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19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활용한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삶의만족도에대한종단연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현 주

[UCI]I804:24011-200000267432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활용한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삶의만족도에대한종단연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A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Mediating Effects of Peer Communication & Career Identity -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현 주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활용한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삶의만족도에대한종단연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희 서

이논문을사회복지학박사학위신청논문으로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현 주



김현주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호남대학교 교수 (인)

위 원 호원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i -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제1절 삶의 만족도 ···································································································· 5

1. 삶의 만족도의 의의 ····························································································· 5

2. 삶의 만족도의 주요이론 ·······················································································6

3.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15

제2절 공동체의식 ····································································································17

1. 공동체의식의 의의 ····························································································· 17

2.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 ····················································································· 18

제3절 또래의사소통 ·································································································· 20

1. 또래의사소통의 의의 ························································································· 20

2. 청소년 또래의사소통의 영향요인 ································································· 21

제4절 진로정체감 ····································································································· 22

1. 진로정체감의 의의 ···························································································· 22

2. 청소년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 ······································································ 24

제5절 주요변수들의 관계 ······················································································ 26



- ii -

1. 공동체의식과 또래의사소통 및 삶의 만족도 ··········································· 26

2.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 및 삶의 만족도 ··············································· 27

3. 선행연구의 평가 ···························································································· 28

제 3 장 연구 설계 ················································································ 34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4

1. 잠재성장모형 ···································································································· 34

2. 연구모형 ············································································································ 42

3. 연구가설 ············································································································ 45

제2절 분석대상 및 자료 ···················································································· 48

제3절 측정도구 ········································································································49

1. 삶의 만족도 ······································································································ 49

2. 공동체의식 ········································································································ 50

3. 또래의사소통 ···································································································· 51

4. 진로정체감 ········································································································ 52

제4절 자료의 분석방법 ······················································································ 53

1. 분석절차 ············································································································ 53

2. 자료처리방법 ···································································································· 54

제 4 장 실증분석 ················································································· 58

제1절 연구대상의 특성 ······················································································ 58

1. 표본의 특성 ······································································································ 58

2. 변수의 기술통계 ······························································································· 58

3. 변수간 상관관계 ······························································································· 61

제2절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변화 ································ 61

1. 삶의 만족도 ······································································································· 63



- iii -

2. 공동체의식 ········································································································ 65

3. 또래의사소통 ································································································· 67

4. 진로정체감 ····································································································· 69

제3절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 ······································································ 71

1.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 71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73

3.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매개효과 ·········································· 75

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85

제4절 연구결과와 논의 ····················································································· 95

1.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변화 ·············································· 96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 ·························································································99

3.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매개효과 ········································ 103

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 108

제 5 장 결 론 ····················································································· 11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11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 113

1. 이론적 시사점 ······························································································· 113

2.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실천적 시사점 ························································· 114

3. 정책적 시사점 ····························································································· 115

제3절 향후 연구방향 ·························································································· 116

참고문헌 ····················································································································· 118

부록 ····························································································································· 137



- iv -

표 목 차

<표 2-1> 국내 패널데이터 활용 선행연구 ···························································· 30

<표 3-1> 삶의 만족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 49

<표 3-2> 공동체의식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50

<표 3-3> 또래의사소통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51

<표 3-4> 진로정체감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 52

<표 4-1>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 59

<표 4-2> 공동체의식의 기술통계 ············································································· 59

<표 4-3> 또래의사소통의 기술통계 ········································································· 60

<표 4-4> 진로정체감의 기술통계 ············································································· 61

<표 4-5>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62

<표 4-6>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 63

<표 4-7>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 64

<표 4-8>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 65

<표 4-9> 공동체의식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 67

<표 4-10>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67

<표 4-11> 또래의사소통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 68

<표 4-12>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69

<표 4-13> 진로정체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 70

<표 4-14>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 73

<표 4-15>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74

<표 4-16>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76

<표 4-17>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77

<표 4-18>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 79

<표 4-19>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 유의성 검증 ······································· 80

<표 4-20>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 81

<표 4-21>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82

<표 4-22>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 84



- v -

<표 4-23>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 85

<표 4-24>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 86

<표 4-25> 집단별 형태동일성 적합도 지수 비교 ·················································· 88

<표 4-26> 절편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 비교 ·················································· 90

<표 4-27>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 비교 ·············································· 91

<표 4-28> 경로동일성 적합도 지수 비교······························································· 93

<표 4-29> 경로동일성제약모형의 집단비교 유의성검증 결과······································ 94

<표 4-30>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 98

<표 4-31>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101

<표 4-32>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 결과 ································ 104

<표 4-33>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 결과 ···································· 106

<표 4-34>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 107

<표 4-35> 연구문제 4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 110



- vi -

그 림 목 차

<그림 2-1> 삶의 만족에 대한 상향이론 ··································································· 7

<그림 2-2> 삶의 만족에 대한 하향이론 ··································································· 8

<그림 2-3> 삶의 만족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델 ······················································ 9

<그림 3-1>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무변화모형 ························································· 37

<그림 3-2>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일차함수변화모형 ·············································· 37

<그림 3-3>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다차함수변화모형 ················································38

<그림 3-4> 매개효과의 기본모형 ············································································· 41

<그림 3-5> 다변량잠재성장 연구모형 ····································································· 44

<그림 4-1>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 64

<그림 4-2>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66

<그림 4-3>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 68

<그림 4-4>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70

<그림 4-5>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 ··································································· 72

<그림 4-6>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 ········································································· 76

<그림 4-7> 진로정체감 매개모형 ············································································· 81

<그림 4-8> 형태동일성 검증모형 A ········································································ 87

<그림 4-9> 절편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 B ··························································· 89

<그림 4-10>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 C ····················································· 91

<그림 4-11> 경로동일성 검증모형 D ······································································ 92

<그림 4-12>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104

<그림 4-13>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 106



- vii -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Mediating Effects of Peer Communication & Career Identity -

Hyun-Joo, Kim

Advisor: Prof. Hwie-Seo Park,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 community consciousness, life satisfaction, peer communication,

career identity and gender difference. For the analysis, the data of

1989(male 1008, female 981) from the middle school grade 1 panel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from Year 3(middle

school grade 3) through to Year 6(high school grade 3) were used, for

which a Longitudinal Latent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The analysi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was a variation among the students to the initial status of life

satisfaction, community consciousness,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the status showed stable changes. Except for community

consciousnes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itial status and the growth change rate of life satisfaction,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the adolescents with higher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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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tended to show a slower growth change rate, whereas those with

lower initial status showed a rapid growth change rate.

Second, the analysis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f the initial status

of community consciousness on that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a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f the initial status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at of life satisfaction. This

suggested that the middle school grade 3 students with a higher community

consciousness tended to have a higher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students with a higher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tended to have a higher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als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f the growth change rate of community consciousness on

that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and a positive correlation

effect of the growth change rate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at of life satisfaction. This implied while students grow from the

middle school grade 3 to the high school grade 2, the higher the growth

change rate of community consciousness was, the higher that of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was, and so was that of life satisfaction.

Third, the study found following mediation effect of adolescent peer

communication and career identity in between adolescent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initial status of peer commun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between that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growth change rate of

peer commun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between that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of life satisfaction. The initial status

of career identity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between that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growth

change rate of career identity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betwee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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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at of life satisfaction.

Fourth, the results found a significantly(P<.01) different effect of the initial

status of community consciousness on that of career identity between the

two genders.

Keywords: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Life Satisfaction, Community

consciousness, Career Identity, Peer Communication, Latent Growth Model,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Mediating Effect,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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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의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성인으로 성장

하는 과도기에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왔고, 이런 청소년 문제는 종종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와 전

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하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업, 진로, 정신건강 등으

로 상담한 사례는 5년 전과 비교해 38%나 증가하였다(아시아경제, 2019).

또한, 2018년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

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문화체육관광부, 2018)

대부분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높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임종필, 2017; 김윤희ㆍ김현숙, 2016)와 일맥상

통한다.

청소년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사회적 문제

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삶의 만족은 개인을 둘러싼 내적․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할 수 있는데(Diener & Fujita, 2005)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

로 도입된 이후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협력하

여 청소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받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감 형성시기이며 또래 관계가

밀접한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미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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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동체의식과 함께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을 들 수 있다.

또래관계는 가족관계와는 다른 성질의 관계로(Furman & Buhrmester, 1992), 친

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

른 시기와 비교하여 더 크다(Yim & Hibbard, 1996). 예를 들면, 또래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할 경우 상호작용이 결핍되어 불안감과 우울함을 가지게 되고, 결

과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정서적 지원과 사회

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Sullivan, 1953) 원만한 친구관계

를 형성하기 위한 또래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윤희ㆍ김현숙, 2016). 더불어 청소년 시기는 자아이

해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어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삶의 만족을 추

구하게 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진로정체감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변화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

로 특정한 시점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본 횡단연구들이 대부분으로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간 관계를 살피는 종단연구는 미비하였

다.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선경(2018)은 횡단연

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한계점으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횡단연구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변수들 간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으나 다시점의 영향력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종단연구는 개인과 집단의 성장발달과 변인들 간 변화

및 인과관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횡단연구의 한계

점을 보완하고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에 대한 각각

의 변화와 영향력 및 상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경험적 특성과 상황적 원인 등 다양한 환경이 통합되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

다는 통합모델에 근거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으로 진로정체

감을 선정하고, 외적요인으로 또래의사소통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또래의사소통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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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집단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각각

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

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

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

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의 KCYPS(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자료 3차년도(2012년), 5차년도(2014년), 6차년도(2015년)의 3개년

패널 데이터자료 중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의 문항

에 모두 응답한 198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분석을 위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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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종단매개효과분석을 위해 청소년의 개인내적요인으로 또래의사소통을 선정

하여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넷째, 종단매개효과분석을 위해 청소년의 개인외적요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선

정하여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집단비교를 위해 청소년을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영향정도가 남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의 종단매개효과와 집단비교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들을 결정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성의

Cronbach'α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의 성장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 별 적합도 검증을

거치고 난 후 최종적인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였다. 넷째, 결정된 잠재성장모형

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붓스트랩을 적용하여 잠재성장모

형의 간접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성별 집단 비

교를 위해 형태 동일성 검증, 절편의 평균 동일성 검증, 기울기의 평균 동일성

검증, 경로 동일성 검증을 순서대로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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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1. 삶의 만족도의 의의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스스로의 개인적 평가로(Diener & Diener,

1995) 매일 생활 활동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고 목적을 성취하며 낙천적인 태도

및 감정을 유지하는 것(Neugarten et al., 1961), 자신의 삶 전체를 고려한 전반

적인 판단(Diener, 1994), 다양한 자신의 삶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

(Huebner, 2004), 다양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정도의 인지적

평가 및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Fujita & Diener, 2005) 등으로 정의

내린다.

국내의 연구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자신이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

민이 적은 상태로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상태(김신영 등, 2006),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는 정도와 정서적인 행복감이 포함되는

것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표현하였다(황재원ㆍ김계현, 2009).

이처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Diener, 1984). 첫째, 외적 기준과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소득이

나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개념이

다. 둘째,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관적인 관점에

서 판단하는 개념이다. 셋째는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의 심리상태가 우

세한 정서적 측면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현대 연구자들이 선호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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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김남

정ㆍ임영식, 2012)에 의해 사는 게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최미원, 2017).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

년들의 행복지수는 2018년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2개국 가

운데 22위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상태(Fujita & Diener, 2005)이므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환경 등의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조성연ㆍ김혜원ㆍ김

민, 2011).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란 전반적으로 ‘삶이 즐겁고 안정되며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2. 삶의 만족도의 주요이론

사회과학에서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

복(Happiness), 주관적인 안녕(Subjective Well-being)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

여 연구하여 왔다(황매향ㆍ최희철ㆍ임효진, 2016; 송정화,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 주관적인 안녕, 삶의 질 등의 용어를 삶의 만족도의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삶의 만족에 대한 주요이론으로 통합모델과 심리적 과

정을 중심으로 한 욕망충족이론, 목표이론, 비교이론, 적응과 대처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삶의 만족도의 통합적 설명모델

삶의 만족에 대한 인지적 관점으로 상향이론(Botton-up theory)과 하향이론

(Top-down theory)을 통합한 통합모델을 들 수 있다(권석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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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철학1)이 기원인 상향이론(Botton-up theory)은 백지상태의 마음이 경

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Feist et al., 1995). 상황적 원인에 주목하는 학자들

이 지지하는 이론으로 삶의 만족도란 한 사람의 결혼과 가족생활, 재정 및 주

거 상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의 합을 의미한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을 판단할 때 순간적으로 행복한 경험과 순

간의 심리적 계산을 하는데 인간이 행복한 이유는 이러한 행복한 경험과 순간

을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이때의 중요한 경험

은 복권당첨 등의 극적인 사건경험이 아닌 학업이나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등

의 일상생활경험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Ryff, 1997), 경험이 삶의 만족을 결정

하므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을 파악하려 한다(구재선ㆍ김의철, 2006).

<그림 2-1>과 같이 소득증가, 결혼생활, 직장생활, 여가활동, 종교생활을 통

한 만족감, 기쁨, 성취감, 즐거움, 유대감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므

로 즐겁고 기쁜 긍정적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

한 긍정적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과 상황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

(권석만, 2008).

