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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ABSTRACT)

고등학생의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매개로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과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6개 고등학교 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공동체의식은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력 중, 학급공동체의식이 관계성에 미치

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급공동체의식이 다른 사람과 연

결되고자 하는 관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

만 아니라 학급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유대감 및 소속감, 자신의 역

할에 대한 충족감을 경험할 때,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유능감, 스스로 중요한 의

사결정을 수행하려는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기본심리욕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능성, 관계성 욕구에서만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유능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학교라는 맥락에서 자

신이 유능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삶에 대한 만족도, 안녕감이

높아질 확률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학급공동체의식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을 제외한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가 학급공동체의식이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공동체의식은 유능

성과 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도움으로써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급공동체의식

은 내재적 목표인 인간관계, 사회적 공헌, 자기성장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재적 목표인

명예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으며, 물질적 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공동체의식이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

이 속한 공동체에 공헌하고 그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려는 생애목표를

지향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급공동체의식이 고등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을 증

진시키고, 건강한 생애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학급풍토, 학급공동체를 형성하

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및 삶의 안녕감 향상은 물론, 생애목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주제어 :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생애목표, 매개효과



ABSTRACT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Well-Being, and Life

Goals

Chong Jae Hee

Advisor: Prof. Kim Minseong,Ph.D.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on their well-being mediated by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tudents’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on their life goals. A total of 616 students from six 

high schools in Gwangju a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ell-being.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might act as a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to relatedness needs satisfaction as a means of a desire to 

connect with others. Moreover, the experience of connectedness and belonging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s seemed to fulfill students’ sense of competence 

and their autonomy needs. A significant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well-being was only seen in competence and relatedness needs. Sense of 

competence showed the greatest impact when students perceived themselves as 



competent in school, thus leading to a higher probability of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not only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but also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high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Apart from autonomy, only competence and 

relatedness needs acted as a mediator between the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and well-being. Therefore, students’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seemed to enhance competency and relatedness needs satisfaction, thus acting 

as a contributing factor on students’ well-being. 

Second, the results from examining the influence of students’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on life goals revealed that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ocial contribution, self-growth, and human 

relationship, that is, intrinsic goals. In contrast, the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had a low effect on social status, and no significant effect on material 

possession. These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as a factor for promoting self-growth, as well as for providing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Furthermore, it supports to aim for a better life 

goal through building a harmonious interaction between classroom community 

member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enhances 

high school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ell-being, supporting them 

to set a healthy life goal. Thus, these results imply the necessity of students’ 

care and effort for one another in building healthy school climate and classroom 

community in order to achiev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long with 

the enhancement of their well-being. 

Keywords : Sense of classroom community, basic psychological needs, well-being, 

life goals,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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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 문제와 청소년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양

상과 함께 그 해답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 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시대 변화가 낳은 현상 중에 하나라 예측할 수 있다. 순준종(1994)은 그

원인 중 하나로 학교가 공동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 Battistich 등(1995)은 ‘공동체’를 구성원들이 서로 돌보고 지지하며

함께 공동의 규범, 목표, 가치를 가지는 곳으로 규정한다.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

들은 서로의 필요와 요구를 살피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의

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타인의 성장과 변화에 대

한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나 학교에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때,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

이고 고립감을 줄여준다고 밝히고 있다(Chipuer, 2001; Prezza et al., 2001). 학교

및 학급공동체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학생들이 학교나 학급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속감, 연대의식 등을 느낄 때, 즉,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호불신, 경쟁, 적대감 같은 부정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학교생활 적

응 및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남궁지영, 김양분 2015; 우유라,

노충래, 2014; 최형임, 문영경 2013; 박민하, 2017; 한대동, 오경희, 2013; 노경훈,

주철안, 2015). 학급생활에서도 학급공동체의식은 교사 및 교우관계를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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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장

애학생과 같이 소외된 학생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원

아, 이소연, 2009; 최형임, 문영경, 2013).

성공적인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아동발달프로젝트(Child Development

Project: CDP)는 학교생활, 교실수업에서 수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등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 풍토를 바꿈으로써 학생

들의 일탈이나 비행을 줄이고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

(김민성, 박신희, 2016).

이처럼 학교나 학급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때 학생들은 공동체의식을

느끼며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삶의 여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리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

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식에 대한 국내연구는 주로 학급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이나 일탈행동 및 학교폭력,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였

다(남궁지영, 김양분, 2015; 위유라, 노충래, 2014; 최형임, 문영경, 2013; 박민하,

2017; 한대동, 오경희, 2013; 노경훈, 주철안, 2015). 그러나 학급공동체의식이 어

떠한 요인을 매개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이나 안녕감 등과 같은 삶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수행된 바가 없다.

안녕감이나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개인

의 행복감, 안녕감의 주요한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언급하고 있다. 기

본심리욕구는 인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로 구성된다(Ryan & Deci, 2002). 자율성 욕구는

자신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에게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유능성 욕구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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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킨다. 관계성 욕구는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이다.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인은 자신이

놓인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모험을 시도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

신에게 주어진 과제에서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나 안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Ryan & Deci, 2002).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으로 유의미한 타자(부모, 교사, 또래)와의 지원적인 관계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적인 관계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안녕

감 향상에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도희 등(2008)은 부모, 교사,

친구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

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김남희, 김종백(2011)의 연구에

서는 교사의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수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의미한 타자와의 지원적인 관계가 기본심리욕구를 충

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급공동체 구성원들

과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학급공동체의식 역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중

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수업활동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

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청소년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급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도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어떻게 청소년의 학급공동체의식

과 안녕감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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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공동체의식은 현재 자신이 생활하는 학급공동체에서 타인과 의미있는 관

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이끌 뿐 아니라, 자

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어떠한 유형의 생애목표를 지향하는

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서로 협력하고 배려

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에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현주와 채유정(2014)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공동체의식(봉사, 협

동, 다문화의식)이 성공이라는 목표보다는 자기성장, 사회기여와 같이 자신의 내

면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도록 이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한익과 김영숙(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봉사, 기부, 환

경보호)이 외재적 미래목표(물질적 부, 명예, 자기이미지)와는 부적상관을, 내재

적 미래목표(자기성장, 관계지향, 지역지향)와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공동체 속에서의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의

식은 청소년들이 지향하는 미래의 삶의 목표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와 학급에서의 삶이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 생애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자, 학급공동체의식과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

계와 학급공동체 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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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급공동체의식이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생애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

한가?

-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학급공동체의식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기본심리욕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학급공동체의식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학급공동체의식이 내재적 목표(인간관계, 자기성장, 사회적 공헌)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 학급공동체의식이 외재적 목표(명예, 물질적 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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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공동체와 학급공동체의식

1.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공동체(community)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국립

국어원, 2018)으로,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여 함

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별적 관계들의 총합을 이루는 결정체이다.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과 집단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형성된 집합

체이다(Anunden & Shaffer, 1993). 공동체는 주로 특정 공간이나 집단 혹은 그

들의 삶을 이루는 가치와 정서, 의미 등을 표현하는 용어로 정의되어 왔다(강가

영, 장유미, 2013). 초기 공동체 연구에서는 장소와 환경을 강조한 물리적 개념에

주목하여 공동체를 정의하였지만, 점차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적 존재이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서로 주고받는 도움을 통해 삶을 영위한다.

예를 들어, Gusfield(1975)는 공동체를 지리적인 개념과 관계적인 개념으로 나

누었다. 지리적 개념의 공동체는 학교, 이웃, 지역사회처럼 영역과 장소를 기반으

로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공동체이다. 관계적 개념의 공동체는 영역과 장소와 상

관없이 공동체 내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질과 특성으로 표현된다. 즉, 구성원

들이 서로 존중하며 배타적이지 않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을 강

조하는 공동체의 개념인 것이다.

