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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the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s of School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Kim, Seo Yeon

Adviser : Prof. Park, Hwie Seo,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juvenil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juvenile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this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parental rearing attitude, juvenile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A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attachment type rearing attitude, 

supervisory rearing attitude, and negative rearing attitude were 

selected as sub-variable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for adolescents. 

Juvenile subjective well-being was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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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juvenile social capital, which is a moderating variable, 

school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were select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on juvenile subjective well-being 

and examined whether the school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as moderating variables play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for adolescents and 

juvenile subjective well-being.

Middle school 1 panel materials of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in 2015 were analyzed by using SPSS Statistics 20 for 

Windows program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hypothesi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select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an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variables.

In other words, attachment type rearing attitude and supervisory 

rearing attitude have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Second, attachment type rearing attitude and supervisory rearing 

attitude have a positive effect on community social capital. Thir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Fourth, community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School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level of juvenile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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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ree variables about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capital, and juvenile subjective well-being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dimension.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and tried the priori research related to it.

Second,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juvenile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chool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as 

moderating variables. This has implications for extending the scope of 

the study.

As the policy implications, first, parental attachment type rearing 

attitude caring for their children's daily activities, such as expressing 

love for their children, giving praise for good things, encouraging them 

when they are tired, and caring about where and how their children 

are going and non-authoritarian supervisory rearing attitude are 

needed.

Second, parents need adequate intervention to allow their children to 

scale and utilize their social capital.

Third, parent education in the home is needed to enable the 

adolescent to maintain better interaction with teachers. In order for 

adolescents to establish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in 

school for improving positiv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positive 

friendship, parent education is needed so that parental rearing attitude 

can respect friendship and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Fourth,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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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of community-based participation 

programs that can increase the number of direct contact with residents 

through participation in festivals and educational cultural events held in 

local communities and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Fifth, when the juvenile social capital can raise the level of juvenile 

subjective well-being, it is necessary to find policy measures to give 

adolescents opportunities to develop themselves as a member of school 

life and community.

Sixth, developing and promoting adolescent-related policies that can 

enhance the happiness level of adolescents, and strengthening and 

practic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juvenile activities specified in 

the adolescent-related laws such as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nd 

the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should be done in parallel.

Key words : Parenting Attitudes, Subjective Well-being, Social Capital,  

Community Social Capital, KCYPS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2017년도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초·중·고교생 7,343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포

함하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국가들인 22개 OECD 회원국 중 20위로 

나타났다.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온 국가는 벨기에(86점)와 체코

(81점)뿐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16년 조사에서 22

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는데, 2017년도 조사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숙

회, 2016).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특징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신체적, 정서

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변화에 대한 급격한 경험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먼저 호르몬이 변화하고, 체력기능과 

체격과 체중이 늘어나고, 머리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정서적, 심리적으로는 스

스로의 가치관과 능력, 사회관 등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

체성을 확립하여 점점 개인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학

교 내에서 교사와 친구와 교류하고 관계하는 등의 여러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

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임선영, 2015). 

이러한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끔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는 청소년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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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치관이나 사회에 대한 적응력 또는 생활습관 

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정윤조, 2016).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는 청소년의 가치관, 사회적응력 및 생활태도 등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김용국, 2009; 김경민, 2010; 김태연, 2010; 김

영선, 2013; 배주영, 2013; 최주영, 2014; 강금주, 2015; 박미라, 2017; 이

희진, 2017)에서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관계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기의 시기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해지고 활동범위가 다양화 되어, 

새로운 사회자본이 만들어지거나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기는 어떠

한 생애주기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는 

청소년의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환

경체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점차 사회관계를 넓혀가게 되고, 이를 통하여 새로

운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각각 자신들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 신뢰와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자본을 자기화하며 구축

시켜 나간다. 따라서 가족, 친구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구축된 신뢰

관계, 네트워크, 참여수준은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선택

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최경옥, 2015). 

청소년의 활동반경이 성인에 비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사회자본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는 

신뢰,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자본의 네트워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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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와

의 관계 등에 대한 박재근(2015)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좋을수록 청소년 자신의 정신건강이나 학교생활

만족도 및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은주, 

2011; 박민정, 2012; 서정아, 2013; 정무성·김은아, 2013; 장혜진, 2014; 

박재근, 2015; 이홍직, 2016; 박주현, 2017)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사회자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

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이것은 부모

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변

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

변수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어, 이

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더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

적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감의 수준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선정하

여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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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있

어서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과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

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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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 간의 관계와 이들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

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및 내용적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생애주기 중 전기 청소년기에 주목하여 중학생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앞에서 2017년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를 통

해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0∼17세의 아동을 학대한 사례는 중학생에 해당하

는 13∼15세가 22.2%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2017년도의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

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중 중학생 시기가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에서 최근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이 빨라지

면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중학교 

1학년을 패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선정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을 통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행

복감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범위에 따라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제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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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부모

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논의를 전

개하였다. 제3장은 연구의 설계로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의 정립

과 연구가설의 설정, 변수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와 설문의 구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실증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제시하였

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을 토대로 연구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연구

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문헌과 외국문헌, 관련 학술지 논

문, 연구보고서, 관련 보도 자료와 정기간행물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사회자본 및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

설을 설정하였다.

셋째, 가설의 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2015년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 패널자료에 대해서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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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부모의 양육태도

1. 부모의 양육태도의 의의

부모의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는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 양육행위, 양

육방식, 양육태도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녀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김영숙, 2017).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

를 대신하는 다른 보호자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이거나 내현적인 행동이며, 아이들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방식을 포

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가치관이나 신념까지도 포함한 전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김명숙, 

2008).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성

장을 위해 보여 주는 일체의 행동과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인 요소는 가정과 친구, 그리고 학교와 사

회 등이 해당된다. 이 중에서 가정은 가장 결합능력이 강하고 기본적인 공동체

의 하나이다. 가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

며 자녀의 지적이고 정의적인 특징은 양육자가 어떤 태도로 양육시켰느냐 하는 

양육태도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김성숙, 2012). 이러한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현대에 들어서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종

류의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아이에 대한 극진한 애정이 근간이 되어 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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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것이지만, 그 외의 교육적·사회적 차원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

고 있다. 부모는 아이가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구축하는 가장 우선적인 인간관

계의 기본이 되고, 아이의 전체적인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다. 그

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정윤조, 2016).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

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나 행동특성을 나타낸다. 즉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그들의 문화양식 안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외현적 태도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보이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행동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김영숙, 2017).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일관된 양육태도로서 청소

년의 긍정심리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의견이나 가치관의 대립으로 오는 양육태도 불일치로서 청

소년에게 스트레스, 우울 및 사회에 대한 부적응적 행동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

(최진, 2016). 뿐만 아니라 자녀가 출생하면서 부터 관계되는 우선적 관계의 

주 양육자가 대체적으로 부모가 되므로, 청소년들의 문제양상 또한 가족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정윤조, 2016).

이상과 같은 내용에 기초할 때 부모의 양육태도란 “기본적으로 자녀가 청소

년기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중요

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일체의 행동과 사고”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태도의 구성요소

부모의 양육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Symonds(1949)가 수용의 간섭형

-불안형과 거부의 소극적 거부형-적극적 거부형, 지배의 기대형-엄격형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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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복종형-익애형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

하게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Schaefer(1959)는 애정과 적대, 심리적 자율

과 심리적 통제에 대해서 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 애정적·통제적인 양육

태도, 거부적·자율적인 양육태도, 거부적·통제적인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으며, Becker(1964)는 애정과 적대, 자율과 통제, 냉담한 분리와 불안한 

정서적 관여를,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 태도와 권위주

의적 태도 그리고 허용적 태도로 분류하였고, Parker, Tupling & Brown 

(1979)은 돌봄, 과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구

성요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일반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종속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제시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구성요소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부모

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를 정

리하고자 한다. 

1)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

다. 먼저, 박정민(2011)은 애정적인 태도, 거부적인 태도, 통제적인 태도, 긍정

적인 태도로 제시하였으며, 김성숙(2012)은 일관성 있는 태도, 자율적인 태도, 

의도적인 무관심, 민주적인 태도, 애정적인 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 성환재

(2012)는 민주·자율-권위·통제, 애정·수용-적대·거부로, 이혜진(2012)

은 애착적인 양육태도, 감독형의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서현석(2013)과 정택용(2015)의 경우는 자율과 통제, 성취와 비성취, 합리와

비합리, 애정과 적대로 분류하였으며, 이정숙(2014)은 학대방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과잉보호, 비일관성 등으로 분류하였다. 주정호(2014), 이연숙

(2015),  최윤숙(2016) 그리고 유지연(2017)은 애정적인 태도, 거부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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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율적인 태도, 통제적인 태도로 분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김기은(2016)

은 애정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 독립심 권장 태도, 자율적인 태도, 긍정적 

평가태도로, 정숙회(2016)는 온정적 태도와 과보호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정

윤조(2016)는 민주·자율-권위·통제, 애정·수용-적대·거부, 최진(2016)

은 애정, 학대, 방임, 요구, 관심, 돌봄, 비일관성, 황정련(2016)은 애정적인 양

육태도, 자율적인 양육태도, 성취적인 양육태도, 합리적인 양육태도, 김영숙

(2017)은 애정적인 양육태도, 거부적인 양육태도 등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

연구자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

박정민(2011) 긍정적 평가, 거부적 태도, 애정적 태도, 통제적 태도

김성숙(2012) 일관성 태도, 민주적 태도, 자율적 태도, 애정적 태도, 의도적 무관심

성환재(2012) 민주·자율-권위·통제, 애정·수용-적대·거부

이혜진(2012) 부정적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 애착적 양육태도

서현석(2013) 자율과 통제, 성합리와 비합리, 성취와 비성취, 애정-적대

이정숙(2014) 과잉보호, 비일관성, 감독, 학대방치, 애정, 합리적 설명,

주정호(2014) 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이연숙(2015) 통제적 태도, 자율적 태도, 거부적 태도, 애정적 태도,

정택용(2015) 자율과 통제, 합리와 비합리, 성취와 비성취, 애정과 적대

김기은(2016) 긍정적 평가 태도, 독립심 권장 태도, 수용적 태도,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정숙회(2016) 온정적 태도, 과보호

정윤조(2016) 민주·자율-권위·통제, 애정·수용-적대·거부

최윤숙(2016) 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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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성취지향적, 일관성, 독립성 등을 제시하고 

있고, 부정적인 차원으로는 적대적, 통제적, 비합리적, 비성취적, 비일관적, 과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서 제시된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경민(2010)은 합

리-비합리, 성취-비성취, 애정-적대, 자율-통제를, 김태연(2010)은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를, 이선희(2012)는 방임, 강압, 개입, 논리적 설명, 온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영선(2013)은 애정과 거부, 자율과 통제, 성취와 

비성취, 합리와 비합리, 배주영(2013)은 온정, 방임, 논리적 설명, 강압, 개입 

등을 제시하였으며, 주지영·박성연(2013)은 거부-제재, 온정-수용, 허용-방

임, 강금주(2015)는 합리-비합리,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애정-적대 등을 

제시하였다. 송미라·한기백(2015)은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박미

라(2017)는 합리-비합리,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애정-적대, 이희진

(2017)은 개입, 방임, 강압, 논리적 설명, 온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를 정

리하면 <표 2-2>와 같다.

