer, 1999).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해당 생애주기의 발달과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성

취와 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Bagwell et al., 1998)점을 고려할 때 학

교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학교 부적응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진로성

숙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 즉,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소외감과 우울이 심하며(조윤숙․이경님, 2010), 위축․적대감․공포감으로 이어

져 다른 심각한 부적응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며(노숙영, 1997),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

울 및 무기력감의 형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Thompson, 1987; 이혜승, 2004). 또한 

학교 부적응은 자살 생각과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김기환․전명희, 2000), 학교

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은 높은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김신애 외, 2008),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은(조

미형 외, 2006) 특성을 보인다. 

이렇듯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으로 인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

에서 지금까지 학교적응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청소년 학교적응 관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학교적

응이 다른 발달적 특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그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문은식․김충회, 2002; 김신애 외, 2008; 이경님, 2008; 

김혜래․최승희, 2009; 곽민경․서보준, 2011) 우선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나 문제행

동 발생경로에서 학교적응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문제 행동 감소에 개입하고 여

러 발달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검증했다는 점에

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들을 도울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도 있다. 이러한 기

존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학교적응 요소에 기반한 패턴에 관심을 두기 보다

는 대부분 성적이나 학교 만족도와 같은 단일 문항 또는 여러 구성요소의 평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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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학교 적응을 측정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

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통해서는 학교적응을 구성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학교적

응 측정 수준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위 구성요소별 적응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또한 Moffit과 Patterson과 같은 유형학 이론가들은 특정 행동발달 수

준을 보이는 집단도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별로 관련된 고

유의 원인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한다(현안나,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다양한 하위 변수들이 갖

는 특징적인 프로파일을 찾아내어 상호 관련된 패턴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학교적응 유형화에 관찰대상 중심적 접

근방법(person-centered approach)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패턴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분류되는지, 학교적응 유

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청

소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특정 학교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파악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영향요인

1) 학교적응 개념

그동안 수행된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학교적응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학교적응은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영역에 중점을 

두어 측정되기도 하고(김영희, 2002; Kurde et al., 1995), 학교생활 만족도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정윤․이경아, 2004). 또한 학교적응을 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적 적응도와 학교

생활 만족도 등과 같은 전반적 적응도로 나누어 측정한 연구(정규석, 2004)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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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대 들어서 학교적응을 다룬 많은 연구들을 보면 학교적응을 단일 차원

으로 보기 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학교적응을 학업적 차원의 적

응 이외에도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학교 규칙 준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 적

응 등 학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을 함께 다루면서 학교적응의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테면 유안진 외(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교

사 적응, 교우 적응, 규칙 적응의 3개 하위 영역으로 정의하였고, 이규미(2005)의 연

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그리고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정은․조미형(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문제행동, 학교생

활흥미, 학업성적의 세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여 정의하였다. 이경님(2008)의 연구

에서는 학교적응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적응, 교내생활의 네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지 않고, 학교적응이 갖는 다차원적 

요소로 측정하고자 한다. 즉, 학교적응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또래관계, 교사관계의 

네 차원으로 살펴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주된 발달의 장

인 학교에서 청소년이 학생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학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

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청소년 학교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생태체계적 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학년(연령), 자아존중감, 자

아탄력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 이경님, 2008)와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이수경, 2004; 이용준, 2004; 신진희, 2005; Danielsen, 2009)로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학년(연령)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

(정미영․문혁준, 2007; 이경님, 2008; 김혜래․최승희, 2009) 역시 일관된 방향의 결

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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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요인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일관된 방향으로 예측하는 변수로 

비교적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어왔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순미․유형주, 2003; 신진희, 2005; 임수경․이형실, 2007; 

이윤화, 2010; Aunola et al., 2000).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중에서 타 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다뤄지기 시작했으나 최근에 자아탄력성

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윤주, 2004; 김옥선 

외, 2005; 하현주 외, 2008; 하명순․이순복, 2009; 변은주․심혜숙, 2010; 곽민경․서

보준, 2011, 손보영 외, 2011; 이정화․고은영, 2011; 한신애․문시백, 2011). 이들 연

구들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상에서 제시된 개인 요인 변수 외에도 흡연․음주 경험과 같은 지위적 비행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오승환, 2009)도 있다. 