Hillery(1995)는 공동체의 본질을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 신념체제와 목표

를 함께 공유하며 얻어진 문화적 일체감과 연대 의식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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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로써 지리적 공간, 상호적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을 언급하였다. 이처

럼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유대감, 가치, 신념, 목표의 공유와 연대 의식은 공

동체 개념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Battistich 등

(1995)은 공동체란 “서로 돌보고 지지하며 집단의 활동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의

규범과 목표, 가치를 가지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Sergiovanni(1994)는 공동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데 필요

한 가치, 신념, 감정들의 저장소”이며, “사람들에게 ‘개인’의 집합이 아닌 ‘우리’라

는 의식을 갖게 하는 신념, 가치, 감정들을 중심으로, 자연적 의지와 공유된 생각

이 모인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구성원들이 ‘우리’라고 느

끼게 만드는 상호작용의 특성, 소속감, 공유된 가치, 신념, 규범 등을 공동체의

본질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체에 대한 이상의 정의는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이 물리적 장소를 함께 공

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우리’라고 느끼게 만드는 공유된 가치, 소속

감, 연대의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공동체의식’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 ‘공동체

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에 구성원들이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필요

가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p.9)으로 정의하였다. 즉, 멤버십, 공동체 속에

서 구성원들의 상호영향력, 추구하는 가치체계의 통합성 및 필요의 충족, 구성원

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 등이 공동체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들

요소는 McMillan과 Chavis가 밝힌 공동체의식의 기능 및 역할과도 연결된다. 공

동체의식은 개개인들에게 일관된 안정성을 제공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며, 건전한

인격 형성을 돕고,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배우도록 이끈다. 사회화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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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공동체의식은 공통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전수하여 일체감을 형성하며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의 방법을 찾도록 구성원들을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으

로써 일탈, 소외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영향은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Chavis와

Wandersman(1990)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도와 이웃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성과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Chipuer(2001)는 5, 6학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친구에 대한 애착, 학교나 지역

사회에 대해 느끼는 유대감은 이들이 지각하는 고립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고 보고하면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Prezza 등(2001)의 연구에서도 20-65세의 이

탈리안 지역의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공동체 의식은 삶에 대한 만족도, 고립감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관계와 공동체의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

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공동체의식은 타인과 상호작용 속에서 관

계를 중시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구성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 속에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최형임, 문영

경, 2013).

Anundsen과 Shaffer(1993)가 지적한 것처럼, 개인이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될 때,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되며, 공동체의식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살피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는 공동체의식이 구

성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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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록 하는 자생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박호강, 1987). 공동체

속에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공감대를 느끼고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

안에서 구성원들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긍정적

기능은 구성원의 성장과 변화를 주된 역할로 삼는 학교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학교나 학급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제

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수를 두려

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며, 학교나 학급의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함

께 추구하게 된다(Fernandez, 1989).

따라서, 공동체의식은 각기 다른 신념과 가치를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

안에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이

끄는 주요한 토대가 된다.

2. 학급공동체의식

가. 학급공동체의식의 의미

학교는 전인적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고,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다. 특히, 학급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함께 모여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기 어

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인 배움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추구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급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학급공동체의식은 학교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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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정의된 학교공동체의식, 학급공동체의식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학교공동체의식은 구성원 간의 연대, 헌신, 상호이해와 존중, 소속감,

협력, 책임, 배려 등으로 구성되며(김범규, 주철안, 2006; 노종희, 1996), 구성원

의견수렴, 의사소통, 학교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주인의식 등의 요소도 주요하게

언급되었다(허학도, 2005), 이러한 학교공동체의식의 의미는, 강가영(2014)이 지적

한 것처럼, 공동체적 학교문화와 학교풍토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학

교공동체의식은 구성원 간의 존경과 보살핌, 서로에 대한 포용과 신뢰, 협동, 헌

신 등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학급공동체의식도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따뜻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규칙, 협동성, 공정과 차별 없는 마음을 포함한 정의, 봉사, 책임감 등

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조윤정, 2015). 이에 비해, 신우종(2001)은 학급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학생과 교사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지침으로 학급공동체의식을 정

의하였다. 이는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의 측면에서 학급공

동체의식을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ush 등(2007)은 앞서 이루어진 공동체의식의 의미를 학급이라는 구체적인 맥

락과 연결하여 학급공동체의식을 규정하였다. 즉, 학급공동체의식은 학급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된다.

한대동, 오경희(2013)가 지적한 것처럼, 학급공동체의식은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느끼는 소속감, 관계의식과 같은 내면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감정, 태

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급공동체의식은 교실에서 학급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학급 내에 필요한 규범과 공동생활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형성된다(손상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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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희(1996)
학교공동체의식: 평등과 참여 기회의 개방, 자율과 책임, 헌신과 신

뢰, 상호이해와 상호 존중, 인간존중, 다원성, 연대의식으로 구성

신애란(1998)

학급공동체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 능력과 따뜻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규칙, 협동성, 공정과 차별 없는 마음을 포함한 정의, 봉

사, 책임감

신우종(2001)
학급공동체의식: 학교안의 작은 사회집단이며 작은 공동체인 학급

에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 학생과 교사가 지켜야 할 도덕적 지침

김범규,

주철안(2004)

학교공동체의식: 연대, 헌신, 이해존중, 소속감, 협력, 다양성, 책임,

평등, 배려를 포함한 개념

허학도(2005)

학교공동체의식: 학교 구성원간 신뢰형성, 유대관계, 상호협력, 학

교구성원 각자 역할 충실, 학교 구성원들의 애교심, 소속감, 구성원

의견수렴, 학교경영의 반영, 의사소통, 응집력, 상호이해, 관심, 배

려, 애정, 학교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주인의식, 책임감

Bush et al.

(2007)

학급공동체의식: 학급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학습

에 대한 공유된 목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

한대동,

오경희(2013)

학급공동체의식: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느끼는 소속감, 관

계의식과 같은 내면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감정, 태도, 의식

<표 1>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식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식의 핵심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학급공동체의식을 학급구성원들과의 서로 돕고 배려하는 상호작용이나

공동체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소속감과 유대감, 공동체

속에서 충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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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급공동체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참여를 통해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것처

럼, 학급공동체의식도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높여 학습동기와 성취감,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도록 이끈다. 특히, 학급공동체의식은 교과목에 대한 기대와

학습활동에 대한 관심, 학교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급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소속감을 느낀 학생들일수록 공동

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활

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Battistisch et al., 1992).

국내의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식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이 공동

체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학교폭력과 같은 행동을 자제하도

록 이끌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와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박민하, 2017; 남궁지영, 김양분 2015; 노경훈, 주철안, 2015;

위유라, 노충래, 2014; 최형임, 문영경, 2013, 한대동, 오경희, 2013).

초등학교 27개교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의식이 학

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한대동, 오경희(2013)는 공동체적 수업

실천에서 학생들이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적 경험(소

속감, 연대의식, 헌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상호간의 불신, 경쟁, 적대감, 갈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태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같은 학생들의 일탈 및 비행행동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노경훈과 주철안(2015)은 12개 초등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자기인식능력, 관계관리능력, 자기관리능력, 사회적 인식능력)이 학교공동

체의식(돌봄과 협력을 통한 참여의식, 소속감, 충족감)과 학교폭력 허용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담임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이 학생들의 학교공

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자제하는 효과도 확



- 12 -

인하였다.