<그림 2-1> 삶의 만족에 대한 상향이론(권석만, 2008)

1) 근대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주장한 경험론 철학으로 태

어날 때부터 백지인 인간의 마음은 경험에 의해 지식이나 관념이 생긴다는 것이다(곽영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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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나 여가활동 등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 및 유대감 등을 많이 쌓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향이론이 삶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향이론은 전 인생에 대

한 삶의 만족도를 더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Diener, Oishi & Lucas, 2003).

Kant철학2)에 기초한 하향이론(Top-down theory)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의 내적특성(통제감, 성격적 경향성, 자기존중감, 외향성, 신경증 등)에 의

해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본다(Costa & McCrae, 1980).

<그림 2-2> 삶의 만족에 대한 하향이론(권석만, 2008)

하향이론에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환경적 여건보다 삶의 태도에 의해서 보

다 더 강한 영향을 받는데 <그림 2-2>와 같이 개인의 유전적 기질, 낙관성, 외

향성, 긍정 정서성 등 성격적 요인들은 일상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교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권석만, 2008).

2) 18세기 후반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합리론과 경험론

을 통합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현상은 단순한 경험에 의한 인식이 아닌 외적경험과 순수한

지식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인식능력을 비판하고 한계를 설정하였다(곽영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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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성격이나 정서 성향 및 유전적 기질

등의 영향을 받아 사고(思考)와 행동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삶의 만족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델(권석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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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모델은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삶의 여건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객관적인 삶의 여건과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진 전반적인 성격차원에 대

한 매개역할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본다(Brief et al., 1993).

삶의 만족도는 성격특성과 삶의 여건의 상호작용에 의한 심리적 과정의 산물

로 성격적 요인에 의한 하향적인 영향과 삶의 여건과 경험들을 통한 상향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으므로 인간은 대부분 성격적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데 동일한 상황이라도 외부환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행동

적 반응에 대한 성격적 요인의 영향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반응이 각기

다르다(권석만, 2008).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통합적 접근법은 삶의 만족도의 형성 요소 및 형성

과정을 알려주므로 삶의 만족도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잘 설명한다(구재선

ㆍ김의철, 2006).

삶의 만족에 대한 통합적 설명모델 <그림 2-3>과 같이 사람들은 유전적 요

인의 영향으로 생의 초기경험을 하고 성격 및 태도가 형성됨과 동시에 소속된

가족과 집단 및 국가의 사회 환경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 사건들

은 동기, 사고(思考), 행동, 정서 등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므로 하향적인 영향과 상향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석만, 2008).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의 통합모델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성격특성과 일상생활 속의 삶의 여건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2) 욕망충족이론(Desire fulfillment theory)

욕망충족이론은 인간이 다양한 욕망(성욕, 식욕,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등)

을 충분히 충족하였을 때 삶의 만족을 느낀다는 이론이다(Diener, 1984).

욕망은 욕구, 충동, 동기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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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하는 내면적인 원동력으로(권석만, 2008) 동

기에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하며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Ford,

1992).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 내재적 동기는 돈, 재물, 권

력, 명예 등과 같은 외적보상을 얻기 위한 외재적 동기와 달리 심리적 욕구에

의해 작동되므로 심리적 성장 및 자아실현 욕구를 반영하는 내재적 동기의 충

족은 매우 중요하다(권석만, 2008). 내재적 동기는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숙련된 경험을 추구하는 유능성의 욕구, 인간관계를 상호 지지적인

관계로 형성하고자 하는 관계성의 욕구, 삶의 중요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자율성의 욕구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Ryan & Deci, 2000).

Diener(1984)에 의하면 욕망충족으로 인한 쾌감과 환경적인 여건충족으로 인

한 만족감이 더해져 삶이 만족스러워진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선천적으로 타

고난 생리적 욕구와 후천적인 심리적 욕구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

한 욕구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로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Maslow3)의 욕구위계발달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의 욕구(생리적 욕

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욕구인 결핍욕구와 상위욕구인 성장욕구로 크게 구분

하며 하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욕구의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송대영,

2007).

Freud4)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성적욕구와 공격성 욕

구의 충족과정이 인간의 삶이며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타협과 절충의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욕망충족이론은 인간의 욕망

충족상태가 일시적이며 자신보다 풍요로운 타인을 보면 삶의 만족이 떨어진다

는 이론의 한계가 있다(권석만, 2008).

3) Abraham Maslow(1908~1970): 미국의 심리학자로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를 비판하며 인본주의

심리학을 창시하였다. 인본주의 이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대영·최현섭(2014)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참고하기 바란다.

4) Sigmund Freud(1856~1939):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이며 정신병리학자로 정신분석이론을 창

시하였다. 정신분석적 이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대영·최현섭(2014)의 『인간행동과 사회환

경』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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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충족이론에 의하면 내적 동기에 의한 욕망이 충족될 때 쾌감과 만족감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내적동기 유발에 힘써야 할 것

이다.

3) 목표이론(Goal theory)

목표이론은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진전하며 목표의 성취를 이

룰 때 행복을 느낀다는 이론으로 목표는 개인이 이루고 싶은 구체적 지향점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뜻한다(Austin & Vancouver,

1996).

목표는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목표와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회피목표가 있는

데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목표가 행복과 관련성이 높다(권석만, 2008).

목표이론에서는 목표의 성취(Wilson, 1967), 목표의 구체성(Emmons, 1992), 목

표들 간의 일관성(Sheldon & Kasser, 1995), 목표를 향한 접근속도(Hseem &

Abelson, 1991)등에 따라 행복하다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인간은 내재적 동기가 잘 충족된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할수록, 목표와 성취의 격차가 작을수록, 구체적인 목표와 더불어 장기적인

추상적 목표를 세울수록, 목표들 간 갈등이 적고 통합성이 높을수록, 목표를 향

한 접근속도가 빠를수록 더 행복하다.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자기수용을 하며 타인을 돕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회적인 명성이나 물질적 성공을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고(Cantor & Sanderson, 1999), 추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

람들은 현재의 행복도가 낮다(Emmons, 1992).

개인적 추구는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작은 목표들을 통합한

것으로 공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개인적 추구를

지닐 때 삶의 만족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Emmons, 1992).

평가이론을 제안한 Lucas 등(2000)은 주요 목표를 향한 진전과정이 가장 중



- 13 -

요한 평가요소이며 평가는 평가기준, 개인의 기질과 성격, 소속문화, 처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평가과정의 핵심은 추구하는 목표의 달

성정도와 앞으로 얼마나 잘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권석만,

2008 재인용).

목표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재적 동기에 의한 장기적인 목표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통합된 목표를 세우고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성취감을 느낄 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비교이론(Discrepancy theory)

비교이론은 괴리이론이라고도 하며 인간은 어떤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그 비

교기준과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면 행복하다는 이론이다(Michalos, 1985).

인간은 자신의 과거의 삶, 지향하는 목표, 이상적인 자기상, 타인 등을 중요한

비교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보다 자신

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속성이 중요하며 비교기준과의 차이가 긍정적인 방향

으로 클수록 행복하다(권석만, 2008).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적 비교는 자신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

로 수평적 비교(자신과 비슷한 타인과의 비교), 상향적 비교(자신보다 더 나은

타인과의 비교), 하향적 비교(자신보다 못한 타인과의 비교)가 있는데 상향적

비교보다 하향적 비교를 할 때 더 행복하다(Lyubomirsky & Ross, 1997).

과거와의 비교는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나아졌다는 변

화를 인식할 때 행복하다는 것으로 절대적인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변화의 인식이 중요하다(권석만, 2008).

지향하는 목표와의 비교는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행복

을 느끼는 것으로 일차적 평가(자신의 목표와 관련한 의미평가)와 이차적 평가

(사건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방법 평가)가 있으며 개인이 직면한 사건은 일차적

평가에서 목표 관련성(자신의 목표와 특정한 사건의 관련성 정도), 자아 관여성

(사건이 자신의 삶의 만족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목표 합치성(자신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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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에 대한 도움의 정도)의 측면에서 평가한다(Lazarus, 1981, 1991).

긍정적인 자존감의 형성과 유지에는 자기평가 과정, 자기입증 과정, 자기고양

과정이 관여하는데 자기평가 과정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과정이고 자기입

증 과정은 자기평가의 확인과정이며 자기고양 과정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평가

과정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고양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Sedikides, 1993).

이상적인 자기상과의 비교는 자기상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비교평

가 하는 것으로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가 있으며 자기평가 시 이상적 자기

와 의무적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는데 둘 사이의 괴리감이 클수록 삶의

만족은 저하된다(Higgins, 1987).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작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커지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 적절한 이상과 긍정적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적응과 대처이론(Adaptation & Coping theory)

적응과 대처이론은 행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과정인 적응과 대처가

중요하다는 이론으로 적응은 동일한 쾌락자극에 대한 인식의 점진적인 감소현

상으로 수동적인 반응이고 대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 능동적

인 반응이다(권석만, 2008).

적응은 습관화(habituation) 또는 둔감화(desensitization)라고 불리기도 하는

데 외부의 자극에 대해 보호해주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지도록 하여 새

로운 변화상황에 적응하면서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한다(Brickman &

Campbell, 1971).

행복은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에 예민한 인간은 충족

된 욕망이 달성되어 느낀 행복감이 지속되면 빠른 시간동안 긍정적 상태에 대

한 적응으로 행복감이 저하된다. 그 예로 적응현상과 관련한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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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kman 등(1978)의 복권당첨자들의 삶의 변화조사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복권당첨자들의 일상적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도는 이웃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덜 즐거웠으며 덜 행복했다.

대처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낙관적인 신념이 중요하다. 미래에 낙

관적인 사람들 즉, 변화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성숙한 문제해결 적

대처를 하며 합리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Kahneman,

Diener & Schwarz, 1999). 그러나 비현실적 낙관은 거짓된 안전감과 잘못된 위

험 지각을 하게 하여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삶의 만족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만 한다(Schneider, 2001).

적응과 대처이론은 사건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인 미세한 변화

에 주목하고 미래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처를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권석만, 2008).

우리는 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를 하며 살아간다. 가끔은 변화에 적

응하기가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잠시 머뭇거리기도 한다. 새로운 변화에

겨우 적응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또 다른 변화가 밀려오곤 한다. 이때 밀려

오는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능력은 무척 중요하므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이고 낙관적인 마인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적응(성경주ㆍ김재철, 2017; 조

성희ㆍ박소영, 2015; 김신경ㆍ박민경ㆍ안지선, 2014), 또래애착(오승아ㆍ유준호,

2017; 한영수ㆍ송원영, 2012), 교우관계(이현정ㆍ손수경ㆍ홍세희, 2018; 송현주ㆍ

황순택, 2016), 공동체의식(이선경, 2018; 최형임ㆍ문영경, 2013; 김상미ㆍ남진열,

2011), 지역사회인식(이수천ㆍ이재용, 2017; 조성희ㆍ박소영, 2015), 학업성취(유

경훈, 2013)등이 있다.

횡단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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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에서의 연령 비교 연구(이기정ㆍ김영식, 2015),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

연구(이현정ㆍ손수경ㆍ홍세희, 2018; 이선경, 2018; 조성희ㆍ박소영, 2015: 고은

혜, 2015)들이 있다.

조성희와 박소영(2015)은 초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지역사회인

식, 부모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종단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들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정윤화ㆍ봉초운ㆍ홍세희, 2018; 김윤희ㆍ김현

숙, 2016)과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연구(정은주, 2015)등이 있다.

강윤아(2018)의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성장변화에 개인차가 존재했으며 김윤희와 김현숙(2016)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고 성장변

화는 더 빨랐다.

정윤화 등(2018)의 연구에서는 KCYPS 중1패널 6차년도 자료 중 2차를 제외

한 조사 자료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남자청

소년들의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현정 등(2018)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들과의 종단연구에서는 삶의 만

족도가 교우관계와 상호적인 영향관계에 있으나 삶의 교우관계 및 학교 학습활

동과의 관계성은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시기에 다시 증가한다는 연구(정윤화ㆍ봉초

운ㆍ홍세희, 2018)와 청소년 초기에 증가하다가 후기에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

구(김소영ㆍ윤기봉, 2016; 김진아, 2016; 이응택ㆍ곽현ㆍ이은경, 2016; 전현정ㆍ

정혜원, 2016)가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이혜주

ㆍ정의현, 2018)와 감소한다는 연구(임종필, 2017; 김윤희ㆍ김현숙, 2016) 및 일

정한 흐름을 유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연구(이순성, 2010)도 있어 일

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들(김명자, 2017; 김

윤희ㆍ김현숙, 2016; 최유선 외 2015; Leung, McBride-Chang and Lai, 2004)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신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더불어



- 17 -

사회적 평가가 가능해지고(Stone and Lemanek, 1990),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되

면서 연령별 주관적 삶의 평가에 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Harter, 1986).

