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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미시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의 변인들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아동·청소년종단패널(KCYPS)』인 

1차년(2010년)도 중1 학년과 중3 학년의 3차년(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78개의 학교

에 2,225명이 내재된 구조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였다. 1수준 변인은 미

시체계와 시간체계로, 2수준 변인은 중간체계로 설정하였다. 미시체계는 성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중3 학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애착으로 하였으며, 시간체계는  

중학교라는 전환기적 환경 변화를 경험한 중1 학년의 학교적응, 그리고 중간체계는 학

교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체계 변인인 중1 

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중3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전반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

었으며, 특히 중1 학년 때의 학습활동은 .167의 회귀계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

구는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특히 전환기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교 1학년 때의 긍정적 학교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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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연구는 여러 수준의 환경 특성들이 중3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은 후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

민과 선택이 중요해지는 때이다. 상급 학교를 준비하는 학업 과정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를 

통한 대인관계 형성, 학교 질서와 문화의 이해 등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은 성인

기의 성취와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정아, 2012). 때문에 적응적인 학교생활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기에서 중학생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며, 정체감 형성이 중요해지고, 다양한 

학습과 체험적 경험을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

분(Thornberry, 1987)하였을 때, 중학교 1학년은 초기(11세~13세)에서 중기(15세~16세)로 이행

하는 과도기로 생태학적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3학년과의 차이

를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체변화에 대한 자기 이해와 적응이 중요해지며, 중학교라는 

학교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부모로부터의 거리 두기와 또래 관계, 또래문화가 중요해지

는 시기이다. 때문에 중1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는 발달 단계상 중요한 시기인 전환기

의 성장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중3 학년은 후기 청소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신체적 

성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욱 구체적이게 되며, 학교생활의 적응이 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환경체계들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갈등과 부적응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조아라, 2001). 교육부 자료(2016)에 따르면 2015년도 

중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이 재적 학생 대비 0.63%이며, 그 중 학업과 대인관계 등 학교 부적

응이 이유가 되어 중단한 학생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

하고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그로인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문

제가 생긴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는 다양한 환경체계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체계들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적

응과 갈등이 나타나는 역동성이 강한 생태학적 삶의 현장이다. 이러한 역동적 학교 환경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적응의 경험은 성인기 발달적 과업의 성취와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동시에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생태적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생태학적 사회 환경구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을 바탕으

로 중학생의 환경체계 변인들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이란 체계적(System) 관점과 생태적(Ecology) 관점이 결합한 것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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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를 둘러싼 여러 겹의 자연적‧사회적 환경 안에서 개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과 발달을 

설명하는 개념 체계이다(Bronfenbrenner, 1995).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는 학생의 개인 특성

과 개인의 경험들이 학교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

회적 환경이 된다. 특히 중학교 과정은 사춘기의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으로 학생 개인의 역할 정의의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생태학적 전환

(ecological transition)을 경험한다.

Bronfenbrenner(1995)는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환경뿐만 아니

라 확장된 환경의 여러 국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체계(chronosystem)를 거치면서 둘 이상의 체계를 경험하는 생태학적 전

환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성장,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태체계는 청소년기의 학교생

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후기로 진입하는 생태학적 전환기인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각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별과 현재 학년(중3 학년)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중간체계는 학교 유형(별학, 남녀공

학)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삼았으며, 시간 체계는 중1 학년 때의 학교생활 

적응으로 하였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정, 학급, 동아리 등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이며, 중간체계는 여러 미시체계의 간의 상호작용(집과 학

교, 학교와 학원, 동아리 집단과 학급,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문화, 의사소통 등)들이 활

발히 기능하는 환경이다. 시간 체계는 시간의 경과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누적이 

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층분석으로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되었다. 개인‧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체성, 적응 유연성, 자아 탄력성, 스트레스 강

도, 학업 동기, 학업 성취 등이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은정, 

2008; 박소윤, 2017; 소연희, 2007; 김명희, 차경희, 하정희, 2006), 관계적 요인으로는 대인관

계, 애착, 리더십,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 학교적응과의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이상희, 2011;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정예지, 2015).

