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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betweenMenarcheandEmotional/

BehavioralTraitsinFemaleMiddleSchoolStudents

bySookheeLee

Advisor:SeungheeLee,Ph.D.

MajorinSpecial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ChosunUniversity

Thegoalofthisstudy istoprovidevaluabledatatohelpgirlsat

puberty develop proper emotional/behavioral traits, examining what

differences menarche and emotional/behavioraltraits in female middle

schoolstudentshav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argeting 1∼3 grades of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ttending in two girl’s middle schools and three

co-educationalmiddleschoolsinJeollanam-do.Surveysweredistributed

toatotalof342femalestudentsselectedfrom two-stageclusterrandom

samplingandamongthem,312surveyswerecollectedandtheresultis

summarizedasfollows:First,intermsofemotional/behavioraltraits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easured through K-YSR, students

responded in the orderofsomatic complaints,aggressive behaviorand

attentionproblems.Clinicalpercentageisintheorderofsomaticcomplaints,

aggressivebehaviorandanxious/depressed.Second,accordingtot-testby

K-YSR 11criteria,femalestudentsexperiencing menarcheshow more

anxious/depressed,thoughtproblemsandaggressivebehaviorthanthos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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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t.Third,accordingtoF-testbyK-YSR 11criteria,totalbehavior

problemsshow strategically significantdifference.Fourth,tofindout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female students’emotional/behavioraltraits

dependingonmenarcheandschooltype,two-wayunivariateofvariance

byK-YSR11criteriawasconducted.Thoseexperiencingmenarcheshow

higherwithdrawn than thosenotexperiencing menarche.However,for

female students attending in co-educational middle school, those

experiencing menarcheshow lowerwithdrawnthan thosenotand vice

versa.finally,accordingtotwo-wayunivariateofvariancebyK-YSR11

criteria to find out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female students’

emotional/behavioral traits depending on menarche and school type,

withdrawn, aggressive behavior and total behavior problems show

strategicallysignificantdifference.

Allthe 5 results show thatthe earlierthe puberty,the higherthe

withdrawnandthereasonthatfemalestudentsattendinginco-educational

middleschoolshow lesswithdrawnthanthoseatfemaleschoolistheir

sextualmaturityleadtoconfidenceinschoollifewithmalestudents.

Whenitcomestoattack,femalestudentsexperiencingmenarcheatearlier

ageshow higherrecordofattack.Femalestudentsexperiencingmenarche

atolderage show lowerrecord. Forfemale students attending in

co-educationalmiddle schools,the earlier female students experience

menarche,thelowerthey show attack.Asto theentireinappropriate

behaviors,female students experiencing menarche atearlierage show

higherrecordofinappropriatebehaviors.

Thisstudyandpreviousresearchesfoundthatstudentsbeforepuberty

whoknow aboutmenarcheare66.5% andthosewhodon'tare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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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uggeststhatschoolandparentsneedtoknow student'sdevelopmental

stagesofqualitativechangeintheirbodyandprovidetimingandeffective

sex education.Also,as pubertaltiming is earlier,itis importantto

provideinformationaboutmenarcheandhow todealwithit.Especially

forearlymaturinggirls,althoughtheirappearanceislikelytobemature,

theirbehaviorandthoughtsarenot.Thismaymakethem withdrawnand

thereisdifficultiesinpeerrelation,sothatpropereducationshouldbe

providedtohelpthem eradicateshame,educatehow totreattheirbody

andletthem havepsycho-socialstability.

Thisstudydiscussedalongwithrelatedpreviousresearchesandprovided

somesuggestionsforrelatedresearchesandfurtherstudies.

-ⅷ-



- 1 -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1904년 Hall이 인생의 발달단계 한 단계로 청소년기라는 개념을 도입

한 이래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과도기 인

시기로서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하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생리 ·심리 ·사

회 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즉,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무엇보다도 빠른 생리 변화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

며 이것이 심리 ·사회 측면에 향을 미침으로써 정서·행동특성을 래하

기도 한다(이수연·이승희,2008). 학생은 바로 이 청소년기에 있으며 이 시

기의 기를 흔히 사춘기라고 한다.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격한 신

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신체가 커지고 목소리가 변하는 등

의 변화가 나타날 뿐 아니라 생리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남자는 남성

으로서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특징이 뚜렷해지는데 격한 신체 성장을 사

춘기의 성장 등(growthspurt)이라고 한다.신체의 성장이 일어나는 나이

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다.1985년 한국학생의 평균 신장치를 가지고 연

성장치를 계산하여 본 결과 여학생은 11세,남학생은 13세가 성장 등기로

나타났다.즉,여자가 남자보다 2년 정도 일 성장 등기를 맞는다(송명자,

1995).

청소년들은 경이나 사춘기의 격한 신체 변화로 인해 심리상태가 매

우 불안정해지고 감정의 변화도 심해진다. 속한 신체변화는 첫째,독립의

욕구가 증 된다.10 의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동년배 집단으로 부터 떨어져

혼자 있기를 원할 때가 많다.그들은 라이버시를 요시하고 몽상을 잘 한

다.둘째,정서성이 증 된다.청소년들은 쉽게 노하거나 토라지고 울기를 잘

한다.셋째,지나치게 수 어한다. 격한 신체 변화는 청소년의 신체에 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조그만 일에도 당황하게 만든다.넷째,불안감이 증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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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소년들의 고양된 불안감은 자신감의 감소로 나타난다(1999,안 태).

건강교육의 에서 볼 때 학교 사춘기시 에 학생들이 자신의 올바른

신체변화를 알고 이에 따른 심리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 교육의 목표이다(MinistryofEducation,2001).사춘기시기에 신체

변화에 한 비와 교육이 불충분할 때 사춘기 소녀들이 겪게 될 신체 불

편감과 정서 불안정은 그 향력이 매우 큰데 여성이 사춘기로부터 오랫동

안 경험하게 될 월경이라는 상의 최 발 이 바로 경이다. 경은 여성

의 성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민족,사회,경제수 ,건강상태,지역의 환

경에 따라 다양하다. 경은 월경으로 인한 신체 불편감을 동반하고 정서

문제와 행동 인간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부정 인 경험 는 여성으

로서 성숙했음을 나타내주는 정 인 의미로 수용되기도 한다(김정은,

1995).청소년의 성장과 발육이 빨라지면서 경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우

리나라의 경우 1977년 평균 15.5세이던 것이 2007년에는 12.5세인 것으로 나

타났다.고려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상희 교수 은 2007년 7월부터 11

월까지 서울지역 고등학생 538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경 연령이 12.5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한소아과회 추계 학술 회에서 발표했다.이

발표에 의하면 12세에 경을 시작한 학생이 29%로 가장 많았고,10세 이

에도 2.8%의 학생이 경을 시작하 는데 이는 미국,서유럽,일본 등 선진국

의 수 과 비슷해진 것이다(서울신문,2008).사춘기의 시작 연령은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체 성 발육이 래 집단

과 다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낄 때 심리 응상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사춘기 시작 시기가 빠르거나 늦음에 따라서 각 개인의 정서 체험은

다양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Petersen,1988). 경은 여자에게 9∼10세를 경

계로 하여 뇌하수체의 성선자극 호르몬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성호르몬의 분

비가 왕성하게 되며 자궁과 난소가 발달하여 월경을 하는데 이는 경 이후

폐경까지 약 30년간 매월 진행된다(김경자·김윤정· 진·공득희·마정수,

1993).사춘기 발달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래와의 다른 체형에 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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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정신 성숙과 육체 성숙 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정신 혼란,조

기 성장 폐쇄로 인한 신장증 등 많은 문제 을 래하므로 최근 성 조숙

에 한 사회 심이 고조되고 있다(박미정,2006). 경이나 사춘기 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의 시기,월경의 후유증, 경 시 사 지

식의 유무나 응방법,느낌, 경 련 사회심리 등에 해서는 많은 연구들

( :김정은,1995;김정희,1999;안 태,1999;이옥선,1998;이 지 외,

2005;박미정,2006;Cavanaghetal.,2007;Deutsch,1944;Posner,2006)이

이루어 졌으나 경유무 경시기와 정서·행동 특성의 계를 살펴본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유무와 경시기에

따라 학교 여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으로써 사

춘기 여 생들이 바람직한 정서·행동 특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교 여학생을 상으로 경유무와 경시기에 따라 정서·

행동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

고 수행하 다.

①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은 어떠한가?

② 경유무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③ 경시기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④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은 차이

가 있는가?

⑤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은 차이

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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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① 경

경(menarche)이란 여성이 최 로 경험하는 월경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성 성숙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 의 하나이다.여자에게는

9～10세를 경계로 하여 뇌하수체의 성선자극 호르몬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성호르

몬의 분비가 왕성하게 되며 자궁과 난소가 발달하여 월경을 하는데 이는 경 이

후 폐경까지의 약 30년간 매월 진행한다(김경자 외,1993).

② 성 조숙

성 조숙증(sexualpremature)은 2차 성징이 평균치의 2표 편차보다 빨리 나타

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 으로 여아의 경우에서 만 8세 이 에 유방의 발달이

시작된 경우,남아는 만 9세 이 에 고환이 커지는 등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는 경

우로 정의된다(박미정,2004).본 연구에서는 성 조숙과 성 조숙증을 혼용하여 사

용한다.

③ 정서·행동 특성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 특성은 Achenbach(1991)가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청

소년들의 행동문제 유형을 악하고 분류하기 해 제작한 YSR에 포함되는 축,

신체증상,우울/불안,사회 미성숙,사고의 문제,주의집 문제,비행,공격성 등

을 말한다. 한 축,신체증상,우울/불안의 문제를 합하여 내재화 문제라 하고

비행과 공격성 문제를 합하여 외 화 문제라 한다(오경자·이혜련·하은혜·홍강의,

2001).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기행동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부정 인 감정을

없애기 하여 정서·행동 장애나 정서·행동 문제를 순화시켜 정서·행동 특성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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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유무

본 연구에서는 상 학생이 경을 경험한 경우는 유, 경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무로 표기하기로 한다.