삶의 만족도는 성별차이가 있다는 연구(이수천ㆍ이재용, 2017; 김윤희ㆍ김현

숙, 2016; 조성희ㆍ박소영, 2015)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현정ㆍ손수경ㆍ홍세

희, 2018)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성별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공동체의식(Community Consciousness)

1. 공동체의식의 의의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의 소속감, 집단에서 중요한 존재로서의 느낌, 문제해

결활동에의 참여로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리라는 공유된 믿음이며(McMillan

& Chavis, 1986) 집단원들의 단결을 토대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통해 상호 영향

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 및 신념이다(Reich, 2010; Chavis &

Wandersman, 1990; Sarason, 1974).

McMillan & Cavis(1986)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은 멤버십(membership), 필요의 통

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상호영향

력(influence), 정서적 유대공유(shared emotional connection)의 4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첫째, 멤버십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하여 얻은 공동체 구성원의 지위로 비구

성원과 구별하게 하며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여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필요의 통합과 충족은 강화(reinforcement)의 개념으로 구성원들의 공

동체 내 협력을 통해 필요의 충족이 이루어진다.

셋째,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상호영향력은 쌍방향적 개념으로 구성원은 다른

공동체에 비해 보다 더 큰 공동체에 큰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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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관습을 따르도록 한다.

넷째, 정서적 유대공유는 공동체를 통해 구성원들과의 정신적 유대를 경험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비슷한 지역 환경에서 공통된 삶의 양식을 나누는 상호작용과

정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지향할 때 형성되므로(박서호, 1993) 청소년들의 공동

체의식 또한 학교공동체의 생활환경에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면

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집단이나 봉사활동 등의 참

여를 통해 다양한 타인과 만나고, 나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차 확장시킬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선천적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성장하면서 천천히 형성되고 학습

되는 것으로(박재숙, 2010)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또래관계와 시민적

참여활동,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한 참여활동이 중요하다(박민하, 2017; 김태

균ㆍ오승근, 2015; 신인순ㆍ강현주ㆍ정평화, 2014; 최형임ㆍ문영경, 2013; 김상

미ㆍ남진열, 2011).

2.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과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교사관계(김상미ㆍ남진열, 2011), 학교생활적응(박민하, 2017; 정

득ㆍ김은수ㆍ이종석, 2016; 위유라ㆍ노충래, 2014; 최형임ㆍ문영경, 2013), 삶의

만족도(이선경, 2018; 이수천ㆍ이재용, 2017; 조성희ㆍ박소영, 2015; 최형임ㆍ문

영경, 2013), 또래관계(손수경ㆍ이현정ㆍ홍세희, 2017; 강가영ㆍ장유미, 2013),

체험활동(김양희, 2018; 장명옥, 2017; 구지윤ㆍ김유나, 2016; 김태균ㆍ오승근,

2015; 신인순ㆍ강현주ㆍ정평화, 2014), 성별(하성민, 2013; 김상미ㆍ남진열,

2011), 진로정체감(조한익ㆍ김영숙, 2016)등이 있다.

김양희(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학습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중 합

리적 토론이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에서의 문제해결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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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과정의 참여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민하(2017)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 자아정체성, 또래관

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성과 또래관계는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지윤과 김유나(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상호

작용이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차원의 체험활동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정득 등(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문화예술 활동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성은 환경특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옥(2017)의 초등학생의 독서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서는 독서봉사활동을 한 집단의 공동체의식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의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박현정 등(2015)의 청소년기 공동체의식

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연구에서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은 개인차가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였다.

박수원과 김샛별(2016)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연구결과에서 사회

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관계임을 밝히고,

청소년의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의 질에 대한 고려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다고 하였다. 특히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증진에 초점을 맞춘

다면 효과가 증진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계순(2017)은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이 개인차

이가 있으며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므로 공동체의

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성이 깊었으며 종단연구를 통해 공

동체의식에 개인차이가 있으므로 공동체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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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또래의사소통(Peer Communication)

1. 또래의사소통의 의의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된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공통, 공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요소로 개인이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며 도구이다(김영임ㆍ최현철, 2009).

의사소통은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인간의 생각, 태도, 감정, 느낌 등의

메시지를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순환적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생각, 감정, 생각, 태도, 느낌 등의 메

시지 전달의 매개체이다(고상미, 2000).

의사소통은 생각을 전달하는 송신자(sender), 송신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

체인 메시지(message), 생각을 전달받는 수신자(receiver), 수신자의 메시지에 대

한 피드백(feesback)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송대영, 2007).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의 기능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안효자 외,

2018). 첫째,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수단이다. 둘째,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넷째,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문제의 해결

을 위한 협동이 가능하다. 여섯째,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청소년들의 또래와의 갈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고 그에 대한 해결방

안도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조재윤ㆍ서수현, 2018)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으로 감정, 의견, 생각, 사실의 교환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이다(김은미, 2003).

청소년들의 또래 간 의사소통은 면대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피드백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동료애로 서로를 의지한다(Seltzer, 1989). 청소년들은 정체감형성에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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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또래관계를 통해 갈등해결 기술을 배울 수 있고(Collins & Repinski,

1994), 대인관계 기술이 원만한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잘 이루어지지만(Bishop & Inderbitzen, 1995) 대인관계기술이 필요한 청소년들

은 또래에게 거부당하기 쉬우며(Brown, 1996) 또래로부터 거부 및 비 일관적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덜 경험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의 경험이 높다.

  2. 청소년 또래의사소통의 영향요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 관계로 또래의사소통은 또래애착의 하위요소로 분류되어 연구되어져(박

미려ㆍ양은주, 2017; 김상미ㆍ남진열, 2011) 또래의사소통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조재윤과 서수현(2018)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간 의사소통

과정의 갈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또래 간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또래 간 갈등이 또래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

어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또래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밝혔다.

남학생들은 친구에게 생각이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거나 감정을 말하지 않

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친구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

고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려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

결하였다. 또한 조재윤과 서수현(2018)은 청소년 의사소통의 특성으로 또래집단

과의 온라인 의사소통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또래 간 대화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연구된 또래애착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공동체의식(장소영, 2012; 김상미ㆍ남진열, 2011; 박재숙, 2010; 심성보,

2008)과 삶의 만족도(박미려ㆍ양은주, 2017; 강인경ㆍ김춘경, 2016; 황매향ㆍ최

희철ㆍ임효진, 2016; 한영수ㆍ송원영, 2012; 김상미ㆍ남진열, 2011)와 관련된 연

구논문들이 많았다.

그 외 자아존중감(이보람ㆍ박혜준, 2016), 자기조절학습능력(강인경ㆍ김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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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연구(고

혜영, 2012)등이 있다.

황매향 등(2016)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

년들은 5년의 시간동안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전 시점의 또래애

착이 강할수록 이후 시점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이 높아졌다.

박미려와 양은주(2017)의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강인경과 김춘경(2016)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

년들은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더 높았다.

위와 같이 또래의사소통이 포함된 또래애착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의 만족, 진로정체감, 공동체의

식 등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제4절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

1. 진로정체감의 의의

진로정체감은 Erikson(1968)과 Marcia(1980)의 자아정체감이 발전된 개념으

로 개인의 직업목표나 적성과 흥미를 의미하며(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진로에 대한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존재의식의 수준, 자기주장

을 의미한다(손성화, 2018). 또한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며(송은영, 2017)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을

의미한다(Holland, 1985).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능력, 또는 목표에 대해

얼마나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낸다(Holland, Daiger & Power, 1980).

이러한 진로정체감에는 진로에 대한 동기와 개인적 가치가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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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rdle, Briscoe & Hall, 2007), 청소년은 진로정체감 형성을 통해 직업에 대

한 개방성과 직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Vondracek & Skorikov,

1997). 청소년기의 필수적 과업으로 볼 수 있는 진로정체감 형성은 진로선택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김보영ㆍ장은비, 2015).

Erickson(1968)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형성과정에서 진로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이 청소년 시기의 정체감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Super(1963)는 진

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관성 있는 진로계획수립과 구체적인

자기개념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로정체감 형성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아실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진로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한다

(Tiedeman & O'hara, 196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

지며, 특히 대학입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적절한 진로

의 선택은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선ㆍ선우현정,

2015). 청소년기는 특히 직업과 진로에 관련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로,

이때 형성된 진로정체감은 올바른 진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ikson, 1963).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진로에 대한 불

안과 혼란을 없애고 삶의 안정성과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해주며(김관호, 2017),

바람직한 진로의식과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선영, 2017).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고(이지혜, 2013; 김미

주, 2011), 자신감 있게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내린다(유정이ㆍ황매향ㆍ김지현,

2005).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Melgosa(1987)는 정체감을 성취, 유

예, 폐쇄, 혼미로 구분하였으며 Holland, Daiger & Power(1980)는 명확한 진로계획에

대한 이해의 단일구성요소로 자신과 직업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에 대한 자신

감의 하위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국내의 경우 김신정과 김성희(2012)는 진로정

체감을 정서, 행동, 인지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자기이해, 안정성, 자기주장,

독특성, 목표지향성으로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Holland(1985)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로정체감을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개인의 직업목표, 흥미, 적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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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

진로정체감은 자아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흥미, 목표, 능력 등에 대해

서 스스로 지각하고 판단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지향목표가 자아정

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장희선ㆍ윤정이, 2016; 김동욱ㆍ손원숙, 2014),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은경 외, 2017; 이희선ㆍ

선우현정, 2015),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면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들

(Lucas, 1997; 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박은정ㆍ이유리ㆍ이성훈, 2016) 등과 관련된다. 진로정체

감은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만족감과 성공감이 크다(송은영,

2017).

진로정체감에 대한 성별 비교분석을 살펴보면,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

(유수필, 2008)와 없다는 연구들(권윤정, 2017; 노소영, 2017)이 공존한다.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았다(김민정,

2012: 유수필, 2008).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요인으로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

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 삶의 목표가 있고(조한익ㆍ김영숙, 2016; 김우리ㆍ박영

희ㆍ김정섭, 2014; 손연아ㆍ신수지ㆍ손은령, 2014), 개인 외적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의 가족관련 변인(박지영ㆍ정현숙, 2016; 이희선ㆍ선우현

정, 2015)과 교사와의 관계, 또래애착 등의 학교관련 변인들(문은식, 2015; 손연

아ㆍ신수지ㆍ손은령, 2014)이 있다.

진로정체감과 관련하여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연구들(이은경 외, 2017; 이희선

ㆍ선우현정, 2015; 김우리ㆍ박영희ㆍ김정섭, 2014)이 많았으며 그 외 삶의 목표

(인효연ㆍ길혜지, 2017; 손연아ㆍ신수지ㆍ손은령, 2014), 체험활동(가영선, 2015),

학업성취도(임선아, 2013), 또래애착(손연아ㆍ신수지ㆍ손은령, 2014), 부모양육태

도(박지영ㆍ정현숙, 2016), 삶의 만족도(서희정ㆍ윤명희, 2018; 김보경, 2017; 박

미려ㆍ양은주, 2017), 공동체의식(조한익ㆍ김영숙, 2016)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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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이은경 등(2017)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에서는 초기 자아정체감

의 수준이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아

정체감의 변화가 진로정체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속적인 자아정체

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희선과 선우현정(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

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연아 등(2014)의 연구에서는 삶의 목표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정서, 학습습관, 자존감, 또

래애착, 학대방임이 순서대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박미려와 양은주(2017)의 고등학생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

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형성이 잘 될수록 삶

의 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또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았다.

김보경(2017)의 연구에서는 삶의 목표의 하위요인인 성장목표와 관계목표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다.

서희정과 윤명희(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할 때 더 강화되었다.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정체감이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서희정ㆍ윤명희, 2018; 박미려ㆍ양은주,

2017; 안지혜 외, 2016)와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선행연구(김보경, 2017)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한익과 김영숙(2016)의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식과 자아정체감(초기값과 변화율)이 진로정체감(초기값과 변화율)에 정적영향

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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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요변수들의 관계

1. 공동체의식과 또래의사소통 및 삶의 만족도

청소년기는 가족관계를 넘어 또래와의 애착이 중요해지는 시기로(Annette,

Greca & Hsrrison, 2005),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 청소년은 정체감 확

립과 정서의 공유 및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한다(안수영ㆍ이형실, 2009).

청소년들은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집단

을 이루며 각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청소년들만의 언어인 은어를 자주 사

용하거나 원하는 음악과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집단의 공동체의식을 공유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행이 생기면 유행을 따라

가지 않는 사람은 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한국청소년개발원 외, 2004)

청소년시기에 또래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비행이나 일탈과 같은 부

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성립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증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정부와 학교 현장, 지역공

동체가 손을 잡고 청소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시

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의사소

통능력이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2019년 창의적이고 협동

적인 또래문화를 위해 기획된 전주 야호학교의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함께 소통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간다(중부뉴스통신, 2019).