최원아와 이소현(2009)은 초등학교 4개교 4, 5학년 통합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학급공동체의식 증진프로그램이 장애학생과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1회 40분씩 11회에 걸쳐 실시된 학급공동체의식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친구관계(친사회적 행동, 공유활동, 친밀감)에 대해 긍

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학급공동체의식이 다양한 유

형의 학생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궁지영과 김양분(2015)은 초등학생 연구에서 학급생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층모형을 통해 탐색한 결과, 학급공동체의식이 초등학생의 행복감을 높

이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학급공동체의식이 초등학생들의 만족스러

운 학교생활과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식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은 학생들

이 학급에서 느끼는 소속감, 연대의식, 충족감과 같은 학급공동체의식이 학생들

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를 증진키시고, 학교폭력과 같은 일탈행동을 줄여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식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형

임, 문영경(2013)은 중학교 1학년 패널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어려운

친구 도와줌, 자원 봉사 등의 공동체 헌신활동)이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학교규

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즉 학습활동에 충실히 참

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이러한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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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2,3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위유라와 노충래(2014)는 청

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함양이 중요하며, 학급 내에 인간

관계를 확장하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공

동체의식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수와 김은정(2018)은 전국 12개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공감

적 학교공동체역량(감성적 민감성, 공감적 공동체 정체성, 감정공유구조, 돌봄프

로세스, 존중과 돌봄의 문화)과 공동체의식(욕구충족과 통합, 구성원의식, 상호영

향력의식, 정서적 연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가 학교유형(일반고, 특

성화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학교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학급공동체의식의 요인은 ‘정서적 연계’였다. 이는 학교공

동체 내에서 구성원간의 소속감이나 유대감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식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은 학교급을 망라하여 공통적으

로 학교 및 학급공동체의식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즉 학습활동, 교사 및 교

우관계, 장애학생 등 소외된 학생들을 돌보며 배려하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력은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학교폭력과 같이 공동

체의 구성원들과의 부정적 관계를 줄이고 갈등관계 대처에 도움을 주었다. 결과

적으로 학급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는 학급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때 학생들은 교실환경을 안전한 곳으로 여기게 되며, 개개

인이 학급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예를 들면 학업에 대한 가치, 구성원

간 배려하며 돕는 태도를 추구하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이 이 과정

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 충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Moller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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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본심리욕구  

1. 기본심리욕구의 의미 및 기능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욕구로 개인이 일상

에서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기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욕구이다. Ryan과

Deci(2002)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욕구를

들고 있다.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인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에 기본심리욕구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근간이 된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충족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eci & Ryan, 2001). 그리고 관계성욕구, 자율성욕구, 유능성욕

구 충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학교에 심리적으로 잘 적

응하며, 학업에서의 집중도, 이해수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2010; 김은주, 2007; 이수진, 2011).

가. 자율성

자율성욕구는 스스로 목표를 세워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상태를 가리킨다(Ryan & Deci,

2002). 각 개인의 의지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때, 개인은 그 활동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Ryan과 Deci(2002)는 과제나 활동 속에서 자율성욕구가 충족될 때, 수행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되고, 자신이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자율적 태도로 임한 과제나 활동이기 때문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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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기가 생기고 참여하는 활동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나 교사,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각하는 자율성 지지는 학생들의 심

리적 안녕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asser & Ryan, 1999), 상당히 많

은 연구에서 자율성욕구 충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정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홍승빈, 2008, 김은주, 2007, 안도희, 박귀화 & 정재우, 2008). 특히 교사의 자율

성 지지는 학급 안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심리욕구 충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김종백, 2012).

나. 유능성

유능성이란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얻게 되는 자신감을 의미한다(안도희, 박귀화

& 정재우, 2008; Deci & Ryan, 2002). 유능성의 욕구는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

과 사회적 상호 작용 안에서 충족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

하고 이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함양하는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게 된다(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문은식 2007). 또한, 청소년들이 과제나 새로운 도전 앞에서 경험하는 유능

성은 자신감과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이명희, 김아영 2008; Ryan & Deci,

2002). 유능성욕구를 충족한 개인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

어, 긍정적인 동기를 내면화할 가능성도 높아진다(전성희, 유미숙 2010). 유능성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

져야 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나 부모, 친

구들과 같이 의미 있는 타인들의 건설적인 피드백과 성공적 경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심리적 지지 및 안내 등의 자원들이 필요하다(이명희, 김아영 2008;

Ryan & Dec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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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성

관계성은 타인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욕구로 타

인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가리킨다. 개인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안에서 안정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 심리적인 충족감을 얻는다

(Ryan & Deci, 2001).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 교사, 친구관계가 주는 긍

정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된다(황혜정, 김순자, 2001). 김도연(2010)은 관계성욕

구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욕구라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들이 관

계성욕구가 충족될 때,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통해 내적 상태의

안정감이 지속되면 내적동기와 생활만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관계성욕구는

개인의 안녕감에 높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한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부모의 정

서적 지원은 자녀들의 관계성욕구 충족과 주관적 안녕감을 지각하는 데 큰 영향

력을 행사하였다(강승호, 문은식, 2008; 전성희, 2014; 한소영, 신희천, 2008).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욕구가 자율성, 유능성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더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수진, 2009; 한소영, 신희천, 2009). 관계성욕구가 높을 때 과제에 대한 내재

적 동기와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김은주, 도승이, 2009)를 통해서도 학생

들의 삶의 질과 관계성욕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라.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유의미한 타자(부모, 친구, 교사)등의 자율

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기본심리욕구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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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하고 있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은주, 2007; 안도희 외, 2008).

안도희 외(2008)는 중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자율성지지, 기본심리욕구 및 심

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 교사 및 친구의 자율성지지

는 기본적 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부모와 친구

의 자율성 지지는 기본적 욕구의 모든 하위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인 효과를 미쳤지만,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기본적 욕구의 자율성 요인을 통해서

만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김혜진, 유미숙(2017)의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가

족건강성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기본심리욕구충족과 정적인 관련을 나

타냈다. 부모-자녀와의 관계, 가족관계가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기본심리욕구가 수업참여나 학업성취, 가치지향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연구에

서 확인되었다. 중학생 1, 2학년 664명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한 학생-교사 애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연구를 분석한 김남희, 김종백

(2011)은 교사의 지지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쳤고, 교사지

지와 수업참여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또한, 기본심

리욕구의 하위요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들 모두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초희(201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

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및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심리욕구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

정체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해 주었다. 김은주(2007)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는 자율성과 관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유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끼치지 못하였다. 기본심리욕구가 대학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자율성

과 관계성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유능성은 그렇지 못하

였다. 문은식(2015)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부모, 친구의 지지가 기본심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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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친

구의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지지에 비해 기본심리욕구의 모든 하위욕구를 매개

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가 수업참여, 학습몰입, 학업성취, 자기주도학습능력, 가치지향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중학생 1,2학년 664명을 대상으로 기

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한 학생-교사 애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연

구를 분석한 김남희, 김종백(2011)은 교사의 지지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

에 영향을 미쳤고, 교사지지와 수업참여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들 모두 수

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라,

권예지, 김봉환(201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써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한 윤진희(2018)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긍정

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매개로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유나 등(2017)은 337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

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물

질주의의 추구는 기본심리욕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심리적 부적응이

나 학업성취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본심리

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을 높이거나 학업성취를 나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주의를 추구함으로써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 심리

적 부적응을 경험하거나 학업성취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내재적

가치 지향, 기본심리욕구, 미래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본

서은국(2015)은 기본심리욕구충족은 내재적 가치지향과 미래행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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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유의미한 타자, 즉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의 질

이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충족된 기

본심리욕구가 청소년의 행복감,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청소년 이후 시기 또래 지지의 영향력은 때로는 부모나 교사의 영향력보다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문은식, 2015; 안도희 외, 2008). 뿐만 아니라 기본심

리욕구는 수업참여와 학업성취, 내재적 가치 지향, 미래 행복 등 학생들의 학업

과 삶의 가치, 미래 삶에 대한 기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

과는 기본심리욕구가 청소년들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성

장을 이끌고 미래의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심리욕구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고 그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과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

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학급공동체의식을 통

해 기본심리욕구와의 관계와 이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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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녕감

1. 안녕감의 의미

안녕감은 개인 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이다. Diener(1984)는 안녕감을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전체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안녕감은 개인의 삶 전체에서의 경험과 관계의 질,

자신의 성취와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한 삶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

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Keyes(2005)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의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서적 안녕

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을 들었다. 먼저, 정서적 안녕감은 각자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 정서적 안정감을 가리킨다(Szalai,

1980).