위의 선행 연구들처럼 단층분석의 경우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하여 학교 고유의 특성을 설

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학생에 관한 특성은 학교 환경체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개인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종단연구는 

여러 시점에서 얻어진 관찰 값들이 각 개인에 내재되어(강상진, 2016)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

의 구조를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KCYP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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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1 패널의 1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들의 영향을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에서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환경에서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학교 간 차이는 

어떠한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이론으로 개체의 발달과정을 환경과의 체계적 관계로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 이론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인식하며, 인간의 

발달이 사회‧물리적 환경의 맥락 내(development-in-context)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강조한다. 즉,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층위를 형

성하는 것으로 인간을 둘러싼 역동적 생태학적 환경은 수준에 따라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와 시간체계(chronosystem)

로 나뉜다. 한 체계 또는 둘 이상의 체계가 주요한 전환을 겪는 시점을 생태학적 전환

(Ecological Transition)이라고 하고,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미시체계는 개체로부터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친밀한 환경 안에서 직접 접촉하는 

물리적 환경과 상황들 안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대인관계를 맺는 행위를 포함하며 개체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진다(Bronfenbrenner, 1993). 예를 들면 생애 초기에는 집과 가족에서 놀

이터, 학교, 또래 친구로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는다

(Bronfenbrenner, 1979).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가정에서보다 또래 관계에 대한 의존과 영향이 

더 커진다. 

중간체계는 개체에게 존재하는 환경들이 다양하게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 간의 관

계망으로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 학교와 직장 간의 관계 등, 미시체계 특성들과 상호작용하

는 관계를 말한다.  

외체계는 중간체계의 확장으로 개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개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체계로, 부모의 직업 환경, 근무조건, 이웃, 정부 기관, 비형식적인 사회적 관계망, 부

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기회 등은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사는 문화적 환경까지 포함

한다. 이 역시 개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세대로 전수되는 행동유형, 신념, 관습, 가치관 

등, 개체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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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하며, 생태학적 전

환은 둘 이상의 체계가 주요한 전환을 겪는 시점으로 민감성과 불안이 크게 작동하여 개체의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 학교 중태, 새로운 친구집단 형성 등, 발달과정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건들로 인하여 새

로운 중간체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성장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은 환경적 맥락 안에서 각 체계들 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Lerner, 1991). 이러한 맥락 중심적인 생태환경 체계는 본 연구

인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학교 환경 내에서의 영향을 보다 강조하여 알아보고자 중간체계, 시

간체계, 미시체계로의 생태환경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미시체계 
성별, SES, 중 3학생-삶의 만족도,

중3 학생-또래 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중간체계 
학교 유형(별학, 공학),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

시간체계 
중 1학년-학교생활 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그림 1] 중 3학년의 생태환경체계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

키거나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의 조화로

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역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혜, 윤종희, 2013). 

Spencer(1999)는 학교가 가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그 안에서 개인의 만족감

이 충족되는 상태를 학교적응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의 특성,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과 

요구 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인 

가정 환경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정유진, 1999). 개인적인 변인은 인구학적 특성이며, 가정 

환경적 변인은 가족의 형태와 부모의 학력, 경제 수준 등, 물리적 환경과 가족 상호 간의 정

서적 관계인 심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적 환경 안에는 부모의 심리‧정서적인 부분과 부모의 행동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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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정된 가정환경과 친애성이 높은 가정의 자녀는 학업 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및 규칙의 준수 등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환경이 긍정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높은 경우에도 학교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강현미, 2008). 또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높고 수용적인 가정과 신뢰를 중요시한 가정일수

록 학교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문선모, 윤기수, 1984).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부모의 사회적 능력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ecker(1993)의 연구에서 자녀의 학업·경제적 성공은 부모가 가

지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 자연스럽게 그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학교 간의 차이를 가져오고 당연히 학생들의 학교적응에도 개인적 요

인과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학교효과라고 하며 Raudenbush와 Willms(1995)는 학생 개

인의 배경과 학교의 맥락적 요인, 학교의 정책적 실행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삶을 잘 수행해 왔다는 만족함(Fujita & 

Diener, 2005)을 일컫는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기 존중감, 또래 애착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이

나 부모 양육 태도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생태학적 맥락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청소

년 집단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며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생활안정, 적응성, 자아 

인식, 정신 건강, 기쁨, 안녕, 복지 등의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Andrews 

& Withey, 1976). 