또한 제주부영 청소년 수련원의 ‘꿈꾸리’(학생자치회 간부 수련회 프로그램)

과 ‘우리또래’(인성 수련회 프로그램)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타인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

록 기획되어 운영 중이다(매일일보, 2019).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목표한 성과를

거둬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끌어당길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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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밀도 있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은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 및 삶의 만족도

Diener & Fujita(2005)에 의하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

는 내적인 요인들과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으로 결정되지만 환경적 요인들에 의

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환경적 요인들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은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미래 사회자

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청소년들은 경험이 적

고 사회적 성숙도 불안정하다는 청소년기의 보편적 특징에 더해 날로 극심해지

는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통계에

근거하여 2017년까지 11년 동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1위임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성격 및 적성 등 진로의 탐색과 준비시기로

(Super, 1990)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일수록 우울감이 높고 직

업과 공부, 진학 등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연합뉴스, 2019).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이 중요한데 특히 청소년시기에는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정체감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고(조한익ㆍ김영숙, 2016), 진로

정체감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김보경, 2017) 청소

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관심을 귀

기울여야 한다. 진로정체감 형성이 빠를수록 삶의 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나

타내므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요인들을 길러주는 교육

활동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안지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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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평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동체의식에 대

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방적인 회귀경로를 설정하고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이선경, 2018; 조성희ㆍ박소영, 2015; 위유라ㆍ노

충래, 2014; 최형임ㆍ문영경, 2013).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동체의식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류승아, 2016; 최형임ㆍ문영경,

2013)와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상미ㆍ남진

열, 2011)가 있다.

또래애착은 공동체의식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아영

아ㆍ김진영, 2018; 이정민ㆍ정혜원, 2017; 박수원ㆍ김샛별, 2016; 박현정ㆍ김전옥

ㆍ손윤의, 2015; 강가영ㆍ장유미, 2013; 김상미ㆍ남진열, 2011).

또래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또래애착의 하위요인으로 연구되어

져 왔으며 또래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강인경ㆍ김춘경, 2016; 한영수ㆍ송원영, 2012; 김상미ㆍ남진열, 2011).

김상미와 남진열(2011)은 소외가 낮을수록, 또래의사소통 기회가 많을수록,

신뢰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선숙과 안재진(2012)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연구에

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

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경(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

았으며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

하여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검증을 제안하였다.

류승아(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신체불편증상이 낮고 긍정적인 건강상태 자

가 평가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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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

이 높아졌다(박미려ㆍ양은주, 2017; 황매향ㆍ최희철ㆍ임효진, 2016; 조진만ㆍ강

정한ㆍ이병규, 2012).

박미려와 양은주(2017)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애

착이 잘 형성될수록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감이 높았고, 또래애착이 진로정체

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았다.

황매향 등(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삶의 만족에서 또래애

착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조진만 등(2012)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애

착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청소년에게 있어 관계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또래의 수가 아닌 다수의

또래로부터의 인정을 통한 인기감과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지므로 사회적인 지지의 구조적 효과측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을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

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고(조한익ㆍ김영숙, 2016), 공동체의식과 진로정

체감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높다는 연구(한은영ㆍ김미강, 2013)가 있었다.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스트레스(이상희ㆍ신상수,

2012), 진로준비행동(기영락ㆍ임성택, 2010; 이옥경, 2013) 진로정체감(김보경,

2017; 안지혜ㆍ윤유동ㆍ임희석, 2016)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안지혜 등(2016)은 중학생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개인의 내적요

인인 정서문제와 자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진로정체

감이 높을 때 삶의 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요인들을 길러주는 교육활동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김보경(2017)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조한익과 김영숙(2016)의 연구에 의하면 공동

체의식의 종단적 변화가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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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도를 언급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18)

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개인별, 성별 간 차이가 있고 여학생들

이 삶의 만족도에 더 취약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국내 패널데이터 활용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연

구의 흐름이 단순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의 횡단연구에서 벗어나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분석 등의 종단연구중심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조사한 국내 패널데이터 활용 선행연구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국내 패널데이터 활용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관련요인 분석방법 패널데이터

노소영·유난숙

(2018)
중3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 자아정체감, 진

로정체감

다중회귀분석 (KCYPS) 중1

서희정·윤명희

(2018)

중3,

고3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초4, 중1

아영아·김진영

(2018)

중1~

고2
또래애착, 공동체의식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이선경(2018) 중1
삶의 만족, 또래관계, 공

동체의식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초1

이현정·손수경·

홍세희(2018)

초4~

중3

삶의 만족도, 학교학습활

동, 교우관계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
(KCYPS) 초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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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관련요인 분석방법 패널데이터

정윤화·봉초은·

홍세희(2018)

중1~

고3

삶의 만족도, 교우관계, 교

사관계, 자아존중감, 성별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권윤정(2017) 중3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

응, 진로정체감, 비행경험
회귀분석 (KCYPS) 초4

김보경(2017) 중3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 진

로정체감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초4

박미려·양은주

(2017)

중1~

고2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 (KCYPS) 중1

박민하(2017)
초4~

중1

학교생활적응,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 또래관계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초4

손수경·이현정·

홍세희(2017)

초4~

중3

학습활동,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 (KCYPS) 초4

오민아·조혜영

(2017)

중2~

고1

사회적 위축, 우울,

공동체의식, 성취가치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이은경·신아라·

김선경·이응택

(2017)

중3~

고3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인효연·길혜지

(2017)
고2

삶의 목표, 진로정체감,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다변량분산분석 (KCYPS) 중1

주계순(2017)
중2~

고2

청소년활동 만족도,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김윤희·김현숙

(2016)

초4~

중1
삶의 만족도, 성별, 애착 잠재성장모형 (KCYPS) 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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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관련요인 분석방법 패널데이터

류승아(2016)
초6~

중2

공동체의식, 신체발달

정서발달(삶의 만족도 등)
위계적회귀분석 (KCYPS) 초4

박수원·김샛별

(2016)

중3~

고2
사회적 관계성, 공동체의식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
(KCYPS) 중1

안지혜·윤유동·

임희석(2016)
중3

삶의 만족도, 개인의 정

서문제, 자아인식, 또래애

착, 진로정체감 등

회귀분석, 의사

결정나무모형
(KCYPS) 중1

정득·김은수·이

종석(2016)
고2

문화예술 활동, 공동체의

식, 자아정체성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조한익·김영숙

(2016)

중3~

고3

미래지향목표, 자아정체

감, 공동체의식, 진로정체

감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황매향·최희철·

임효진(2016)

중1~

고2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
(KCYPS) 중1

가영선(2015)
중1~

중3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정체감
다중회귀분석 (KCYPS) 중1

고은혜(2015) 중1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삶의 만족도
위계적회귀분석 (KCYPS) 중1

박현정·김전옥·

손윤의(2015)

중1~

고2

공동체의식, 체험활동시간,

시간의존적 변수
다층성장모형 (KCYPS) 중1

이희선·선우현

정(2015)

중1~

고1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 (KCYPS)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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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관련요인 분석방법 패널데이터

정은주(2015) 중3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부모방임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조성희·박소영

(2015)
중1

삶의 만족도, 부모양육

방식,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등

위계적회귀분석 (KCYPS) 중1

김문수(2014) 중1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또래애착
다중회귀분석 (KCYPS) 초4

손연아·신수지·

손은령(2014)
중3

진로정체감, 삶의 목표, 삶

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정

서, 학습습관, 자존감, 또

래애착, 학대방임

위계적선형모형

(HLM)
(KCYPS) 중1

신인순·강현주·

정평화(2014)
고1

청소년체험활동,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인식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강가영·장유미

(2013)

중1~

고3

공동체의식, 내적·외적

환경변수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최형임·문영경

(2013)
중1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

응, 삶의 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고혜영(2012) 중1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부모양육태도, 삶의 만

족도

구조방정식모형 (KCYPS) 중1

김상미·남진열

(2011)
중1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

도

다중회귀분석 (KCYPS) 중1

이순성(2010)
중2~

고3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

감, 학업스트레스, 여가

만족도,애착관계(부모,

교사,친구)

다중회귀분석 (KYPS) 중2



- 34 -

제 3 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1. 잠재성장모형

   1)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은 Meredith & Tisak(1990)가 도입한

통계기법으로(Duncan et al, 1999)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의 시간 축에 따

른 변화를 다룬 모형이며 시간에 따른 개인차의 발달에 있어 반복측정 된 지표

의 속성을 대표하는 잠재변수를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에 속한다(Mason,

2001).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방법으로 세 번 또는 그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나 패널자료에 대하여 집단 평균 또는 개인에 대한 변화

량을 확인할 수 있다(김계수, 2009).

잠재성장모형은 각각의 잠재변수의 관찰 시점에서의 평균값(절편)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정도(기울기) 및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추정

한다. 이때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rate of change)을 나타내고

절편(intercept)은 기준시점(baseline)의 측정치를 나타내는 초기값이다. 즉, 잠재

성장모형은 변화에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요

인과 간접적인 영향요인, 각각의 잠재변수에서의 변화와 잠재변수들의 변화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Duncan et al, 1999).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종단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1수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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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형과 2수준 개인 간 모형으로 구성되어 각 개인의 발달궤적과 집단의 발

달궤적을 알 수 있다(Curran, 2000).

개인 내 성장모형과 개인 간 차이모형은 단일 차원성과 공통척도성의 기본가

정이 충족되어야 하며(이기종, 2012) 개인 내, 개인 간 변화를 모델링한 두 개

의 잠재변인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설정되는데 그 이유는 초기의 측정값

이 이후의 값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개인 내 모형(within-subjcet model)은 1수준 모형으로 변화함수가 선형인

경우 그 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   +  +  .........(식1)

 는 시간에서의 개인점수, 는 개인의 초기상태(절편), 는 개인의 변화

율(기울기), 는 측정한 시간, 는 모형의 오차를 나타낸다. 동일한 시간 간격

으로 4번 측정한 경우 는 0, 1, 2, 3으로 기록되고 선형모형에서의 개인변화

는 시간에 비례하는 변화와 오차가 합하여진 값이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개인 간 모형(between-subject model)은 2수준 모형으로 변화함수가 선형인

경우 그 모형은 다음 식2와 같다.

 =  + u

,  =  + u ..........(식2)

는 초기값의 집단평균, 는 변화율의 집단평균, u는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개인과 집단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낸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이렇게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을 통해 전체 집단의 관심 변인의 변화

함수 및 각 개인의 변화함수가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개인과 전체집단의 발달

궤적이 도출된다(Curran, 2000). 평균 잠재성장모형에의 각 계수의 변량은 개인

차를 나타내는 것이다(김계수, 2009; Duncan et al., 1999).

간략히 요약하면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은 Meredith &

Tisak(1990)에 의해 도입된 통계기법으로 3회 이상 반복 측정된 종단자료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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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관찰시점의 변수 평균값인 절편과 시간진행에 따른 평

균값 변화정도인 기울기를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각 요인의 평균과 요인 간 경

로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LGM)은 이론적 근거에 의해 모형을 개념화하고 모형을 구축

해야 하는데 각 시점의 측정변수 평균을 검토 후 무변화모형, 변화모형(일차함

수변화모형, 다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변화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변화모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

과 같다.

(1) 무변화모형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만을 추정할 수 있는 무변화모형은 각 시점의 측정변수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지만 매 초기값은 그 이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모형이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무변화모형은 초기값이 각 시점의 측정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측정변수로의 모든 요인 적재치를 1로 고정하고 측정변수의 초기값

은 추정하지 않으므로 0으로 고정한다.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무변화 모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2) 일차함수변화모형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이라 불리는 일차함수변화모형은 각 시점의 측정변

수의 변화가 일관되게 감소,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절편과 기울기를 통해

구한 변수 값이 일차함수일 때 선형변화모형이라고 한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

희, 2009). 일차함수변화모형은 일관성 있게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잠재변수의

초기값은 1로 고정하고 잠재변수의 변화율에서 측정변수로의 요인 적재치를 최

초 시점부터 0, 1, 2, 3으로 미리 고정한다(Meredith & Tisak,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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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모형에서의 일차함수변화모형은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무변화모형(Singer & Willett, 2003)

<그림 3-2>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일차함수변화모형(Singer & Willet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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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함수변화모형

다차함수변화모형은 변수를 측정한 시점이 4시점 이상으로 각 시점의 측정변

수의 변화가 일관되지 않고 기울기가 특정시점에서 변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잠재성장모형에서 설정 가능한 함수의 차수는 ‘측정 시점의 수-2’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석이 어려우며 적절한 이론적 기반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

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그림 3-3>은 측정시점이 4시점인 이차함

수변화모형의 예이다.

<그림 3-3>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다차함수변화모형(Singer & Willet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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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의 변화 모형을 확정한 이후 다수의 잠

재성장모형들로 구성되어 변수들 간 관련성 및 변수들의 변화 간 관련성 검증

이 가능하다(MacCallum et al, 1997).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둘 이상의 반복측정

변수가 체계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잠재성장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잠재성장요인

간 관계 탐색이 가능하다(Walsh et al., 2011).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은 독립변수의 절편이 종속변수의 절편과 기울기에 영향

을 주는 동시에, 독립변수의 기울기가 종속변수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경로

로 구성되어 있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와 성별 집단비교분석을 위하여 다변량잠재성장모형

을 개발하였다.

3)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종단 매개효과 분석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종단 매개효과 분석은 변수들 간의 변화관

계를 개인내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매개모형을 종단자료를 활용

하여 검증할 경우에는 횡단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정확하

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acKinnon, 2008).