첫째, 정서적 안녕감은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으로 드러나는 경

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긍정적 정서경험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 속에서 정서적 안녕감은 학생들의 학교 참여도와 학습에 대한 끈기

와 학업수행,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 2004).

둘째,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능과 잠재력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장과 발달 정도를 가리킨다(Ryff, 1989). 따라서, 심리적 안녕

감이 높은 삶이란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향유하며, 스스로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력과, 삶의 뚜렷한 목적과 잠재력을 실현

시키는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교사, 친구의 지지

를 받는다고 느낄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김혁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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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공적인 적응 및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기여, 사회적 수용,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실현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Keyes,

1988).

청소년 시기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성취

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청소년들이 느끼는 압력과 불안, 갈등에 건강하게 대처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

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신주연, 이기학, 이윤아,

2005). 따라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안녕감

의 여러 조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유의미한 타

자, 즉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 즉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정성인, 1998). 특히 교사의 지지에 비해 부모와 친구

의 지지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통제감이나 자기정체성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김혁주, 201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원(2015)의 연구는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

와 통제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지지 중 교사지

지를 제외한 부모, 친구의 지지만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성향

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외부에 의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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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다고 믿는 외적 통제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와 친구와의 지원적 관계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청소년들의 안녕감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김지원(2015)의 연

구와는 달리, 김혁주(2016)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부모, 교사,

또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 지지변인별로 독립적인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은 다 유의미하였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또래, 교사지지의 순서로 그

영향력이 낮아졌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대인관계능력과 스트

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도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영란과 송진영(201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검증하

였다.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부모지지의 경우, 남

학생들의 안녕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사회적 안녕

감,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 사회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지는 사회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는 남녀 학생

모두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의 매개효과의 경우, 친구지지와 사회적,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안녕감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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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해주며,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가 청소년들

의 자아정체감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안녕감,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유의미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 사랑, 존중, 도움(정성인, 1998)과 같은 긍정적인 심

리적 자원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유진, 최나야, 2004).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지지는 청소년들

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지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 속에

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과 통제감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김지원, 2015; 최영란, 송진영, 2017).

이외에도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올바른 정서조절과 인식에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이혜림,

2013), 건강한 성인기 발달 여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관적 안녕

감이 높을 때 개인은 사회적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이타적 성향이 더 높으며, 삶

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특히, 학생들의 학교 참여와 학습에 대한 끈기 및 학업수

행, 학교적응 등의 긍정적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암미,

안도희, 2015; Park, 2004).

청소년 시기에 느끼는 만족감, 심리적 안녕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시기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타인의 지지

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지지가 청소년의 안

녕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김현옥, 2010).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급공동체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지지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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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 즉 학급공동체의식은 청소년들의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급공동체의식을 청소년

시기 안녕감의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자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토대가 되는 주요

한 사회적 관계로 바라보고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D. 생애목표

1. 생애목표의 의미 

생애목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로 개

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 삶의 최종 목적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신종호, 서은진 & 이유경, 2011). 따라서 생애목표는 한 개인이 일상

에서 여러 의사결정이나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성인기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생애목표는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진로를 개

척하고 어떻게 해당 진로를 준비해야 할지를 계획하는 등, 자신의 삶의 자산을

개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노력은 청소년 시기 중요한 과업(Nurmi, 1991)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생애목표는

큰 그림 안에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역

할을 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Emmons, 1989).

Kasser와 Ryan(1996)은 생애목표를 크게 내재적 생애목표와 외재적 생애목표

로 분류하였다. 먼저, 내재적 생애목표는 인간관계, 자기성장, 사회적 공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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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 스스로가 가치를 두는 목표로, 개인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속

에서 내적인 심리 만족을 추구하고자 한다. 반면 외재적 목표는 물질적 부, 명예

와 같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보상,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문병상, 2011). 생애목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현재 가치를

두고 있는 목표이면서도 자신의 미래 설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생애목

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며 현재의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생애목표를 추구하는가는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

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인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청소

년 시기 생애목표 설정은 청소년 각자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

다(신종호, 서은진 & 이유경, 2011).

2. 생애 목표에 대한 선행연구 

생애목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청소년 시기 학생들이 명예, 물질적 부와 같

은 외재적 목표보다는 인간관계, 자기성장, 사회공헌과 같은 내재적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김보경, 2017). 그러나 문병상(2013)은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들이 지각하는 내재적 목표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외재적 목

표를 추구하는 경향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목표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자기성장과 사회적 공헌,

인간관계와 같은 내재적 목표가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반면, 외재적 목표는 기본심리욕구나 정서적 건강에 유의미하지 않

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2015; 노현종, 손원숙,

2014; 장희선, 2016). 중고등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

리적 안녕감,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김성수(2015)는 내재적 목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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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높이며 우울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으나, 외재적 목

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노현종과 손원숙(2014)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내재적 생애목표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

족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으나, 외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에는 의

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안녕감에 대해서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목표가 인성이나 다른 요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선, 2016).

이상의 연구들은 어떠한 생애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기

본심리욕구 충족, 심리적 안녕감, 정서적 건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부의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보다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만

족을 중시하는 내재적 목표를 추구할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나

안녕감, 행복감 등을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애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나 인성 등이 생애목표 형성의 주요한 요

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현주, 채유정, 2014; 장희선, 2016). 이현주, 채유정

(2014)은 중학교 1학년 시기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중학교 2학년 시기 정서

적 안정,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인들이 중3 시

기 생애목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체험활동이 정서적 안정,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공동체의식은 자기성장, 사회적 공헌과 같은

내재적 생애목표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장희선(2016)은 초등학생 5학년을 대

상으로 인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인성이 바람직하게 길러질 때 외재적 목표보다는 내재적 목표가 함양되었



- 27 -

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행복감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급구성원들과의 유대감, 지지, 배려를 통해 형성된 학급공

동체의식이 학급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생애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급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지지와 신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책임감, 성취감 등은 청

소년들에게 무엇이 가치있는 목표인지, 어떠한 방향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고민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

목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에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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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급공동체의식과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관계

<그림 2>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

E.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급공동체의식, 학생들의 기본심리욕

구, 안녕감과의 구조적 관계와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연구모형은 <그림 1>, <그림 2>

와 같다.

<그림 1>의 연구모형1은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우선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

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유의미한 타자의 영향력을 밝힌

연구들에 근거하고 있다(김혁주, 2016; 정성인, 1998 등). 부모, 친구,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에 긍정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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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급공동체 내에서 느끼는 교사, 친구들의 배

려와 도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형성된 학급공동체의식은 유의미

한 타자와의 관계가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

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학급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와 또래의 지지는 자율

성, 관계성, 유능성 욕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

희, 1988: 김남희, 김종백, 2011).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학급 공동체 의식이 기본심리욕구 및 하위 요소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학급공동체의식은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학급공동체의식은 학생들의 자율성 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학급공동체의식은 학생들의 유능성 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학급공동체의식은 학생들의 관계성 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급공동체의식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역시 유의미한 타자와의

지원적인 관계가 안녕감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였다(김

지원, 김혁주, 2016: 정성인, 1998: 최영란, 송진영, 2017). 특히 청소년기의 연구

들은 또래와의 관계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김혁주, 2016: 최영란, 송진영, 2017, 특히 최영란과 송진영(2017)의 연구에

서는 친구의 지지가 부모나 교사의 지지에 비해 사회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이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주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유

대감으로 이루어지는 학급공동체의식 역시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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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학급공동체의식은 학생들의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의미한 타자와의 관계,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안녕감 향상에 기여하는 경

로가 유의미한지를 탐색하였고, 그 결과 기본심리욕구가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은주,2007:

문은식, 2005: 안도희 외, 2008), 부모, 교사, 또래 관계별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소의 매개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 친구의 관계는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 모두가 매개역할을 수행하여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교사와