⑤ 경시기

본 연구에서는 상 학생이 경을 경험한 학년을 경시기로 표기하기로 한다.

⑥ 학교유형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는 여 학교,여학생과 남학생이 모두

재학하는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설문조사 상을 남 소도시 소재 학교 여학생 312명으로 하

기 때문에 지역 ․사회문화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타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의 유무에 있어서도 근래의 성 조숙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여 생

이면 부분 경을 경험한 경우이므로 경을 경험한 다수인 278명(89.1%)과

경을 경험하지 못한 소수의 34명(10.9%)을 두 집단으로 나 어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 6 -

Ⅱ.이론 배경

1. 경과 성 조숙

성 조숙증(sexualpremature)은 성인으로 가는 길목인 사춘기가 빨리 찾

아오는 병이다.여자아이는 만 7세 6개월∼8세에 젖가슴이 부풀거나 10세 이

에 생리를 시작한다.여아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이 90∼95%,간혹

뇌종양,난소 물혹 등으로 생긴다(박미정,2006).

학계에서 추정하는 특발성 사춘기 성 조숙증의 원인은 양상태 비만

으로 사춘기의 시작에 양 인 요인이나 신체 구성(bodycomposition)이

요하게 작용한다.비만 여자에서 경이 빨리 시작하며 양결핍이나 운동선

수,신경성 식욕부진 환자에서는 경이 늦는 등 일정한 체내의 지방조성이

사춘기 시작을 유도한다고 생각한다(Dunger,Ahmed,& Ong,2005).지방세

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사춘기 발 에 매우 요한 인자이며 비만인 경우

렙틴의 농도가 매우 높다(Shalitin& Phillip,2003).환경호르몬 는 내

분비 교란물질을 들 수 있는데 최근 자연계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이 체내로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환경호르몬으로 불리어지고 있으

며 성호르몬 유사작용을 하는 물질들에 심이 집 되고 있다(Hond &

Schoeters,2006).사춘기 시작 시기에 한 향은 유 요소가 70∼80%이

며 선진국일수록 환경 요소에 비해 유 요소의 역할이 크다(Ojedaet

al.,2006).가정환경과 스트 스로 환경 으로 가정 내 스트 스가 많은 경우

사춘기의 시작이 빠르고 격심한 운동은 사춘기 발달을 지연시킨다(Parentet

al.,2005).

Cavanagh,Riegle-Crumb,그리고 Crosnoe(2007)에 의하면 사춘기를 겪으

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언제 사춘기가 시작 느냐와 련이 깊은데 12세 이

에 경을 할 경우에 성 조숙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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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조숙증은 5,000∼10,000명당 1명 빈도로 발생하며 성비는 3∼23:1로 남

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상하부-뇌하수체-성선축이 쉽

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여아에서는 80∼95%에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오는

경우가 부분이다.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축이 조기 성숙되어 생기는 경우

를 성선자극호르몬-의존성 성 조숙증(진성, 심성,완 )이라 하며 그 지

않은 경우를 성선자극 호르몬-비의존성(가성,불완 )성 조숙증이라 한다(박

미정,2006).

인제 의 상계병원 소아과의 박미정 교수에 의하면 80년 동안 한국여

성의 경 연령은 2년 정도 빨라졌으며 서울지역 여아의 경 연령은 농 에

비해 평균 5개월 더 늦다.실제 여아의 경우 체 이 40Kg정도일 때 생리를

시작하는데 같은 연령이라도 마른 경우 2차 성징이 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식품에 든 성장 진 호르몬이나 성장 보조제,부드러운 육질을 해 사료에

첨가하는 여성호르몬 등도 성 조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의심된다고 하 다

(Maskarinecetal.,2005).

세 란스 어린이 병원 김덕희 원장은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는 것도 아이들을 성 으로 조숙하게 만드니 만큼 아이들이 일 성인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특별한 원인이 없는 성 조숙의 가

장 큰 문제는 키다.성 조숙인 아이들은 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을 때 키가 여아는 150cm 안 에 머물게 된다.성 조숙인 아이들은 어릴

때는 래보다 키가 훨씬 크지만 일 사춘기가 찾아오고 이로 인해 나이

가 실제 나이보다 많아지면서 성장 이 일 닫히고 성장이 일 멈춰 버리

는 것이다. 컨 여아는 첫 생리 후 1년 이내에 성장 이 닫히며 그동안 5

∼7cm 자라고 나서 더 자라지 않는다.남들보다 신체가 빨리 발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 장 등에서 옷을 잘 벗으려고 하지 않는 등 정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동아일보,2006).<그림Ⅱ-1>과 <그림Ⅱ-2>에 보이듯이 1960

년 에는 우리나라 여아들의 경연령이 유럽,미국보다 2세 정도 늦다가

2000년 에는 미국보다 경을 더 빨리 경험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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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키네스성장센터(2008). 경연령의 변화.

<그림 Ⅱ-1> 경연령의 변화

출처:키네스성장센터(2008). 경연령의 변화.

<그림 Ⅱ-2>한국의 평균 경연령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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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춘기

1) 경에 한 심리 반응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변화는 단순한 양 증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변화에 응해 가며 건강한 성 정체감과 정 인 신체상

(bodyimage)을 확립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요한 발달과업이 된다.청소년

기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물음은 청소년들이 신체

어느 부 와 련된 이미지에 가장 민감한가, 경과 같은 새로운 생리

상에 련된 심리 반응이나 상은 어떠한가 등이다.여자의 사춘기를 알

리는 가장 뚜렷한 징표는 경이다.이 경을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한 연구 자료를 보면, 등학교 5～6학년을 상으로 화

면 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수가 성숙의 징표로서 경을 들었다

(Brooks-Gunn& Ruble,1982).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다,성인이 되고 있다,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되었

다,등은 정 인 반응 내용이었다.반면에 부정 인 반응으로는 그 뒤처리

가 성가시다는 것과 신체 인 불편함(생리통 등)이나 행동의 제약으로 받아

들이는 것 등이 있었다. 경에 해 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일수록 부정

인 느낌을 나타냈으며 경이 빠른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부

정 인 반응을 보 다(최윤미 외,1998).

우리나라 등학교 5학년의 학생을 상으로 몸이 커지고 변해가면서 느

낀 기분을 물었을 때 여학생들은 그냥 아이로 되돌아가고 싶다(27.7%),한편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25.7%),부끄럽다(18%)로 나타나 부정 인 느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경에 한 심리

반응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불안했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고 아무 지도

않았다는 응답이 11%,어른이 된 느낌이었다 9%로 나타났다(안 태,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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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을 기 으로 조숙과 만숙이 주는 심리 향

여자의 경우 조숙과 만숙을 구분하는 기 은 개 경 연령인데 여자는

래보다 일 성숙함으로써 얻는 실질 인 이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숙한 여학생은 자기 내면을 많이 성찰하는 경향이 있고 자의식이 강

하여 확신이 부족하며 자기표 에도 소극 이고 축되어 있다.반면에 평균

보다 더 늦게 성숙하는 여학생은 자기표 이 극 이고 사교 ,활동 이며

리더십이 있어 인기도 얻는다. 한 늦게 성숙한 여학생이 일 성숙한 여학

생에 비해 보다 정 인 신체 자아상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다.4년 동안의

종단 연구를 통해 밝 낸 결과에 따르면 조숙한 여학생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래 여학생들과 다르다고 느끼므로 래 여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

고 일탈 청소년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커진다.즉 등학교 학년 무렵에 이

미 성숙하기 시작한 조숙 여학생들은 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 부터

심리 사회 스트 스에 노출되며 그로 인해 정서 인 문제에 응하는 능력

이 상 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다(Ge,Conger,& Eldel,1996).

우리나라 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남녀 2000여명을 상

으로 청소년의 사춘기 성 성숙 시기와 심리 사회 발달간의 계를 분석

한 자료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교 2학년에서만 보통 성숙 집단이 성숙이

빠른 집단에 비해 정서 으로 보다 안정되어 있으며,가족 친구 계를

정 으로 인식하는 것 외에는 두 변인 간에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 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 이차 성 특징으로 성

기 의 발달은 심리 사회 발달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춘재·

오가실·정옥분,1991).

3)사춘기의 신체발달에 따른 심리 향

사춘기의 신체변화는 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 인 상이다.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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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변화는 무나 속하고 개인 차이와 남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화

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매우 당황하기도 한다.그래서 심리사회 으로 응

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Petersen& Taylor,1980).따라서 이 시기는 넘치는

활기와 생명력으로 성인기를 비하는 도약의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갈등과

방황과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다.그러나 사춘기 변화의 무엇이 어떻게 청소

년의 심리사회 발달에 향을 주는가에 해서는 아직 지배 이고 통일된

이론은 없고 몇 가지 가설이 검증되고 있다. 로이드는 사춘기 발달 과정을

정신분석학 으로 근하 다.그는 사춘기를 성기기(性器期)라 지칭하 다.

그리고 사춘기는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잠복되어 있던 성 욕구가 격히

증가하여 성 쾌락을 추구하기 해 강화된 원 아(Id)와 자아 사이에 균

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 다. 로이드는 이러한 성 흥분이 사춘기 긴

장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사회문화 에서는 사춘기 변화로 키나 외모

가 성인과 같게 되면서 청소년에게 더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춘

기에 심리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Conger& Petersen,1984).

3.정서·행동 특성

1)정서·행동장애의 정의

1993년 국제특수아동 의회 연차 회(InternationalConventionofthe

CouncilforExceptionalChildren)에서 제안된 정서·행동장애에 한 규 과

용어 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방명애·이효신 공역,2006).