또한 종단자료는 다시점 자료이므로 시간적 선후(이전 시점과 이후시점)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할 수 있다(Bentley

et al, 2012; Lockhart, MacKinnon & Ohlrich, 2011; Cole & Maxwell, 2003).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인의 원인이 되는 변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mediation effect)추정을 할 때에는 총효과(total effect), 직접효과

(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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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효과는 Yₑ가 Zₑ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의미하며, 직접효과는 Yₑ가 Zₑ에 미

치는 영향 중 Xₑ를 거치지 않는 영향, 간접효과는 Yₑ가 Xₑ을 거쳐 Zₑ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는 종단매개분석에서도 확장되어 적용되는 개념이다. Yₑ가 Zₑ에 미치는 간

접효과는 a'와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인 c'

와 간접효과인 a'· b'의 합으로 표현된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직접효과(direct effect)= c' ····················································································· (식1)

간접효과(indirect effect)= a'· b' ··········································································· (식2)

전체효과(total effect)= c' + a'· b' ······································································ (식3)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개경로계수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추정해야한다. 추정방법으로 Sobel(1982)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본 수가 많을 때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Aroan, 1947;

Craig, 1936) 다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종단매개효과의 간접효과 검증에 적용되

기는 어렵다(Cole & Maxwell, 2003). 따라서 종단연구에서는 간접효과 검증에

붓스트랩(bootstrap)방식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특히 편의 조

정된 붓스트랩(Biased-Corrected Bootstrap)의 신뢰구간은 적은 사례수로도 검

정력이 좋다(Fritz & MacKinnon, 2007).

Efron(1979)에 의해 소개된 붓스트랩은 표본을 통계적으로 활용하여 모집

단을 추론하는 반복표본추출 기법이며 비모수통계기법으로 200회 이상의 표본

추출을 반복하면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고 표본크기의 한계와 비현실

적인 모수통계기법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Efron & Tibshirani,

1993; Efro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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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매개효과의 기본모형(Cole & Maxwell, 2003)

독립변인: Yₑ, 매개변인: Xₑ, 종속변인: Zₑ 

4)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분석

집단 간 비교(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roups)는 교차타당성을 활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

한다(Byrne, 2001).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분석은 각 집단 간 반응 결과의 동

일성을 검증하는 측정 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

증하는 집단 간 등가제약의 과정을 거친다(Byrne, 2001; MacCallum, Roznowski,

& Reith, 1994).

측정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은 각 집단의 측정변수들이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가정 하에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집단

간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수준이면 집단 간에 교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하며 집단 간의 회귀계수는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김주환ㆍ김민규

ㆍ홍세희, 2009).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은 집단 간 경로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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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성 제약 모형과 비 제약모형(기저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동일한 경로계수의 차이

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간략히 요약하면 다변량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비교 분석과정은 형태동일성

검증,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 경로동일성

검증의 순차별 검증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형태동일성 검증은 연구자의 설

정 모형을 비교 집단별로 나누어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검증 후 적합성이 확인

되면 형태동일성 검증이 가능하고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은 각 잠재변수

의 절편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형태동일성 검증의 적합도와의 비교를 통해,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은 각 잠재변수의 기울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의 적합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로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 간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의

적합도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2. 연구모형

1) 변수의 선정

청소년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발달에 대한 보호요인인 동시에 성인

기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할 수 있으며(Diener,

1994) 신체적ㆍ심리적ㆍ인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불안정한 청소년기는

(김소영ㆍ윤기봉, 2016) 성인과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Park, 2005) 청소년기 삶

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종

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이후 공부중심의 교내

활동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교외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청소년의 공

동체의식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공동체의식을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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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청소년은 자신의 현실과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이러한 고민들을 자신과 친숙한 또래를 통해 지지

받고 위로받으려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중요한 진로정체감과 또래의사소통의

두 변수들이 미래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

하고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의 설정

확정된 잠재성장모형으로 이루어진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공

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 각

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 관계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 정체

감의 종단매개효과 및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의 연구문제를 검증

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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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다변량잠재성장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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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의 근거 하에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변화는 어떠한가?

가설 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

가 있을 것이다.

1.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2-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

가 있을 것이다.

1.3-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3-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4-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4-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

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6 -

2.1-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

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1.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2.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3.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1.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2.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3.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3.1. 공동체의식은 또래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 47 -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공동체의식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

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

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

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

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

이가 있는가?

가설 4.1.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에, 또래의사소통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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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이하 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중1 자료 가운데 3차년도(2012년

중3), 5차년도(2014년 고2), 6차년도(2015년 고3)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자료는 교육부 학교통계(2009) 표본을 표집틀로 하고 다단계층화집락추

출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5)에 의해 수집된 초1, 초4, 중1의

중다패널 대상을 7년간(2010년~2016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수집된 자료는 횡단분석, 종단비교 분석, 시계열분석의 3가지 분석이 가능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시점에서의 동일한 연령집단

및 상이한 연령집단 간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횡단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시

간의 흐름에 따른 특정한 연령집단의 특성과 성격의 변화분석(종단비교 분석)

이 가능하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정한 연령집단의 성장발달 과정분석

(시계열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표본으로 선택된 청소년 중학교 1학년 2351명 중 공동체의식, 삶

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설문 문항에 모두 응답한 1989명(남

1008명, 여 981명)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인의 변화 관

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다변량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5)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은 확률표집의 층화추출법과 집락추출법을 혼용하여 사용한 방법으로

집락(cluster)을 표본추출 단위로 하여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눈 후 단순무작위추출법에

따라 배정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박희서ㆍ김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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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와의 의사소통, 진로정

체감에 관한 질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등(2006)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KCYPS 자료

중1패널의 3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문항에 대

한 응답 3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 시 탈락한 1문항을 제외하고 2문항을 활용

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측정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α)는 3차(중3)의 Cronbach'α=.826, 5차(고2)의 Cronbach'α=.816, 6차

(고3)의 Cronbach'α=.862로 3개년도에서 .816에서 .862범위로 나타났다. 삶의 만

족도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삶의 만족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문항수: 2문항 척도: 4점척도
신뢰도Cronbach'α

3차 5차 6차

1.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826 .816 .862

2. 내 삶은 행복하다*

*는 역처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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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권혜원(2003)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KCYPS자료 중1패

널의 3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 중 공동체의식의 문항에 대한 응답 4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측정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

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α)는 3차(중3)의 Cronbach'α=.814, 5차(고2)의 Cronbach'α=.741, 6차

(고3)의 Cronbach'α=.731로 3개년도에서 .731에서 .814의 범위로 나타났다. 공동

체의식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2 >와 같다.

<표 3-2> 공동체의식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문항수: 4문항 척도: 4점척도
신뢰도Cronbach'α

3차 5차 6차

1.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적극

적으로 도울 것이다*

1점: 매우그렇다

2점: 그런편이다

3점: 그렇지않은편이다

4점: 전혀그렇지않다

.814 .741 .731

2. 공휴일이라도 복지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돕

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4. 쓰레기 분리수거, 물자절약,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를

보호할 것이다*

*는 역처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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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래의사소통

또래의사소통은 Armsden & Greenberg의 애착척도(IPPA)를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한 KCYPS 자료 중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4차년도 자료를 제외한 중1패널의

3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문항에 대한 응답 3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 시 탈락한 1문

항을 제외하고 2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측정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α)는 3차(중3)의 Cronbach'α=.871, 5차(고2)의 Cronbach'α=.874, 6차

(고3)의 Cronbach'α=.849로 3개년도에서 .849에서 .874범위로 나타났다. 또래의사소

통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또래의사소통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문항수: 2문항 척도: 4점척도
신뢰도Cronbach'α

3차 5차 6차

1.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은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않은편이다

4점: 전혀그렇지않다

.871 .874 .849

2.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준다.*

*는 역처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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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공인규(2008)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KCYPS 자료 중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4차년도 자료를 제외한 중1패널의 3차년, 5차년, 6차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의 문항에 대한 응답 8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탈락한 2문항

과 신뢰도분석에서 탈락한 1문항을 제외하고 5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측정되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

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신뢰도(Cronbach'α)는 3차(중3)의 Cronbach'α=.909, 5차(고2)의 Cronbach'α=.901, 6차

(고3)의 Cronbach'α=.900으로 3개년도에서 .900에서 .909의 범위로 나타났다. 진

로정체감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진로정체감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문항수: 5문항 척도: 4점척도
신뢰도 Cronbach'α

3차 5차 6차

1. 내가 미래에 꼭 하고 싶은 직업분야

가 있다*

1점: 매우그렇다

2점: 그런편이다

3점: 그렇지않은편이다

4점: 전혀그렇지않다

.909 .901 .900

2. 나는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3.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

야가 있다*

4. 현재 나는 좋아하는 직업분야가 있는

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5.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는 역처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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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료의 분석방법

1. 분석절차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해 각 변인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인의 변화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라 측정된 종단자료의 변화 형

태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종단자료 분석만을 위해 개발된 특성

을 지닌다(Curran, Bauer & Willoughby, 2004).

잠재성장모형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여

러 변인들 간 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고 세 번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를 활용해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량을 파악할 수 있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변수들의 변화와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또래의사

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를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AMOS 23.0과 SPSS 23.0을 사용하

였다. 분석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

기 위한 방법으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성의 Cronbach'α로 신

뢰성을 확보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전체시점이 3차 시점이므로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의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후 최종적인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위해 편향되지

않는 추정치를 나타내주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이하 FIML: 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uthén, Kaplan & Hollis, 198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평가는 카이제곱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할 수 있 는데 카이

제곱 차이검증은 표본 수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쉽게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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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를 이용

한 방법으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주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CFI>.90(Bentler, 1990), TLI>.90

일 때 좋은 적합도(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RMSEA는

RMSEA<.05일 때 좋은 적합도, RMSEA<.08일 때 괜찮은 적합도,

RMSEA<1.0일 때 보통 적합도, RMSEA>.10일 때 나쁜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 CFI>.90, TLI>.90, RMSEA<.08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결정된 잠재성장모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변수들 간

의 관계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넷째,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붓스트랩을 적용하여 잠재성장모

형의 간접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성별 집단 비교를 위해 형태 동일성 검증, 절

편의 평균 동일성 검증, 기울기의 평균 동일성 검증, 경로 동일성 검증을 순서

대로 실시하고(Hong, Malik & Lee, 2003)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자료처리 방법

1) 변수의 결측치 정규성 확인

결측자료(missing data)는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에 의해 발

생하는데 AMOS에서는 결측자료를 사용할 경우 입력자료의 행렬계산이나 추

정 등 분석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결측치를 처리한 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배병렬, 2011).

결측치는 특정 변수에 대하여 10%까지 누락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결측

치 처리방법은 분석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측치 유형과

비율 및 체계적 결측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Cohen & Cohe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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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측치가 있을 경우 FIML방식은 MAR(Missing At Random: 무선결측)가정이 엄격

히 충족되지 않아도 편향되지 않는 추정치를 나타내주므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을 위해 선택된 변수들과 관련된 질문문항에 모두 응답한 1989명(남 1008명,

여 981명)을 대상으로 FIML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규성 확인

잠재성장모형(SEM)은 연속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비정규

성은 왜도와 첨도의 일변량정규성과 다변량정규성의 두 가지 수준에서 나타난

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첨도(kurtosis)는 정규분포곡선에

대한 상대적인 점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각 시점의 측정변수들의 정

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

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모두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

분포조건(Hong, Malik & Lee, 2003)을 만족하였다. 정규성은 각 변수별 기술통

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타당도(Validity) 검증

본 연구의 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실시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하

였다. 모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잠재변수를 관측변수가 정확히

측정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내용타당도, 기준관련타당도,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

당도, 개념타당도 등이 있으며 개념 타당도는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

당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개념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집중, 판별, 법칙)타당도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배병렬, 2011).

개념타당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경섭, 2016; 배병렬,

2011).

첫째, 법칙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는 이해타당도라고도 하며 구성개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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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이론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잠재변수 간 가설적 관계방향이 실제 자료

의 방향과 일치하는가의 문제로 이론이나 가설에서의 개념 간 법칙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수렴타당도라고도 하며 동일한 개념

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가 높아

야 함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한 집중타당성 검증은 표준화 >.5, 평균분산추출

(AVE)>.5, 개념신뢰도(C.R)>.7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평균분산추출(이하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이하

C.R.: construct reliability)는 잠재변수 표준화적재량(표준회귀계수)과 측정오차

의 분산 표준화적재량(오차분산)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AVE값을 구하는 방법은

식1과 식2에 제시하였다. AVE≥.5는 50%이상의 설명력을 가져야함을 의미한다.

A V E =
∑표준화 ∑오차계수

∑표준화
≥ .5 ...............................(식1)

A V E =∑ 표준화적재량  ∑측정변수의 오차 

∑ 표준화적재량 
≥ .5 .......(식2)

타당성검증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설정모형의 적합도에서 비표준화 

(Regression Weights Estimate)의 C.R.(critical ratio)값이 p<.05 기준으로 1.96이

상이어야 한다. C.R.값을 구하는 방법은 식3과 식4에 제시하였다.

C. R. =∑표준화 ∑오차계수

∑표준화
≥ .7 .............................(식3)

C. R. =∑표준화적재량  ∑측정변수의 오차 

∑표준화적재량
≥ .7 ............(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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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서로 다른 구성개념에 대해 서로의

개념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가 낮아야함을

의미한다.

판별타당도 검증방법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평균분

산추출(AVE)는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준오차

(이하 S.E: standard error)의 2배에 상관계수()를 더한 값이 1이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판별타당도 검증방법은 식5, 식6과 같다.