최진(2016) 요구, 학대, 방임, 관심, 비일관성, 돌봄, 애정

황정련(2016) 성취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합리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김영숙(2017)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유지연(2017) 자율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애정적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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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은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양육태도의 

구성요소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특징은 크게 

돌봄, 수용, 애정 자율 등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강압, 거부, 적대, 방임 등의 부

정적 양육태도로 대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

도에 대한 구성요소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인 ‘애착형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설문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양

연구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요소

김경민(2010) 합리-비합리,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자율-통제,

김태연(2010) 애정적 태도, 통제적 태도

이선희(2012) 방임, 개입, 논리적 설명, 강압, 온정

김영선(2013) 합리와 비합리, 애정과 거부, 성취와 비성취, 자율과 통제

배주영(2013) 방임, 개입, 논리적 설명, 강압, 온정

주지영·박성연(2013) 거부-제재, 온정-수용, 허용-방임

강금주(2015)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 자율-통제, 애정-적대

송미라·한기백(2015) 성취압력, 수용-거부, 자율-통제

박미라(2017) 합리-비합리, 자율=통제,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이희진(2017) 방임, 개입, 논리적 설명, 강압,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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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태도 구성요소를 Schaefer(1959)가 분류한 양육태도에 기초하여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성숙, 2012; 박재학, 2017을 인용하여 재정리).

첫째, 애착형 양육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태도이다. 애착형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자녀

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녀를 가족의 의사결정에 참여 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

녀의 의견도 존중하고 나아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양육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를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함으로써 자녀로 하

여금 자유, 허용, 수용, 능동적, 외향적, 독립적이게 하고 지속적으로 칭찬과 격

려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격적으로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많으며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와 창의성을 보인다.

둘째, 감독형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전제적인 절대 권력을 가졌

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며, 자녀에 대한 따뜻

함이 없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통제

하는 양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억압된 환경 하에서 자라게 된 

자녀들은 순종적이고 유순한 태도를 가지게 되지만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대

부분의 것에 대한 적대감과 불만을 갖게 되고 내면화된 고통과 갈등의 상황에 

빈번하게 직면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에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방

치하는 등 자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과 소홀히 하는 양육태도를 말한

다. 부모는 자녀가 잘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격려가 부족하고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오히려 부각하고 노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

며, 자녀에 대한 꾸중이나 비난이 일상화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부모의 거부

적인 양육방식 하에서 자란 자녀는 불안정한 정서와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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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회 부

적응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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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관적 행복감

1.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의 의의

 ‘안녕’ 이라는 말과 ‘행복’ 이라는 말은 신체적 안녕, 평안한 기분, 마

음 상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의미가 포함된 만큼 인간의 심리를 연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요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행복은 ‘삶의 질’, ‘주관적 

안녕’, ‘심리적 안녕’ 등의 용어로 연구되었다. 행복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

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상태이고 심리적으로 평온하며,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갖는 잘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송정화, 2011).

행복과 관련된 용어는 주관적인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해 왔다. 특히 주관

적 행복감의 개념은 개념 그 자체가 주관적이고 정서적이며 무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되지 못하고 선행연구들에 따라서 주관적 안

녕감, 주관적 복지감,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주관적 행복감이란 “개인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개

인이 스스로의 인생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심리학적 용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지적 혹은 정성적 관점을 중심

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Liu Jingjing, 2017).

사람의 부정적 차원에 연구를 집중한 심리학계에서는 오늘날에는 그러한 추

세에 대한 반성적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미덕과 장점 등 사람의 긍정적인 정서

에 집중하는 경향인 긍정심리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 이

러한 긍정심리학의 대두로 인간의 행복을 의미하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도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주, 2010). 일반적으로 이러한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

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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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학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보다도 개인의 심리적‧성격적인 요소들이라고 하고 있다. 

행복이란 것은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성해 

가고 인지하는 정서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적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도 영향

을 주기 때문에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류덕엽, 2014).

주관적 행복감은 Diener(1984)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행복이

라는 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행복감의 ‘주관적’ 이라

는 용어는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행복감은 긍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그리고 총체적으로 삶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최근에는 모든 학문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Compton, 2005).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상황은 개인들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여건

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행복이란 것은 개인들이 느끼는 부

정적인 것들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좋은 측면을 반영한

다. 셋째, 행복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다

(Diener, 1984). 지금까지 논의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행복에 대해서 “청소년 개인 스스로가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정

서 상태” 를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주관적 행복감의 구성요소

1) 인지적 요소

인지적 요소는 개인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인지적인 측면을 중

시하는 입장이다. 행복은 어떤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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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평가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금의 삶

의 질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스스로 정한 기준과 지금 인식하는 인

생의 환경들이 일치할 때 평가하는 삶의 만족감에 대한 수준” 이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이다(박민정, 2012).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부합한다면 삶의 만족

도는 높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사건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제로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유혜경, 2014).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데, 삶의 만족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

하는 전체적인 인생의 만족”을 말한다(권석만, 2008).

2) 정서적 요소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많은 심리상태” 를 말하는

데 이런 개념은 유쾌한 정서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

적 행복감은 삶이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한 마디로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생활에 대

한 만족과 좋은 정서가 서로 간에 독립적인 차원에서 주관적 행복감을 평가하

는 대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박민정, 2012).

정서적 행복이란 “스스로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타인

들의 일반적인 감정적 평가”를 말한다. 때문에 긍정심리학의 관점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가 양자 간에 개별적이라는 의미를 중요시한다. 

과거의 심리학의 경향은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게 되면 저절로 긍정적인 정서

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우울증처럼 매우 괴롭히는 정서에서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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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

로서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애매한 정서일 뿐이었지 긍정적인 정서가 저절로 나

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되고 긍정적인 정서가 많아진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개별적인 단계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비관주의를 감소시킨다면 

부정적인 정서는 줄어들지만 긍정적인 정서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불행감과 행

복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심리적 절차는 어느 정도 개별적이며, 불행한 정서를 

없애는 방법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유혜경, 

2014).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개인의 창의력과 사고의 확장과 면역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스로의 행복감 증진에 기여한다(Fredrickson, 2001).

부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일으키

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이 많아서 성질을 잘 부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 수준이 낮은 사람은 편안하

고 차분하면서 평화로운 느슨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안성수, 2013)

3. 주관적 행복감의 접근방법

어떠한 것이 행복한 사람을 결정하는 지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것

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상

향이론과 하향이론이다(Compton, 2005; 권석만 2008; 오승영, 2015; 유민

상, 2016).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인데, 이는 인간의 생활을 구성하

는 하위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스스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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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

하고 있다. 이러한 상향적 접근은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인간의 욕구들이 있

으며, 이런 욕구들을 충족하게 되면 주관적 행복감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는 

상상을 기저에 두고 있다. 이에 관련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조건과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생활여건을 구축하는 요소들이 개인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상향적 접근은 사람들이 스스

로의 주관적 행복을 평가할 경우에 다수의 외부 환경 조건들의 상황을 고려하

여 평가를 한다고 가정한다. 이 환경의 조건들은 관계의 수준과 질이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와 소득 수준 등을 포함한다.

둘째, 하향적 접근(top-down approach)으로서 스스로의 성격적인 차이에 

따라서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관심을 나타낼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내부적인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객관

적으로 보이는 조건적 요인보다는 자기통제감, 외향적 성격, 자아존중감, 낙관

성과 같은 성격적 차이가 주관적인 행복감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는 것이다. 하향적 접근은 행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해석하

는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판단한다. 낙관성이나 외향적인 성격 

등이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하향적 접근은 사람들이 

왜 동일한 여건에서도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향적 접근방법에 따를 때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를 포함한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 등이 청소년의 개인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결정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의 

접근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하향적 접근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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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만 13세∼18세의 학교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학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인권보장 간의 관계

를 분석한 박재숙(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생활의 자유보장 및 참여보

장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참여보장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자유보장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주관적 행복감

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구지역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여가생활과 주관

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보경·한상일(2012)의 연구결과를 보면, 일

반청소년의 경우 여가동기와 여가제약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

으며 여가만족 중 신체적 만족을 제외하고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여가동기요인과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

향요인을 분석한 모상현·이중섭(2012)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업스트레스 요

인은 주관적 만족감에 부(-)적인 영향을, 부모관계 및 가족관계 요인은 청소

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긍정정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허재홍(2012)의 연구결과를 보면, 고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분화 

및 관계정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학생 집단에서는 관

계정서가 분화정서보다 더,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분화정서가 관계정서보다 주

관적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김영

숙(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인 이상인 가족 수의 집

단이 4인 미만인 집단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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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하

여, 개인관련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비만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요인은 부의 사회적지지가, 학교관련요인은 학교 참여도가 주관적 안녕감

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박소연·이홍직(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와 함께 생활할수록, 저학년보

다는 고학년인 경우에,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인 

경우, 스트레스가 적고 우울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약물과 인터넷 이용시간이 

적고, 담배와 술을 하지 않을수록,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여가만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김보경·조광익(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경우에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는 높아졌지만 부정적 정서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여가만족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서 여가만족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교환경, 가족환경, 개

인능력의 변수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서재욱·

정윤태(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능력 요인과 가족환경 요인

도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

적 유대가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을 통한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 관계를 분

석한 이경미·한기백(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서 지능이 높은 초등학생일

수록 교우관계에서 협동하고 나누는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높으며 이렇게 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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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행동 경향이 높을수록 행복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

한 정경희(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조공민·이덕남(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적정서에는 사회적 지지, 자아탄

력성 순으로, 부적정서에는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순으로, 삶의 만족에는 스트

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순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광선·이홍직(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

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에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더 높으며, 학교요인 중에서는 일반계 고등학

생인 경우에, 성적이 우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문제행동 요인 중에서는 약물 사용, 흡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주관

적 안녕감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한나·김정선·노승현(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적으로 정서적인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학업성적이 좋고 가계의 경

제수준이 높으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여

학생보다는 남학생일 경우에,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좋으며, 스트레

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신체활동에 열심이고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을수록, 

충분한 잠을 자고 우울하지 않으며, 흡연이나 술, 약물경험을 하지 않을수록 주

관적 행복감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

을 분석한 최주민(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주관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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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 경제수준, 학교생활, 자기만족감, 자아존중감의 경우 평균이 더 높게 나

타났고,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에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업성취, 자

기만족감, 자아존중감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4곳의 1, 2,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인식

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친구관련, 부모관련, 가정환경관련, 학교관련, 학업관

련) 중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장혜진(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정적 생활사건의 하위요인은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