청소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성별, 

자아 존중감, 자아정체성 등이 있으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지원, 가족 구성원의 

개방적 의사소통, 애정적인 자녀 양육 태도와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역시 

생태학적 맥락의 미시체계로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고등학교보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김의철, 박영신 1999;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지표에 있어 일관성 있게 더 높게 연

구되었다(김혜원, 홍미애, 2007).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삶의 만족감을(구현영, 박원숙, 장은

희, 2006) 나타냈으며, 최희철, 황매향과 김연진(2009)의 연구 외에 다수의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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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에서 또래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학습적인 부분 등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작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느끼는 주

관적 만족감으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 학

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임영실, 2004; 허영선, 2009). 

삶의 만족도는 현재까지의 개인의 다양한 체계 안에서의 주관적 경험이 반영되는 것으로 

입학 시기인 중 1학년 때와 졸업반인 중 3학년 때의 삶의 만족도는 미시체계의 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전환기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 관계 

또래란 서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성숙한 정도의 수준이 비슷하여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Santrock, 1990), 또래 관계는 심리적 발달영역에 있어서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지각과 자기 개념형성, 정서 조절 능력, 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 인지 발달, 도덕적 추론 능력, 대인관계 지향 등을 포함하여 환경에 적응하

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발달해 간다(Dunn & Slomkowski, 1992; Katz, Kramer, & 

Gottman, 1992). 또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며, 여러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도 가진다(Dubow & Tisak, 1989; Sullivan, 1953). 

Sullivan(1953)의 연구에서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친구 관계가 밀접

하고 친밀하게 형성될수록 아동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발달에 더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하

였으며, Coleman(1993)은 친한 친구의 수는 외로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학교선호도

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 친구 관계는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

서적‧도구적 특성을 발달시키고, 또래에게서 오는 지지는 학교 참여와 성취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구자은, 2000). 

그러나 또래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정서적, 인지적 등의 기능들

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기에 대립과 갈등, 처벌과 같은 부정적 상호교환도 필연적으로 경험

하게 된다(Cole & Cole, 1993; Parker & Asher, 1993).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또래 관계는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 없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아동·청소년종단패널(KCYP



김희경․김성훈

- 8 -

변인 종속변인 : 중3 학년 학교적응(각 하위변인의 평균값) 

중3

학교

생활

적응

학습활동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본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744

학교규칙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789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539

S)』로 2010년도 중1 학년의 1차 연도 데이터와 2012년도 중3 학년의 3차 연도 데이터를 활

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결측치들을 제거하여 최종 78개의 학교와 2,225명의 

학생으로 여학생은 1,099명(49.3%), 남학생은 1,127명(50.7%)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변인

종속변인 :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 

아동․청소년 패널 설문지로 사용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미시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로 구분하여 미시체계와 시간체계는 1수준의 학생 

변인으로 중간체계는 2수준의 학교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성별과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모의 최종 학력을 평균함), 중3 

학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애착이며, 시간체계 변인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적응으로 설정

하였다. 중간체계 변인은 학교 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을 학교특성 변인으로 

하였다. 학업성취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과 학교 유

형은 학교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이범수, 2006)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의 사

회‧경제적 배경을 평균(Mean SES)하여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을 추출하였다. 변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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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교과서,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 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따라준다.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841

미시체계 : 중3 또래애착, 중3 삶의 만족도, 성별, 개인 SES

또래

애착

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823

신뢰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 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 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787

* 소외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765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813

성별 1. 여(1,099명, 49.3%)     0. 남(1,127명, 50.7%)

SES 부-최종학력, 모-최종학력, 보호자최종학력의 평균 

시간체계 : 중1학년 학교적응(각 하위변인의 평균값)

중1

학교

생활

적응

학습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본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723

학교규칙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709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친구가 교과서,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 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따라준다.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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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828

중간체계 : 학교유형(별학, 공학), 학교MSES

MSES 각 개인의 SES를 학교별 평균으로 산출함 

학교유형 1. 공학 (1,710명, 76.9%)     0. 남, 여 별학 (515명, 23.1%)  

* 역코딩 함(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모형 수식

기초모형
학생수준:    

학교수준:    