-정서장애 는 행동장애의 용어는 학교 로그램에서 한 연령,문

화 는 민족 규 으로부터 벗어나 교육 수행능력에 효과를 가져

다주는 행동/정서 반응들로 특정 지워진다.교육 인 수행능력은 학

습,사회 기술, 인 계 능력,직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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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증,정동장애,불안장애,행 는 응의 계가 교육 인 수

행 능력에 향을 미치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한 1989년 행동장애아 회(Council for Children with Behavioral

Disorders:CCBD)가 제의한 정의가 국립정신건강 특수교육연합회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 로그램들에서 행동이나 정서 반응이 한

연령,문화 는 인종 규 들에 비해 무 달라 학업,사회,직업 는 개

인 기술을 포함한 교육수행에 불리한 향을 미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진

호 외 공역,2005).

2)정서·행동장애의 분류

행동 특성들의 형태를 악하기 해서 통계 기술을 사용한다.경험

근의 형식은 응답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떠한 특정 행동을 보이는지

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수량화 한다. 를 들어 ‘0’은 응답자가 어

떤 특성도 보이지 않는 경우,‘1’은 특징이 보통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2’는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이다.수집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용하여 분

석하는데 요인 분석과 군집 분석으로 문항들 간의 상 계에 기 하여 문항

들 간의 상 이 계산되고 함께 발생하는 문항들의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Achenbach,1998)이러한 집단을 요인 혹은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증후군

이라는 용어는 경험 혹은 임상 단 차에 의해 확인된,함께 출 하는

행동들을 기술하는데 용한다(정명숙·손 숙·정 희 공역,2004).경험 으로

규정된 증후군을 찾아내고 발 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 의해 의의 행동

과 특징을 나타내는 군집이 있다는 것이 밝 졌는데 첫 번째 군집은 외 화,

과소통제,혹은 품행장애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졌고 그 특징에는 싸움,

성질부리기,불복종, 괴 등이 나타나며,두 번째 군집은 내면화,과다통제,

혹은 불안- 축과 같은 명칭으로 불러졌고 그 특징으로는 불안,수 음,

축,우울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이와 같은 두 가지의 요인을 추출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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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표 문항

내재화 증후군

축 :혼자 있음,수 음, 축

신체증상 :피곤,몸살,복통

우울/불안 :잘 운다,겁,불안,슬픔,우울

혼합된 증후군

사회 미성숙 :어린행동,놀림 받음,아이들이 싫어함

사고의 문제 :헛것을 들음,헛것을 ,이상한 생각

주의집 문제 :주의집 문제,안 부 못함,충동

외 화 증후군
비행 :가책 없음,나쁜 친구,집에서 도벽

공격성 :남을 괴롭힘,남의물건 괴,싸움

구로 CBCL과 YSR이 있다.아동·청소년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CBCL)는 4∼18세 아동의 부모들이 작성할 수 있고(Achenbach,

1991a),청소년자기보고(YouthSelf-Report:YSR)는 11∼18세 청소년들이 스

스로 응답하는 평가도구이다(Achenbach,1991b).이 검사 도구는 내재화나

외 화 같은 넓은 범 의 증후군 뿐 아니라 좁은 범 의 8개 증후군들을 발

견하 으며 그 증후군은 <표 Ⅱ-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Ⅱ-1>CBCL,YSR의 8가지 증후군과 문항

출처 :Wicks-Nelson,R.,& Israel,A.C.(2000).Behaviordisordersofchildhood(4th

ed).UpperSaddleRiver,NJ:Peartice-Hall.(p.98).

4. 련선행연구

1)국내 련선행연구

김경자 등(1993)에 의하면 1960년 16.4세,1970년 14.5세,1980년

14.3세,1990년 12.8세로 평균 경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사춘기의 생리 성 성숙이 빨라지는 원인은 이유시기,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증가,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운동량의 부족,체 과다 등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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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고 하 다.Tanner(1978)에 의하면 신체발육과 성 성숙의 발 은

시기 으로 깊은 연 을 가지며,특히 체 의 발육과 2차 성징의 발 은 거

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하 다.

송은희,이경섭,그리고 송병기(1998)의 논문에서는 월경기 그 후에

는 다소의 화감을 수반하게 되는데 월경 자각증상을 동시에 선택하게

한 조사에서 조사 상자의 53%가 불쾌감을 호소하 으며 51%가 하복통을,

피로감 32%,복통 21%로 나타났으며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는 13%에 불과

하 다. 학교 여학생은 월경 에 자각증상에 따라 불쾌감,하복통,피로감

등의 정서·행동 특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

이옥선(1998)의 경 경 인지 여부 조사에서는 조사 상자의 83.5%

는 인지하 으나 16.5%는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경험에

해 부정 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경에 한 정서 반응은

성 의식의 발달과 성에 한 태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데 경에 하여

충분히 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강렬하고 불쾌한 정서 충동을 받아 성

에 한 모든 문제에 해 폐쇄 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 다.심리분석

학자들은 경을 여성의 주체성 형성의 요한 시기로 보았는데 이것은 사춘

기 소녀가 자신을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임

으로서 심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진 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라고 보

기 때문에 모든 사춘기의 여성은 경 에 그에 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

경을 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

여학생의 이차 성 특징의 성숙시기와 심리사회 발달을 분석한 안 태

(1999)의 연구에서는 학교 1학년에서는 정서 상태에서 만숙집단이 조숙집

단보다 더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경에 한

심리 반응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불안했다’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고

‘아무 지도 않았다’라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따라서 경이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에 비해 더 부정 인 반응을 보 다고 하 다.

조민정과 이수연(2003)은 남녀공학과 비공학 학생의 성의식 발달비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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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 특성과 여성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 이면서도 동시에 여성 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 다.남자

학교의 양성성은 19.7%인데 비해 혼성학 과 비혼성학 을 포함한 남녀공학

의 남학생은 43.8%로 나타났다. 한 여학생의 경우도 여 학교의 양성성은

16.8%인데 비해 혼성학 과 비혼성학 을 포함한 남녀공학의 여학생은

18.2%로 나타났다.

이 지,하은혜,그리고 오경자(2005)는 청소년기 정서 행동문제의 성

차에서 K-YSR 설문조사 결과 내재화 문제와 총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서

뿐만 아니라 축,신체 증상,우울/불안,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평균 수를

보고하 다.여자 청소년의 특성으로 내재화 문제에서 일 으로 높은 수

를 보이고 있었다.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 화 문제에 해당하는 8개

하 척도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평균 수를 보 다고 하 다.

박미정(2006)은 사춘기 조숙증의 기 치료의 최신 지견에서 최근 병

인 사춘기 조숙증 뿐 아니라 병 인 원인은 없지만 사춘기가 매우 빠른 속

도로 진행되는 사춘기 조발증(earlypuberty)아동이 증하고 있다고 하

다. 한 사춘기 발달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래와의 다른 체형에 한

스트 스,정신 성숙 시기와 육체 성숙 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등 많은 문제 을 래하게 된다고 하 다.

이수연과 이승희(2008)는 청소년의 형제·자매 계와 정서·행동문제의 계

에서 주 역시 학교 남녀학생을 상으로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조사

한 결과 척도별 임상 비율은 공격성 척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사고의 문제척도,우울/불안 척도,신체증상척도, 축척도와 주의집 문제척

도,사회 미성숙척도,비행척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척도 18.1%,

외 화 문제척도 20.4%,총 문제행동 척도 19.4%로 나타났다고 하 다.

이상과 같이 국내 련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 조숙화가 정서·행동 특

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발표 연도별로 요약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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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

(년도)
논문제목 내 용

1

김경자

외

(1993)

사춘기 조숙화 경향에

한 연구( 경연령을

심으로)

1960년 16.4세,70년 14.5세,80년 14.3

세,90년 12.8세로 경이 빨라지고 있

으며,평균 경연령은 만 12.9세로 10세

2.9%,11세 10.4%,12세 33.5%,13세 33.9%,

14세 15.6%,15세 3.8%로 나타났다고 하 다.

2

송은희

이경섭

송병기

(1998)

10 여학생의 월경에

한 실태분석

월경 자각증상 조사에서 53%가 불쾌감을

호소하 으며 51%가 하복통을,피로감,복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는 13%

에 불과하 다. 학교 여학생은 월경 자각

증상에 따라 불쾌감,하복통,피로감 등의 정

서·행동 특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

3
이옥선

(1998)

․ 등 여학생의 경

지식 경 경험에

한 연구

경 경험자 83.5%가 경 에 경을 인

지했고, 경 에 경을 인지한 학생일수

록 경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

었기 효과 인 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4 안 태

(1999)

사춘기 신체성숙 시기와

남녀 조숙아와 만숙아의

심리사회 발달 비교

조숙한 아이들이 보통 발달수 의 아이들보다

불안하며,정서상태,기분상태,친구 계, 처

능력에서 조숙한 아이들이 보통정도 발달의

아이들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 다.

5

조민정

이수연

(2003)

남녀공학과 비공학 학

생의 성의식 발달비교

남자 학교의 양성성은 19.7%인데 비해 혼성

학 과 비혼성학 을 포함한 남녀공학의 남학

생은 43.8%로 나타났다. 한 여학생의 경우

도 여 학교의 양성성 보다 혼성학 과 비혼

성학 을 포함한 남녀공학의 여학생의 양성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 다.

6

이 지

하은혜

오경자

(2005)

청소년기 정서 행동

문제의 성차

여자 청소년의 특성으로 내재화 문제에서 높

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외 화 문제에 해당

하는 8개 하 척도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평균 수를 보 다고 하 다.

7
박미정

(2006)

사춘기 조숙증의 기

치료의 최신 지견

사춘기 조발증 아동이 증하고 있으며 이 경

우 래와의 다른 체형에 한 스트 스,정신

성숙 시기와 육체 성숙 시기와의 불일치

로 인한 혼란,조기 성장 폐쇄로 신장증

등 많은 문제 을 래하게 된다고 하 다.