었고, 부정적 생활사건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학업관련 

사건, 부모관련사건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성격 

강점, 자아 존중감의 경향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선희(2016)

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 존중감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성격 장점의 경향은 

주관적 행복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주관적 

행복감은 자아 존중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주거 빈곤기간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간

의 관계와 가족관계, 또래관계, 학교적응이 주거빈곤 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의 관계를 분석한 임세희·김선숙(2016)의 연구결과를 보

면,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원만하지 않은 가족 간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과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

한 장지현(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환경적 특성요인인 교사, 친구, 부모지지

의 사회적 지지와 동네무질서, 근린시설 접근성, 동네만족도, 이웃 간 신뢰의 

지역사회환경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은 환경적 특성 중 사회적지지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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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 긍정 정서에, 환경적 특성 중 지역사회환경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부정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주관적 행복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전대성·김동욱(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게임중독은 청소년

들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정도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인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격 강점이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행복감이 성격 강점과 학교적응 사이에서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홍경아(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격 강점(용기와 초월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학교적

응의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학교규칙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

계에서 부모, 또래, 교사 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서현주·최형아(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중학생에서는 모와의 관계가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에서는 교사와의 관계, 부, 모와의 관계가 학업스트

레스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정민·송수지(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활

동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

중감과 주관적 행복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재연(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업스트레스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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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는 학업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

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의 순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청소년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박정훈(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건강형평성 요인에서 

정서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여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경제상태가 상위

계층일수록,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보다 고등학교 졸업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건강상태 요인에서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경우, 충분

히 잠을 잘 자고, 스스로가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유쾌한 기분이 들 

때,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행위 요인에서 음주경험, 흡

연경험, 약물사용경험이 없을수록, 신체활동을 할수록, 아침식사를 할수록 주관

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송지희(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 활동 참여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참여기간, 

스포츠 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개념의 요인 중 사회적, 정서적 자아개념이, 자아탄력성의 요인인 

감정통제, 대인관계, 낙관성, 활력성, 호기심 등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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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변수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박재숙
(2010)

인권보장,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학교생활의 자유보장과 참여보장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김보경·

한상일

(2012)

여가생활
주관적

행복감

일반청소년-여가동기와 여가제약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여가만족 중 신체적 만족을

제외하고 영향관계가 나타남. 비행청소년-여가동기요

인과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모상현·

이중섭

(2012)

학업스트레스,

부모관계 및

가족관계

주관적

행복감

학업스트레스 변인은 주관적 만족감에 부적(-)인 영

향을, 부모관계 및 가족관계 요인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허재홍

(2012)
긍정정서

주관적

안녕감

관계정서와 분화정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김영숙

(2013)

개인관련·사회적

지지·학교관련

요인,

비만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개인관련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요인은

부의 사회적지지가, 학교관련요인은 학교 참여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소연·

이홍직

(2013)

주관적 행복 수준 측정

여학생의 경우의, 고학년일수록, 양부모와 함께 살수

록,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 수준이 좋을수

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낮을

수록,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술, 담배, 인터

넷, 약물을 적게 사용하면 청소년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음

김보경·

조광익

(2014)

여가만족
주관적

행복감

여가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긍정정서는 높아

지는 반면 부정정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윤태·

서재욱

(2014)

개인능력,

학교환경 변인,

가족환경

주관적

행복감

개인능력, 학교환경 변인, 가족환경, 모두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이경미·

한기백

(2014)

정서적 유대,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주관적

행복감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정

서적 만족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경희

(2014)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공민·

이덕남

(2014)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정적정서에는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순으로, 부적

정서에는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순으로, 삶의 만족에

는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순으로 주관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김광선·

이홍직

(2015)

주관적 안녕감

영향요인

주관적

안녕감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부모와 동거

하고,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 주관적 안

녕감의 수준이 더 높음. 학교요인에서 일반계 고등학

생인 경우에, 성적이 우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더



- 27 -

높음. 문제행동 요인에서 음주, 흡연, 약물 사용을 하

지 않는 경우에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김한나·

김정선·

노승현

(2015)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주관적

행복감

정서적 지지체계가 있으며, 남학생일수록, 고등학생

보다 중학생일 때, 경제상태와 학업성적이 상위계층

일수록, 가족과 함께 동거,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때, 우울하지 않고 수면이

충분하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음주, 흡연 및 약물

경험이 없을수록, 신체활동과 아침식사를 할수록 주

관적 행복감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음

최주민

(2015)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주관적

행복감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업성취, 자기만족감, 자아존중

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

장혜진

(2015)

부정적인

생활사건

주관적

행복감

학업관련 사건, 부모관련사건의 순으로 주관적 행복

감에 영향을 미침

김선희

(2016)

학업적 자기

효능감, 성격

강점, 자아

존중감의 경향

주관적

행복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성격 강점, 자아 존중감의 경향

은 주관적 행복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임세희·

김선숙

(2016)

주거빈곤기간
주관적

행복감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가족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음

장지현

(2016)
환경적 특성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 긍정 정서에, 환경적 특성

중 지역사회환경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부정정서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전대성·

김동욱

(2016)

게임중독
주관적

행복감

게임중독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홍경아

(2016)
성격 강점

주관적

행복감

성격 강점인 용기와 초월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서현주·

최형아

(2017)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학업스트레스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침

김정민·

송수지

(2017)

청소년활동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청소년활동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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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자본과 관련된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측정은 

‘삶의 질(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복지감’, ‘주관적 

행복감’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감을 개념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청소년이 지각한‘주관적 행복감’을 선정하

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박재연

(2017)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주관적

행복감

학업스트레스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친

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의 순으로 주관적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정훈

(2017)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주관적

행복감

건강형평성 요인에서 정서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여학생, 고등학생, 상위계층, 부모님이 고졸일수록,

건강상태 요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

울하지 않을 때, 수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낮을수록, 건강관련행위 요인에서 음주경

험, 흡연경험, 약물사용경험이 없을수록, 신체활동을

할수록, 아침식사를 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음

송지희

(2017)

스포츠 활동

참여

주관적

행복감

남학생과 스포츠 활동 참여집단이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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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자본

1. 청소년 사회자본의 의의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초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강은영, 2016). 

그 후 사회자본은 사회적인 공평성의 문제와 경제적 성장, 그리고 경제적 성장

에 따른 빈곤문제 등의 대안으로 부상한 개념이다. 사회자본이 주목을 받기 시

작하게 된 것은 20C 중반 이후 인적·물적 자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

을 찾기 위하여 연구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최경옥, 2015).

사회과학 분야에서 1980년대부터 부각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인 사회자본

은 그 정의가 불명확하여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사회자본의 기대효과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한상미, 2007).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이란 “개인과 조직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인 관계 하에서 

나타나는 모든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된다. 사회자본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

계를 토대로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되는 공공성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거래비

용을 절약함으로써 자원의 생산성 수준을 제고하고, 인간 간의 신뢰관계를 공

고히 하여 조직과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추욱, 2010). 

사회자본이 인간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나타나며, 무형적인 자산으로서 사

람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찬성하

고 있으나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정의와 특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많은 관점과 시각이 존재한다(한세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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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개념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하성민, 

2013). 

첫째, 개인재산의 관점에서 개념을 제시한 유형인데, 대표적인 연구자인 

Bourdieu  (1983)는 사회자본이란 “조직 내에서 스스로가 이미 구축된 연결

망의 보유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내재적인 

자원들의 전체적인 합” 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스스로가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활용이 충분한 자원으로 보는 

형태이고, 대표적인 연구자인 Coleman(1998)은 사회자본에 대해서 조직이나 

가족 등과 같은 또 다른 주체들의 행위도 아우르면서 개념을 확대시켰다.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이 특별한 사회체계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을 강조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나 정치자유 같은 공적인 제도와 공공재적인 

부문까지 사회자본의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사회자본은 특정

한 스스로에 의해서 발생되어지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으며, 사회적 관계 구축

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대되고 발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성민, 2013).

셋째,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공공재산으로 파악하는 유

형이다. 대표적인 연구자인 Putnam(1993)은 Bourdieu(1983)가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을 사유재의 관점에서 개념을 제시한 반면에 Putnam(1993)은 사회

자본을 인간적 자산 및 관계로부터 집단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사회적인 효과성

의 수준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시켜 주는 사회적 연계망, 규범, 신뢰 등과 같은 

공공재산이 가지는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자본이란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협동과 조정을 하기 쉽게 해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공식조직의 특성” 으로 정의하였다. 인적 자본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라고 한다면 인간 간 또는 인간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연결망 관계에서 

보여지는 공공재산의 성격을 갖는 것을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조남억, 

2008).



- 31 -

이렇듯이 사회자본의 개념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개별적인 연구목적에 따

라서 서로 다르게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념정의가 

사회자본이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며,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서 

사람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

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이인자, 2011).

사회자본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인간적 자본과 물리적·경제적 자본과

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유하면서도 이러한 자본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적인 특성

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경훈 외 2인, 2012). 사회자본은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사람들의 모든 사회활동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특정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둘째, 전제조건으로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토대로 합리적인 규범을 요구

하고 있으며, 셋째, 필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활동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

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경제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섯째, 악순환 또는 선순환하는 모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들의 사회의 비공식적 활동이나 공식적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

을 끼치며,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축적되고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학교 내에서 그리고 어떠한 

특정지역 안에서 생겨나며, 인간관계에 의해서 상호 간의 작용이 기본적인 구

성요소로 필요하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과 같이 문화적 자본이

나 인적 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무형의 자원들을 사회자본의 의미로 개념화

할 수 있다(김경식 외 2인, 2009).

2) 청소년 사회자본의 개념

청소년기에 보여지는 일반적인 심리·사회적인 특징은 자아정체성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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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립의 요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적 변화이다. 청소년기에 직면하면 외

부사물이나 타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내면에 대

해서 성찰하기 시작하여 자아의 존재와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아형성의 독립화

를 추구한다. 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의존하였던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스

스로의 판단과 책임을 수반한 독립된 행동을 시도한다. 이러한 독립심과 자아

의식의 발달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감이 약화되고 자립적인 인

간관계 유지가 가능한 친구나 동료집단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청

소년 시기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선택한 친구와 상호 수평적인 차원에

서 스스로의 내면적인 생활에 대해 의견을 상호 간에 교환하는 친구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발전하고자 시도하는 청소년이 

기성세대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청소년 스스로의 이상과 가치가 부합하지 않은 

어른들의 가치와 관습 등을 강요당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주체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와 영역을 만들어 간다(박민정, 2012).

사회자본의 기본적인 특징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회

자본은 태도의 기대나 책임감, 집단 내의 높은 결속으로부터 진화된 신뢰, 스스

로가 더 많은 정보를 갖도록 지원해 주는 의사소통의 채널, 특별한 행동을 높

여 주거나 통제하는 강제력과 규범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청소년의 경우, 

특정한 청소년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사회와 학교 

같은 여러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만일 어떤 청소년이 가

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과 견고한 신뢰관계와 넓은 인간

관계를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청소년은 수준 높은 사회자본을 갖게 될 것이다

(최응렬·공태명, 2011).