모형1

미시체계

학생수준:
   성별개인중삶의만족도

중의사소통중신뢰중소외

학교수준:
    ,      ,      ,      , 

    ,      ,     

모형2

시간체계

(미시+시간

체계)

학생수준:
   성별개인중삶의만족도

중의사소통중신뢰중소외
중학습중규칙중교우중교사

학교수준:

    ,     ,     ,     ,

    ,     ,     ,     ,

    ,      ,    

모형3

중간체계

(미시+시간

+중간체계)

학생수준:
   성별개인중삶의만족도

중의사소통중신뢰중소외
중학습중규칙중교우중교사

학교수준:

    학교구분   
    ,    ,     ,    ,    

    ,                 ,

   

<표 2> 연구모형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다층모

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1단계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자료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SPSS for Window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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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첨도,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로 HLM 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chical Linear Mode:이하 HLM)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

구모형은 표 2와 같다.

연구결과

1. 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에 대한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78개의 학교와 2,225명의 학생이 

연구대상이었으며, 학생 성비는 남학생 50.7%, 여학생 49.3%로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다. 학교

의 형태는 공학이 76.9%, 별학이 23.1%로 공학의 비율이 높게 표집 되었다.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인 기술통계 결과

자료의 전체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변인 간의 다중공성선 진단을 위해 중 3학년 학교2,225

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학생과 학교 수준의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산팽창지수(VIF)는 2.5이하로 문제되지 않았으며, 다변량 정규성 검증의 기준인 왜도와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VIF

GENDER 2225 .49 .50 .03 -2.0 1.08

SES 2225 2.62 1.03 .23 -.76 1.22

중1학습활동 2225 2.73 .50 -.25 .48 1.62

중1학교규칙 2225 2.76 .48 -.13 .60 1.48

중1교우관계 2225 2.99 .40 -16 .73 1.38

중1교사관계 2225 2.71 .67 -.15 -.13 1.33

중3삶-만족 2225 2.85 .67 -.03 -.19 1.22

중3의사소통 2225 3,06 .53 -.13 .99 2.41

중3신뢰 2225 3.16 .55 -.44 .91 2.48

중3소외 2225 2.91 .73 -.52 .13 1.05

학교유형 78 .78 .42 -1.27 -.38 1.01

MSES 78 2.61 .40 .751 .46 1.20

중3학교적응 2225 2.89 .39 .08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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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의 경우 왜도는 절댓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역시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Kline, 

2011) 정규성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1

차 연도인 중 1학년은 2.351명이었으며 중3학년이 되는 3차 연도에는 2,259로 3.9% 결측률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결측치 제거 후 최종 분석 대상은 2,225명이다. 

2. 다층분석 결과

기초모형

기초모형은 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평균과 학생, 

학교의 전체변량을 알 수 있으며, 전체변량 중 학교수준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기초모형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 전체 평균값은 2.89이며, 95% 신뢰구간은 [2.87 - 2.92]를 가진다. 

학생수준변량은 .146이며, 학교변량은 .008로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498로 전체변량 중 학

교 간 변량이 5%의 학교 간 차이를 나타냈다. 즉, 기초모형 분석을 통한 변량분할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하여 95%를 차지하는 학생개인수준과 5%의 학교수준 변량을 나타내며, 이

는 이후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이 모두 투입되었을 때 각 수준별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연구모형1 - 미시체계 

미시체계모형은 기초모형을 통해 추정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분산이 각 수준에서 미시

체계 변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모형의 학생수준변량()과 학교수준변량( )은 미시체계모형에서 각 .114와 .002로 줄었

다. 중3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 개인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작용하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설명력이 22%였다. 이는 학생을 둘러싼 밀접한 환경에 대한 추

가적인 변인의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시체계 변인들의 구체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 전체평균은 2.89이고, 성별 회귀계수( )=.041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041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회귀계수( )=.035, 삶의 만족도

( )=.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의사소통의 회귀계수

( )=.170과 소외의 회귀계수( )=.029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신뢰의 효과는 .039로 유의

하지 않았다. 즉,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1점 증가할수록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은 .17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시체계 환경에서 중 3학년의 학

교생활 적응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3 때의 또래 간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중3 때의 