둘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으로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가 주로 검증되어 왔다.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은 더욱 양호하며(김문혜․강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임

성윤, 2006; Cheng & Furnham, 2004; Plunkett et al., 2007), 부모로부터 사랑, 관

심, 격려 등을 받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정미영․문혁준, 

2007).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적절하게 감독할 때 자

녀의 문제행동은 적고, 이러한 부모 감독은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황숙

영, 2007; 이경님, 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이 

높고(이지민, 2009, 정윤미․장영애,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일수록 자녀들은 학교적응에 문제를 보인다(하명선․이순복, 2009). 또한 긍

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은 중학교 초기에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Bascoe 

et al., 2009)도 있다. 

한편 부모 양육태도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 변수 이외에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족의 물리적 배경 변수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Nash, 2002; 최지은․신용

주, 2003; 정미영․문혁준, 2007), 부모의 결혼 상태가 기혼인 경우가 다른 상태에 비

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선, 1999). 이상에서 제

시된 가족 요인 변수 외에도 부부갈등이 자녀의 학교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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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있다(권영옥․이정덕, 1996; 이진숙․정혜정, 2004; 정유진, 2000).

셋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 요인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대부분의 연

구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또래애착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증되어 왔다. 즉, 또래와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며(문

은정․심희옥, 2001; 문은식․김충회,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정

미영․문혁준, 2007), 또래로부터 수용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적응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Shaffer, 1999), 또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소외받거나, 공격 피해를 경험하게 될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Parker & Asher, 1987, 최진희, 2000; 이경님, 2008).

넷째, 앞서의 세 가지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 편은 아

니지만, 최근 지역별 소득 및 제반 환경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

의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는 물리적이며 사회적인 

환경으로서(Karriker-Jaffem, 2006), 지역사회가 충분히 활성화될 경우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Coleman, 1988). 그러나 물질

적, 문화적, 인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지역사회는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정소희․권유경, 2010). 

우선 지역사회 특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요

인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채경림, 

2004), 집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형, 2006).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이상인 지

역의 청소년들이 낮은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지위 효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한 후에도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친다(정소희․권유경, 2010).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에 거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venthal & Brooks- 

Gun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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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 선행연구

국내연구에서 아직까지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학교적응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학업성취 발달 유형이나, 

학교부적응과 관련이 높은 일탈 잠재유형을 분류한 연구가 있다. 학업성취 발달궤적

을 유형화하고 예측요인을 분석한 연구(정익중 외, 2011)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들을 3년간 추적조사하여 학업성취평가 총점수의 발달 경향에 따라 상위유지형, 중간

유지형, 하위유지형, 악화형, 상승형, 혼합형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5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탈 잠재유형을 분석한 현안나(2009)의 연구에서는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일탈 잠재유형을 세 집단 - 일탈집단, 저일탈 집단, 비일탈 

집단 - 으로 분류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유사한 연구가 소수이긴 하나 수행되었다. 우선 성학대를 받은 여

자 아동의 학교부적응 잠재유형을 분류한 연구(Daignault & Hebert, 2009)가 있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의 54%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학교적응상 어려움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학교 부적응 유형은 4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

었다. 첫 번째 유형은 학업부적응 유형(academic specific class)로 여러 영역 중에서

도 특히 수업을 따라가고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회피행동유형(withdrawn behavior class)로 회피행동과 외현화된 문제 행

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

층적 임상대상 유형(polyclinical class)로 학업 수행의 어려움은 중간 정도로 심각하나 

그 외의 행동상 문제는 제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적응유형

(resilient class)로 모든 영역에서 부적응 수준이 제일 낮게 나타난 유형이다. 