사회자본은 사람들이 소속하고 있는 가족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등 다양

한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의 시스템 

안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고 상호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자본을 내면화하고 유지해 나간다. 지역사회나 학교, 가족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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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축된 참여수준, 네트워크, 신뢰는 그 청소년에게 많은 기회와 선택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최경

옥, 2015).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능동적인 시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

소년기부터 사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회자본

을 축적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 부모나 주변 환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와 같이 비제도적 사회자본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조남

억, 2008).

청소년 사회자본의 특징은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과는 다르게 특정한 

조직의 구성원들 간에 연결망 형성에 의해서 촉발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복

합적인 관계의 특성을 지닌 자본으로 다른 자본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청소

년의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학교 등 많은 집단 내와 어떠한 특별한 지역 내에서 

나타나며, 각각의 인간관계 내에서 발생하며 그 관계에 의해 상호 간의 활동이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요구된다(김경식·최성보·이현철, 2009).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발생은 지역사회, 학교, 가정 내에서 시작되고 인간들과

의 교류 속에 상존하며 교류에 의한 상호작용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가족 뿐 아니라 학교, 친구관계 등 다양한 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자본은 청소

년의 학업성취나 지적발달 측면뿐만 아니라 비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유경아·김병수, 2017).

사회자본은 사회와 자본의 개념을 합친 통합적 개념으로 스스로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개인과 조직의 사회적 자원과 능

력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나 도전을 극복하는데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사회자본의 긍정

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서 두 개의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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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는 자원이자 능력으로 보는 것이 한 차원이다. 둘째, 사회자본을 

협력과 상호 간의 조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집단자산이자 

핵심적 역량이라고 보는 차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그 청소년에게 

한정되어진 자원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청소년이 인간적·사회적인 관계를 통

하여 얻게 되는 필요한 자원이자 집단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구축되는 공공

재라고 할 수 있다(하성민, 2013).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자본은 가족의 규범과 사회의 규범에서 혼돈을 경험

하는 시기에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틀 속에서 친구 혹은 학급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여 집단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통해 공식적인 정보보다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비공식적인 정보와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청소년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구혜영·심

진숙, 2014).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다뤄지는 

것이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이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사회자본에 대한 주

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Bourdieu(1986)는 네트워크와 호혜성을 제시하였

고, Coleman(1988)은 신뢰와 호혜성을 제시하였다. Putnam(1993)은 신뢰와 

네트워크, 그리고 호혜성을 제시하였고, Portes(1998)는 신뢰, 네트워크, 호혜

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국내의 연구자들도 

사회자본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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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호혜성을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최희숙(2006), 한상미(2007), 이상돈(2009), 송승숙(2013)은 네트워크, 호

혜성, 신뢰를 제시하였고, 문유석·허용훈·김형식(2009)은 규범, 신뢰, 네트

워크, 호혜성, 안병일(2009)은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민주시민의식, 임

우석(2009)은 신뢰로서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참여는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공식적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조남억

(2009)은 신뢰로서 개인 신뢰와 제도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로서 사적 네트워

크와 공적 네트워크, 참여, 박대우(2010)는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참여, 홍

성모(2011)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변수로 사용하였

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에 대해서 간

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network)

사회자본이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구조에 속해 있는 자원이라고 볼 때 겉으

로 나타나는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는 다르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 왔으며, 특정 목적에 대한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김경식 외, 2009).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Network)이다. 네트워크는 연대 정도와 개방성 그리고 폐쇄성

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인간들은 어떠한 특정한 형태의 네트

워크에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에 

중복적으로 소속하게 된다(임선영, 2015).

네트워크는 폐쇄적인지 또는 개방적인지, 내부의 힘이 약한지 또는 강한지, 

권위의 방향이 수평적인지 수직적인지, 그리고 네트워크의 발생 종류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반면에 특정인에게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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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된다(최경옥, 2015).

이러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이

동원, 2009). 첫째,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를 지닌 집단이 개별성을 보유하면

서 서로 간에 신뢰를 기본으로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계시스템을 구

축하여 유지하는 과정이다. 둘째, 네트워크는 호혜성과 상호 간의 의존성이 강

조되고 서로 간 관계의 흐름이 중시 되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적

을 성취하기 위하여 밀접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조

직은 고유한 자신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

(2) 신뢰(trust)

Putnam(1993)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였

다. 신뢰(trust)는 상대방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서 상대방이나 스

스로에게 반드시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확실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Coleman, 1988). 

신뢰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신뢰가 있는 경우에 행위자들 간

의 감시나 통제비용을 아낄 수 있기도 하며, 사회적 협력과 안정, 그리고 협력

을 높여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사회자본의 결과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신

뢰를 사회자본의 결과에 치중하는 것보다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신뢰가 없게 된다면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신뢰를 

기본으로  하여 네트워크나 규범이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의 수준이 높

아질 수도 있으나 신뢰가 없게 되면 이들이 형성될 수 없다(백봉렬, 2011).

(3) 호혜성(reciprocity)

호혜성(reciprocity)이란 “상대방에게 특정한 것을 받게 되면 받은 만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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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장래에 보답을 기

대하면서 상대방에게 기여를 하는 행위” 이다. 호혜성은 도덕적 의무와 규범

과 가치를 토대로 하는 상호형태이기 때문에 호혜성적인 차원에서 곤란에 빠진 

타인을 돕는 행동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임선

영, 2015).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규범, 호혜

성, 신뢰 등을 특징으로 하고 협력과 조정을 쉽게 하는 개인적인 자원이자 집

합적인 자원의 전체로서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한

다. 사회자본의 양적 수준인 수평적 관계는 사회적 연결망 또는 네트워크의 규

모를 의미하고, 질적 수준인 수직적 관계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 호혜

성, 신뢰의 수준을 의미한다 하겠다(이인자, 2011).

2) 청소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청소년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유

대감, 신뢰, 규범, 협력 등 사회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요인, 가족요인 등 다양한 체

계라 할 수 있는 생태체계적인 부분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임선영, 2015). 

Coleman(1988)은 청소년의 사회자본을 가족 내 사회자본과 학교와 지역사

회의 개념이 포함되는 가족 외 사회자본으로 분류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은 

가족 구성원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구축되는 자본을 말한다. 가족구조

는 가족 사회자본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부모의 기대와 관

심이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자녀들에게 사회자본으로 구축된다. 학교 사회자

본은 친구나 교사와의 인간관계 또는 상호 간의 긍정적 작용과 기대에 의해서 

구축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 참여나 주민들끼

리의 관례, 지역사회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사회자본으로 축적된다(최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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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가족 사회자본, 학교 사

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가족 사회자본

가족 사회자본(family social capital)은 가정에서 부모의 존재여부, 형제와 

자매의 구성 수 등과 관련되는 구조적인 요인과 부모와 아이들 간의 상호유대

와 신뢰 등의 교류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 사회자본의 주를 이루는 것

은 부모와 아이 간 상호유대와 신뢰를 기초로 하는 관계적 요인이다. 구체적으

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양육태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부

모의 관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연보라, 2016).

가족 사회자본은 가족들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가족 단위에서 형성되어 

부모가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주는 자본으로 사회자본의 하위 개념이

라 할 수 있다(최웅, 2008). 따라서 가족 사회자본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에서 대표적인 것은 부모․자녀관계 변인이다.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발달과 정서

적인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주체이다. 즉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관계는 가족 사회자본의 핵심이 된다(최경옥, 2015).

가족 사회자본은 주로 가족 개인들 간의 관계 및 신뢰, 상호작용, 유대, 규범 

및 통제를 기본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연결망을 통해 자원의 동원 가능성

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미시적 차원의 분석으로 볼 수 있다(최웅, 2008).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가족 사회자본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 학교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학생

의 발달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이후 전개되

는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연보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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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부모의 인적자본이 부족한 경우라도 사회자본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서 

아이에 대한 가족의 사회자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때문에 가족의 사회자본은 우선적으로 가족구조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수준과 어른들의 지지, 어른들의 관심과 지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된다(최경옥, 2015). 이러한 청소년의 가족 사회자본은 심리적 

안정감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래

의 외부 위협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동인으로 작동하게 되어 위험요

인의 영향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아영아·전명숙, 2017).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이재영·공태명(2010)은 

부모의 관여, 부모에 대한 신뢰, 김선숙·김예성(2011)은 가족구조, 부모의 가

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자기효능감, 부모와 자녀관계, 이미라·박미정

(2012)은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사교육 여부, 청소년의 생활통

제, 서정아(2013)는 시간투자로써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심리적 

자원으로써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친구들에 대

한 부모의 태도, 양육방식으로는 부모와 자녀관계, 장혜진(2014)은 부모 자녀

관계와 부모관여요인을 선정하고 부모관여요인으로는 부모감독, 학교관여, 학구

적 사회화, 김성경(2015)은 긍정적 양육태도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김찬

룡·박문수(2015)는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 신뢰, 어머니 신뢰, 박재근(2015)

은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임선영(2015)은 부모와 자녀관계로서 

부모감독과 부모애착, 박은정·이유리·이성훈(2016)은 부모의 양육태도, 연보

라(2016)는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교육지원, 기대교육수준, 천정웅·박선희

(2016)는 부모와 자녀 간 신뢰, 대화, 지원, 백혜영(2017)은 주 양육자의 교

육 참여, 부모 자녀 관계, 부모 감독, 한세리(2017)는 가족의 관계적 동조, 부

모의 양육태도, 부모 간 네트워크, 부모의 학교기반 교육관여를 선정하여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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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자본 중 가족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에 대한 선행연

구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가족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가족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이재영·공태명

(2010)
부모의 관여, 부모에 대한 신뢰

김선숙·김예성

(2011)

가족구조, 부모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자기효능감, 부모와 자녀

관계

이미라·박미정

(2012)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 청소년들의 사교육 여부, 청소년의 생활통제

서정아(2013)

시간투자로써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심리적 자원으로써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양육방식으로는 부모와 자녀관계

장혜진(2014) 부모와 자녀관계, 부모관여요인- 부모감독, 학교관여, 학구적 사회화

김성경(2015) 긍정적 양육태도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김찬룡·박문수

(2015)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 신뢰, 어머니 신뢰

박재근(2015)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임선영(2015) 부모와 자녀관계-부모감독과 부모애착

박은정·이유리

·이성훈(2016)
부모의 양육태도

연보라(2016) 기대교육수준,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교육지원

천정웅·박선희

(2016)
부모와 자녀 간 신뢰, 대화, 지원

백혜영(2017) 부모 감독, 주 양육자의 교육 참여, 부모 자녀 관계

한세리(2017)
가족의 관계적 동조,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교 기반 교육관여,

부모 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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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사회자본

학교라는 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구성원들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집단과는 구별되

는 집단이다(김경식 외, 2009).