8

이수연

이승희

(2008)

청소년의 형제·자매 계

와 정서·행동문제의

계

남녀 학생의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조사

한 결과 척도별 임상비율은 공격성 척도가 가

장 높고 그 다음은 사고의 문제척도,우울/불

안 척도,신체증상 척도, 축 척도와 주의집

문제척도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표 Ⅱ-2>국내 련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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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외 련선행연구

Deutsch(1944)는 여성들은 경을 여성으로서 가장 큰 정서 충격으로 경

험하게 되는데 월경 때마다 경 당시의 정서를 재 경험하게 되어 여성이라

는 성의 부정(denialoffeminity)이 나타나 무의식 인 기도가 좌 됨에 따라

억압해 오던 수치감,죄책감,열등감 등의 정서도 재 된다고 하 다.

Posner(2006)는 양상태,환경 스트 스와 유 자의 향에 따른 조기

경(earlymenarche)의 결과들을 연구하 는데 래보다 발육이 이르면 부

정 인 결과들이 나타나며 특히 동시다발 인 스트 스와 결부될 때 더욱 부

정 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Segal과 Stohs(2007)의 연구에서는 따로 자란 둥이들의 경연령은 12.5

세 그리고 함께 자란 둥이들의 경연령은 12.9세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유 인 향과 일치한다. 한 이 연구에서는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님이

얼마나 감정을 이해를 해주는가도 경시기와 련된다고 보고되었다.

Cavanagh,Riegle-Crumb,그리고 Crosnoe(2007)에 의하면 사춘기를 겪으

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언제 사춘기가 시작 느냐와 련이 깊은데,12세

이 에 경을 할 경우에 성 조숙으로 간주한다.성 조숙 시기는 사춘기를

보내는데 있어서 사회 심리학 향을 보여 다.첫째,성 조숙 시기는 자

아상 형성에 향을 미친다.성 으로 조숙한 학생일수록 자아상이 나빠서

우울,스트 스를 겪는다.둘째,성 조숙 시기는 래 친구들과의 계에도

향을 미친다.성 조숙 시기는 흡연,음주,성 계와 같은 유해한 행동을 할

여지가 높다.성 으로 조숙한 학생들이 마주치는 이러한 험들은 호르몬

향보다도 사회심리학 향이 작용하며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가?우

울,미성숙한 어른과 같은 자아상, 험한 행동,문제성 있는 래집단들이

향을 미치므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 다.왜 이러한 것들이 요한가?성

조숙이 미치는 향이 학교생활에도 향을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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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자

(년도)
논문제목 내 용

1
Deutsch

(1944)

Thepsychologyof

womenI

여성들은 경을 정서 충격으로 경험

하게 되는데 월경 때마다 경 당시의

정서를 재 경험하게 되어 여성이라는

성의 부정이 나타나 수치감,죄책감,열

등감 등의 정서도 재 된다고 함.

2
Posner

(2006)

Earlymenarche:A

review ofresearch

ontrendsintiming,

racialdifferences,

etiology,and

psychosocial

consequences

래보다 발육이 이르면 부정 인 결과

들이 나타나는데,특히 동시에 일어나는

스트 스와 결부될 때 더욱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 심리사회 결과

들은 사춘기 후반부나 어른이 되어서

까지는 계속 되지 않는다고 하 다.

3

Segal&

Stohs

(2007)

Resemblanceforage

atmenarchein

femaletwinsreared

apartandtogether

따로 자란 둥이들의 경연령은 12.5

세,함께 자란 둥이들은 12.9세.이 결

과는 유 인 향과 일치한다.성장하

는 시기에 부모님이 얼마나 감정을 이

해를 해주는가도 경시기와 련된다

고 하 다.

4
Cavanagh

등(2007)

Pubertyandthe

educationofgirls

성 조숙 시기(12세 이 경)는 사춘

기를 보내는데 있어서 첫째,성 으로

조숙한 학생일수록 자아상이 나빠서 우

울,스트 스를 겪는다.둘째,성 조숙

시기는 일반 인 래집단 보다도 연령

이 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험

한 행동과 낮은 학업성 의 경향을 보

인다고 하 다.

으로 보면 가족건강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그러면 무슨 조치가 필요

한가?여기에는 교육 사회심리학자들의 역할이 요하다고 하 다.

이상과 같은 국외 련선행연구들을 발표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국외 련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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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교 여학생의 경과 정서·행동 특성의 계를 알아보기

해 라남도 시 지역의 학교 여학생을 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2.연구 상

라남도는 행정구역이 5개 시( 양시,나주시,목포시,순천시,여수시)

17개 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 지역은 학 당 인원이 35명 정도이나 읍 ·

면 지역은 학 당 인원이 히 낮을 뿐 아니라 도서벽지가 많아 인구가 감

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규모 학교가 부분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5개 시

를 심으로 연구 상을 선정하 는데 2008년 8월 재 5개 시의 학교

황은 <표 Ⅲ-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군집무선표집(two-stageclusterrandom sampling)

을 통하여 연구 상을 선정하 는데,<표 Ⅲ-1>에 보이듯이 한 학 당 여학

생의 수는 여 학교와 남녀공학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 학교는 2개 학교

를 남녀공학은 3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5개 학교의 각 학년 1개 반을

임의로 선정한 결과 연구 상자는 여 학교 학생 194명과 남녀공학 148명을

합한 총 342명이었다.이 학생들을 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량이

회수되었으며(회수율:100%)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30부를 제외

한 312부(여 학교 176부,남녀공학 136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Ⅲ-2>는 최종 연구 상(N=312)에 한 기 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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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학교 수 남자 학교 수

여 학교 수 남녀공학 수

학교수
학 당

학생 수
학교수

학 당

여학생 수

양시 14 1 1 33-34 12 6-17

나주시 15 1 1 31-33 13 12-20

목포시 15 5 5 34-35 5 12-17

순천시 21 2 2 34-35 17 16-17

여수시 30 4 4 33-35 22 16-17

<표 Ⅲ-1> 라남도 5개 시 학교 황(2008년 8월 재)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유형은 여 학교 176명(56.4%),남녀

공학의 여학생 136명(43.6%), 경경험 278명(89.1%),미경험 34(10.9%)명으

로 나타났다. 경시기는 등학교 6학년 112명(40.3%), 학교 1학년 82명

(29.5%), 등학교 5학년 41명(14.7%), 학교 2학년 31명(11.2%)순으로 나

타났다. 경시 사 지식이 있었던 학생은 185명(66.5%),사 지식이 없었던

학생은 93명(33.5%)으로 나타났으며, 사 지식 습득원은 어머니 117명

(43.0%), 선생님 64명(23.5%)이었다. 경시 느낌은 ‘당황하 다’ 124명

(42.8%),‘느낌이 없었다’61명(32.1%),‘신기하 다’38명(13.4%),‘울고 싶었

다’19명(6.7%),‘자랑스러웠다’9명(3.2%)‘기타’5명(1.8%)의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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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n % 합계(%)

학교유형
여 학교 176 56.4

312(100)
남녀공학 136 43.6

학년

1학년 101 32.4

312(100)2학년 110 35.2

3학년 101 32.4

나이

12세 11 3.5

312(100)
13세 103 33.0

14세 116 37.2

15세 82 26.3

가족형태

양부모 288 92.3

312(100)
편 부 5 1.6

편 모 13 4.2

조손가족 6 1.9

경유무
유 278 89.1

312(100)
무 34

3)
10.9

경시기

3 1

161

0.4

57.9

2781)(100)

4 7 2.5

5 41 14.7

6 112 40.3

1 82

117

29.5

42.12 31 11.2

3 4 1.4

경시

사 지식

유 185 66.5
278

1)
(100)

무 93 33.5

경시

사 지식

습득원

선생님 64 23.5

2722)(100)

엄 마 117 43.0

친 구 26 9.6

언 니 19 7.0

TV/라디오 10 3.7

책 25 9.2

기 타 11 4.0

경시 알린

사람

엄 마 248 81.6

304
2)
(100)

친 구 24 7.9

언니 14 4.6

혼자 처리함 12 3.9

기 타 6 2.0

경시 느낌

자랑스러웠다 9 3.2

2832)(100)

신기하 다 38 13.4

당황하 다 124 42.8

울고 싶었다 19 6.7

느낌이 없었다 61 32.1

기 타 5 1.8

<표 Ⅲ-2>연구 상 기 련 사항(N=312)

1)
경을 경험한 학생 수.

2)
경을 경험한 학생(278명)가운데 복수 응답한 경우가 포함된 수.

3)
학교 1학년 25명 + 학교 2학년 8명 + 학교 3학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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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 사항 질문지, 경

련 질문지,K-YSR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기 사항 질문지

기 사항 질문지는 학교유형(여 학교 는 남녀공학),학년,연령,신장,

체 ,가족 계를 알아보기 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경 련 질문지

경 련 질문지는 경유무, 경시기, 경시 월경에 한 사 지식,사

지식 원천, 경시 알린 사람, 경시 느낌을 묻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3)K-YSR

한국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SelfReport:K-YSR)는

11～18세 청소년이 자신의 응과 정서·행동 특성에 해 평가하는 것으로

Achenbach(1991b)가 개발한 것을 오경자 등(2001)이 표 화 하 다.K-YSR은 사

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변인들과 련된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만 사용하 다.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0

( 없다),1 (가끔 보인다),2 (매우 심하다)의 3가지 척도로 평정하는 112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 Ⅲ-3>에 제시된 바와 같이 8개 하 증후군척도,내

재화 문제 척도,외 화 문제 척도,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 등 11개의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11개 척도 8개 하 증후군척도는 표 수(T 수)가 70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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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원 회수량(율) 응답불성실 분석설문지(n)

여

학교

A학교

1학년 35 35 7 28

2학년 35 35 1 34

3학년 35 35 4 31

B학교

1학년 26 26 0 26

2학년 33 33 2 31

3학년 30 30 4 26

계 194 194(100) 18 176

남녀

공학

C학교

1학년 17 17 1 16

2학년 15 15 2 13

3학년 15 15 2 13

D학교

1학년 16 16 1 15

2학년 17 17 0 17

3학년 17 17 3 14

E학교

1학년 17 17 1 16

2학년 17 17 2 15

3학년 17 17 0 17

계 148 148(100) 12 136

총 계 342 342(100) 30 312

일 때 임상 범 로 단되며 내재화 문제척도,외 화 문제 척도,총 문제행

동 척도는 표 수가 63T이상일 때 임상범 로 단된다.