또 다른 유사 연구로는 독일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 잠재유형을 

분류한 연구(Marsh et al., 2009)가 있다. 독일의 중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학생들 총 4,475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 잠재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잠

재유형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논문에서는 분류된 잠재유형에 대해서 별도로 유형 명

칭을 붙여진 않았다. 첫 번째 유형은 전반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 구성요소들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프로파일을 갖고 있으며 언어적 자아개념이 수학적 자아개념보다 더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갖는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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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첫 번째 유형에 비해서는 학업적 자아개념 구성요소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이며 언

어적 자아개념과 수학적 자아개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세 번째 유형은 높은 수

준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갖는 집단으로 수학적 자아개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 요

소가 모두 평균에 비해 높은 값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유형 역시 높은 학업적 자아개

념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유형에 비해 모든 요소가 평균에 비해 더 높은 값

을 갖고 있다. 다만 예술적 자아개념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간 편차가 심한 

특성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중간 정도의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을 갖고 있

다. 수학적 자아개념이 언어적 자아개념 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반면 언어적 

자아개념, 예술적 자아개념, 정치학 자아개념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 지향성 잠재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Pastor 

et al., 2007)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적의 잠재유형을 분류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

았다. 대신 기존의 군집분석과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결과 2유형, 3유형, 4유형별로 프로파일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패널 1차년

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데이타는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

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을 시행하여 선

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며 전체 사례수는 2,351명이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2,349명1)이다. 

1) 주요 변수인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총 20개 문항중에서 결측치가 있는 2개 사례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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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1)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네 가지 각 요인 변수별(항목) 신뢰도 계수값은 교우관계 변

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학습활동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

들의 cronbach’s α값은 .722 ,학교규칙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값은 

.708, 교우관계 적응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값은 .548,교사와의 관계적응

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값은 .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을 구성

하는 네 가지 요인별 측정 문항은 아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학교적응 측정 문항 내용

항 목 문 항

학습활동

적응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학교규칙

적응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교우관계

적응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가져 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교사관계

적응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역코딩 문항
** 각 항목별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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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  항

개

인

성
별 남자(1), 여자(0)

자
아
탄
력
성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가

족

부
모
감
독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부
모
애
정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2) 학교적응 영향 요인 및 설정 근거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잠재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생태체계에 기반한 개인, 가족, 또래, 지역사회 체계의 변수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학교적응 잠재유형의 결정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생태체계적 변수들의 

측정 문항은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개인 요인에 속하는 성별(남자: 1, 여자: 

0)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수의 신뢰도 값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값은 .839, 부모

감독의 경우 .760, 부모애정의 경우 .759, 또래의사소통의 경우 .757, 또래 소외의 경

우 .627, 지역사회 인식의 경우 .7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생태체계적 변수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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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  항

또

래

또
래
의
사
소
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래
소
외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지

역

사

회

지
역
사
회
인
식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 역코딩 문항

** 각 항목별 척도는 4점 척도, 또래 소외의 경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 이 외의 변수들의 경우 [1: 전혀 그
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

학교적응 영향 변수를 위와 같이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적 요인 중

에서는 성별,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성별 변수를 선정한 배경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성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거나, 발달상 영

향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향후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개입 방안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자아존중감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검증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대신 자아탄력성을 개인 

체계의 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의 특성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

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는 전이 시기는 큰 변화

가 수반되는 시기이다. 또한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로 진행되는 발달적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Wooley & Grogan-Kaylor, 2006).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뀌

면서 학교 환경과 생활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 시기를 경험하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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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에게는 중요한 스트레스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긴장이나 인내의 수

준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점(Block & Kremen, 1996)을 감안할 때, 학교적응 잠재유

형의 결정 요인을 검증하는 독립변수로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가족 체계요인 중에서는 부모 감독과 부모 애정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 두 변수는 

모두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검증되어 왔다. 또

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또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