학교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좋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이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구축된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될수

록 학교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과 학교조직에서 제공하는 물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전달된다. 특히 학교의 구조적 

사회자본은 가계가 곤란하고 가족으로부터 학업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

생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의미가 있다(한세리, 2017).

학교 내 사회자본(school social capital)은 대체로 구성원 간의 관계, 규범

이나 기대와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 사회자본은 학교마다 개별적인 차

이가 있게 되고 그 차이가 결국 학생들의 학습결과의 차이를 낳게 된다(이정

선, 2001).

학교 내에서 사회자본은 관료적 학교조직과 상반되는 상호 우호적인 학교조

직을 형성함으로, 그리고 가족-학교-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범과 기대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

의 교육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정선, 2001).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 학교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선행연구에서 학교 사회자

본의 하위요인으로 이인자(2011)는 학교구조(학교의 학업에 대한 강조도, 교

사의 수업열의 정도, 학교의 분위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관계(부모의 학부

모 모임, 학생이 학교동아리에 가입정도, 교사와 부모의 상담정도, 교사와 학생

이 교실 밖에서의 대화정도), 이재영·공태명(2010)은 교사에 대한 신뢰, 학교

에 대한 신뢰, 최응렬·공태명(2011)은 교내 단체활동 참여,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이현청·김근진(2014)은 교우관계, 교사 간 관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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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2015)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 교우관계, 김찬룡·박문수

(2015)는 학교생활 신뢰, 친구 신뢰, 박재근(2015)은 교사관계, 또래관계, 임

선영(2015)은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연보라(2016)는 심리적 지지, 

교사관계, 교사의 존재, 친한 친구 수, 차별 경험, 교우관계, 천정웅·박선희

(2016)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 학교에 대한 기대, 고혜주(2017)는 학교

규범, 지역사회 인식, 교내 동아리 참여비율, 박은정·이유리·이성훈(2016)은 

친구관계, 교사관계, 동아리활동 참여, 한세리(2017)는 학교-지역사회 간 협

력, 학교 내 상호관계, 학교의 관계적 동보, 학업중심 학습목표, 학교 내·외의 

자원 활용 등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자본 중학교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2-5>와 같다.

<표 2-5> 학교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학교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이인자

(2011)

학교구조-학교의 분위기, 학교의 학업에 대한 강조도, 교사의 수업열의 정

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관계-학생이 학교동아리에 가입정도, 교사와 학

생이 교실 밖에서의 대화정도, 교사와 부모의 상담정도, 부모의 학부모 모

임 등의 참석여부

이재영·공태명

(2010)
교사에 대한 신뢰, 학교에 대한 신뢰

최응렬·공태명

(2011)
교내 단체활동 참여,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이현청·김근진

(2014)
교우관계, 교사 간 관계,

김성경(2015)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 교우관계,

김찬룡·박문수

(2015)
학교생활 신뢰, 친구 신뢰,

박재근(2015) 교사관계, 또래관계

임선영(2015)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연보라(2016)
심리적 지지, 교사관계, 교사의 존재, 친한 친구 수, 차별 경험, 교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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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사회자본

현실적으로 가족구조의 해체에 따른 원활한 가족기능의 미작동과 학교 또한

입시 위주의 분위기로 인하여 메말라가는 요즘에 청소년에게 지역사회가 미치

는 환경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최경옥, 2015).

지역사회 사회자본(community social capital)은 청소년에게 직접적·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을 둘러싼 다른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최경옥, 2015).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회구성원 간의 연결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

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개인적 차원

을 넘어서 지역사회, 학교, 가족의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간의 작용을 

통해서 구축된다.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청소년에게 많은 지역단체들과 다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며 해당 구성원들과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공유하며 

상호교류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박주현, 2017).

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청소년 관련기관을 

이용하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이웃들과 상호 교류한다.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호혜성, 규범, 신뢰 등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에게 내면화 되고 구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구축된 사회자본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천정웅·박선희

(2016)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 학교에 대한 기대

고혜주(2017) 학교규범, 지역사회인식, 교내 동아리 참여비율

박은정·이유리·

이성훈(2016)
친구관계, 교사관계, 동아리활동참여

한세리

(2017)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학교 내 상호관계, 학업중심 학습목표, 학

교의 관계적 동조, 학교 내·외의 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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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공동체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된다. 청소년

들의 생활은 지역사회의 여건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자본은 기

본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자본은 무형의 것이기 때문

에 추상적이지만 청소년의 경험과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신

뢰와 좋은 이미지를 기본으로 사회자본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자본과 청소년에게 내재화된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

며,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청소년에게 사회자본이 내재화 되고 구축될 수 있도

록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최경옥, 2015).

사회적 연결의 유무는 유대망 내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도 하고 관계

를 새롭게 설정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연결이 세대 간에 걸쳐

서 지속될 때, 사회자본은 더욱 공고히 된다. 왜냐하면 체계 내의 각 개인들은 

동일 체계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정 부분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세대 간 연결은 효과적인 규범을 유지하는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신뢰를 창

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신뢰가 곧 의무와 기대, 그리고 제재의 설

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자녀들의 학습을 진작시킨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자

녀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겠다(이정선, 2001).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 지역사회 사회

자본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이재영·공태명

(2010)은 이웃 간의 유대, 이인자(2011)는 지역사회구조(거주하는 지역과 같

은 동네의 학교로 다니는지, 지역시설 만족도, 대선투표율),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종교단체 참여정도, 사회단체 참여정도, 부모가 친구의 부모를 

아는지, 일학년 이후 이사 횟수), 전경하(2012)는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공동

체 의식, 서정아(2013)는 공동체적 효능감(공동체 의식과 거주지역에 대한 인

식), 박재근(2015)은 이웃관계의 수준, 동아리 참여 여부, 임선영(2015)은 공

동체 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박은정·이유리·이성훈(2016)은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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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지역사회 인식, 체험활동 참여, 천정웅·박선희(2016)는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신뢰, 박주현(2017)은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자본 중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은 <표 

2-6>과 같다.

<표 2-6>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3. 청소년 사회자본의 영향요인

청소년 사회자본을 결과 변수로 사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 선교단체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참여활동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미혜(2011)의 연구결과를 보면, 종교단체 참

연구자 지역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이재영·공태명

(2010)
이웃 간의 유대

이인자

(2011)

지역사회구조-사는 지역과 같은 동네의 학교로 다니는지, 지역시설 만족

도, 대선투표율,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일학년 이후 이사 횟수,

부모가 친구의 부모를 아는지, 종교단체 참여정도, 사회단체 참여정도

전경하(2012)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공동체 의식

서정아(2013) 공동체적 효능감-공동체 의식,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박재근(2015) 이웃관계의 수준, 동아리 참여 여부

임선영(2015)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박은정·이유리·

이성훈(2016)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체험활동참여

천정웅·박선희

(2016)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신뢰

박주현(2017)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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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요소 중에서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여건과 참여수준이며, 

호혜적 규범을 이루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자원봉사활동, 학교클럽

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교류협력활동)과 사회자본(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

크) 간의 관계를 분석한 하성민(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사회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만족도, SNS참여도, 집단활동참여도, 

대인관계친밀도 등의 요인들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구혜영·심진

숙(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봉사활동만족도, SNS참여도, 집단활동참여도, 

대인관계친밀도의 모든 변수는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참여와 가족 사회자본, 학

교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찬룡·박문수(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적극적 신체활동 참여는 가족 사회자본 형성과 학교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취약성과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자

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임선영(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에 대

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요인 중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

의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 중 결과변수로서의 사회자

본은 <표 2-7>과 같다.

<표 2-7> 청소년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변수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김미혜

(2011)

청소년의

종교참여활동
사회자본

종교단체 참여요인 중 참여여건과 참여수준

이 사회자본의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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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사회자본의 효과

청소년 사회자본을 영향요인으로 사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족·학교·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청소년 일탈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재

영·공태명(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 사회자본에서는 부모의 관여가, 학

교 사회자본에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낮춰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모신뢰와 교사신뢰 그리고 이웃유대는 일탈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인터넷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

영글·김아래미·김주일(2011)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

은 부모, 친구, 교사와의 사회 관계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였고, 학습목적을 위

한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 사용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관계목적의 인터넷 사

용은 인터넷 사용시간을 증가시켰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인자

(2011)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와 가족 사회자본의 과정, 학

교 사회자본의 과정, 지역 사회자본의 과정만 직접적·간접적으로 교육성과에 

하성민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사회자본

사회참여활동이 사회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구혜영·심진숙

(2014)

봉사활동만족도,

SNS참여도,

집단활동참여도,

대인관계친밀도

사회자본
독립변수 모두는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침

김찬룡·박문수

(2015)
신체활동참여

가족, 학교

사회자본

적극적 신체활동 참여는 가족 사회자본 형성

과 학교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임선영

(2015)

지역사회

취약성과

다양성

사회자본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에 관한 인식, 공동

체 의식이 청소년의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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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 사회자본과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서정아(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 사회자본과 관련

해서는 방임과 학대를 조금만 경험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 등에 대해

서 관심을 가지고 잘 알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높았다. 그리고 지

역사회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공동체 의식이 높은 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 수

준은 높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격차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백병부·김정숙(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교사와 학생 관계만이 영

어와 수학 과목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

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사회자본과 중학교 학업성취도(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현청·김근진(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 

내 사회자본 변인 중에서 교우관계는 수학, 영어, 국어과목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사 간 관계는 영어와 국어과목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을 분석한 김성경(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에는 가족사회자본이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사

회자본이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보라(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 사회자본으로서 부모와 자녀 

관계와 학교 내 사회자본으로서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는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계층별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진로정체

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은정·이유리·이성훈(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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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소득계층의 경우는 학교 사회자본인 교사관계가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상층의 경우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인 지역사회 인식이 

진로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천정

웅·박선희(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 지역사

회 사회자본의 요인들 모두는 인권의식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

를 분석한 고혜주(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개인 사회자본 변수 중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학교 사회자본 변수는 학교의 학교규범이 낮을수록 청소년 비

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가족과 학교의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한세리(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가족의 구조적 사회자본인 부모와 학교의 관여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영향을 주었고, 가족과 물적·물적 자원을 전달하는 사회자본인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의 사회자본인 학교 내·외의 자원 활용은 고소득층 학생의 학

업성취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 중 영향요인은 <표 2-8>

과 같다.