의 관계는 자율성 욕구의 매개효과를 통해서만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안도희 외, 2008). 이들 연구결과에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세 가지 기본심리욕

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면, 학급공동체의식의 경우에도 기본심

리욕구의 하위 요소 모두 학급공동체의식과 안녕감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3. 학급공동체의식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학생들의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학급공동체의식은 자율성을 매개로 학생들의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학급공동체의식은 유능성을 매개로 학생들의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학급공동체의식은 관계성을 매개로 학생들의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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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연구모형2에서 설정된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

은 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 지향과 관련한 선행연구(이현주, 채유정, 2014; 서은

국, 2015; 조한익, 김영숙. 2016)의 연구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공동

체의식이 성공, 물질적 부, 명예와 같은 외재적 목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자기성장, 인간관계, 사회적 공헌과 같은 내재적 목표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급공동체의식이

외재적 목표보다는 내재적 목표를 함양하는데 더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4. 학급공동체의식은 생애목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학급공동체의식은 내재적 목표인 자기성장, 인간관계, 사회적 공헌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학급공동체의식은 외재적 목표인 물질적 부, 명예에는 유의미하지 않

거나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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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남학생 여학생 전 체

1학년 182(30%) 146(23%) 328(53%)

2학년 137(22%), 151(25%) 288(47%)

전 체 319(52%) 297(48%) 616(100%)

<표 2>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지역 6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총 638명으로, 남학생

319명(52%). 여학생 297명(48%)으로 구성되었다. 학년별 구성으로는, 1학년 328

명(53%), 2학년 288명(47%)이다.

연구 대상 학생들이 속한 학교에 먼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검사

도구를 실시할 학급의 담임교사와 교과 수업 교사에게 검사 실시 과정을 안내하

였다. 개별 학생들이 연구의 목적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에만 검사 도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회수된 총 638부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문

항(전체문항 중 50% 이상을 일관되게 응답할 경우와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22

부를 제외한 616부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표 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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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과의 구조적 관계와 학급

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

리욕구, 안녕감, 생애목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학급공동체의식

학급공동체의식은 학급 구성원들과의 서로 돕고 배려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소

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나 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체 속

에서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대흥(2012)의 ‘고등학생의 학교

공동체의식, 관계 및 활동수준에 관한 조사연구’에 포함된 ‘학교공동체에 관련된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공동체의식 관련문항에서 학급공동

체의식과 매우 유사한 척도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설문지에서 ‘학급공동체의식’과 관련된 문항들을 먼저 선

별한 후,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학급공동체의식’, 즉,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적인

상호작용 및 유대, 공동체에 대한 헌신,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충족감 등의 의미

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와 교육심리 및 측정 전문가 1인과 ‘학급공

동체의식’의 정의와 해당 문항들의 내용 적합성 여부를 살펴본 후,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의 동일한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

종적으로, ‘학급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학급에 대한 헌신’, ‘구성원들과

의 연대의식’, ‘충족감’ 을 나타내는 5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학급공동체의식’ 측

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급공동체의식’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0으로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학급공동체의식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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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문항수 신뢰도

학급

공동체

의식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

하는 편이다.

5 .70

나는 우리 학급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한다.

나는 학급 활동(청소, 학급회 참여 등)에 적극적

이다.

나는 우리 반 선생님이 친구들과 나를 도와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우리 반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표 3> ‘학급공동체의식’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욕구로 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의 3개의 기본욕구로 구성된다. 자율성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

는 주체성이고, 유능성은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자신감, 관계성은 타인의

지지와 유대감의 표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Ryan과 Deci(2002)가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이명희, 김아영(2008)이 한국형 기본

심리욕구척도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별로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하위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에 적절하게 부하된 문항을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각 척도별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자율성 척도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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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문항수 신뢰도 

자율성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2 .65

나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고 느낀다.

유능성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뿌듯

함)을 느낀다.

3 .74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 한다고 말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관계성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3 .85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표 4> 기본심리욕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 “나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고 느낀다.”의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 유능성 척도는 3문항으로 이루

어졌으며,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뿌듯함)을 느낀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 한다고 말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성 척도 역시 3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내 주변 사람들과 나

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함

께 나눌 때가 많다.” 의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모든 문항은 ‘1=전혀 아니다’ 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위척도별 신뢰도(Cronbach’ alpha)는 .65~.85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신뢰도는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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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함께 나눌 

때가 많다.

전체 8 .82

3. 안녕감

안녕감은 “ 개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녕

감을 측정하기 위해 Keyes(2005)가 개발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Subjective

Well-Being Scale)를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2008)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

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안녕감 척도는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3개

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안녕감’ 척도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등 개

인이 인식하는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함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나만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있다” 등

개인의 성숙도와 기능을 측정하고 있다. ‘사회적 안녕감’ 척도는 “사회 구성원으

로서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있다”와 같은 자신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능하

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매일

그렇다’까지 리커트 6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안녕감을 이루는 하위 요소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느

끼는 전반적인 안녕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안녕감 전체 척도를 연구변인으

로 사용하였다. 전체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91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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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문항수 신뢰도 

안

녕

감

정

서

적

행복하다.

3 .92사는 것이 재미있다.

만족스럽다.

사

회

적

사회(학교나 동아리, 지역사회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

5 .82

학교나 동아리, 지역사회 활동(친구들과의 모임)

에서 소속감이 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사회는 내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심

리

적

내가 짠 계획대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생활한다.

4 .78

친구들(다른 아이들)과 따뜻하고 믿을 만한 관계

를 맺고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이나 활동을 했다.

나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12 .91

<표 5> 안녕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4. 생애목표

생애목표는 미래 삶에 대한 장기적 목표로, 학생들의 개인적인 가치 설정에 따

라 미래에 이루고픈 열망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서 Ryan과 Kasser(2004)의 미래열망지수(Aspiration Index: AI)를 최영미(2013)

가 번안해서 수정한 타당화 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애목표 척도는 5개의 하위

척도로 (인간관계, 자기성장, 사회공헌, 물질적 부, 명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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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문항수 신뢰도 

내

재

적

목

표

인

간 

관

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을 중시한다.
2 .75

나는 인간관계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자

기 

성

장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없는 직업

은 매력적이지 않다.
2 .44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

척도는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인간관계, 자기성장, 사회공헌 등은 내재적 목표로, “내재적 가치” 를

측정하고 있다. ‘인간관계’는 타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거나 다른 문

제들에 비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자기성장’은 스스로 해

야 할 일을 선택하며 배우고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목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사

회적 공헌’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자 하는 목표를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 부’와 ‘명예’는 “외재적 가치” 를 중시하

는 외재적인 목표로, ‘물질적 부’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부유해지고 싶은

바램을 측정하고 있으며, ‘명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

고 싶은 열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기성장’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7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생애목표 척도의 신뢰도는 <표 6>와 같다.

<표 6>  생애목표 문항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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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적 

공

헌

내가 사회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76
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외

재

적

목

표

물

질

적 

부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 다른 요소보다 중

요하다.
2 .70

나는 재산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생각

한다.