A V E >  =
∑표준화적재량  ∑측정변수의 오차 

∑표준화적재량 
>  .........(식5)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S.E.) ≠1 ............................. .(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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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대상의 특성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KCYPS자료에서 진로정체감과 또래의사소통 변수에 대한 조사가

4차년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를 위해 선택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3차

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자료를 각각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으로 활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기술통계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네 변수들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

준편차를 확인하고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증하였다.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

삶의 만족도는 1차 시점 3.0121에서 3차 시점 3.0606까지 감소와 상승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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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9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동체의식 1차시점(중3) 2.7748 .64873 -.217 .361

공동체의식 2차시점(고2) 2.9157 .55754 -.195 .807

공동체의식 3차시점(고3) 2.9194 .55909 -.085 .687

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

의 변화경향 등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N=19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삶의 만족도 1차시점(중3) 3.0121 .67609 -.332 .044

삶의 만족도 2차시점(고2) 3.0103 .59573 -.292 .422

삶의 만족도 3차시점(고3) 3.0606 .62112 -.346 .376

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

확인적요인분석에서 탈락한 1문항을 제외한 공동체의식의 평균은 1차 시점

2.7748에서 3차시점 2.9194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공동체의식

의 평균값의 변화경향 등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공동체의식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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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9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또래의사소통 1차시점(중3) 3.0764 .52665 -.194 1.505

또래의사소통 2차시점(고2) 3.1531 .45031 .422 1.314

또래의사소통 3차시점(고3) 3.1533 .46897 .197 1.553

3) 또래와의 의사소통

또래의사소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

또래의사소통은 1차 시점 3.0764에서 3차시점 3.1533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

성을 충족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평균값의 변화경향 등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

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또래의사소통의 기술통계

4)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보았다.

진로정체감은 1차 시점 2.9360에서 3차 시점 3.0171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

성을 충족하였다. 진로정체감의 평균값의 변화경향 등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는

다음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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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989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정체감 1차시점(중3) 2.9360 .72148 -.200 -.625

진로정체감 2차시점(고2) 2.9491 .67846 -.124 -.636

진로정체감 3차시점(고3) 3.0171 .67985 -.216 -.592

<표 4-4> 진로정체감의 기술통계

3.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상관계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 방향과 관계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지수를 의미한다(박희서ㆍ김구, 2006). 상관분석결과 상관계

수가 .089에서 .536까지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P<.01) 모든 변수들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

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제2절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변화

잠재성장모형의 검증방법은 검증과 적합도 검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는 적합도 검증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검증이 표본크기에 민감해

영가설이 쉽게 기각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이다(김주환ㆍ김민규ㆍ진영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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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

1989　
CC3 CC5 CC6 LS3 LS5 LS6 PC3 PC5 PC6 CI3 CI5 CI6

CC3 1

CC5
.366

**
1 　 　 　 　 　 　 　 　 　 　

CC6
.345

**

.480

**
1 　 　 　 　 　 　 　 　 　

LS3
.226

**

.116

**

.105

**
1 　 　 　 　 　 　 　 　

LS5
.138

**

.185

**

.145

**

.415

**
1 　 　 　 　 　 　 　

LS6
.100

**

.128

**

.212

**

.347

**

.536

**
1 　 　 　 　 　 　

PC3
.274

**

.164

**

.149

**

.323

**

.202

**

.163

**
1 　 　 　 　 　

PC5
.147

**

.259

**

.227

**

.195

**

.329

**

.224

**

.327

**
1 　 　 　 　

PC6
.110

**

.180

**

.304

**

.159

**

.226

**

.295

**

.220

**

.372

**
1 　 　 　

CI3
.218

**

.177

**

.160

**

.311

**

.197

**

.200

**

.196

**

.208

**

.152

**
1 　 　

CI5
.104

**

.231

**

.203

**

.131

**

.231

**

.224

**

.099

**

.238

**

.206

**

.427

**
1 　

CI6
.089

**

.181

**

.261

**

.149

**

.166

**

.299

**

.104

**

.166

**

.254

**

.331

**

.535

**
1

주1. ** <.01
주2. CC=공동체의식, LS=삶의 만족도, PC=또래의사소통, CI=진로정체감

3=3차년도 중3, 5=5차년도 고2, 6=6차년도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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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들은 3차 시점의 비동등 시간간격자료이므로 무변화모형과 일

차함수의 선형변화모형을 비교 검증한 후 적합도지수가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

로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행연구(정윤화ㆍ봉초은ㆍ홍세희, 2018; 조한익ㆍ김영숙, 2016; Wickrama et

al., 2016)를 근거로 선형변화모형은 초기치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을 모

두 1로 고정하고 일차변화율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은 0, 2, 3으로 고정

하였으며 무변화모형은 초기치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을 모두 1로 고정

하였다.

1. 삶의 만족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

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검증 한 결과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73, TLI=.971, CFI=.962을

나타내고,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62, TLI=.979, CFI=.993을

나타내어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선택을 위한 모형비교는 다음 <그림 4-1>과 같

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다음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6>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45.960(.000) 4 .971 .962 .073

일차함수변화모형 8.668(.000) 1 .979 .993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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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화모형 일차함수변화모형

<그림 4-1>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6>과 같이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은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

모형 모두 RMSEA<.08로 괜찮은 적합도, TLI와 CFI는 >.90으로 좋은 적합도

를 나타내어 두 모형 가운데 적합도가 더 좋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다음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4-7>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3.002 .209

-.021

변화율 .015 .016

<.00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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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과 같이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변

화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3.002, 초기값의 분산은 .209

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15로

<.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변화율의 분산은 .016으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21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공동체의식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

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검증 한 결과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117, TLI=.908, CFI=.878을

나타내고,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83, TLI=.953, CFI=.984를

나타내어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선택을 위한 모형비교는 다음 <그림 4-2>와 같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다음 <표 4-8>에 제시하였다.

<표 4-8>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12.735(.000) 4 .908 .878 .117

일차함수변화모형 14.858(.000) 1 .953 .984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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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과 같이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10로 보통 적합도,

TLI와 CFI는 >.90으로 무변화모형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일차함수변화

모형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다음 <표 4-9>에 제시하였다.

무변화모형 일차함수변화모형

<그림 4-2>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9>와 같이 공동체의식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변화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2.790, 초기값의 분산은 .145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49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변화율의 분산은 .006으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07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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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공동체의식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2.790 .145

-.007

변화율 .049 .006

 <.001,  <.01,  <.05

3. 또래의사소통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85, TLI=.921, CFI=.894을

나타내고,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52, TLI=.970, CFI=.990을

나타내어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선택을 위한 모형비교는 다음 <그림 4-3>과

같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다음 <표 4-10>에 제시하였다.

<표 4-10>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61.529(.000) 4 .921 .894 .085

일차함수변화모형 6.432(.000) 1 .970 .990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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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또래의사소통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표준오차)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3.083 .123

-.023

변화율 .027 .012

무변화모형 일차함수변화모형

<그림 4-3>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10>과 같이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008 로 괜찮은

적합도, TLI와 CFI는 >.90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무변화모형보다 적합

도가 더 좋은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또래의사소통

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다음 <표 4-11>에 제시하였다.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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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과 같이 또래의사소통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3.083, 초기값의 분산은

.123으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27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변화율의 분산은

.012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23으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 진로정체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

교검증 한 결과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100, TLI=.946, CFI=.928을

나타내고,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68, TLI=.975, CFI=.992를

나타내어 적합도가 더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선택을 위한 모형비교는 다음 <그림 4-4>와 같고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다음 <표 4-12>에 제시하였다.

<표 4-12>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p)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83.619(.000) 4 .946 .928 .100

일차함수변화모형 10.177(.000) 1 .975 .992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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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진로정체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2.927 .301

-.046

변화율 .025 .029

무변화모형 일차함수변화모형

<그림 4-4>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12>의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08 괜찮은 적합도,

TLI와 CFI는 >.90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무변화모형보다 적합도가 더

좋은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진로정체감의 최종 잠

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다음 <표 4-13>에 제시하였다.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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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과 같이 진로정체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변

화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2.927, 초기값의 분산은 .301

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25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변화율의 분산은.029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46으로 <.001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제3절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

1.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세 시점의 잠재변수인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에

대해 무변화모형,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네 변수 모두 적

합도가 좋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의 일

차함수변화 모형을 적용한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여 각 변인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형태를 추정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간명성을 고려한 TLI가 .9이상, RMSEA가 .08이하로 나타

나 모형이 적합하였다. 본 연구가 개발한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연구모형과

적합도는 다음 <그림 4-5>와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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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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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p)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336.822(.000) 43 .914 .944 .059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8, TLI>.90, CFI>.90

으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표 4-15>의 다변량잠재

성장 기저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453, β=.552 / B=.555, β=.419)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진로정체감 변화

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645, β=.685 / B=.879, β=.54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

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의 변화율 또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754, β=.584)을 미

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섯째, 또래의사소

통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하게(P<.01) 정적인 영향(B=.879, β

=.750)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

족도의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277 β=.347)을 미치

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곱째, 진로정체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222,

β=.325)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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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다변량잠재성장기저모형의 경로계수추정치

경로 B S.E. C.R  β

공동체의식초기값 ⟶ 또래의사소통초기값 .453 .037 12.091  .552

공동체의식초기값 ⟶ 또래의사소통변화율 -.012 .018 -.683 .494 -.048

공동체의식변화율 ⟶ 또래의사소통변화율 .645 .062 10.476  .685

공동체의식초기값 ⟶ 진로정체감초기값 .555 .051 10.970  .419

공동체의식초기값 ⟶ 진로정체감변화율 -.010 .024 -.423 .673 -.023

공동체의식변화율 ⟶ 진로정체감변화율 .879 .091 9.659  .545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035 .066 -.532 .594 -.033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16 .031 -.503 .615 -.053

공동체의식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202 .249 -.814 .416 -.183

또래의사소통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754 .090 8.412  .584

또래의사소통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23 .049 .468 .640 .064

또래의사소통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879 .280 3.146  .750

진로정체감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277 .037 7.517  .347

진로정체감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02 .015 -.120 .904 -.008

진로정체감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222 .061 3.649  .325

 <.0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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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매개효과

잠재성장매개효과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변수에 대한 개인 내 변화

와 그 변화에 대한 개인 간 차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요

변수들 간의 변화 관계에서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김

동하, 2014).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잠재외생변인으로 설정하고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를 잠재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변수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다변량잠

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

단매개모형을 설정하고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2000회 이상, 95% 신뢰구간의 붓

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붓스트랩 검증 시 편의 조정된 붓스트랩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지 않으면 효과는 유의하다(Preacher & Hayes, 2004).

1)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4-6>과 같이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확인

하였다.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SEA는 .056으로

괜찮은 적합도(RMSEA<.08), TLI는 .937로 좋은 적합도(TLI>.90), CFI는 .963

으로 좋은 적합도(CFI>.90)를 나타내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적합도 지

수와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16>, <표 4-17>에 제시하였다.

붓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

과분해결과는 <표 4-1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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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

<표 4-16>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p)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150.845(.000) 21 .937 .963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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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S.E. C.R P β

공동체의식초기값 ⟶ 또래의사소통초기값 .421 .038 11.021  .540

공동체의식초기값 ⟶ 또래의사소통변화율 -.015 .017 -.868 .385 -.063

공동체의식변화율 ⟶ 또래의사소통변화율 .558 .066 8.492  .682

또래의사소통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860 .092 9.401  .664

또래의사소통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25 .049 .501 .616 .072

또래의사소통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1.055 .306 3.449  .926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066 .059 1.119 .263 .065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13 .028 -.468 .640 -.048

공동체의식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114 .205 -.556 .578 -.122

 <.001,  <.01,  <.05

<표 4-17>의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

(P<.001) 정적인 영향(B=.421, β=.54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015, β=-.063)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또래

의사소통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558, β=.682)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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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매

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860, β=.66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섯째,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B=.025,

β=.072)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째, 또래의사

소통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

(B=1.055, β=.92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

의 만족도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B=.066, β=.06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여덟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

적인 영향(B=-.013, β=-.048)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

다. 아홉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114,

β=-.122)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8>, <표 4-19>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 효과를

분해하고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66(95% CI 하한 -.051, 상한 .180)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또래의

사소통 초기값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는 .363(95% CI 하한 .280, 상한 .484), 총

효과는 .428(95% CI 하한 .348, 상한 .516)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하였다.