<표 2-8> 청소년 사회자본의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변수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재영·공태

명(2010)

가족·학교·

지역사회

사회자본

청소년

일탈행동

가족 사회자본에서는 부모의 관여가, 학교 사회자

본에서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청소년의 일탈행동

을 낮춰 주는 변수임

이영글·김아

래미·김주일

(2011)

청소년의

사회자본

인터넷

사용

친구, 교사,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낮을수

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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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

(2011)
사회자본 교육성과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와 가족 사회자본의 과정, 학

교 사회자본의 과정, 지역 사회자본의 과정만 직·

간접적으로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이미라·박미

정(2012)

가족

사회자본

청소년

지위비행

가족 내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낮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서정아

(2013)

가족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가족 사회자본의 방임과 학대를 적게 경험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친한 친구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

지고 잘 알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높

음.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공동체 의식이 높은 청소

년이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높음

백병부·김정

숙(2014)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

격차

청소년의 교사-학생 관계만이 영어와 수학 과목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켜 주었음

이현청·김근

진(2014)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

도

학교 내 사회자본 변인 중 교우관계만 학업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성경

(2015)
사회자본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

가족사회자본과 학교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연보라

(2016)
사회자본

학교생활

적응

부모와 자녀 관계와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는 학

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박은정·이성

훈·이유리

(2016)

부모

소득계층별

사회자본

진로

정체감

하층 소득계층의 경우-교사관계가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에 정(+)적 영향, 상층의 경우-지역사회인식

이 진로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미침

천정웅·박선

희(2016)
사회자본 인권의식

가족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

의 요인들 모두는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침

고혜주

(2017)
사회자본

청소년

비행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학교의 학교규범이 낮을

수록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한세리

(2017)

가족과

학교의

사회자본

학업성취

부모의 학교 관여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 향

상에 기여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의 구조적

사회자본인 학교 내·외의 자원 활용은 고소득층 학

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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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를 분석한 김경민(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주

관적 행복감(정적 정서안녕과 부적 정서안녕)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학생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유혜경(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어머니 양육태도, 학교

성적을 제외하고 아버지 양육태도, 가족 지지, 외모만족도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 애착은 청소

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영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고생

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송미라·한기백

(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주관

적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이슬·홍혜영 (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심리

적 통제는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유신애(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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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애착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부모 애

착과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관

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모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박미라(2017)의 연구결과를 보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

도와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의미 있는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변수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 태도

주관적

행복감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정적 정

서안녕과 부적 정서안녕)에는 상관관계가 있음

유혜경

(2014)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주관적

행복감

아버지 양육태도, 가족 지지, 외모만족도, 또래애착,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송미라·

한기백

(2015)

부모의

양육태도

주관적

행복감

부모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

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김이슬·

홍혜영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통제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신애

(2016)
부모애착

주관적

행복감

부모애착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

관계,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관계, 자아탄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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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서 그동

안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개의 중학교와 3개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구조적 특성은 사회적 관계의 유형별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 빈도를, 기능적 

특성은 사회적 관계의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갈등)과 주관적 행복감(삶

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간의 관계에 대한 이은주(2011)의 연

구결과를 보면,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

보면 삶의 만족도에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규모가 긍정적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갈등은 부정적 정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유형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민정(2012)

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학생 본인과 친구, 학교 선생님, 사교육 선생

님, 아버지, 어머니 등의 관계)와의 관계가 양호하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수준

은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수준의 차

이에 대해서는 실내외활동 다양형과 적극적 여가참여형의 주관적 행복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관계,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음

박미라

(2017)
부모 양육태도

주관적

행복감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54 -

19∼24세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수준에서 측정되는 사회자본(비공식 적

인 집단 관계망, 공식적인 집단 관계망, 정부 조직신뢰, 사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규범, 사회적 대인신뢰)이 주관적 복지감(정서적 측면인 행복감과 인

지적 측면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정아(2013)의 연구 결과 

먼저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모두에서 공식적 집단 관계망을 제외하고 규범, 사

회 조직신뢰, 사적 대인신뢰, 정부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사회적 대

인신뢰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개인수준에서는 공식적 집단 관계망, 사회 조직신뢰, 

사회적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사적 대인신뢰, 정

부 조직신뢰, 비공식적인 집단 관계망, 규범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향상되

었으며, 국가수준에서는 공식적 집단관계망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지만, 정부 조직신뢰, 사회적 대인신뢰, 규범, 사회 조직신뢰, 비공식적 집

단 관계망, 사적 대인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참여를 통한 청

소년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정무

성·김은아(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사회자

본이 양호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가족사회자본과 사회관계 및 문

화자본과 농촌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장혜진

(2014)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부모자녀관계, 부모감

독, 학교관여, 학구적 사회화 중 부모자녀관계와 학교관여만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아동·청소년의 정

서와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박재근(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자본 중 형제자매관계, 교사관계, 이웃유대, 이

웃규범은 부분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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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학생 집단에서는 부모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요

인을 분석한 이홍직(2016)의 연구결과를 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남

학생인 경우에, 저학년 학생이,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 성적이 우

수한 경우에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요인 중에서는 가

족신뢰와 학교신뢰가 높은 경우, 의논상대가 있는 경우에,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 권리에 대한 보장을 인식하고 있을수록, 인권 

감수성과 태도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1, 2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내적 발달자

산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구조관계를 분석한 박주현(2017)의 연구결과를 보

면,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

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변수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은주

(2011)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갈등은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긍정적 정서에, 사회적

갈등,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박민정

(2012)
사회적 관계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관계가 양호할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수준

은 높게 나타났음

서정아

(2013)
사회자본

주관적

복지감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모두에서 공식적 집단 관계망을

제외하고 사적 대인신뢰, 비공식적 집단 관계망, 사회

적 대인신뢰, 사회 조직신뢰, 정부 조직신뢰,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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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평가

지금까지의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학교 사회자본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서

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

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인 정적. 정서안녕과 부적 정서

안녕과 상관관계가 있음은 물론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다른 

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

과는 사회자본 중 가족 신뢰와 학교신뢰가 높은 경우와 사회적 관계가 좋을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정무성·

김은아

(2013)

문화자본,

사회자본
삶의 질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침

장혜진

(2014)

자기효능감,

가족사회자본,

사회관계,

문화자본

학업성취

와 삶의

만족도

부모자녀관계와 학교관여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박재근

(2015)
학교폭력

아동·청소

년의 정서

초등학생 집단-형제자매관계, 교사관계, 이웃유대, 이

웃규범은 삶의 만족도에, 중학생 집단-부모관계가 삶

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이홍직

(2016)

주관적

행복감

영향요인

주관적

행복감

사회자본 중 가족 신뢰와 학교신뢰가 높은 경우, 의논

상대가 있는 경우,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청소

년의 참여 권리에 대한 보장을 인식하고 있을수록, 인

권감수성과 태도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주관적 행복감

이 더 높게 나타났음

박주현

(2017)

내적 발달자산,

지역사회자본

주관적

행복감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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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그리고 학교 사회자본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

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가족 내적인 차원과 사회자본 중 가족 외적 

차원인 학교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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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의 정립과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의 정립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변수들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의 사회자본 그리고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수로서 애착형 양육태

도, 감독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주관

적 행복감을 선정하였으며, 조절변수인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학교 사

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서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하고, 조절변수인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

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있어 조

절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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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요인과 청소년의 사회자본요인, 그리고 청소

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각 변수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 자료

는 부족하였지만 이하의 연구 가설들에서 보듯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논거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의 사회자본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1. 애착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2. 감독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3.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

가설 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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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1. 애착형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2. 감독형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3. 부정적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

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영향관계가 있다(김용국, 

2009; 2009; 김경민, 2010; 김태연, 2010; 김영선, 2013; 배주영, 2013; 최

주영, 2014; 강금주, 2015; 박미라, 2017; 이희진, 2017)는 선행연구의 결과

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

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애착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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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감독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부정적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 청소

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과 영향관계가 있다(이은주(2011; 박민정, 

2012; 서정아, 2013; 정무성·김은아, 2013; 장혜진, 2014; 박재근, 2015; 

이홍직, 2016; 박주현, 2017)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할 경우 청소년의 사회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과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학교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1. 교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2. 친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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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3-2-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2. 공동체 의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일차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자녀의 사회화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의 양

육태도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은 물론 그들의 행복감의 가

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자녀의 사회화 형성의 과정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 외적인 차원에서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사회 자본들은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

여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조

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4-1.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2.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

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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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1. 변수의 조작화

1)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란자녀가 청소년기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보유하면서 자녀를 양

육하는 부모의 행동특성으로 정의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인 애착형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들에 대한 설문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사용하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의 학교 사회자본이란학교 내에서 청소년 개인을 둘러싸고 있

는 구성원인 교사와의 관계와 친구들과의 우호적인 인간관계로 정의한다. 

학교 사회자본과 관련된 변수인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을 사용하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학교 사회자본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

다.

3) 지역사회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이란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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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식”으로 정의한다.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관련된 변수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문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사용하

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4)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행복감이란청소년 개인 스스로가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정의한다. 

주관적 행복감을 묻는 설문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을 사용하며 변수에 대한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 설문의 구성과 측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항목구성에서 도출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착적 양육태도 4개 문항, 감독형 양육태도 4개 문항, 부정적 양육태도 4개 

문항, 학교 사회 자본은 교사와의 관계 3개 문항, 친구와의 관계 3개 문항, 지

역사회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6개 문항, 공동체 의식 4개 문항, 주

관적 행복감 3개 문항 등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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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지 구성

변 수 설 문 문 항 문항수

부모의

양육

태도

애착형

양육

태도

-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편임

-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편임

-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시는 편임

- 나에게 칭찬을 잘해 주시는 편임

4

감독형

양육

태도

- 내가 일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아시고 있음

-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고 있음

-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아시고 있음

3

부정적

양육

태도

- 나의 잘못이 있을 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심하게 혼내시

는 편임

-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폭언을 하신 적이 많은 편임

-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신체에 멍과 상처를 남길 정도로

나를 심하게 때리신 적이 많은 편임

- 나의 잘못이 있을 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만 하

시는 편임

4

학교

사회

자본

교사와

의 관계

-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함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함

-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가움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신는 편임

4

친구와

의 관계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림

-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함

- 내 짝꿍이 준비물이나 교과서를 안 가져왔을 때 빌려주거나

함께 보여줌

- 놀이나 활동시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줌

4

지역

사회

사회

적

자본

지역사

회에 

대한 

인식

-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음

- 나는 거리에서 우리 마을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함

- 우리 마을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함

- 나는 우리 마을이 안전하다고 느낌

-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음

- 나는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음

6

공동체 

의식

-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음

-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봉

사활동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나라를 돕기 위해 후원

금을 낼 수 있음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4

주관적 행복감

- 나는 사는 게 즐거움

-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음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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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 지

역사회 사회자본,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중1 패널 자료는 2010년도부터 전

국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 2,351명의 학생을 원 표본으로 하여 2016학년도

까지 7차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15학년도의 6차 조사대상 

중 성별에 결측치가 있으면서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295명

의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2,056명에 대한 응답결과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부모의 학력

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구성 형태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041명으로 50.6%이고, 여자가 1,015명으로 49.4%를 차

지함으로써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부의 학력수

준은 고졸이 752명으로 41.8%, 대졸이 720명으로 40.1%, 전문대 졸이 179

명으로 10.0%, 대학원 졸이 81명으로 4.5%, 중졸 이하가 65명으로 3.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967명으로 52.7%, 대졸이 570명으로 