4.연구 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약 20일 간에 걸쳐 실시되

었다.이 기간 동안 각 학교별로 선생님 한 분을 추천받아 설문 련 안내문

발송과 유선 화를 통하여 취지와 질문지 실시방법,질문지 회수방법 등

련사항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발송하 다.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 원으로

부터 342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가운데 불성실한 질문지 30부를 제외

한 312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이와 같은 본 연구의 질문지 회수

상황은 <표 Ⅲ-3>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3>질문지 회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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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12.0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하 다.연구문제별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첫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K-YSR8개 하 증

후군척도,내재화 문제척도,외 화 문제척도,총 문제행동 척도별로 평균,표 편

차,순 를 산출하 다.그리고 8개 하 증후군척도별로 T 수가 70T 이상인 임

상범 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과 순 를 산출하 고 내재화 문제척도,외 화 문제

척도,총 문제행동 척도 T 수가 63T이상인 임상범 에 속하는 학생 비율을 산

출하 다.

둘째, 경유무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해 K-YSR11개 척도별로 t-검증을 실시하 다.

셋째, 경시기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K-YSR11개 척도별로 F-검증을 실시하 다.

넷째,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K-YSR11개 척도별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K-YSR11개 척도별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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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M SD 평균 순 1)

8

개

하

척

도

축 척도 54.58 6.22 5

신체증상 척도 56.61 7.58 1

우울/불안 척도 54.88 7.47 4

사회 미성숙척도 54.10 5.36 7

사고의 문제척도 54.41 5.32 6

주의집 문제척도 55.14 5.96 3

비행 척도 53.92 5.87 8

공격성 척도 55.81 6.75 2

내재화 문제척도 52.41 9.83 ·

외 화 문제척도 53.18 9.00 ·

총 문제행동 척도 53.05 8.65 ·

Ⅳ.연구 결과

1.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분석

1)K-YSR척도별 평균과 순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해 K-YSR8개 하 증후군척

도,내재화 문제척도,외 화 문제척도,총 문제행동 척도별로 평균과 표 편

차,순 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1＞에 제시되어 있다.＜표 Ⅳ-1＞에 보이

듯이 척도별로 T 수의 평균을 보면 8개 하 척도에서는 신체증상 5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격성 55.81,주의집 55.14,우울/불안 54.88, 축

54.58,사고의 문제 54.41,사회 미성숙 54.10,비행 53.92순으로 나타났으

며,내재화 문제 52.41,외 화 문제 53.18,총 문제행동은 53.05로 나타났다.

여기서 11개 증후군별 T 수의 평균에서는 임상 범 에 속하는 증후군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척도별 평균과 순 (N =312)

1)
순 간의 평균 차이가 아주 작은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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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구분 n % 임상비율 순

8개

하

척

도

축 척도
정상 300 96.2

4
임상 12 3.8

신체증상 척도
정상 289 92.6

1
임상 23 7.4

우울/불안 척도
정상 297 95.2

3
임상 15 4.8

사회 미성숙척도
정상 305 97.8

5
임상 7 2.2

사고의 문제척도
정상 307 98.4

8
임상 5 1.6

주의집 문제척도
정상 305 97.8

5
임상 7 2.2

비행 척도
정상 305 97.8

5
임상 7 2.2

공격성 척도
정상 296 94.9

2
임상 16 5.1

내재화 문제척도
정상 252 80.8

·
임상 60 19.2

외 화 문제척도
정상 264 84.6

·
임상 48 15.4

총 문제행동 척도
정상 267 85.6

·
임상 45 14.4

2)K-YSR척도별 임상범 의 비율과 순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해 K-YSR8개 하 증후군척

도,내재화 문제척도,외 화 문제척도,총 문제행동 척도별로 임상범 에 속

하는 여학생의 비율과 순 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에 보이듯이 8개 증후군별 T 수가 70T이상으로 임상범 에

속하는 여학생의 비율과 순 ,그리고 내재화 문제,외 화 문제,총 문제행

동 척도의 T 수가 63T 이상으로 임상범 에 속하는 여학생의 비율과 순

를 살펴보면 신체증상 23명(7.4%),공격성 16명(5.1%),우울/불안 15명(4.8%),

축 12명(3.8%),사회 미성숙과 주의집 비행이 각각 7명(2.2%),사고

의 문제 5명(1.6%)순으로 나타났다.＜표 Ⅳ-2＞에서 임상범 가 63T 이상

인 척도를 보면 내재화 문제 60명(19.2%),외 화 문제 48명(15.4%),총 문제

행동 척도에서 45명(14.4%)이 임상범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척도별 임상의 비율과 순 (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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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 유(n=278) 경 무(n=34)

t p
M SD M SD

8

개

하

척

도

축 척도 54.79 6.27 52.85 5.57 1.721 0.086

신체증상 척도 56.82 7.38 54.91 9.00 1.387 0.166

우울/불안 척도 55.14 7.73 52.82 4.35 2.636
*
0.011

사회 미성숙척도 54.09 5.34 54.21 5.61 -0.199 0.905

사고의 문제척도 54.61 5.46 52.82 3.65 2.527
*
0.015

주의집 문제척도 55.23 6.04 54.38 5.26 0.783 0.435

비행 척도 54.03 5.87 53.06 5.91 0.906 0.366

공격성 척도 56.06 6.90 53.79 4.98 2.387
*
0.021

내재화 문제척도 52.78 9.83 49.38 9.36 1.914 0.057

외 화 문제척도 53.51 9.00 50.53 8.64 1.829 0.068

총 문제행동 척도 53.38 8.67 50.35 8.06 1.934 0.054

2. 경유무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경유무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K-YSR8개 하 증후군척도,내재화 문제척도,외 화 문제척도,총 문제행동

척도별로 t-검증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다.＜표 Ⅳ-

3＞에 보이듯이 경을 경험한 여학생과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의 각

증후군별 t-검증 결과 우울/불안,사고의 문제,공격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우선 우울/불안을 살펴보면 경을 경험한 여학생의 평

균이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

의 문제와 공격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을 경험한 여학생의 평균이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3＞ 경유무에 따른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결과(N=312)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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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시기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경시기( 등학교 5학년, 등학교 6학년, 학교 1학년, 학교 2학년)에

따른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K-YSR11개 증후군척도별로 F-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에 제시되어 있다.＜표 Ⅳ-4＞에 보이듯

이 경시기에 따라 증후군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총 문제행동 척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즉,총 문제행동 척도에서 등학교 5

학년,6학년, 학교 1학년이 각각 학교 2학년보다 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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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시기 M SD F p

8

개

하

척

도

축 척도

5 56.10 6.36

1.438 0.232
6 54.90 6.65

1 54.27 5.88

2 53.23 5.24

신체증상 척도

5 59.10 8.26

2.173 0.092
6 56.42 7.33

1 57.00 7.52

2 54.84 5.78

우울/불안 척도

5 55.56 7.26

0.626 0.599
6 55.08 8.72

1 55.50 7.22

2 53.39 5.69

사회 미성숙척도

5 53.73 4.75

2.566 0.055
6 54.04 4.86

1 54.60 5.79

2 51.71 3.16

사고의 문제척도

5 55.32 5.22

0.700 0.553
6 54.30 5.41

1 54.77 5.83

2 53.61 4.57

주의집 문제 척도

5 54.46 4.98

1.036 0.377
6 55.60 6.46

1 55.51 6.23

2 53.77 4.45

비행 척도

5 54.02 5.10

1.105 0.347
6 53.69 5.75

1 54.99 6.81

2 53.06 5.05

공격성 척도

5 56.34 6.50

0.647 0.586
6 56.10 7.05

1 56.54 6.84

2 54.55 7.09

내재화 문제척도

5 55.12 8.81

2.468 0.062
6 53.00 9.73

1 52.45 10.43

2 48.87 9.48

외 화 문제척도

5 54.90 7.57

2.013 0.112
6 53.57 8.57

1 54.37 9.38

2 50.19 10.23

총 문제행동 척도

5
a

55.05 7.72

2.751* 0.043
6a 53.40 8.61

1
a

53.76 8.89

2
b

49.39 9.31

＜표 Ⅳ-4＞ 경시기에 따른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결과(N=2661))

*
p<.05,a,b:Duncan의 동일집단군.

1)
경을 경험한 연구 상(278명) 경시기가 등학교 3학년(1명), 등학교 4학년(7명), 학교 3

학년(4명)인 경우를 제외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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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유무 76.286 1 76.286 2.040 0.154

학교유형 14.533 1 14.533 0.389 0.534

유무×유형 231.919 1 231.919 6.201* 0.013

오차 11520.179 308 37.403 · ·

수정합 11842.917 311 · · ·

4.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해 K-YSR11개 척도별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축

척도에서만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10개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를 11개 척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축의 차이

＜표 Ⅳ-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축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경유무와 학교유형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경을 경험한 여학생과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간에 그리고 여

학교의 학생과 남녀공학의 여학생간에는 축의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그림 Ⅳ-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 학교에서는 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보다 축 정도가 더 높은 반면 남녀공학에서는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이 경을 경험한 여학생보다 축 정도가 더

높았다.