삶의 만족도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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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3학생 학교생활적응의 다층모형 분석결과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미시체계 (미시+) 시간체계
(미시+시간+) 

중간체계

독립변수: 고정효과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중3-학교적응 

전체평균( )
2.891*** .013 2.891*** .010 2.895*** .009 2.893*** .009

미시체계변인

성별( ) .041* .019 .040* .018 .042* .017

개인-SES( ) .035*** .006 .005 .005 .002 .005

중3-삶만족  .128*** .013 .090*** .011 .090*** .011

중3-의사소  .170*** .019 .134*** .018 .133*** .018

중3-신뢰  .039 .022 .030 .019 .030 .019

중3-소외  .029* .012 .024* .012 .024* .012

시간체계변인

중1-학습  .167*** .022 .167*** .022

중1-규칙  .132*** .016 .130*** .017

중1-교우  .073*** .023 .072** .023

중1-교사  .050*** .012 .052*** .012

중간체계변인

학교유형  .033 .023

학교-MSES  .039* .018

독립변수: 무선효과 분산  분산  분산  분산 

학생수준() .14626 .11390 .08527 .08533

학교수준( ) .00767 *** .00245 * .00248 ** .00247 **

중3-신뢰( ) .01023 *

중1-학습( ) .01786 * .01761 *

전체분산 .15393

집단내상관(ICC) .04983

누적된학생수 R2 .22125 .41700 .41659

누적된학교수준 R2 .68057 .67666 .67797

*p<.05,  **p<.01,  ***p<.001

무선효과로서의 분산은 .05수준에서 유의한 추정치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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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2 - 시간체계 

시간체계모형은 미시체계모형에 시간체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

에 중 1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시간체계모형의 결과는 표 4와 같

다. 시간체계모형의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평균은 2.895이고, 학생수준변량()은 .085

이고, 학교수준변량( )은 .002로 여전히 학교생활 적응에 학생수준의 변량이 많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개인수준이 차지하는 변량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체계 변인인 중 1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 )은 42%로 각 변인의 효과는 다음

과 같다. 

중 1학년 때의 학습활동의 회귀계수( )=.167로 학습활동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이 .167만큼 증가하였으며, 중 1학년 때의 학교규칙의 회귀계수( )=.132로 학

교규칙의 적응정도는 3학년 때의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우관계의 회귀계수

( )=.073이고 교사관계의 회귀계수( )=.050로 두 변인 모두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간체계 환경에서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1 때의 학업

활동으로 학습활동이 좋을수록 중3 때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중1 때 

학교규칙에 잘 적응할수록 3학년 때 역시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한 생태학적 전환이 일어나는 중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은 이후의 상급 학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 학

교적응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고등

학교라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연구모형3 (조건모형) - 중간체계

중간체계 모형은 학교수준의 독립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준의 독립변인을 학교유형과 학교의 사

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설정하여 시간체계 모형에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중간체계 모형은 시간체계 모형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학교수준 독립변인

에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중 3학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하였으나 설명력은 이 전 

단계와 같이 학교수준 변량의 3%를 설명한다. 이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이 학생 

개인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평균으로 산출된 값이기에 미시체계 모형에서 개

인-사회적 배경(SES)으로 이미 설명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선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중 3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95%의 학생 개인수준과 5%의 학

교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설정한 각 체계의 변인들에 의해 설명된 비율

이 학생수준에서는 42%, 학교수준에서는 3%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체계의 경우 학생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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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환경에서 확대된 학교의 문화, 동아리 특성, 학교 학업성과 등 학교특성으로 후속 연

구에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생의 환경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

거하여 각 체계적 환경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와 학생 수준의 2수준 다

층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체계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 변인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중3 학생의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이 학교적응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미(2012)의 연구와 같이 미시체계 변인

인 친구의 지지와 소통이 학교생활 적응을 높인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 관계는 청

소년의 학교생활뿐 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또래관계는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강하나, 용혜련, 황현석, 2016)와 학교생활 적응

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중 친구관계를 강조한 김두환, 김지혜(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학교생활 적응에 친구의 지지를 강조하는 구자은(2000), 이수하(2005)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그 중요성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토론을 통해 같은 고민과 갈등을 공유함으

로써 죄책감과 긴장감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최지은, 신용주, 2003)는 본 연구의 또래 관계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설명해준다. 의사소통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