작하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 관심과 보살핌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 잠재유형의 결정 요인으로 선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래 체계 요인 중에서는 또래들과의 의사소통과 또래들로부터 소외 변수를 선택하

였다. 또래와의 관계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검증되어 온 변수이다. 각 선행연구들에서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조금씩 다

르게 사용되었으나 분석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 관계 변수들 중에서는 적극적인 변수 선택

이나 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차 데이터(secondary data) 조

사 항목에 기반 하여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에 또래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들은 

또래와의 의사소통, 또래와의 신뢰, 또래로부터 소외가 있다. 이중 또래들과의 의사소

통 변수와 또래 간 신뢰 변수는 측정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많고, 실제 이 두 변수 

간 상관관계 역시 .74로 높게 나타나서, 두 변수를 모두 선택하지 않고 두 변수 중에

서 측정 문항 신뢰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난 또래들과의 의사소통 변수를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체계 요인 중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수를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항목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문항으로는 거주지역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있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수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 친밀감, 지역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환경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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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분석방법 :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교사

관계 점수를 사용하여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

재적 분석방법은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의 목적은 군집분석과 같이 변수 간 유사한 값

을 갖는 관찰대상들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다. 이것은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 집단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적합한 방식이다(이정은, 2010).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PA)은 전

통적인 군집분석에 비해 방법론상으로 몇 가지 장점이 있다(Miller et al., 2009). 우

선 LPA는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각 유형에 속한 모든 개인에 대

한 추정된 확률값을 설명하는 유형 멤버쉽 확률(probabilities of class membership)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잠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최적의 잠재유

형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LPA를 통한 유형 수를 결정하는 데는 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의도, Entropy 지수를 사용

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에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d-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있다. 통계적 유

의도 검증에는 LMR_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한다(Lo 

et al., 2001). LMR_LRT는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정된 χ2 차이로 검증한다. 즉, k개의 유형 

모형과 k-1개의 유형 모형을 비교할 때 LMR_LRT의 p-value값이 유의하면 k개 유형 모형

을,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유형모형을 선택한다(Nylund et al., 2007).

적합도 지수 값은 적응수록, Entropy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LMR_LRT 검증이 유의

할수록 좋은 유형 구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집단 구분의 적합성을 판

단할 수 없으며, 이들 기준과 함께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

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한다(McCra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유형의 수와 프로파일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Mplus 5.1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류된 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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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학교적응 유형분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생활 적응의 구

성요소(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 변수) 값들의 

조합이 유사한 청소년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응 변수는 

평균을 표준화 시킨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유형 집단 수 결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구성하는 4개의 구성 요소들의 점수를 평가하여 

그 조합에 따라 2,349명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분석하였다. 유형수가 2개인 모형부

터 6개인 모형까지의 각종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2유

형부터 6유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우선 AIC, BIC, SSA_BIC를 기준으로 보면 

6유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ntropy는 2유형에서 3유형으로 

갈 때 증가하다가 4유형에서 다시 감소하고, 5유형부터 다시 증가한다. Entropy값만 

보면 3유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LMR_LRT(Lo-Mendell 

-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보면, 1유형보다는 

2유형이, 2유형보다는 3유형이, 3유형보다는 4유형이, 4유형보다는 5유형이 p<.05수준

에서 유의하여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유형부터는 p<.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5유형에 비해 6유형은 적합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적합도 지수와 통계적 유의도 검증 결과를 종합해볼 때, 4유형과 5유형이 적절하

다고 볼 수 있고 이 두 유형 중에서는 5유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 5유형 모형을 보면 전체 다섯 개 유형 중에서 한 개의 유형의 경우 해당되는 사

례수가 7개이며, 이것이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각 집단 최저 사례수 비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4유형 모형을 가장 적합하게 분류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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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결과 유형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비교