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3(95%

CI 하한 -.080, 상한 .047), 간접효과는 -.005(95% CI 하한 -.065, 상한 .059), 총효과는

-.018(95% CI 하한 -.057, 상한 .015)로 나타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14(95% CI 하한 -.955, 상한 .236)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간접효과는

.588(95% CI 하한 .322, 상한 1.519), 총효과는 .475(95% CI 하한 .343, 상한 .643)로

나타나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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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동체의식초기값 ⟶ 또래의사소통초기값 .421 .421 .000

공동체의식초기값 ⟶ 또래의사소통변화율 -.015 -.015 .000

공동체의식변화율 ⟶ 또래의사소통변화율 .558 .558 .000

또래의사소통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860 .860 .000

또래의사소통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25 .025 .000

또래의사소통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1.055 1.055 .000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428 .066 .363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18 -.013 -.005

공동체의식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475 -.114 .588

 <.00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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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 유의성 검증

경 로

Bias-corrected bootstrap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유의성

(p)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간접효과 .363 (.280, .484) .001

직접효과 .066 (-.051, .180) .262

총효과 .428 (.348, .516) .001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간접효과 -.005 (-.065, .059) .750

직접효과 -.013 (-.080, .047) .734

총효과 -.018 (-.057, .015) .273

공동체의식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간접효과 .588 (.322, 1.519) .001

직접효과 -.114 (-.955, .236) .604

총효과 .475 (.343, .643) .001

2)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7>과 같이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

였다.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RMSEA는 .058로 괜찮

은 적합도(RMSEA<.08), TLI는 .939로 좋은 적합도(TLI>.90), CFI는 .964로

좋은 적합도(CFI>.90)를 나타내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적합도 지수와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20>, <표 4-21>에 제시하였다. 붓스

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결과는 다음 <표 4-2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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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진로정체감 매개모형

<표 4-20>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p)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159.239(.000) 21 .939 .964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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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S.E. t P β

공동체의식초기값 ⟶ 진로정체감초기값 .538 .054 9.970  .403

공동체의식초기값 ⟶ 진로정체감변화율 -.022 .024 -.904 .366 -.050

공동체의식변화율 ⟶ 진로정체감변화율 .795 .121 6.550  .503

진로정체감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336 .039 8.675  .412

진로정체감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01 .015 .078 .938 .005

진로정체감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239 .061 3.946  .335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267 .050 5.306  .245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21 .020 -1.053 .292 -.070

공동체의식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333 .112 2.965  .295

 <.001,  <.01,  <.05

<표 4-21>의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

하게 정적인 영향(B=.538, β=.403)을 미쳤다. 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진로정

체감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022, β=-.050)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셋

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진로정체감 변화율에(B=.795, β=.503) 매우 유의미하

게(P<.001)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

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B=.336, β=.412)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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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섯째,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

(B=.001, β=.005)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정체

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

(B=.239, β=.33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B=.267,

β=.245)을 미쳤다. 여덟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B=-.021, β=-.07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아홉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하게(P<.01) 정적인 영향

(B=.333, β=.29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표 4-23>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진로정체감 매개모형 효과를

분해하고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67(95% CI 하한 .158, 상한 .381), 진로정체감 초기값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

는 .181(95% CI 하한 .130, 상한 .244), 총효과는 .448(95% CI 하한 .353, 상한

.546)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하였다.

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1(95%

CI 하한 -.063, 상한 .027), 진로정체감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05(95% CI 하한 -.024, 상한 .016), 총효과는 -.026(95% CI 하한 -.065, 상한 .014)로

나타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의식 변화율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33(95% CI 하한.093, 상한 .693), 진로정체감 변화율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는

.190(95% CI 하한 .090 상한 .367), 총효과는 .523(95% CI 하한 .344, 상한 .804)로 나

타나 모두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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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동체의식초기값 ⟶ 진로정체감초기값 .538 .538 .000

공동체의식초기값 ⟶ 진로정체감변화율 -.022 -.022 .000

공동체의식변화율 ⟶ 진로정체감변화율 .795 .795 .000

진로정체감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336 .336 .000

진로정체감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01 .001 .000

진로정체감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239 .239 .000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448 .267 .181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026 -.021 -.005

공동체의식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523 .333 .190

 <.00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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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 유의성 검증

경 로

Bias-corrected bootstrap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P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간접효과 .181 (.130, .244) .001

직접효과 .267 (.158, .381) .001

총효과 .448 (.353 .546) .001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간접효과 -.005 (-.024, .016) .716

직접효과 -.021 (-.063, .027) .346

총효과 -.026 (-.065, .014) .204

공동체의식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간접효과 .190 (.090, .367) .007

직접효과 .333 (.093, .693) .005

총효과 .523 (.344, .804) .001

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적합성이 검증된 연구모형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종단연구에서 잠재변수의 측정동일성은 각 변인이 측정하는 구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각 시점에 따라 잠재변인의 의미는 다르고 잠재변인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측정체계가 달라 나타난 현상이므로 변인 간 종단 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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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다(Little et al., 2007; Newsom, 2015).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모형의 형태동일성,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이 순서대로 성립되어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1) 기저모형의 적합성 검증

다변량 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14, CFI=.944,

RMSEA=.059를 나타내어 TLI>.9, CFI>.9, RMSEA<.08의 적합도 기준을 충

족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표 4-24>에 제시하였다.

<표 4-24> 다변량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p)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A 336.822(.000) 43 .914 .944 .059

2)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은 매회 특정시점에서 측정변화요인과 잠재변화요인의 관계가 똑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은 같은 모형이 집단에 적합해

야 하고 비교측정모형이 같은지 평가한다.

형태동일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들 간의 적합성을 분

석한다. 그리하여 적합한 모형이 나타나면 형태동일성이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요인 적재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측정 동

일성 검증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Hong, Malik & Le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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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우선 연구모형을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2개의 집단

으로 지정하여 비교하였다.

검증방법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며 최종 모형을 선택하

였으며 두 모형간의 차이검증을 위한 비교검증의 기준은 ΔCFI가 .01이하인 경

우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Cheung & Rensvold, 2002).

형태동일성 검증모형 A는 <그림 4-8>, 집단별 형태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는 <표 4-25>에 제시하였다.

<그림 4-8> 형태동일성 검증모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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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집단별 형태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적합도지수  (p) df TLI(= NNFI) CFI RMSEA

형태동일성A 396.259(.000) 86 .909 .941 .043

남자집단 196.019(.000) 43 .911 .942 .059

여자집단 197.918(.000) 43 .909 .941 .061

남녀

지수차이(Δ)
-.002 -.001 .002

남자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과 여자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비교결

과 적합도 지수들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남자집단의 형태동일

성 모형과 여자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차이는 ΔTLI=-.002, Δ

CFI=-.001, ΔRMSEA=.002으로 나타나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적합도 차이가

없으므로 형태동일성이 성립하였다.

3)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 검증결과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모형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

준을 보였으므로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절편 동일성은 잠재변수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 사람은 속해있는 집단에 관계

없이 같은 측정변수 값을 얻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측정변수의 절편(초기값)이

집단 간에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면 관찰값의 차이

가 잠재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은 각 변수의 초기값의 평균에 동일성 제약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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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모형(모형A)과 비교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 모형(모형A)과 각 요인의 절편(초기값)까지 동일성 제약을 실시

한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 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4-9>와 <표 4-26>에 제시한바와 같이 형태동일성 모형(모형A)와 절

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의 적합도 비교결과 적합도 지수들 모두 모형이 적

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형태동일성 모형(모형A)와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

의 적합도 지수차이는 ΔTLI=.000, ΔCFI=-.003, ΔRMSEA=.000로 나타나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의 적합도 지수가 형태동일성 모형(모형A)에 비해 차이

가 없으므로 절편의 평균동일성이 성립한다

<그림 4-9> 절편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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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절편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모형 적합도지수  (p) df TLI CFI RMSEA

A 형태동일성 396.259(.000) 86 .909 .941 .043

B 절편 평균동일성 414.641(.000) 90 .909 .938 .043

지수 차이(Δ) .000 -.003 .000

4)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이 성립되어 기울기(변화율)요인의 평균동일성을 검증

하였다. 기울기(변화율)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의 기울기를 똑같이

고정한 후 절편(초기값)요인의 평균동일성모형(모형B)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모형(모형B)와 기울기요인의 평균

동일성모형(모형C)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 C는 <그림 4-10>,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적합

도 지수비교는 <표 4-27>에 제시하였다.

<표 4-27>에서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와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

형C)의 적합도 비교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들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나타

냈다.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와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의 적합도 지

수차이는 ΔTLI=-.009, ΔCFI=-.009, ΔRMSEA=.002로 나타나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의 적합도 지수가 절편 평균동일성 모형(모형B)에 비해 차이가 없

으므로 기울기의 평균동일성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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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검증모형 C

<표 4-27>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모형 적합도지수  (p) df TLI CFI RMSEA

B 절편 평균동일성 414.641(.000) 90 .909 .938 .043

C 기울기 평균동일성 468.590(.000) 94 .900 .929 .045

지수 차이(Δ) -.009 -.00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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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동일성 검증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이 성립되어 경로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경로 동일

성 검증은 각 집단 간 경로를 동일하게 고정하여 제약을 가한 후 기울기(변화

율)요인의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이를 위

해 기울기(변화율)요인의 평균동일성모형(모형C)와 경로 동일성모형(모형D)의 적

합도를 비교하였다.

경로동일성에 대한 검증모형 D는 <그림 4-11>, 적합도 지수비교는 <표

4-28>과 같다.

<그림 4-11> 경로동일성 검증모형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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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경로동일성 적합도 지수비교

모형 적합도지수  (p) df TLI CFI RMSEA

C 기울기 평균동일성 468.590(.000) 94 .900 .929 .045

D 경로 동일성 538.144(.000) 109 .901 .918 .045

지수 차이(Δ) .001 -.011 .000

<표 4-28>에서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와 경로 동일성 모형(모형D)

의 적합도 비교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들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경로 동일성 모형(모형D)의 적합도 지수는 TLI=.901, CFI=.918, RMSEA=.045

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기울기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와의 적합도 지

수차이는 ΔTLI=.001, ΔCFI=-.011, ΔRMSEA=.000으로 나타났다. 경로동일성 모

형(모형D)의 CFI적합도 지수가 기울기의 평균동일성 모형(모형C)에 비해 .01이

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표 4-29>와 같이 경로동일성 제약모형의 집단비교 유의성검증 결과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초기값

에 유의수준 P<.001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유의수준 P<.001으로 매

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유의수준 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사

소통 변화율은 삶이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수준 P<.01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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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 유의성 검증 결과는 공동체의식

의 초기값이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또래

의사소통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P5의 경로인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P<.01) 나타났다.

<표 4-29> 경로동일성 제약모형의집단비교유의성검증 결과

경 로 모델 남B(β) 여 B(β) P

공동체의식초기값 ⟶ 또래의사소통초기값 p1 .449(.587) .459(.506) .200

공동체의식초기값 ⟶ 또래의사소통변화율 p2 -.004(-.019) -.013(-.044) .038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p3 .103(.094) -.111(-.111) .086

공동체의식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p4 -.041(-.116) .022(.132) .254

공동체의식초기값 ⟶ 진로정체감초기값 p5 .598(.490) .560(.380) .001

공동체의식초기값 ⟶ 진로정체감변화율 p6 -.012(-.032) -.009(-.018) .567

공동체의식변화율 ⟶ 또래의사소통변화율 p7 .638(.783) .696(.584) .645

공동체의식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p8 -.365(-.290) .153(.225) .186

공동체의식변화율 ⟶ 진로정체감변화율 p9 .842(.613) 1.011(.496) .374

또래의사소통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p10 .672(.469) .779(.711) .337

또래의사소통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p11 .040(.085) .005(.028) .490

또래의사소통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p12 1.088(.704) .576(1.007) .158

진로정체감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p13 .237(.263) .288(.427) .471

진로정체감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p14 .009(.030) -.019(-.171) .366

진로정체감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p15 .287.(.314) .136(.406) .219

 <.00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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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의 KCYPS 중1자료 3차년도(2012년), 5차년도(2014년), 6차년도(2015년)

의 3개년 패널 데이터자료 중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

감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1989명을 대상으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3.0과 AM0S 23.0을 활용한 다변량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의

검증 시 모든 과정마다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잠재성장 모형은 종단연구를 위한 적절한 분석모형으로 단일 시점의 영

향력만을 살펴보는 횡단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시점으로 변수 각각의 성장

변화와 개인차를 모두 살펴볼 수 있으며, 변수 간 성장변화와 영향력 및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들을 결정하기위해 SPSS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과 AM0S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

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며

변수별 각 시점에 따른 평균변화를 살펴보았다.

넷째, 모형 별 적합도 검증 후 최종적인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모수를 추정하고 각 변수들의 성장변화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결정된 잠재성장모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

검증 후 추정된 모수로 변수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다변량잠재성장 모형의 간접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여 또래의사소통

과 진로정체감의 간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일곱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동일성 검증(형태 동일성 검증⟶절편의 평균

동일성 검증⟶기울기의 평균 동일성 검증⟶경로 동일성 검증)을 순서대로 적합

도 검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집단 비교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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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정에 따라 확인된 결과는 크게 4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로 구분하

여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

의 종단적 성장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각

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

로 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

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1.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변화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

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이 RMSEA=.062 (괜찮은 적

합도), TLI=.979(좋은 적합도), CFI=.993(좋은 적합도)를 보여 일차함수변화 모

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이 3.002,

변화율이 .0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1년에 초

기값 3.002에 .015만큼 변화하며 초기 삶의 만족도의 수준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이 -.021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

가 완만히 이루어지고 초기 삶의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동체의식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10로 보통 적합도, TLI와 CFI

는 >.90 으로 가장 적합도가 좋은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

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2.790, 변화율이 .049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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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기값 2.790에 .049 만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므로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또래의사소통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08로 괜찮은 적합도, TLI와

CFI는 >.90 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가장 적합도가 좋은 일차함수 변화

모형을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이 3.083, 변화율이

.02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1년에 초기값 3.083에 .027만큼 변화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초기 또래의사소통의 수준

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023으로 나타나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초기 또래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고 초기 또래의사소통수준

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또래의사소통의 초

기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은 RMSEA=.068(괜찮은 적합도), TLI=.975

(좋은 적합도), CFI=.992(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수를 추정한 결과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이 2.927, 변화율

이 .025로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1년에 초기값 2.927에 .025

만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

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이 -.0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고 초기 진로정체감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장의 변화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

율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 검

증 결과는 <표 4-3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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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연 구 문 제

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

감 각각의 종단적 성장변화는 어떠한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

인차가 있을 것이다.