31.0%, 전문대졸이 211명으로 11.5%, 중졸 이하가 56명으로 3.1%, 대학원 

졸이 32명으로 1.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모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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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 수준이 1,293명으로 

62.9%, 약간 못 사는 편이 272명으로 13.2%, 약간 잘 사는 편이 256명으로 

12.5%, 잘 사는 편이 118명으로 5.7%, 못 사는 편이 88명으로 4.3%, 매우 

못 사는 편이 15명으로 0.7%, 매우 잘 사는 편이 14명으로 0.7%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 수준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 형태는 양친 부모가 1,714명으로 72.9%, 양친 부모가 아

님이 247명으로 27.1%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족구성 형태는 양친 부모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비 율(%)

성 별
남학생

여학생

927

954

49.3

50.7

학

력

부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 졸

대 졸

대학원 졸

65

752

179

720

81

3.6

41.8

10.0

40.1

4.5

모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 졸

대 졸

대학원 졸

56

967

211

570

32

3.1

52.7

11.5

31.0

1.7

가정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잘 사는 편

약간 잘 사는 편

보통 수준

약간 못 사는 편

못 사는 편

매우 못 사는 편

14

118

256

1,293

272

88

15

0.7

5.7

12.5

62.9

13.2

4.3

0.7

가족구성

형태

양친부모

양친부모가 아님

1,714

247

72.9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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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중1 패널자료에 대해서 SPS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방법으로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를 사용하여 설문문

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설문문항들이 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적

재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셋째,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상관관계분석, 변수 간의 영향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사

회자본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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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측정도구 검증

1. 타당도 분석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축 회전방법은 직각회전방식 중에서 Varimax방식을 사용

하여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에 대하여 요인분석 결과,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 

값이 1이상인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수로서 

애착형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의 요인 적재치가 .50이상

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문항들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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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설 문 문 항
요 인 값

1 2 3

애착형

양육

태도

- 나에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편임 .847 - -

-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편임 .799 - -

-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시는 편임 .775 - -

감독형

양육

태도

-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고 있음 - .881 -

- 내가 일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아시고 있음 - .870 -

-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아시고 있음 - .709 -

부정적

양육태도

- 나의 잘못이 있을 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만 하시는 편임
- - .881

-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신체에 멍과 상처를 남길 정

도로 나를 심하게 때리신 적이 많은 편임
- - .873

-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폭언을 하신 적이 많은

편임
- - .825

- 나의 잘못이 있을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심하게 혼

내시는 편임
.743

아이겐 값 3.015 2.393 2.287

분산 비율 27.407 21.753 20.790

누적 비율 27.407 49.160 69.949

2) 청소년의 사회자본

(1) 학교 사회자본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 4-2>에서와  

같이 고유 값이 1이상인 두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으며,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

본의 요인 적재치가 .50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 측정 문항들

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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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설 문 문 항
요 인 값

1 2

교사와의

관 계

-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가움 .869 -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함 .851 -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신 편임 .759 -

-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함 .638

친구와의

관 계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림 - .767

- 내 짝꿍이 준비물이나 교과서를 안 가져왔을 때

빌려주거나 함께 보여줌
- .734

- 놀이나 활동 시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줌 - .673

-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함 .646

아이겐 값 2.574 2.286

분산 비율 32.172 28.580

누적 비율 32.172 60.752

(2) 지역사회 사회자본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4-3>에서와 같이 

고유 값이 1이상인 두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으며,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

의 요인 적재치가 .50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 측정 문항

들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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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설 문 문 항
요 인 값

1 2

지역사회에 

대한 

인  식

-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음 .869 -

- 나는 거리에서 우리 마을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함 .827 -

- 나는 우리 마을이 안전하다고 느낌 .764 -

- 나는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음 .735 -

-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음 .679 -

공동체

의  식

-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나라를 돕기 위해 후원

금을 낼 수 있음
- .781

-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음
- .778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726

-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음 - .701

아이겐 값 2.267 2.065

분산 비율 22.669 20.646

누적 비율 22.669 43.315

3) 주관적 행복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고유 값이 1이상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요인 

적재치가 .50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측정 문항들은 모두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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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설 문 문 항
요 인 값

1

주관적

행복감

- 나는 사는 게 즐거움 .911

-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음 .885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함 .791

아이겐 값 2.240

분산 비율 74.675

누적 비율 74.675

2. 신뢰도 분석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를 사용하여 설문항목들을 신

뢰도 검증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의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본 연

구의 변수의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α 계수 값이 부정적 양육태도 

.867, 교사와의 관계 .829, 주관적 행복감 .816, 애착형 양육태도 .799, 감독

형 양육태도 .797,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773, 공동체 의식 .733, 친구와의 

관계 .701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주요 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가 .70이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5> 신뢰도 분석의 결과

변 수 최초 문항 수 최종 문항 수 신뢰도(α)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형 양육태도 4 3 .799

감독형 양육태도 3 3 .797

부정적 양육태도 4 4 .867

학교

사회자본

교사와의 관계 4 4 .829

친구와의 관계 4 4 .701

지역사회

사회자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6 5 .773

공동체 의식 4 4 .733

주관적 행복감 3 3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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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1. 변수의 기술적 통계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수인 애착형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

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학교 사회자본, 지역

사회 사회자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연구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

과의 내용은 <표 4-6>과 같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분석결과를 보면, 애착형 양육태도는 ‘나

에게 칭찬을 잘해 주시는 편임’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

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시는 편임’ 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형 양육태도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아시고 있음’ 에 가

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가 일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아시고 있

음’ 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신체에 멍과 상처를 남길 정도

로 나를 심하게 때리신 적이 많은 편임’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나의 잘못이 있을 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심하게 혼내시는 편임’ 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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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

변수 설 문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전체

평균

애착형

양육

태도

- 나에게 칭찬을 잘해주시는 편임 2.16 .749

2.04-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편임 2.02 .744

-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시는 편임 1.96 .663

감독형

양육

태도

-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고 있음 1.87 .666

1.91- 내가 일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아시고 있음 1.78 .666

-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아시고 있음 2.09 .728

부정적

양육태도

- 나의 잘못이 있을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만

하시는 편임
3.51 .662

3.39

-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신체에 멍과 상처를 남길 정

도로 나를 심하게 때리신 적이 많은 편
3.56 .665

-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폭언을 하신 적이 많은

편임
3.43 .766

- 나의 잘못이 있을 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심하게 혼

내시는 편임
3.09 .753

2) 청소년의 사회자본

(1) 학교 사회자본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의 내용은 

<표 4-7>과 같다.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교사와의 관계는 ‘선생님

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함’ 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선생님

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함’ 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친구와의 관계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함’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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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며, ‘내 짝꿍이 준비물이나 교과서를 안 가져왔을 때 빌려주거나 함

께 보여줌’ 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에 대한 기술적 통계

변수 설 문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전체

평균

교사와의

관 계

-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가움 2.13 .789

2.02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함 2.23 .805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편임 1.91 .652

-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함 1.83 .619

친구와의

관 계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림 1.77 .579

1.85

- 내 짝꿍이 준비물이나 교과서를 안 가져왔을 때

빌려주거나 함께 보여줌
1.67 .545

- 놀이나 활동 시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줌 1.97 .521

-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함 2.02 .625

(2) 지역사회 사회자본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의 내용은 

<표 4-8>과 같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은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음’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나는 우리 마을이 안전하다고 느낌’ 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은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봉

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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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음’ 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기술적 통계

변수 설 문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전체

평균

지역사회

에 

대한 

인  식

-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음 2.77 .858

2.35

- 나는 거리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함 2.45 .885

-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낌 2.09 .697

-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음 2.21 .765

-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음 2.24 .684

공동체

의 식

-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낼 수 있음
2.14 .727

2.01

-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율

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
2.27 .782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재활용,

분리 수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1.83 .609

-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음
1.82 .569

3) 주관적 행복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의 내

용은 <표 4-9>와 같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음’ 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이 나타나고 있으며, ‘나는 사는 게 즐거움’ 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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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기술적 통계

변수 설 문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전체

평균

주관적

행복감

- 나는 사는 게 즐거움 1.91 .646

2.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음 2.49 .832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함 1.96 .683

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분석

1) 부모의 양육태도

<표 4-10>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p<0.05 수준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애착형 양육태도(M=2.06)’, 

‘감독형 양육태도(M=1.92)와부정적 양육태도(M=3.53)의 모든 변수

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0>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변 수
남 학 생 여 학 생

t pMean
(Std)

Mean
(Std)

애착형

양육태도

2.06

(.62)

2.02

(.59)
1.395 .163

감독형

양육태도

1.92

(.57)

1.90

(.59)
.505 .614

부정적

양육태도

3.53

(.63)

3.31

(.57)
.272 .786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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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자본

(1) 학교 사회자본

<표 4-11>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학교 사회자본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모든 변수가 p<0.05 수준에서 집단 사이의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교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교사와의 관계

(M=1.86)’, ‘친구와의 관계(M=1.68)의 모든 변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성별에 따른 학교 사회자본의 차이

변 수
남 학 생 여 학 생

t p
Mean(Std) Mean(Std)

교사와의 관계 1.86(1.51) 1.77(1.66) 1.243 .214

친구와의 관계 1.68(1.42) 1.63(1.60) .738 .460

*: p<0.05  **: p<0.01  ***: p<0.001

(2) 지역사회 사회자본

<표 4-12>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차이를 분석한 내

용을 보면 모든 변수가 p<0.05 수준에서 집단 사이의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M=2.35)’, 은 남학생이, ‘공동체 의식(M=2.02)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2>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차이

변 수
남 학 생 여 학 생

t p
Mean(Std) Mean(Std)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2.35(.56) 2.34(.57) .256 .798

공동체 의식 1.99(.51) 2.02(.49) 1.253 .21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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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행복감

<표 4-13>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0.05 수준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인식은 여학생(M=2.12)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변 수
남 학 생 여 학 생

t pMean
(Std)

Mean
(Std)

주관적 행복감
2.11

(.60)

2.12

(.63)
.483 .629

*: p<0.05  **: p<0.01  ***: p<0.001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관련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의 중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p<0.01 유의수준

에서 대부분 각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차원에

서 살펴볼 때, 애착형 양육태도와 감독형 양육태도 간의 상관계수는 0.41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애착형 양육태도와 공동체 의식 간의 상관계

수는 0.329로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애착형 양육태도와 친구와의 관계, 부정적 양육태도와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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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애착형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교사와

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공동체

의식

주관적

행복감

부모

양육

태도

애착형 양육태도 1.000

감독형 양육태도 .411** 1.000

부정적 양육태도 -.255** -.214** 1.000

학교

사회

자본

교사와의 관계 .274** .224** -.177** 1.000

친구와의 관계 .004 .073** -.016 .064** 1.000

지역

사회

사회

자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266** .300** -.064** .300** .032 1.000

공동체 의식 .329** .285** -.144** .213** .067** .287** 1.000

주관적 행복감 .315** .223** .-151** .234** .041** .215** .235** .1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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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애착형 양육

태도, 감독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종속변수는 학교 사회자본과 지역

사회 사회자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 사회자본

<가설 1-1-1>인 “애착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애착형 양육태도는 p<0.001 

유의수준에서 t값이 2.426이고 β값이 .009로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

착적인 태도가 학교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애착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1>은 채택되었다. 