구분 2 3 4 5 6

AIC 25,395.417 24,899.799 24,810.854 24,740.997 24,704.021

BIC 25,470.320 25,003.491 24,943.374 24,902.326 24,894.159

SSA-BIC 25,429.0170. 24,946.301 24,870.298 24,813.365 24,789.311

Entropy 0.627 0.740 0.665 0.709 0.722

LMR_LRT 1,258.838 492.937 98.125 77.850 45.796

LMR_LRT
p-value

0.000 0.000 0.0266 0.0239 0.6317

전체사례의 
5%미만 유형 수

- - - 1 2

2) 학교적응 유형 분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349명의 청소년은 학교적응 구성 요소별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 유형에 각각 배치되었다. 각 유형의 규모와 특성은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적응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전체 분석대상의 절반에 해당되는 51%

가 속해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네 가지 학교적응 구성 요소들은 모두 평균보다 

조금 낮은 값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 첫 번째 유형은 부적응 근접 유

형(approach to maladjustment class)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분석대상의 35%가 속해있는 유형으로 네 개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평균값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다. 구성요소중 상대적으로 학습활동 적응 수준

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우관계 적응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은 프로파일

(profile)상 적응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닌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첫 번째 유

형만큼 높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응 근접 유형(approach to adjustment class)으

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분석대상의 7%가 해당되는 유형으로 네 구성 요소 모두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규칙 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습활동 적응, 교우관계, 교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네 요소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적응 수준을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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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기에 이 유형을 적응 우수 유형(excellent adjustment class)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분석대상의 7%가 해당되는 유형으로 세 번째 유형과 동일한 비율을 갖고 

있다. 이 유형은 네 가지 학교적응 구성요소가 모두 평균보다 심하게 낮은 특징을 갖고 있

다. 이중에서도 특히 학습활동 적응과 학교 규칙 적응 수준이 타 요소에 비해 더 심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외현화 문제 및 내재화 문제에 취약할 가능성이 타 유형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기에 부적응 심각 유형(severe maladjustment class)로 명명하였다. 

<표 4> 표준화된 프로파일 유형별 구성요인의 표준점수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n=1193(50.8%) n=821(35.0%) n=172(7.3%) n=163(6.9%)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학습활동 -.394 .651 .615 .599 1.476 .663 -1.768  .751

학교규칙 -.350 .697 .491 .648 1.643 .608 -1.641  .829

교우관계 -.369 .783 .454 .752 1.426 .665 -1.087 1.115

교사관계 -.344 .776 .482 .806 1.279 .722 -1.259  .915

* 학교적응의 4개 구성요소(군집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모두 Z-score로 전환시킨 값임.

각 유형별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 1]에는 학교적응 4유형을 각 요소별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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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0

0 .5

1

1 .5

2

부적응 근접 적응 근접 적응 우수 부적응 심각

stu d y

ru le

fr ie n d

te ac h e r

[그림 1] 학교적응 4유형 비교(bar-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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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X², F

성별
남 50.3 47.7 56.4 52.8

5.019
여 49.7 52.3 43.6 47.2

부학력

중졸이하 3.9 2.6 1.2 7.5

87.686***

고졸 48.2 37.4 25.8 52.1

전문대졸 13.2 12.7 16.0 8.9

대졸 30.7 39.2 42.3 26.7

대학원졸 4.0 8.2 14.7 4.8

2. 학교적응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

학교적응 유형별로 각 유형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파

악하고자, 학교적응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분석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종

속변수로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학교적응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부모의 학력, 가구 소득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부모 구성 형

태에는 학교적응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의 학력

은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 우수 유형과 부적응 

심각 유형의 경우 매우 대조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적응 우수 유형의 경우 대졸이상 

비율이 높은 반면, 부적응 심각 유형은 고졸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유형에 따른 학력

분포 차이는 적응 우수 유형, 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순으로 고학력 비율이 높고, 저학력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연간 가구소득 역시 적응 우수 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차이는 유의하였다.  