<표 Ⅳ-5>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축의 차이분석 결과 (N=312)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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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 무 129.210 1 129.210 2.248 0.135
학 56.065 1 56.065 0.975 0.324

유무×유형 63.179 1 63.179 1.099 0.295

오차 17706.381 308 57.488 · ·

수정합 17954.835 311 · · ·

＜그림 Ⅳ-1＞ 축에 한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

2)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신체증상의 차이

＜표 Ⅳ-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신체증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에

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신체증상의 차이분석 결과(N=312)

3)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우울/불안의 차이

＜표 Ⅳ-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

용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

분산원 SS df MS F p

경 무 130.987 1 130.987 2.370 0.125

학 8.905 1 8.905 0.161 0.688

유무×유형 96.531 1 96.531 1.747 0.187

오차 17020.621 308 55.262 · ·

수정합 17257.044 311 · · ·

분산원 SS df MS F p
경 무 3.284 1 3.284 0.115 0.735

학 68.289 1 68.289 2.383 0.124

유무×유형 98.678 1 98.678 3.443 0.064

오차 8826.989 308 28.659 · ·

수정합 8997.24 311 · · ·

<표 Ⅳ-7>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우울/불안의 차이분석 결과(N=312)

4)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사회 미성숙 차이

＜표 Ⅳ-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 미

성숙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

호작용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 미성숙의 차이분석 결과 (N=312)

5)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사고의 문제 차이

<표 Ⅳ-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사고의 문제

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

작용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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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유무 16.362 1 16.362 0.460 0.498

학교유형 0.001 1 0.001 0.000 0.997

유무×유형 22.673 1 22.673 0.637 0.425

오차 10966.570 308 35.606 · ·

수정합 11005.606 311 · · ·

분산원 SS df MS F p

경유무 88.259 1 88.259 3.148 0.077

학교유형 8.859 1 8.859 0.316 0.574

유무×유형 7.542 1 7.542 0.269 0.604

오차 8634.256 308 28.033 · ·

수정합 8738.916 311 · · ·

<표 Ⅳ-9>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사고의 문제 차이분석 결과(N=312)

6)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주의집 문제의 차이

<표 Ⅳ-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주의집

문제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주의집 문제의 차이분석 결과 (N=312)

7)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비행의 차이

<표 Ⅳ-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비행의 차

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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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유무 136.477 1 136.477 3.013 0.084

학교유형 2.072 1 2.072 0.046 0.831

유무×유형 33.522 1 33.522 0.740 0.390

오차 13949.546 308 45.291 · ·

수정합 14121.617 311 · · ·

분산원 SS df MS F p

경유무 23.760 1 23.760 0.687 0.408

학교유형 0.335 1 0.335 0.010 0.922

유무×유형 10.651 1 10.651 0.308 0.579

오차 10656.901 308 34.600 · ·

수정합 10691.647 311 · · ·

<표 Ⅳ-11>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결과(N=312)

8)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공격성의 차이

<표 Ⅳ-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

용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분석 결과(N=312)

9)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의 차이

<표 Ⅳ-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

제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

호작용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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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유무 245.430 1 245.430 3.040 0.082

학교유형 4.799 1 4.799 0.059 0.808

유무×유형 25.194 1 25.194 0.312 0.577

오차 24869.058 308 80.744 · ·

수정합 25144.481 311 · · ·

분산원 SS df MS F p

경유무 311.809 1 311.809 3.250 0.072

학교유형 1.102 1 1.102 0.011 0.915

유무×유형 57.735 1 57.735 0.602 0.439

오차 29551.967 308 95.948 · ·

수정합 29922.613 311 · · ·

<표 Ⅳ-13>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차이분석 결과 (N=312)

10)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외 화 문제의 차이

<표 Ⅳ-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외 화 문

제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

호작용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외 화 문제의 차이분석 결과 (N=312)

11)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총 문제행동의 차이

<표 Ⅳ-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총 문제행

동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유무,학교유형,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

호작용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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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유무 243.818 1 243.818 3.287 0.071

학교유형 0.697 1 0.697 0.009 0.923

유무×유형 55.485 1 55.485 0.748 0.388

오차 22849.758 308 74.188 · ·

수정합 23149.758 311 · · ·

<표 Ⅳ-15>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총 문제행동의 차이분석 결과 (N=312)

5.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해 K-YSR11개 척도별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축 척도에서 학교유형에 해,공격성 척도에서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

작용에 해,총 문제행동 척도에서 경시기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를 11개 척도별로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1)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축의 차이분석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축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이원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표 Ⅳ-16>에 보이듯이 학교유형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경시기와 상호작용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Ⅳ-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 학교 여학생

(M=55.68)이 남녀공학의 여학생(M=53.40)보다 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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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177.442 3 59.147 1.573 0.196

학교유형 365.884 1 365.884 9.731** 0.002

시기×유형 92.985 3 30.995 0.824 0.481

오차 9700.536 258 37.599 · ·

수정합 10336.847 265 · · ·

구분
학교유형

평균
여 학교 남녀공학

경시기

등학교 5학년

n =22 n =19 n =41

M =58.41 M =53.42 M =56.10

SD =7.29 SD =3.70 SD =6.36

등학교 6학년

n =60 n =52 n =112

M =55.60 M =54.10 M =54.90

SD=6.73 SD =6.54 SD =6.65

학교 1학년

n =51 n =31 n =82

M =55.20 M =52.74 M =54.27

SD=6.32 SD =4.80 SD =5.88

학교 2학년

n =18 n =13 n =31

M =54.00 M =52.15 M =53.23

SD=6.51 SD =2.54 SD =5.24

평균

n =151 n =115 n =266

M =55.68 M =53.40 M =54.70

SD=6.70 SD =5.34 SD =6.24

<표 Ⅳ-16>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축의 차이분석 결과 (N=266)

**
p<.01.

<표 Ⅳ-17>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축자료 분석 결과 (N=266)

2)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신체증상의 차이

<표 Ⅳ-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신체증상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시기,학교유형,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

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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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111.839 3 37.280 0.617 0.605

학교유형 73.193 1 73.193 1.211 0.272

시기×유형 29.694 3 9.898 0.164 0.921

오차 15599.561 258 60.463 · ·

수정합 15,814.287 265 · · ·

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367.830 3 122.610 2.228 0.085

학교유형 6.015 1 6.015 0.109 0.741

시기×유형 57.612 3 19.204 0.349 0.790

오차 14198.276 258 55.032 · ·

수정합 14,629.733 265 · · ·

<표 Ⅳ-18>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신체증상의 차이분석 결과(N=266)

3)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우울/불안의 차이

<표 Ⅳ-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시기,학교유형,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

작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우울/불안의 차이분석 결과(N=266)

4)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사회 미성숙의 차이

<표 Ⅳ-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 미

성숙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시기,학교유형,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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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69.972 3 23.324 0.792 0.499

학교유형 99.546 1 99.546 3.379 0.067

시기×유형 63.766 3 21.255 0.722 0.540

오차 7600.151 258 29.458 · ·

수정합 7833.435 265 · · ·

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160.252 3 53.417 2.143 0.095

학교유형 6.036 1 6.036 0.242 0.623

시기×유형 94.695 3 31.565 1.266 0.286

오차 6430.592 258 24.925 · ·

수정합 6691.575 265 · · ·

<표 Ⅳ-20>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 미성숙의 차이분석 결과 (N=266)

5)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사고의 문제 차이

<표 Ⅳ-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사고의 문

제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시기,학교유형,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

호작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사고의 문제 차이분석 결과 (N=266)

6)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주의집 문제의 차이

<표 Ⅳ-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주의집

문제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시기,학교유형,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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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117.844 3 39.281 1.109 0.346

학교유형 12.255 1 12.255 0.346 0.557

시기×유형 63.319 3 21.106 0.596 0.618

오차 9141.180 258 35.431 · ·

수정합 9334.598 265 · · ·

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117.355 3 39.118 1.087 0.355

학교유형 61.380 1 61.380 1.706 0.193

시기×유형 10.191 3 3.397 0.094 0.963

오차 9281.862 258 35.976 · ·

수정합 9470.788 265 · · ·

<표 Ⅳ-22>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주의집 문제의 차이분석 결과 (N=266)

7)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비행의 차이

<표 Ⅳ-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비행의 차

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시기,학교유형,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결과 (N=266)

8)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공격성의 차이

＜표 Ⅳ-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시기와 학교유형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경을 일 경험한 여학생과 경을 늦게 경험한 여학생 간에 그리고

여 학교의 학생과 남녀공학의 여학생 간에는 공격성의 정도에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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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161.107 3 53.702 1.148 0.330

학교유형 125.885 1 125.885 2.690 0.102

시기×유형 388.925 3 129.642 2.770
*

0.042

오차 12073.049 258 46.795 · ·

수정합 12748.966 265 · · ·

으나 <그림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는

학교 2학년 때 경을 경험한 경우 여 학교 여학생이 남녀공학 여학생보다

공격성이 더 높은 반면 학교 1학년 때 경을 경험한 경우에는 남녀공학

여학생이 여 학교 여학생보다 공격성이 더 높았다.

<표 Ⅳ-24>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분석 결과(N=266)

*
p<.05.

＜그림 Ⅳ-2＞ 공격성에 한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

9)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의 차이

<표 Ⅳ-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내재화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시기,학교유형,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

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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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617.068 3 205.689 2.639 0.050

학교유형 148.951 1 148.951 1.911 0.168

시기×유형 554.390 3 184.797 2.371 0.071

오차 20106.864 258 77.934 · ·

수정합 21427.273 265 · · ·

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721.487 3 240.496 2.486 0.061

학교유형 136.363 1 136.363 1.410 0.236

시기×유형 64.601 3 21.534 0.223 0.881

오차 24960.291 258 96.745 · ·

수정합 25882.742 265 · · ·

<표 Ⅳ-25>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차이분석 결과 (N=266)

10)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외 화 문제의 차이

<표 Ⅳ-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외 화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경시기,학교유형,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

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외 화 문제의 차이분석 결과 (N=266)

11)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총 문제행동의 차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총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Ⅳ-27＞과 같다.＜표 Ⅳ-27＞에 보이듯이

경시기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유형과 상호작용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Ⅳ-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시기에

한 Duncan사후분석 결과 등학교 5학년,6학년, 학교 1학년에 경을 경

험한 경우 학교 2학년에 경을 경험한 경우보다 각각 총 문제행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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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SS df MS F p

경시기 650.894 3 216.965 2.887
*

0.036

학교유형 183.978 1 183.978 2.448 0.119

시기×유형 122.479 3 40.826 0.543 0.653

오차 19391.312 258 75.160 · ·

수정합 20348.663 265 · · ·

구분
학교유형

평균
여 학교 남녀공학

경시기
*

등학교 5
a

n =22 n =19 n =41

M =56.68 M =53.16 M =55.05

SD =7.78 SD =7.40 SD =7.72

등학교 6
a

n =60 n =52 n =112

M =53.82 M =52.92 M =53.40

SD=8.86 SD =8.39 SD =8.61

학교 1
a

n =51 n =31 n =82

M =53.73 M =53.81 M =53.76

SD=9.24 SD =8.44 SD =8.90

학교 2
b

n =18 n =13 n =31

M =50.78 M =47.46 M =49.39

SD=10.40 SD =7.50 SD =9.31

평균

n =151 n =115 n =266

M =53.84 M =52.58 M =53.30

SD=9.08 SD =8.26 SD =8.74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총 문제행동의 차이분석 결과 (N=266)

*
p<.05.