<가설 1-1-2>인 “감독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감독형 양육태도는 p<0.001 

유의수준에서 t값이 2.186이고 β값이 .004로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일과 후

에 대한 관심 등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감독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1-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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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3>인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p<0.001 

유의수준에서 t값이 -.304이고 β값이 -.007로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

한 학대적인 태도는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1-1-3>은 기각되었다. 

<표 4-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 사회자본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β

애착형

양육태도
학교

사회자본

.025 .058 .009 2.426 .000***

.092 .002
감독형

양육태도
.011 .060 .004 2.186 .000***

부정적

양육태도
-.018 .058 -.007 -.304 .761

*: p<0.05  **: p<0.01  ***: p<0.001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지역사회 사회자본

<가설 1-2-1>인 “애착형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애착형 양육태도는 

p<0.001 유의수준에서 t값이 9.762이고 β값이 .218로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애

착형 양육태도는 자녀들이 긍정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착형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2-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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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2>인 “감독형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감독형 양육태도는 

p<0.001 유의수준에서 t값이 8.181이고 β값이 .207로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

녀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감독형 양육태도가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만족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독형 양육태도는 지역사

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2-2>는 

채택되었다. 

<가설 1-2-3>인 “부정적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p<0.001 유의수준에서 t값이 1.035이고 β값이 .023으로 지역사회 사회자본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

모의 학대적인 부정적 양육태도가 결국은 자녀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 등

의 수준도 낮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2-3>은 기각

되었다. 

<표 4-16> 부모의 양육태도와 지역사회 사회자본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β

애착형

양육태도
지역사회

사회자본

.163 .017 .218 9.762 .000***

7.131 .150
감독형

양육태도
.155 .015 .207 8.181 .000***

부정적

양육태도
.016 .016 .023 1.035 .3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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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애착형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종속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으로 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하여서 분석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가설 2-1>인 “애착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애착형 양육태도는 p<0.001 유

의수준에서 t값이 4.6261이고 β값이 .105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

주는 애착적 태도가 지속되면 자녀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착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가설 2-2>인 “감독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감독형 양육태도는 p<0.001 유

의수준에서 t값이 10.421이고 β값이 .248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은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주관적인 행복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독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가설 2-3>인 “부정적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p<0.001 유

의수준에서 t값이 -1.096이고 β값이 -.024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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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 대

해서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녀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독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표 4-1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β

애착형

양육태도

주관적

행복감

.013 .024 .105 4.626 .000***

91.852 .117
감독형

양육태도
.239 .023 .224 10.421 .000***

부정적

양육태도
-.025 .023 -.024 -1.096 .273

*: p<0.05  **: p<0.01  ***: p<0.001

3.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

의 관계를, 종속변수는 주관적 행복감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교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가설 3-1-1>인 “교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는 p<0.001 유의

수준에서 t값이 2.593이고 β값이 .174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만족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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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 3-1-1>은 채택되었다. 

<가설 3-1-2>인 “친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친구와의 관계는 p<0.001 유의

수준에서 t값이 -1.449이고 β값이 -.097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학교에

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만족 수준도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1-2>는 기각되었다. 

<표 4-18> 학교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β

교사와의

관계 주관적

행복감

.173 .023 .174 2.593 .000***

8.007 .007
친구와의

관계
-.038 .026 -.097 -1.449 .148

*: p<0.05  **: p<0.01  ***: p<0.001

2)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가설 3-2-1>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은 p<0.001 유의수준에서 t값이 3.559이고 β값이 .204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수준이 높으면 자신들

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만족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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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 3-2-1>은 채택되었다. 

<가설 3-2-2>인 “공동체 의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동체 의식은 p<0.001 유의수준

에서 t값이 4.016이고 β값이 .207로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이타적인 차원에서 갖

게 되는 높은 공동체 의식 수준은 자신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만족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2-2>는 채택되었다. 

<표 4-19>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β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주관적

행복감

.214 .023 .204 3.559 .000***

7.929 .045

공동체 의식 .219 .026 .207 4.016 .000***

  ***: p<0.001

4.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인 학교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역할과 

관련된 검증은 회귀분석을 3단계로 계층적으로 실시하여, 회귀분석의 설명력의 

증분(△R2)값을 통해 회귀식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조절효과 검증방법인 위계

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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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

본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0>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 사회자본 간

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3단계 분석에서 수정된 R2의 값은 .012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고, △R2의 값이 0.011% 증가하고 있어 학교 사회자

본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의 학교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

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표 4-20> 학교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주관적 행복감

β R2 △R2 F p

부모 양육태도

학교 사회자본

조절항 : 부모 양육태도*학교 사회자본

.248

.076

.106

.062

.006

.012

.061

.005

.011

35.166

11.852

23.167

.000***

.001**

.000***

*: p<0.05  **: p<0.01  ***: p<0.001

2)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

회자본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2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지역사

회 사회자본 사이의 상호작용 항목이 투입된 3단계 분석에서 수정된 R2의 값

은 .1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고, △R2의 값이 0.111%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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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

육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표 4-21>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주관적 행복감

β R2 △R2 F P

부모 양육태도

지역사회 사회자본

조절항:부모 양육태도*지역사회 사회자본

.308

.312

.232

.095

.098

.112

.091

.097

.111

21.716

22.096

25.853

.000***

.000***

.000***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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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가설검증의 요약

가설 가 설 내 용 결 과

가설

1

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1-1. 애착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1-1-2. 감독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1-1-3.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 각

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2-1. 애착형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1-2-2. 감독형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1-2-3. 부정적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 각

가설

2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1. 애착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2-2. 감독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2-3. 부정적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 각

가설

3

3-1.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3-1-1. 교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3-1-2. 친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 각

3-1.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3-2-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3-2-2. 공동체 의식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

4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

할을 할 것이다.
채 택

4-1.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채 택

4-2.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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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감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의 하위변수로서 애착형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선

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선정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학교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

적 행복감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자료는 2015학년도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6차 조사대

상 중 중학교 1학년 2,056명에 대한 응답결과에 대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자료에 대한 자료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검증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수에 대

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애착형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에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해 주시는 편임’에 가장 높은 인식의 수준을 보였으며,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시는 편임’에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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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형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에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아시고 있음’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내가 일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아시고 있음’에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에서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신체에 멍과 상처를 남길 정도로 나를 심하게 때리신 적이 많은 편임’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나의 잘못이 있을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심하게 

혼내시는 편임’에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요인에서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함’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선생

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함’에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요인에서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함’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내 짝꿍이 준비물이나 교과서를 안 

가져왔을 때 빌려주거나 함께 보여줌’ 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요인에서

는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음’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

였으며, ‘나는 우리 마을이 안전하다고 느낌’ 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인식수

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에 대한 요인에서는 ‘공휴일

에 쉬지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

와 줄 수 있음’ 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요인에서는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

음’에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나는 사는 게 즐거움’ 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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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

회자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p<0.05 수준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애

착형 양육태도’, ‘감독형 양육태도과부정적 양육태도의 모든 변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학교 사회자본은 p<0.05 수준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

련하여,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의 모든 변수에서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수준을 보여 주었다.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p<0.05 수준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 은 남학생이, ‘공동체 의식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

은 인식수준을 보여 주었다.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p<0.05 수준에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

복감에 대한 인식수준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수준을 보여 주었다.

3.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와 관련하여, 독립변수인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

육태도, 그리고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감, 조절변수인 청소년의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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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의 하위변수로서 애착형 양육태도와 감독형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교 사회자본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지역사회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부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수로서 애착형 양육태도와 감독형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양육

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

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수로서 애착형 양육태도와 감독형 양육태도는 주

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학교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교사와의 

관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청

소년의 사회자본의 하위변수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 모두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학교 사회자본과 지

역사회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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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청소년기인 전국의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부모

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사회자본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실

증분석을 한 결과 각각의 변수들 간에 인과관계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1. 이론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감 간의 관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의 결과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이들의 연구가 단편적인 변수만을 선정하여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자본, 그리고 청소년

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세 개의 변수들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인 관계

를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범위의 확대와 이와 관련된 선험적인 연구를 시도하였

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학교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조절효과가 있는지

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표적으로 김경민(2010), 

김태연(2010), 김영선(2013), 배주영(2013), 강금주(2015), 박미라(2017), 

이희진(2017)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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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갖는 애정과 관심을 자녀들이 느낄수록 그들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뒷받침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청소년의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은주(2011), 박민정(2012), 서정아

(2013), 정무성·김은아(2013), 장혜진(2014), 박재근(2015), 이홍직

(2016), 박주현(2017)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자본 수준을 높여 주면 그들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2. 정책적 시사점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제고시켜주

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애착형 

양육태도와 감독형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표현과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힘들어 할 때 격

려와 용기를 주고 자녀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등 자녀의 일상활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모의 애착형 양육태도와 권위적이지 않은 감독형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애착형과 감독적 양육태도는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신뢰, 그리고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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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를 보여 줌으로써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이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자녀가 외향성과 사교성이 많고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과 태도를 갖도록 부모의 애착적인 양육태도를 강화하고, 거리에

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도록 교육하고, 건전한 종교 활동을 

통하여 종교행사에의 참여와 교류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 된다고 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학교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친구

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 당연할 것

으로 여겨 왔지만 분석결과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와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학교에서

의 어른인 선생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주관적 행복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청소년이 교사와의 더 좋은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정에서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긍정적 친구관계를 통하여 주관

적 행복감을 높여 주기 위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구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과

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높여주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이 높으면 청소

년의 긍정적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소년이 지

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

를 공유하는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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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3년부터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야 한다. 이 사업은 교육취약 아동·청소년 밀집 지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

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시스템이다.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학

교, 가정,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교사와 

학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가 교류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수준을 높여 

주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교육 문화행사에의 참여 유도와 자

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의 횟수를 늘려갈 수 있

는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

을 때, 청소년에게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학교의 단체 활동에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동아리 활동의 권유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

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주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

사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갖

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의 개선을 통한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내의 청

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연계기관 간의 통합적인 차원

에서 청소년 활동을 진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포괄적인 의미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

소년들의 학교생활과 행복감이라는 긍정적인 정서부분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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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선행연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는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생활과 행복감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수

준을 높여주는 시사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국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과 추진,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 청소년관련법에 명시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규정의 강화와 실

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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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자본, 그리고 주

관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조절효

과를 분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가장 최신 자료로서 본 연구변수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2015년도의 청소년 대상 중 조사대상

인 모집단의 표본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만 임의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변수는 가족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대별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 사회자본 대신 부모의 양

육태도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자본 중 가족 사회자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물론이고 가족 

사회자본도 고려하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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