가족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적응 우수 유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타 유형

에 비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응 심각 유형의 경우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과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 조부모와 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비

율이 타 유형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구성형태 역시 적응 우수 유형

에서는 친부모로 구성된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한 쪽만 친부 또는 친모인 경우와 

부모님 모두 안 계시는 비율은 부적응 심각 유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적응 유형별 분석대상의 인구사회적 차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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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X², F

모학력

중졸이하 3.9 2.7 1.2 8.6

74.646***

고졸 62.6 52.5 43.5 61.9

전문대졸 12.4 14.2 13.7 8.6

대졸 19.2 27.7 33.9 19.4

대학원졸 2.0 3.0 7.7 1.4

연간
가구소득
(만원)

평균 4,223.69 4,603.44 5,423.66 3,522.64 11.825***
1-3, 2-3, 
2-4, 3-4표준편차 3480.77 2708.71 3562.56 2,062.66

가족
구성
형태

부모+자녀 77.2 79.8 87.8 66.3

37.351***

한부모+자녀 10.4 8.3 4.7 16.0

(한)조부모+자녀 1.3 .7 0 2.5

(한)조부모+부모+자녀 7.6 8.8 4.1 8.6

(한)조부모+한부모+자녀 2.7 2.0 2.9 4.9

기타 .8 .5 .6 1.8

부모
구성
형태

친아버지+친어머니 83.6 88.0 89.5 74.2

46.543***

친아버지만 5.4 4.0 2.3 12.9

친어머니만 7.5 5.5 5.2 9.8

친아버지+새어머니 1.2 1.3 1.2 .6

친어머니+새아버지 .8 .6 1.7 0

부모님 모두안계심 1.5 .5 0 2.5

3. 학교 적응 유형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생태체계적 변수들이 영

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

래요인, 지역요인 중에서 학교적응 잠재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집단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각 체계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체계에 해당되는 변수중 성별 변수는 적응 우수 유형과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과 부적응 근접 유형의 비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에 해당되는 변수로 함께 투입된 자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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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 변수는 모든 유형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른 세 유형에 속하기 보다는 적응 우

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위험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체계 변수중 부모감독 변수는 모든 유형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 감독 점수가 높을수록, 즉 부모가 자녀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 갖

고 적절하게 감독할수록 다른 세 유형에 속하기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

형에,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애정 변수는 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과 부적응 심

각 유형의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 간의 비교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 애정 점수가 높을수록 즉,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좋아한

다는 표현을 많이 할수록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래체계 변수 중에서 또래와의 의사소통 변수는 부적응 근접 유형과 부적응 심각 유

형의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 간의 비교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

응 근접 유형이나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부적응 심각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래 소외 변수는 부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근접 유형간의 비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래 간 소외를 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부적

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사회체계 변수인 본인의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변수는 적응 근접 유형과 적

응 우수 유형 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유형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거주 지역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청소년일수록 부적응 심각 유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

다. 또한 부적응 심각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

성이 높았으며, 부적응 심각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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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교적응 잠재유형 영향 요인

기준유형 비교유형 변수 계수 표준오차

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

개인
성별 -0.064 .102

자아탄력성 -1.159*** .137

가족
부모감독  -.593*** .090

부모애정  -.360*** .089

또래
또래의사소통  -.421*** .105

또래 소외  .172* .083

지역 지역사회  -.314** .098

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개인
성별  -.435* .192

자아탄력성 1.857*** .271

가족
부모감독 1.075*** .223

부모애정  .051 .175

또래
또래의사소통  .877*** .192

또래 소외  .219 .137

지역 지역사회  .148 .176

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개인
성별  -.206 .195

자아탄력성 -.1791*** .254

가족
부모감독 -1.303*** .156

부모애정  -.534** .159

또래
또래의사소통  -.380* .191

또래 소외  .162 .159

지역 지역사회 -1.082*** .187

부적응 근접 

유형

적응 우수 

유형

개인
성별  -.371† .201

자아탄력성   3.16*** .285

가족
부모감독  1.668*** .228

부모애정   .411* .181

또래
또래의사소통  1.297*** .201

또래 소외   .047 .146

지역 지역사회   .46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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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유형 비교유형 변수 계수 표준오차