명

예

나는 내 분야에서 권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2 .72

나는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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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와 학급공동체의식이 학생들의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고자 SPSS 24.0 와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기본 가정인 변인의 정규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각 변인의 왜도, 첨도수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정규성 분포의

가정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본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와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을 산출하였고,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들은 모두 SPSS 2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넷째, 학급공동체의식과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와 학급공동

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AMOS 24.0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우종필, 2012, p. 240-241). 구조방정식의 “2

단계 접근법은 1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

성을 검증한 후,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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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학급공동체의식은 평균 3.11로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학급공동체의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역시 모든 하위 요소에서 평균 3.85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 학생

들은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의 욕구에서 평균적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의 평균은 4.18, 유능성은 평균 3.85, 자율성 평균

은 3.93으로, 관계성 욕구가 유능성이나 자율성보다 학생들의 삶 속에서 충족되

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점 척도로 측정된 안녕감은 평균 3.93으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사는 것에 대한 재미나 소속감, 만족감, 행복감을 의식하는 걸로 나

타났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생애목표의 경우, 내재적 목표인 인간관계, 자기성장

에서 각각 평균이 4.13, 4.05로 다른 목표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인간관계를 중시

하고 자기성장을 지향하는 성향을 높게 나타냈다. 내재적 목표인 사회적 공헌은

평균 3.82로, 학생들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표지향 정도로 비교적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목표인 명예 역시 평균 3.81로 학생들이 사회적 평

판과 명망을 지향하는 경향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외재

적 목표인 물질적 부의 평균은 3.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급공동체의식과 기본심리욕구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안녕감과 생애 목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안녕감을 나타냈으며, 내재적 목표, 외재적 목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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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
평균 (표준편차)

t
남학생 여학생 전체

학급공동체의식 3.10(.40) 3.13(.43) 3.11(.41) 0.918

기본
심리
욕구

자율성 3.93(.72) 3.94(.78) 3.93(.75) 0.15

유능성 3.86(.65) 3.84(.69) 3.85(.67) -.34

관계성 4.19(.68) 4.17(.68) 4.18(.67) -.35

안녕감 3.79(.98) 4.07(.87) 3.93(.93) 3.78***

생애
목표 

인간관계 3.99(.98) 4.25(.75) 4.13(.88) 3.68***

자기성장 3.97(.62) 4.13(.53) 4.05(.58) 3.44***

사회적 공헌 3.78(.79) 3.87(.78) 3.82(.79) 1.35

물질적부 3.16(.90) 3.45(.87) 3.31(.90) 3.92***

명예 3.68(.84) 3.94(.79) 3.81(.83) 3.92***

<표 7>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N=616)

두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각 목표에 대한 지향정도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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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8>과 같다. 먼저 학급공동체의식은 물질적 부

(r=.01, n.s.)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급

공동체의식과 기본심리욕구와의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는, 관계성(r=.34, p

＜.00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능성(r=.24, p＜.001), 자율성(r=.19,

p＜.001)의 순이었다.

학급공동체의식과 생애목표와의 관계는 내재적 목표와는 비교적 높은 정적상

관을 나타냈고, 외재적 목표와는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는 관계를 보여줬다. 먼저

학급공동체의식은 자기성장(r=.47, p＜.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다음으

로 사회적 공헌(r=.33, p＜.001), 인간관계(r=.28, p＜.001)순이었다. 이에 비해 학

급공동체의식과 외재적 목표와의 상관관계의 경우, 명예와의 상관관계(r=.12, ρ

＜.01)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내재적 목표에 비해 그 상관의 정도

가 낮게 나타났다. 학급공동체의식과 물질적 부와의 상관관계(r=.01, n.s.)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과 유능성(r=.42, ρ＜.001), 관계성과 자율성(r=.37, ρ＜.001), 관계

성과 안녕감(r=.42, ρ＜.001)과의 관계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관련은 있지

만 구분되는 욕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과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능성(r=.46, ρ＜.001)이 가장 높았고, 관계성(r=.42, ρ＜.001), 자율성

(r=.34, ρ＜.001)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와 생애목표와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내재적 목표와의 관계가

외재적 목표와의 관계에 비해 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먼저,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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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 공헌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r=.28, ρ＜.001)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자

기성장(r=.26, ρ＜.001). 명예(r=.15, ρ＜.001), 인간관계(r=.10, ρ＜.01) 순이었다.

그러나 물질적 부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r=-.07, n.s.). 유능성의

경우에는 자기성장(r=.33, ρ＜.0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다음

으로 사회적 공헌(r=.26, ρ＜.001), 인간관계(r=.12, ρ＜.01), 명예(r=.12, ρ＜.01)의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물질적 부와는 부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0, ρ＜.05). 자율성은 유능성과 유사하게 자기성

장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r=.44, ρ＜.001)를 보였고, 인간관계(r=.30, ρ＜.001),

사회적 공헌(r=.16, ρ＜.001)의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

나 관계성이나 유능성과는 달리 자율성과 명예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부와의 관계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안녕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내재적 목표는 자기성장(r=.71, ρ＜.001)이었

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공헌(r=.36, ρ＜.001), 인간관계(r=.25, ρ＜.001)의 순이었다.

외재적 목표인 명예와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r=.11, ρ＜.01)을 나타냈으나, 내

재적 목표에 비해 그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안녕감과 물질적 부와의 관계

(r=.-02, n.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생애목표의 하위 목표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성장과 물질적 부와의 상관

(r=.02, n.s.)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인간

관계와 자기성장이 가장 높은 상관(r=.74, ρ＜.001)을 보였고, 다음으로 자기성장

과 사회적 공헌(r=.49, ρ＜.001), 물질적 부와 명예(r=.38, ρ＜.001), 사회적 공헌과

명예(r=.35, ρ＜.001), 사회적 공헌과 인간관계(r=.32, ρ＜.001)의 순이었다. 명예는

물질적 부 외에도 인간관계(r=.22, ρ＜.001), 자기성장(r=.25, ρ＜.001)과도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명예와의 관계보다는 그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물질

적 부 역시 인간관계(r=.12, ρ＜.01), 사회적 공헌(r=.14, ρ＜.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드러냈지만, 명예와의 관계보다는 그 상관의 정도가 낮았으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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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급
공동체
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생애목표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인간
관계

자기
성장 물질적부 명예 사회적

공헌

학급공동체

의식
1

기
본
심
리
욕
구

관계성 .34*** 1

유능성 .24*** .42*** 1

자율성 .19*** .37*** .46*** 1

안녕감 .47*** .42*** .46*** .34*** 1 **

생
애
목
표

인간
관계

.28*** .10** .12** .30*** .25*** 1

자기
성장

.47*** .26*** .33** .44*** .71*** .74*** 1

물질적
부 .01 -.07 -.10* .02 -.02 .12** .02 1

명예 .12** .15*** .12** .07 .11** .22*** .25*** .38*** 1

사회적
공헌

.33*** .28*** .26*** .16*** .36*** .32*** .49*** .14** .35*** 1

*p<.05; **p<.01; ***p<.001

<표 8>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616)

성장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r=.02, n.s.).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길,<표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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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CMIN/

df
GFI CFI TLI RMSEA

측정모형 375.153** 94 3.991 .92 .92 .90 .07

<표 9>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C.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관계

1. 측정모형 검증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 학급공동체의식과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각

문항들이 해당되는 잠재적 요인에 적절히 부하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측정모

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

과 χ2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수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χ2검정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클수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는 사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같이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한 GFI, 표본의 크기에 영향이 적은 RMSEA와 함께 증분적합지수인 TLI,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는 CFI지수를 함께 고려하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

였다. 일반적으로 GFI, CFI, TLI의 경우 .90이상, RMSEA은 .08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

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과 같이, χ2 지수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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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준

유의미 - 모형도 적합도 부합

사례수에 민감, 다른 적합도지수 

함께 고려

.90이상

적합

.90이상

적합

.90이상

적합

.08이하

적합

 *p<.05; **p<.01; ***p<.001

<그림 3> 학급공동체의식과 기본심리욕구, 안녕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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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베타
S.E. C.R.