1.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

다
지지

가설 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

차가 있을 것이다.

1.2-1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

을 것이다
지지

1.2-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지지

가설 1.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

인차가 있을 것이다.

1.3-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3-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의사소통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

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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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검증결과

가설 1.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

인차가 있을 것이다.

1.4-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

을 것이다
지지

1.4-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지지

2. 다변량잠재성장모형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

적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변량 잠재성장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8, TLI>.90, CFI >.90

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β

=.552)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진로정체감 초기값에(β=.419) 매우 유의미하게

(P<.001)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

게(P< .001) 정적인 영향(β=.685 / β=.54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초기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초기 공동체의식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

을 주고 또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변화에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

은 또래의사소통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김문수,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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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

적인 영향(β=.584)을 미치고 있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하게(P<.01) 정적인 영

향(β=.750)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또래의사소통이 초기 삶

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청소년들이 중3에서 고3까지 성장하는

동안 또래의사소통의 변화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래의사소통의 성장변화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의 성장변화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의사소통이 포함된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졌다는 선행연구들(박미려ㆍ양은주, 2017; 황매향ㆍ최희철ㆍ임

효진, 2016; 조진만ㆍ강정한ㆍ이병규, 2012)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

인 영향(β=.347)을 미치고 있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로정체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정적인 영향(β=.325)

을 미치고 있다. 이는 초기 진로정체감이 초기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청소년들이 중3에서 고3까지 성장하는 동안 진로정체감의 변화가

삶의 만족도 변화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

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의 성장변화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

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서희정ㆍ윤명희, 2018; 박

미려ㆍ양은주, 2017; 안지혜 외,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삶의 만족도가 진

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보경, 2017)와는 상반된 결과

이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는 <표 4-3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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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연 구 문 제

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

체감 각각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관계는

어떠한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1-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1-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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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검증결과

가설 2.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3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4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

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1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지지

2.4-2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3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5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1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5-2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5-3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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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 정체감의 종단매개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363으로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하였

으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공

동체의식의 수준이 초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또래의사소통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 또래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

수록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초기 삶의 만족도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005로 부적영향을 나타내었으

나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588로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하였으

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

식의 변화수준이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또래의사소통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의 변화수준이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횡단연구를 통해 또래관계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한 기존

연구(이선경, 2018)와 같이 청소년에게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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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의 완전매개효과를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변화의 폭이 큰 청소년시기에 일정한 시점에서만이 아닌 청

소년시기동안 또래의사소통의 개입이 꼭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결과는 <표 4-32>,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검증결과는 <그림 4-12>에 제시하였다.

<표 4-32> 또래의사소통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결과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동체의식초기⟶또래의사소통초기⟶삶의만족도초기 .428 .066 .363

공동체의식초기⟶또래의사소통초기⟶삶의만족도변화

공동체의식초기⟶또래의사소통변화⟶삶의만족도변화
-.018 -.013 -.005

공동체의식변화⟶또래의사소통변화⟶삶의만족도변화 .475 -.114 .588

초기값 변화율

<그림 4-12>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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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초기값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181로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하고 공

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직접효과가 .267로 유의수준 P<.01에

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초기값과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005로 부적영향을 나타내었으

나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190으로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하고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직접효과가 .333으로 유의수준

P<.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정체감 변화율은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검

증결과는 <표 4-33>와 <그림 4-13>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표 4-34>와 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이 낮을지라도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

감의 개입과 수준의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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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진로정체감 매개모형의 효과분해 검증결과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공동체의식초기⟶진로정체감초기⟶삶의만족도초기 .448 .267 .181

공동체의식초기⟶진로정체감초기⟶삶의만족도변화

공동체의식초기⟶진로정체감변화⟶삶의만족도변화
-.026 -.021 -.005

공동체의식변화⟶진로정체감변화⟶삶의만족도변화 .523 .333 .190

초기값 변화율

<그림 4-13>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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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연 구 문 제

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

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3.1
공동체의식은 또래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1-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4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2
공동체의식은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1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

여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2-2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

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3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

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4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

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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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집단 간 비교

<표 4-3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남녀 집

단 간 차이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집단 간 비교분석을 위해 측정 모형의 형태동일성, 절편요인의 평균동

일성,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경로 동일성에 대한 순차별 적합도 검증을 실

시하였다.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또래의사소통, 진로정

체감의 초기값에 유의수준 P<.001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또래의사소통,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집단 모두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초

기값에 유의수준 P<.001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초기 또래의사소통과 초기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초기 삶의 만족

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고 진로정체감의

형성이 빠른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모두에서 또래의사소통 변화율과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유의수준 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청소년들이 4년간 성장하는 동안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또래의사소통의 변

화와 진로정체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공동체의식의 성장변화가 클

수록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래의사소통 변화율은 남 여 집단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수준

P<.01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의사소통의 성

장변화가 삶의 만족도 성장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또래의사소통의 성장

변화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의 성장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 차이 유의성 검증 결과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하게(P<.01) 남 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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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집단비교분석 결과 남 여 공통으로 초기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

들은 초기 또래의사소통과 초기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고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의 성장변화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

체감의 성장변화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초기 공동체의식이 초

기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에 유의성이 검증된 결과

남녀 모두 초기 공동체의식의 수준과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초기진로정체감 형성에 있어서의 더 높

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남녀 인식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장과정에서의 놀이기구는

개인별 선호도와 더불어 주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다. 개인별

선호도와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인식이 같을 경우에는 강화가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소거가 될 수도 있다. 여자아이가 인형보다 레고나 차를 원하는 경우

주변의 반응에 따라 강화 또는 소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

경에 의해 여자아이는 자신의 선호도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고 다른 놀이기구

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아이는 자신의 선호도와 다른 선택에 의해 좌

절의 경험을 갖게 되지만 레고나 차를 원했던 남자아이는 대부분 주변의 영향

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지받고 강화되어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을 놀이기구를

통해 성장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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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연구문제 4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연 구 문 제

4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에, 또

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4.1

공동체의식이 또래의사소통에, 또래의사소통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기각

가설 4.2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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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종단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집단비교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의 KCYPS 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으로 선택된 청소년 1989명(남 1008

명, 여 981명)을 대상으로 SPSS 23.0과 AM0S 23.0을 이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무변화 모형, 일차함수변화 모형을 비교검증 후 최종 선택된

일차함수변화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최종 선택된 일차함수변화 모형들로 다변

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의 매개효과분석은 각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와 인과

적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방식을 사용하였

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집단비교분석은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해 형태

동일성 검증, 절편 평균동일성 검증, 기울기 평균동일성 검증, 경로 동일성 검

증을 순차적으로 적합도 비교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 모두 무변화모형과

적합도 비교 후 최종적으로 일차함수 선형변화모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

였으며, 각 변수들 모두 초기수준에 있어 개인차가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 변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체의식을 제외한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

체감은 초기값과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여 초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성장변화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고 초기 수준이 낮은 청소년

들은 성장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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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또래의사소통 초기값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3 시기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

들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의사소통과 진

로정체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중3부터 고3까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동안 공동체의식의 성장변화가 클수

록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성장변화가 크며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의 성장변화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의 성장변화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또래의사소통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으며, 또래의사소통 변화율 또한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

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

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감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고, 진로정체감 변화율

또한 공동체의식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따

라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

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잠재성장모형에서의 성별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집단별 차이 유의성 검

증 결과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진로정체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

하게(P <.01) 남 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초기 청

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초기 진로정체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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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개인내적요인인

진로정체감과 개인외적요인인 또래의사소통의 종단매개효과분석과 집단비교분

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자료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 분석을 시

도하여 기존의 횡단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횡단분석은 연구자의 일

방적인 관계설정으로 인한 영향력만을 살펴보지만 종단분석은 한 특정시점에서

의 영향만이 아닌 개인적인 성장변화와 더불어 다년간에 걸친 변수들 간의 변

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관하여 횡단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자료로 의의

를 갖는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

체감의 종단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로 청소

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청소년들과 여자청소년

의 성별차이가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자료로 의의를 갖는다.

넷째,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한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개인내적요인인

진로정체감과 개인외적요인인 또래의사소통의 종단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통합이론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료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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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는 공신력 있는 종단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

동·청소년패널(KCYPS)자료를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일반화 적용 근

거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2.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실천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

개효과가 나타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위한 실

천적 노력이 필요하므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

년들이 원하는 체험활동 및 상담활동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개인이거나 그룹

을 형성하거나 그들이 필요한 시점과 장소에서 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청소년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카페와 같은 자유로운 공간의 제공과 더

불어 청소년 센터에서의 체계적인 활동시간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으

로 검증된 결과에 근거하여 중요성이 부각된 바 또래의사소통향상을 위한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솔리언 또래상담을 확장하여 또래 상담자들의 인

원확보와 더불어 심리학 수업과 연동된 정규적인 상담시간을 제공할 것을 제언

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솔리언 또래상담자 교육은 전

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정한 자격제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누구나 또래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또래 상담자를 활용하여 또래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심리학 수업과 연동된 정규적인 상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상담시간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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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업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학교 안에서의 자유

로운 수업을 권장하고자 한다.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또래의사소통을 통해 일상

적인 대화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부와 직업 등 다양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공동체의식의 성장변화율이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

체감의 성장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

성이 있다. 지역 내 한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활동과 프로그램들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므로 공동

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기관별 협

의 하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수련활동, 진로활동, 상담활동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공동체의식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의사소

통과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년간

성장하는 동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공동체의식의 함

양을 위한 교육적 정책으로 현재 중학교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실시를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실시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

재 정부의 청소년정책에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체의

식의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중학교 과정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공

동체의식의 함양과 또래의사소통, 진로정체감의 형성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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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험활동들이 초등학교과

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프로이드의 심

리성적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에너지가 친구에게로 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에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체험활동의 교육

위주로 전환 시 높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시점이 중3부터 고3까지 심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시기

이고 진로정체감이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본 연구의 검증결과

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위해서 심리학수업을 중학교 정

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기를 제언한다. 이는 심리학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정규

적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을 때 심리학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초

학문으로서 정체감 형성시기인 청소년기에 정체감 혼란과 유예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학문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활동에 관하여 일관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시스템 정착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

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

년이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18세미만의 아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정책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아동은 보건복지부에 의

해 수립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

여 아동이자 청소년인 동일한 대상들에 대한 일관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향후 연구방향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또래의사소통의

종단매개효과분석과 집단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

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117 -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자료가 공신력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패널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경우 2013년 4차년도 자료에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변수들 간 지속적인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의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발달영역과 환경영역을 조사한 방대한 종단자료임에도 불구하

고 제한된 종단연구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차후 조사

설계 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자료 조사시점이

고3시기 청소년들의 경우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의 시점인 관계로 삶의 만족도

의 높은 변화율은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는 시험 전 고 3과 시험 후

고 3의 심리상태는 무척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시험

직전의 고3에게 삶의 만족을 물었다면 시험 후 고3 삶의 만족도 결과와 무척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 조사시점을 설정할 때 청소년

들의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닌 심리적인 시간도 고려한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3, 고2, 고3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초기, 중

기, 후기청소년들의 성장변화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차후 연구에서는 청

소년 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

단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이론에 근거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연구자에 의한 회귀경로를 설정한 횡단

연구들로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의 경우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많아

경로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시간적 우선변수를 파악

할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분석한 후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한다면

보다 더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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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 문 지

중1패널 제1차 조사 (2012년 중3)

- 청소년용 조사표 -

1. 학생의 성별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해주세요.

① 남자(  )                ② 여자(  )

2. 학생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요.

                        

<삶의 만족도 척도>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1 2 3 4

2 나의 걱정거리는 별로 없다 1 2 3 4

3 내 삶은 행복하다 1 2 3 4

3.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학생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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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 척도>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적

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1 2 3 4

2
공휴일이라도 복지기관의 자원봉

사 활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3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1 2 3 4

4

쓰레기 분리수거, 물자절약, 재활

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

구를 보호할 것이다.

1 2 3 4

4. 학생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

요.

<또래의사소통 척도>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은 내 생

각을 존중해 준다.
1 2 3 4

2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

어준다.
1 2 3 4

3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과 문제

를 이야기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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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요.

                                             

<진로정체감 척도>

번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미래에 꼭 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

다
1 2 3 4

2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부모님이 강

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3
나는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

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1 2 3 4

4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

야가 있다
1 2 3 4

5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소신대로 직업

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6
현재 나는 좋아하는 직업분야가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1 2 3 4

7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1 2 3 4

8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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