부적응 근접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개인
성별  -.142 .181

자아탄력성  -.632** .233

가족
부모감독  -.710*** .140

부모애정  -.174 .144

또래
또래의사소통   .041 .173

또래 소외  -.010 .148

지역 지역사회  -.768*** .174

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심각 

유형

개인
성별   .229 .262

자아탄력성 -3.648*** .358

가족
부모감독 -2.378*** .262

부모애정  -.585** .225

또래
또래의사소통 -1.257*** .258

또래 소외  -.057 .201

지역 지역사회 -1.230*** .246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구성 요소(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

계, 교사관계)의 프로파일(profile) 형태에 따른 자연발생적 집단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각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변수를 검증하였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결과 학교적응 잠재 유형은 적합도 지수와 통계적 유의도 검

증과 같은 통계적 차원과 해석적 차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각 유형이 갖는 특성에 기반 하여 4개의 잠재유형은 부적응 근접 유형

(approach to maladjustment class), 적응 근접 유형(approach to adjustment class), 

적응 우수 유형(excellent adjustment class), 부적응 심각 유형(severe maladjustment 

class)으로 명명되었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분석대상인 중학

교 1학년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인 51%가 부적응 근접 유형에 해당된 다는 것이다. 

부적응 근접 유형은 학교적응의 네 구성요소들이 각각 평균에는 조금씩 못 미치는 특

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 두 명중 한명 꼴로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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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영역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적응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교적 잘 적

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학교적응을 잘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 못지 않게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는 일종의 경계선에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절반 정도가 있고, 평균 보다 약간 높은 학교적응 수

준을 보이는(적응 근접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35% 정도 있기에 선별적인 개입

보다는 보편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개입 시기도 중학교 입학 후에 학교

적응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나쁘지 않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중학교

에서의 변화되는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전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 수준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 청소년 중에서 약 7%는 학교적응이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하게 낮은 수준

을 보이는 부적응 심각 유형(severe maladjustment class)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각종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부적응 심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우선 개입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필요

가 있다. 또한  부적응 심각 유형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학교적응 구성 요소 중에서

도 특히 학습활동과 학교 규칙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수준

보다 수업과 교과과정, 학교 규칙에 적응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적응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하위 요소들 간에 특정 인과관계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갖고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하고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주고,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이외에 학교 수업과 교과 과정을 

잘 이수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개입 방안은 심각한 학교생활 부적응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에게 선별적으

로 개입하는데 그치지 말고,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적용되면 청소년 학교 부적응 예방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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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규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면, 

청소년 시기의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적응 잠재유형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학교적응 영향 요인별 논의에 들어가

기 전에 기존의 변수 중심적 접근 연구 결과와 본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 연구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배경

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석결과 구성

요소들이 개별 유형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상 확연하게 구분되

는 프로파일 특징으로 학교적응 유형이 구분되지 않고 구성요소별 적응 수준의 높낮

이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접근방식의 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적응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

별 변수의 경우 변수중심적 접근방식이 적용된 연구들 간에도 일관된 방향이 나타나

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적응 우수 유형에 속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개인체계에서는 성별은 일부 유형간 비교에서, 자아탄력성은 모든 유형간 비교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적응 근접 유형이

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변수 중 자아탄력성과 가족체계 변수 중 부모감독 변수는 모든 유형간 비교

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 유형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과 부모감독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윤주, 2004; 김옥선 외, 2005; 황숙영, 2007; 이경님, 2008; 하현주 외, 2008; 

하명순․이순복, 2009; 변은주․심혜숙, 2010; 곽민경․서보준, 2011, 손보영 외, 2011; 이

정화․고은영, 2011; 한신애․문시백, 2011)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다른 세 유형보다는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부적응 근접 유형이나 위험 유형보다는 적응 근접 유형에, 부적응 심각 유