학급

공동체

의식

학급공동체의식1 .57 .08 10.00***

학급공동체의식2 .54 .09 9.64***

학급공동체의식3 .59 .10 10.21***

학급공동체의식4 .58 .11 9.64***

학급공동체의식5 .58 .- -

자율성
자율성1 .66 .08 10.68***

자율성2 .73 - -

유능성

유능성3 .64 .06 14.43***

유능성4 .66 .06 14.87***

유능성5 .84 - -

관계성

관계성6 .79 .05 19.83***

관계성7 .87 .04 21.25***

관계성8 .79 - -

안녕감

정서적안녕감 .74 .58 18.76***

심리적안녕감 .81 - -

사회적안녕감 .85 .54 21.19***

  *p<.05; **p<.01; ***p<.001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부하량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잠재변인에 대

한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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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문항이 해당 잠재요

인에 구성하는 적합한 측정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급공동체의식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적접인 영향을

모두 고려한 부분매개모형과 간접적인 경로만을 포함한 완전매개모형을 구분하

여, 새로운 잠재변인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각 모형의 적합도 뿐 아니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두 모형을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그림 4> 학급공동체의식 구조적 관계 검증



- 50 -

χ2 df 유의도 TLI CFI GFI RMSEA

부분매개

모형
330.520 91 .000 .91 .93 .93 .06

완전매개

모형
368.565 90 .000 .90 .91 .93 .07

모형

차이검증
38.045 ∆χ2부분매개모형-χ

2
완전매개모형=38.045, p<.05

<표 11>  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 비교 검증 결과

두 모형 모두 χ2 검증을 제외한 모든 모형적합도 지수에서 양호한 수준을 나

타냈다. 그러나 두 모형의 비교를 통한 χ2 차이검증결과,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χ2부분매개모

형-χ2 완전매개모형=38.045, p<.05),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도 부분매개모형이 전

반적으로 더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급공동체의식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뿐 아

니라 기본심리욕구를 통해서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포함한 부

분매개모형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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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표준화

계수 (ℬ)

비표준화

계수(Ｂ)
S.E. C.R.

학급공동체

의식

→ 자율성  .28*** .50 .12 4.37

→ 유능성  .32*** .58 .11 5.30

→ 관계성  .44*** .95 .13 7.34

자율성 →

안녕감

.09 .15 .11 1.39

유능성 →   .31*** .50 .11 4.74

관계성 →   .12*** .17 .07 2.43

학급공동체의식 → 안녕감  .39*** 1.16 .17 6.78

<그림 5>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과의 구조적 관계

<표 12>  구조모형 경로 검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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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ｚ

학급공동체

의식
→ 자율성 → 안녕감   .075    1.29

학급공동체

의식
→ 유능성 → 안녕감   .291    2.44 ***

학급공동체

의식
→ 관계성 → 안녕감   .161    2.30 ***

  *p<.05; **p<.01; ***p<.001

<표 13>  학급공동체의식과  안녕감에 대한 매개효과 Sobel 검증결과

부분매개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표 12>과 같다.

학급공동체의식은 기본심리욕구에 모두 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

계성에 미치는 영향(β=.44, p<.001)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능성(β

=.32, p<.001), 자율성(β=.28, p<.001)의 순이었다.

한편, 학급공동체의식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β=.39, p<.001), 학급공동체의식이 1점이 높아질수록 안녕감 점

수가 1.16점 높아진다는 것(B=1.16, p<.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급공동체의식

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심리욕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능성과 관계성이 안녕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유능성 β=.31, p<.001; 관계성 β=.12, p<.001), 자율

성(β=.09, n.s)과는 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은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Sobel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학급공동체의식이 유능성, 관계성을 매개로 안

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유능성=.29, p<.001; 관계

성=.16, p<.001), 자율성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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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CMIN/

df
GFI CFI TLI RMSEA

측정모형 247.171 75 3.296 .95 .92 .89 .06

수용기준

유의미 - 모형도 적합도 부합

사례수에 민감, 다른 

적합도지수 함께 고려

.90이상

적합

.90이상

적합

.90이상

적합

.08이하

적합

<표 1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D.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

1. 측정모형 검증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학급 공동체의식과

생애목표를 구성하는 각 문항들이 해당되는 잠재적 요인에 적절히 부하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수에 민감한 χ2

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14> 와 같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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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급공동체의식과 생애목표 측정모형 적합도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학급공동체의식, 생애목표의 각 측정문항이 해당 잠재변

인에 부하된 통계값은 아래 <표 15>와 같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47이상으로 해당 잠재요인에 적절하게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측

정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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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베타
S.E. C.R.

학급

공동체

의식

학급공동체의식1 .58 .10 9.67***

학급공동체의식2 .56 - -

학급공동체의식3 .59 .17 9.71***

학급공동체의식4 .56 .12 9.52***

학급공동체의식5 .57 .12 9.57***

인간관계
인간관계1 .83 .08 11.68***

인간관계2 .73 - -

자기성장 
자기성장3 .63 .15 7.58***

자기성장4 .47 - -

사회적공헌
사회적공헌5 .74 .66 13.65***

사회적공헌6 .81 - -

물질적부
물질적부7 .88 .08- 8.21***

물질적부8 .61 - -

명예
명예9 .71 .08 12.01***

명예10 .79 - -

 *p<.05; **p<.01; ***p<.001

<표 15>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부하량

2.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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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χ2 df P TLI CFI GFI RMSEA

구조모형 300.210 79 .000 .87 .90 .94 .06

<표 16>  구조모형 검증 결과

*p<.05; **p<.01; ***p<.001

<그림 7>  학급공동체의식, 생애목표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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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로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β)
 S.E.  C.R.

학급

공동체

의식

→ 인간관계 .48*** .96 .13 7.60

→ 자기성장 .43**** .61 .12 4.92

→ 사회적공헌 .47*** .92 .13 7.11

→ 물질적부 -.00 -.01 .10 -.07

→  명예 .23** .52 .13  3.93

<표 17>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를 살펴본 결과, χ2지수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학급공동체의식이 각각의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은 <표 17>과 같다. 학급공

동체의식은 내재적 목표인 인간관계(β=.48, p＜.001), 사회적 공헌(β=.47, p

＜.001), 자기성장(β=.43, p＜.0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

해 외재적 목표인 명예(β=.23, p＜.001)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

으며, 물질적 부(β=.00, n.s.)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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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6개 고등학교 616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학급공동

체의식이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충족을 매개로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학급공

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학급공동체의식의 평균은 3.1(4점 척도)

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급공동체

안에서 학급 구성원끼리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구성원들 간에 기본 신뢰를 통한

충족감,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심리욕구의 평균(5점 척도)

은 관계성 4.18, 유능성 3.88, 자율성 3.93로, 기본심리욕구 역시 대체적으로 충족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성은 다른 욕구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

나 고등학생들의 관계성욕구는 상대적으로 그 충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6점 척도로 측정된 안녕감은 평균 3.93으로, 사용된 척도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안녕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급공동체의식은 기본심리욕

구, 안녕감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관계성 r=.34, p<.001; 유능

성 r=.24, p<.001; 자율성 r=.19, p<.001; 안녕감 r=.47, p<.001). 이는 학급 구성원

들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유대감, 공동체 활동의 헌신을 통한 충족감으로 구성

된 학급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며, 안녕감

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의미한 타자(부모,

친구,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돕고 심리적 안녕감에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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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안도희 외, 2008; 김남희, 김종백, 2011)와 맥을 같

이 한다. 이는 학급의 또래 친구들과의 지지적 관계, 유대감, 연대의식을 나타내

는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적 심리욕구와 안녕감에 대한 유의미한 타자들의 자율

성 지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급공동체의식과 생애목표와의 관계는 내재적 목표인 인간관계, 자기성장, 사

회공헌과는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r=.28-.47, p<.001)을 나타냈고, 외재적 목표인

명예와는 유의미하지만 낮은 정적관계(r=.12, p<.01)를, 물질적 부와의 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내재적 목표인 자기성장(r=.47, p<.001)과 가

장 높은 상관을, 다음으로 사회적 공헌(r=.33, p<.001), 인간관계(r=.28, p<.001)

순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급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배

려하며 소속감을 느낀 학생들일수록 스스로 성장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

헌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한 생애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결과는 학급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소속감을 느낀 학생들일

수록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며 자신이 속한 공

동체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연구결과(Battistisch et al., 1992)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학급공동체의식은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