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친구가 많고 친구를 필요로 하고 그 관계가 기능적일수록 유능

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역시 청소년 시기의 의사소통

을 통한 관계형성의 발달과 확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반면, 이 시기에 또래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외로움과 우울의 경험이 많

으며,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이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얻기 힘들며 스트레스 환

경에 취약한 상태로 심리적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Parker & Asher, 1987). 이는 

또래관계가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대립과 갈등 등의 부

정적인 역동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적, 역기능적 적응의 경험 역시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건강하고 기능적인 또래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하여 개인 내적으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미시체계의 정서적 안

정과 지지의 기능이 중요하며, 중간체계에서는 학교 내의 소규모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또래 

간 소통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체계 변인은 전반적으로 다 유의한 효과를 가졌으며, 그 중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습활동이었다. 김대현과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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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03)의 질적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늘어난 수업시간을 비롯하여 담임교사와 교

과 교사들과의 관계, 많아진 학습량, 성적에 대한 부담과 경쟁, 교우문제, 엄격한 생활규제와 

압박감 등, 변화된 환경적응의 어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 시기의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학교 입학은 학생 개인에 

따라 자기발전의 계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

(유순화, 2008) 하여 본 연구와 같이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활동과의 관계는 성적과 학교적응의 정적관계인 

연구와도 일치한다(곽수란, 2006). 때문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학

생 개인의 성취감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학교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학생 개인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

지고 학교 평균으로 산출된 값이므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 높을수록 중3 학생의 학교생

활 적응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적 관여가 높

으며(신명호, 2010), 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자아 존중감

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를 높인다는(이중섭, 이용교, 2009) 결과는 본 연구의 부모 사

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적응과의 정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학교의 사회‧경

제적 배경(MSES)에서 오는 학교 간 차이는 지역 간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몇 가지 한계와 후속적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아동·청소년종단패널(KCYPS)』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각 체계의 환경 

변인을 설정하였기에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설정

이 부족하다.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스마트 중독, 게임 중독, 비행 등 학교 부적

응의 문제를 학교와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때문에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체계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

요하다. 

둘째,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로 나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시간체계만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여전히 학군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속한 외체계인 지역사회의 특징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중간체계 변인으로 설정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학생 개인

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평균으로 산출된 값이므로 개인 특성과 많은 부분이 

혼재된다. 때문에 학교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학교문화, 성과 등의 변인에 대한 추가적 탐색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미시체계 변인에서 학생 개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모와 가족에 대한 변인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17 -

설정이 미흡하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변인들의 추가적 

탐색이 필요하다.

중학교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사춘기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생태적 

전환기에 해당한다. 성장 급등기로 98%의 신체성장이 사춘기에 이루어지고(Tanner, 1978) 자

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1학년에서 3학년이 될 때까지 다양한 환경

과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 진다. 즉,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들 안에서 학생

들은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취감과 

자기표현에 대한 수용이 미시체계를 비롯한 각 환경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이

러한 환경과의 소통을 통한 경험의 누적은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뿐 만 아니라 건강한 사

회인으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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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School Ecological System Variables on Ninth 

Graders' Adjustment

Kim, Hee-Kyung    Kim, Sung-Ho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icrosystem, time system, and mesosystem 

variable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ninth graders in middle school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 theory. Us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study conducted 

multilevel analysis of the data of seventh graders in Year 1 (2010) and their data as ninth graders 

in Year 3 (2012) including 2,225 students from 78 schools. The first level included microsystem and 

time system variables, and the second level measured mesosystem variables. The microsystem 

variables were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one's social and economic status (SES), the 

life satisfaction, and peer attachment of ninth graders. The time system variable was the school 

adjustment of seventh graders who experienced an environmental change to middle school. The 

mesosystem variables were the school type and the school's social and economic status (MS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school adjustment sub-variable of seventh graders and the time 

system variabl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ninth graders. The learning 

activities of seventh graders, in particular, recorded the highest regression coefficient at .167.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ositive school adjustment in 

the seventh grade, which is a transition period, an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school 

adjustment of ninth graders. 

Key words : ecological systems theory, microsystem, chronosystem, mesosystem, multilevel analysis, school 

adjus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