<표 Ⅳ-28>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총 문제행동 자료분석 결과

*
p<.05,a,b:Duncan의 동일집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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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본 연구는 여 생들의 경과 정서·행동 특성에 어떤 련성이 있는지에

한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라남도 시 지역에 소재하는 여 학교와 남녀

공학 여학생들을 상으로 수행된 조사연구이다.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를 연구문제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

K-YSR(Korean-YouthSelfReport)를 이용하여 척도별 T 수 평균을 통

계 처리한 결과 ＜표 Ⅳ-1＞ 척도별 평균과 순 에서 보이듯이 신체증상 척

도(M=56.6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격성 척도(M=55.81),주의집 문제

(M=55.14),우울/불안(M=54.88), 축(M=54.58),사고의 문제(M=54.41),사회

미성숙(M=54.10)순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척도,외 화 문제척도,

총 문제행동 척도의 T 수 평균은 각각 52.41,53.18,53.05로 나타났다.이는

이 지,하은혜 그리고 오경자(2005)의 청소년기 정서 행동문제의 성차 연

구에서 여자 청소년은 내재화 문제에서 높은 수를 보이고 외 화 문제의

하 척도인 공격성에서 높은 수를 보고한 결과와 일 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표 Ⅳ-2>의 척도별 임상의 비율과 순 에서는 8개 하 척도 신체증

상 척도가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공격성 척도 5.1%,우울/불

안 척도 4.8%, 축 척도 3.8%로 나타났으며 사회 미성숙척도와 주의집

문제 척도 비행 척도는 모두 2.2%로 나타났고 사고의 문제척도는 1.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척도,외 화 문제척도,총 문제행동 척도

의 임상집단 비율은 각각 19.2%,15.4%,14.4%로 나타났다.이것은 주시내

남녀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을 조사한 이수연과 이승희(2008)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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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수연과 이승희(2008)의 연구에서 8개 하 척도별 임상

비율은 공격성 척도가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사고의 문제척

도 6.8%,우울/불안 척도 6.6%,신체증상 척도 6.4%, 축 척도와 주의집 문

제 척도가 각각 5.9%,사회 미성숙척도 3.7%,비행 척도 3.6% 순으로 나타

났으며 내재화 문제 척도 18.1%,외 화 문제척도 20.4%,총 문제행동 척도

19.4%로 나타났다.여기서 두 연구의 차이 을 분석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신체증상 척도가 가장 높고 사고의 문제척도가 가장 낮은 반면 이수연과 이

승희(2008)의 연구에서는 공격성 척도가 가장 높고 사고의 문제척도가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이수연과 이승희(2008)의 연구에서는 11개척도

신체증상 척도와 내재화 문제척도를 제외한 9개의 척도에서 본 연구보다 높

은 임상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연구 상 지역특성에 기

인했을 가능성이 있다.즉,연구 상에서 본 연구의 경우에는 학교 여학생

312명을 상으로 조사한 반면 이수연과 이승희(2008)의 연구에서는 학교

남학생 418명(53.7%),여학생 360명(46.3%)을 상으로 조사하 고 본 연구에

서는 라남도 5개 지역 소도시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반면 이수연과 이

승희(2008)의 연구에서는 주 역시 학생을 상으로 조사하여 서로 다른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 ,사회문화 ,심리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박미정(2006)은 사춘기 조숙증의 기 치료의 최신 지견에서 최근 병

인 사춘기 조숙증 뿐 아니라 병 인 원인은 없지만 사춘기가 매우 빠른 속

도로 진행되는 사춘기 조발증(earlypuberty)아동이 증하고 있다고 하

다. 한 사춘기 발달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래와의 다른 체형에 한

스트 스,정신 성숙 시기와 육체 성숙 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등

많은 문제 을 래하게 된다고 하 다.특히 <표 Ⅳ-1>과 <표 Ⅳ-2>에서

보인 척도별 평균과 임상의 비율과 순 에서 신체증상 척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난 것도 여 생들은 사춘기 조발증으로 인한 신체증상으로 스트 스를 많

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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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유무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

경유무에 한 조사결과 ＜표 Ⅲ-2＞에서 보이듯이 조사 상자 312명

89.1%인 278명이 경을 경험하 으며 10.9%인 34명은 경을 경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본 조사가 학교 1∼3학년의 여 생을 상으로 조사

한 것임을 감안하면 등학교 6학년 이 에 경을 경험한 여학생은 161명으

로 경을 경험한 체 278명 비 57.9%로 나타났다. 경유무에 따른 정

서·행동 특성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 Ⅳ-3＞에서 보이듯이

우울/불안 척도,사고의 문제척도,공격성 척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울/불안 척도를 살펴보면 경을 경험한 여학

생이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

의 문제척도와 공격성 척도도 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 경 경

험자 57.9%가 등학교 6학년 이 에 경을 경험했는데 이는 지속 으로

빨라지는 경과 이로 인한 조숙한 아이들이 심리사회 발달에 불리한 향

을 받는다는 선행연구(Geetal.,1996;Brooks-Gunn,& Ruble,1982;송명자,

1995)와도 일치한다. 한 경을 경험한 여학생의 척도가 높게 나타난 원인

으로는 본 연구조사 결과 경지식을 경 에 알고 있었던 여학생은 경

을 경험한 여학생의 66.5%, 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을 경험한 여학생

은 33.5%로 나타났다.이는 이옥선(1998)의 경 경 인지 여부 조사에서

경에 하여 충분히 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강렬하고 불쾌한 정서

충동을 받아 성에 한 모든 문제에 해 폐쇄 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

다.심리분석 학자들은 경을 여성의 주체성 형성의 요한 시기로 보았

는데 이것은 사춘기 소녀가 자신을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래의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서 심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진 인 역할을 하

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사춘기의 여성은 경 에 그에 한 충분



- 47 -

한 교육을 받아 경을 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과 비교

하면 경을 원활하게 처리하 을 때 매월 반복되는 월경에 해서도 부담

없이 받아들여 여 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에도 정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

3. 경시기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

경시기에 따른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K-YSR의 11개 증

후군척도별로 F-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Ⅳ-4＞에서 보이듯이 총 문제행동

척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즉, 등학교 5학년, 등학

교 6학년, 학교 1학년이 각각 학교 2학년보다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다음으로 경시기가 얼마나 빨라졌는가를 분석해 보면 본 연구조사의

＜표 Ⅲ-2＞에서 보이듯이 11세 까지 경을 경험한 여학생은 17.6%,12세

즉, 등학교 6학년은 40.3%,13세인 학교 1학년은 29.5%,14세 이상 12.6%

로 나타났으며,국내 련선행연구 목록 <표 Ⅱ-2>의 김경자 등(1993년)의

조사에서는 11세 까지 경을 경험한 여학생은 13.3%,12세 즉, 등학교 6학

년은 33.5%,13세인 학교 1학년은 33.9%,14세 이상 19.4%로 나타났다.결

과를 단순 비교해 보면 1992년에서 2008년까지 16년 사이에 경연령은 13세

∼15세에서 11세∼12세로 11.1%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Cavanagh,Riegle-Crumb,그리고 Crosnoe(2007)에 의하면 12세 이 에

경을 할 경우에 성 조숙으로 간주한다 하 으며 성 조숙 된 학생일수록 자

아상이 나빠서 우울,스트 스를 겪으며 래 친구들과의 계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안 태(1999)는 사춘기 신체성숙 시기와 심리사회 발달

비교에서 정서상태,기분상태,친구 계, 처능력에서 조숙한 아이들이 보통

발달 수 의 아이들보다 불리하다고 하 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김경자,1993;Cavanagh,2007;안 태,1999)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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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기에 따른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를 종합하면 경시기는 지속 으로 빨

라지고 있으며 ＜표 Ⅳ-4＞의 F-검증에서 보이듯이 경시기가 빠를수록 총

문제행동 척도에서 더 높은 수가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

는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4.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통하여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축에서만 경유무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에 해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여 학교에서는 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 보다 축 정도가 더 높은 반

면 남녀공학에서는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이 경을 경험한 여학생 보

다 축 정도가 더 높았다. 축 척도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말을 하지 않

으려 한다,수 어한다 등 사회 인 축,소극 태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이

다.여 학교에서 경을 경험한 여학생의 축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선

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Posner(2006)는 래보다 발육이 빠르면 부정 인 결

과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동시에 일어나는 스트 스와 결부될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그러나 본 연구결과 남녀공학에서는 여 학교와 상반되

게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이 축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들

과의 학교생활에서 성 성숙이 늦어짐에 따라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이

축되고 소극 인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축 척도,공격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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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문제행동 척도의 3개 척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축 척도에서는 경시기와 상호작용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즉,여

학교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학생 보다 축의 정도가 높았다.특히 등학

교 5학년 때 경을 경험한 여 학교 여학생은 T 수의 평균이 58.41인 반면

남녀공학의 여학생은 53.41로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축 척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송은희,이경섭 그리고 송병기 (1998)

의 10 여학생의 월경에 한 실태분석에서 월경기 그 후에는 다소의

화감을 수반하게 되는데 학교 여학생은 월경 에 자각증상에 따라 불쾌

감,하복통,피로감 등의 정서·행동 특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 것과 비

교하면 등학교 5학년에서 경이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반복되는 월경을

경험하면서 축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avanagh,

Riegle-Crumb,그리고 Crosnoe(2007)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결과들