는 것을 드러낸다. 외재적 목표이지만 명예와의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난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있는 사람이 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급공동체의식과 외재적 목표 간의 유의미하지만 낮은 상관은 두 변인

의 의미 안에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공통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는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비해 비

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관계성-안녕감 r=.42, p<.001; 유능성-안녕감 r=.46,

p<.001, 자율성-안녕감 r=.34, p<.001). 이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청소년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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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과제나 새로운 도전 앞에서 경험하는 유능성은 자

신감과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이명희, 김아영 2008; Ryan & Deci, 2002)는 결

과와 유능성 욕구를 충족한 개인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되

어, 긍정적인 동기를 내면화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결과처럼(전성희, 유미숙 2010)

여러 선행연구들을 지지해준다. 이상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학급공동체의식과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연구문제 검

증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인, 학급공동체의식,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급공동체의식은 기본

심리욕구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관계성 β=.44, p<.001; 유능

성 β=.32, p<.001; 자율성, β=.28, p<.001), 안녕감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

인 영향(β=.3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에 미

치는 학급공동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급공동체에 속해있

다는 소속감,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여 기여하고 있다는 충족감이 다른 욕구에

비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관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학급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유능감을 향상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andura(1997)에 의하면 유능

감이나 자기 효능감의 중요한 원천으로 성공의 경험, 타인의 피드백과 격려, 모

델링이 있다. 학급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에 참여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

드백을 제공받고 자신이 따르고 싶은 또래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즉, 학급공동

체는 유능감의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유능감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급공동체의식이 자율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은 학생들이 학급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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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충족감을 느낀다고 여길 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인

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충족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그러나 관계성이나 유능성에 비해 자율성에 미치는 학급공동체의식의 영

향력이 낮은 것은 자율성의 본질과 연결된다. Ryan와 Deci(2002)의 자율성의 본

질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면 학급공동체 안에서는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보다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분위기 더 중요하기에

학급공동체의식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급공동체의식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39, p<.001). 특히 학급공동체의식 척도에서 1점이 높아질수록 안녕

감 척도의 점수가 1.16점 높아진다는 것(B=1.16, p<.001)은 학급공동체의식이 고

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의미한 타자들과의 관계의 질이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여러 선행연구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김종백, 2011; 안도희 외, 2008).

기본심리욕구인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능성, 관

계성욕구에서만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유능성 β=.31, p<.001; 관계성 β=.12,

p<.001; 자율성, β=.09, n.s.). 안녕감과 기본심리욕구와의 상관관계와는 달리, 구

조방정식모형의 경로계수에서 드러난 안녕감에 미치는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의

상대적 영향력의 편차는 비교적 컸으며, 유능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

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유능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성취감을 느

낄 때, 삶에 대한 만족도, 안녕감이 가장 높아진다는 것이다. 관계성 욕구의 충족

정도도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주변 사람을 좋아하고, 서로 감

정을 나누며 돕고 배려하는 관계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율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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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과제나 목표를 선

택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Reeve, 2009; Schunk;

Pintrich, & Meece, 2008). 그러나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살아가는 청소년

들의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자율성은 오히려 학생들의 현실과 자신이 놓

인 상황에 대한 불만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안

녕감 및,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유의미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 사랑, 존중, 도움(정성인, 1998)과 같은 긍정적인 심

리적 자원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한유진, 최나야, 2004). 이를 통해 관계 속에서 유능성을 발휘하게 된다. 뿐만 아

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지지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어

떤 사람인지를 지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율적으

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자율적인

상태가 될 때 본인이 유능성이 강력하게 발휘되며 안녕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소영, 신희천(2009)의 연구에서도 ‘관계성’이 ‘자율성’보다 삶의 만족과 정적

정서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불러오기에 자신의 자율적 행동을

선택하는 것보다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우선

적으로 선택했다고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Ryan과 Deci(2000)는 학생들의 유능감 욕구 충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자신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적 피드백의 기능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공동

체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급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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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학생들 자신들이

살아가는 주된 환경 안에서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 바람직하게 기여할 것

이다. 관계성이나 유능성에 비해 자율성에 미치는 학급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이 낮

은 것은 자율성의 본질과 연결된다. Ryan과 Deci(2002)의 자율성의 본질이 자신

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면 학급공동체 안에서는 혼자 스스

로 결정하는 부분보다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분위기 더 중요하기에 자율성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심리욕구가 안녕감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심리욕

구를 매개로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에서도 확인되었다. Sobel검증을

통해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율성을 제외한 유능성과 관계성

의 매개효과(유능성=.29 p<.001; 관계성=.1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학급공동체의식은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 충족감을 높임으로써

안녕감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급공

동체의식은 내재적 목표인 인간관계(β=.48, p<.001), 사회적공헌(β=.47, p<.001),

자기성장(β=.43, p<.0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의 정도

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재적 목표인 명예(β=.23, p<.001)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으며, 물질적 부(β=.00, n.s.)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공동체의식이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헌하고 그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려는 생애목

표를 지향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명예에 미치는 학급공동체의식

의 영향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터 인정받는 지위를 가진다는 명예 목표 역시 공동체의식의 높아졌을 때 가질

수 있는 구성원의 태도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급공동체의식이 물질적

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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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태도가 물질적 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지도 감소

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물질적 부에 미치는 다른 변인의 영향력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다. 한호종

(2015)은 삶의 목표가 관계 지향적이거나 성장지향적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진다고 강조하였다. 학급공동체의식이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공헌, 관계지향적인

목표인 내재적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시기

가 올바른 생애목표 설정을 위해 학급공동체에서 구성원과 배려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급공동체의식은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생애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급공동체가 학생들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공간으

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함께 모여 가르치고 배

우는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은 제대로 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

의 만족도나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학급

공동체의식이 학생들에게 외재적 목표인 물질적 부나 명예보다 자기 주변사람과

의 인간관계와 사회적공헌등의 내재적 목표를 세우는데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노력하는 학급 풍토가 조성될 때 학생들의 삶의 목표설정과

같은 미래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학급공동체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급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자

기를 받아들이게 되며(Cobb, 1976)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가 긍정적으

로 충족되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의 긍정적인 상

호작용과 이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식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애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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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탈과 부적응, 학교폭력 등의 문제

에 직면했을 때, 이를 개별학생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학급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자신이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유

대감을 느끼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들이 학급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학급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학생들은 서로 도우며 다양한 일탈, 비행, 폭력, 부적응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학급 풍토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편, 수많은 진로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유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나 미래설계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이 학생 개인의 생

애목표 역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건강한 생

애목표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안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건강한 학급공동

체 분위기와 학급 풍토를 형성하는 것 역시 학생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학급공동체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2.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학급공동체의식이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생애목표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학급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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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들을 함께 포함시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세 하위 욕구가 학급공동체의식과 안녕감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이 드러났다. 특히 자율성과 학급공동체, 안녕감과의 관

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맥락을 반영한 결과인지, 학생들

의 발달단계나 고등학교 유형별로 달리 드러나는 문제인지를 깊이 분석할 필요

가 있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자기조절능력이 점차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

에서 자율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급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학급공동체가 생애목표 형성에 필요

한 다양한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학급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주로 구성

원들 간의 관심, 헌신, 연대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는 학급공동체의식의 다

양한 의미 중 연대의식, 소속감, 유대 등을 중심으로 학급공동체의식을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학급공동체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려 측정문항을 구성한다

면 본 연구가 바라보지 못한 학급공동체의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현장을 개

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섯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따라서 지역규모나 학교유형이 다를 경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특성을 포

함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지역과 특성별로 연구결과를 비교하거나, 국내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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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생애목표 중 자기성장은 신뢰도(Cronbach α=.44)

가 낮게 나타났다. 2개 문항 중 하나의 역문항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요인부하

량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성장 척도가 포함된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생애목표를 활용한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공계순,

서인해, 2016) 본 연구의 결과가 드러내는 변인들과의 관계나 영향력의 경향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자기성장 척도의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생애목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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