형보다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감독도 이와 마찬가

지 결과였다. 이는 각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일수록, 각 유형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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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이 자녀에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절한 감독을 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보이는 유형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유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양육태도로서의 부모감독의 중요성과 자녀와의 소통 방법에 대한 교

육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이 학교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가족체계중 부모애정 변수는 2개 유형간(적응 근접 유형-적응 우수 유형, 

부적응 근접 유형-부적응 심각 유형) 비교를 제외한 유형 비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체계 중 의사소통 변수는 부적응 근접 유형과 부적응 심각 유형간 비교를 제

외한 나머지 유형 비교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의사

소통이 원활할수록 더 나은 학교적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래간 의사

소통 증진 프로그램은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래

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문은정․심희옥, 2001; 문은식․김충회,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정미영․문혁준, 2007)와 일치한다. 

한편 또래 소외 변수는 부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근접 유형간의 비교에서만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근접 유형 사이에는 아주 큰 프로파일 

상 특징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학교적응 구성요소 전반에 걸친 평균 이하와 평균 이

상의 수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또래 소외 변수는 다른 유형간 비교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이 두 유형 간 차이를 결정짓는 데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또래 속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

는 적응 근접 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들의 또래 소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식변수는 적응 근접 유형과 적응 우수 유형을 제외한 유형들간 

비교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

한 유대감과 신뢰, 안정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심각 유형이나 부적응 근접 유형보다는 적

응 근접 유형이나 적응 우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적응 심각 유형에 비해서는 

부적응 근접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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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 환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환경이 학교적응

에 미친다는 연구(김기형, 2006; 정소희․권유형, 2010; Leventhal & Brooks-Gunn, 

2000)가 다른 학교적응 관련 요인 연구들에 비해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닌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잘 지낼수록,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계속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경에 대한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

식 공유와 지역 유대감 및 신뢰 증진 정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저소득 밀집지역

이나 방범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를 통

해 지역사회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학교적응 측정에서 학업 성취 변수가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교사관계 적

응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존 학교적응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온 학업성취 변수는 

본 연구에 사용된 2차 데이터(1차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없었기에 사용하

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잠재 유형과 외현화 문제․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

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학교적응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외현

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 이들 관계를 분석

한다면 학교 적응 잠재 유형 구분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2차년도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변수들이 추

가될 예정이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에 한정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본 연

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실

시하였기 때문이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은 표본 특징적(sample-specific)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대상은 전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에 분석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년별, 학교급별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가구 청소년이나 한부모 가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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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분석하고, 나타난 잠재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

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변수중심적(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 접근하

지 않고 관찰대상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함으로써 분석대상 청소년들

이 갖는 학교적응 하위 구성영역들의 다양한 프로파일(profile)과 그 조합의 형태를 

파악하였다는데서 기존연구와의 학문적 차별성이 있다. 또한 네 가지 학교적응 구성 

영역별로 어떤 조합을 이루는지, 각 유형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우선적으로 적응에 취약한 형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는지, 우수한 적응 형

태를 보이는 유형은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 유형에 영

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학교적응 유형의 차이, 학교형태별 학교적응 유형의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적응 유형의 변화와, 비행과 학교적응 유형간의 관련성을 분

석함으로써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해 보다 의미있고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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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Testing Eco-system Variables 

as Predictors of Latent Classes 

Cho, Jeong-A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order to do this,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 Child &Youth 

Middle School Panel Data was used in latent profiles analysis and multinominal 

logistic analysis. Four distinct profiles of school adjustment were identified. They 

are listed here as follows; approach to maladjustment class, approach to adjustment 

class, excellent adjustment class, severe maladjustment class. Multinominal logistic 

analysis revealed that gender, self‐resiliency, parental supervision, degrees of 

parental affection, peer communication, peer alienation, and perceptions of 

community were all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atent clas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implications for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limitations of 

curr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latent class, person‐centered approach,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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