에서 성 으로 조숙한 학생일수록 자아상이 나빠서 우울,스트 스를 겪는다

고 하 으며 성 조숙이 학교생활에도 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 사회심리학

자들의 역할이 요하다고 하 다.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경이 빠를수록

축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공학의 여학생의 축 척도가 여 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들과의 학교생활에서 성 으로 성숙함이 자신

감의 발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격성 척도에서는 경시기와 학교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시기와 학교유형의 상호작용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즉, 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는 학교 2학년 때 경을 경험

한 경우 여 학교 여학생이 남녀공학 여학생 보다 공격성이 더 높은 반면

학교 1학년 때 경을 경험한 경우에는 남녀공학 여학생이 여 학교 여학생

보다 공격성이 더 높았다.공격성 척도는 ‘말다툼을 자주한다’,‘허풍치고 자랑

을 많이 한다’,‘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못살게 군다’등 공격성,싸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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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동 등 외 화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항목임을 고려할 때 조민정과 이수연

(2003)의 남녀공학과 비공학 학생의 성의식 발달비교에서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 특성과 여성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 이면서도 동시

에 여성 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 다.여학생의 경우 여 학교 학

생의 양성성 보다 남녀공학 여학생의 양성성이 1.4%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학교 1학년 때 경을 경험한 남녀공학 여학생의 경우 높아

진 양성성 정체감으로 인하여 공격성 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 총 문제행동 척도에서는 학교유형과 상호작용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시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즉, 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교 1학년에 경을 경험한 경우 각각 학교 2학년에

경을 경험한 경우 보다 총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았다.Posner(2006)는 래보

다 발육이 빠르면 부정 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동시에 일어나는 스트

스와 결부될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하 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경을

빨리 경험할수록 총 문제행동 척도가 높은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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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연구문제별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연구결과에서 K-YSR의 8개 하

증후군척도별 T 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모두 52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증후군의 정도가 평균치보다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척도별 순 에

서는 신체증상과 공격성 척도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임상비율도 같은

순 로 높게 나타났다.청소년의 형제 계와 정서·행동문제의 련성을 연구

한 이수연과 이승희(2008)의 결과에서는 공격성과 사고의 문제척도 순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신체증상은 어지럽고 몸이 아 거나 두통

등 의학 증거가 없이 신체 증상이 나타난 것이며 다음으로 높은 공격성

은 남을 괴롭히고 남의물건을 괴하며 싸움하는 것인데 학교 여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은 조민정과 이수연(2003)의 남녀공학과 비공학 학생의 성의

식 발달 비교에서 보이듯이 양성성 정체감으로 한 개인 안에서 남성 특성

과 여성 특성이 통합되어 여성 이면서도 동시에 남성 일 수 있는 상들

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유무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경을 경험한 여학생과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의 각 증

후군별 t-검증 결과 우울/불안,사고의 문제,공격성 척도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우울/불안은 정서 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

거나 불안한 정도를 나타내며,사고의 문제는 강박 사고나 행동 등 비 실

이고 기이한 사고 내용이나 행동을 나타내며,공격성은 남에게 잔인한 짓

을 하거나 괴롭히는 등 공격성,싸움,반항행동으로 나타난 것인데 경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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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여학생이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다른 연구 결과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본 연구조사에서 경시 사 지식에 한 응답에서 66.5%는 알고 있었으

며 33.5%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경 인지 여부 조사에서

이옥선(1998)은 경에 하여 충분히 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강렬하고

불쾌한 정서 충동을 받아 성에 한 모든 문제에 해 폐쇄 으로 되는 경

우도 있다고 하 다.심리분석 학자들은 모든 사춘기의 여성은 경 에 그

에 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 경을 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따라서 등학교 학년부터 경과 월경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시기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연구

결과에서 먼 경시기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김경자 등(1993)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약 16년 사이에 13세∼15세에서 11세∼12세로 11.1%가 빨라진 것으

로 나타났다.Cavanagh(2007)는 12세 이 에 경을 할 경우에 성 조숙으로

간주한다 하 으며 성 으로 조숙한 학생일수록 자아상이 나빠서 우울,스트

스를 겪으며 래 친구들과의 계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본 연구

와 선행연구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경이 빨라짐에 따라 학교 여학

생의 정서·행동 특성에 증후군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김경자

등(1993)에 의하면 사춘기의 생리 성 성숙이 빨라지는 원인은 이유시기,동

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증가,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운동량의 부족,체 과

다 등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 다.이제부터라도 성 성숙이 빨라지는 것을

방하고 방지하는데 학교,가정,학계의 연구 분야 까지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경유무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

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여 학교에서는 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경

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보다 축 정도가 더 높은 반면 남녀공학에서는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이 경을 경험한 여학생보다 축 정도가 더 높

았다.이와 같이 여 학교와 남녀공학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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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경유무에 따른 t-검증 결과에서는 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경을 경

험하지 못한 여학생 보다 축 척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남

녀공학에서 나타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조민정과 이수연(2003)은

남녀공학과 비공학 학생의 성의식 발달 비교에서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 특성과 여성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 이면서도 동시에 여성

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 다.이는 남학생들과의 학교생활에서

성 성숙이 늦어짐에 따라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이 축되고 소극 인

태도로 축 증후군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경시기와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 여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축에서는 여 학교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학생 보다

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의 넷째 항에서도 나타났듯이 남녀

공학에서 이미 경을 경험한 여학생은 성 성숙에 한 자신감으로 여 학교

여학생 보다 축이 낮게 즉,증후군이 안정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다

음으로 공격성에서는 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는 학교 2학년 때 경

을 경험한 경우 여 학교 여학생이 남녀공학 여학생보다 공격성이 더 높은

반면 학교 1학년 때 경을 경험한 경우에는 남녀공학 여학생이 여 학교

여학생보다 공격성이 더 높았다.이는 조민정과 이수연(2003)의 남녀공학과

비공학 학생의 성의식 발달 비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녀공학의 1학년에서

양성성 정체감 즉,남성의 여성화와 여성의 남성화가 격하게 나타나는

상의 발 으로 남녀공학의 1학년에서 경을 경험한 여학생의 공격성 척도가

여 학교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 총 문제행동 척도에

서는 등학교 5학년,6학년, 학교 1학년에 경을 경험한 경우 학교 2학

년에 경을 경험한 경우보다 각각 총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 것은 경시기가 빠를수록 총 문제행동 척도에서 더 높은 수가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여 생들이 경으로 정서·

행동 특성에 큰 향을 받고 있으면서 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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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내재화 문제에 있어서는 신체증상 척도에서 가장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으며 외 화 문제에서는 공격성 척도에서 큰 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한 련선행연구( :최윤미,1998;이옥

선,1998;안 태,1999;이 지,2005;박미정,2006)와 일 성을 보 다.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사항을 종합해보면 경 에 경에 한

사 지식을 알고 있는 학생이 66.5%인 반면 모르고 있는 학생도 33.5%

로 나타났기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과 자녀의 2차 성징 발달의 단계를 잘

악하여 시기에 맞는 효과 인 성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한 경이 빨라지고 있음에 따라 월경에 한 정확한 정보와 처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특히 성 조숙 아동

이 외양은 조숙해 보이지만 행동이나 사고가 함께 성숙되어 있지 않을 수 있

어 축되고 교우 계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체 변화를 찰하여

한 성 교육을 통해 성 수치심을 없애고 자신의 신체를 소 히 여기는 것

을 교육하며 아이에게 심리사회 안정감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제언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논의를 근거로 향후 련연구들을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여학생들은 정신 성숙 이 에 신체발육과 더불어 성 성

숙으로 정서·행동 특성에서 다양한 증후군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등학생

과 학생을 상으로 성 조숙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학 련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경을 경험한 여학생이 경을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 보다 증후군

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경에 한 사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정서·행동 특성에 정 인 향을 갖게 한다는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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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년 때부터 성 조숙 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육체 성숙 이 에 정

신 성숙의 교육효과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셋째,학교유형에 있어서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여 학교의 여학생 보다

척도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축 증후군은 사회 인 축이나 소극 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며,공격성은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후군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학교

학생들의 성 조숙과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학 연구를 지속 으로 추

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학교 장과 가정에까지 교육을

확 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오늘날 · 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각종 사태가 공교육의 기로 매스컴에서 크게 두되고 있

는데 이러한 상황도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육체

·정신 성숙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각종 스트 스가 청소년의 일탈에 일조

를 할 것이라는 것을 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정서·행동 특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

록 여 생들에 있어 성 조숙화 경향에 따른 사회 심리학 근을 한 지속

인 연구가 추진되어 그 결과가 학교 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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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는 양백운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선 학교 교육 학원에서 특수

교육을 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경과 련된 여 생의 정서·행동특성을 알아보기 해 작성

되었습니다.따라서 여러분이 정성껏 응답한 내용은 본 연구의 귀 한 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연구 목 으로 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나씩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시간을 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

조선 학교 교육 학원

특수교육 공 이 숙 희
드림

지도교수 이 승 희

<연락처>

E-mail:28ehd@hanmail.net

직장번호 :061-818-2002

휴 화 :010-2258-8702

  지

「여 생  경과 · 행동 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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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 다  학생 여러  개   경에 한 사항  질 니다. 본

  에게 해당 는 항  골라    에 "V"  하여 주시고 타 항  그 내

   하여 주시  랍니다. 

1.학교유형 :

1)여 학교

2)남녀공학

2.학년 :

1)1학년

2)2학년

3)3학년

3.생년 월 :

199 년 월 (양력,음력)

4. 재 신장 :

cm

5. 재 체 :

kg

6.가족 :

1)할아버지

2)할머니

3)아버지

4)어머니

5)언니

6)오빠

7)여동생

8)남동생

9)기타

Ⅰ.기 사항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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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 다  사 에 어든 든 들  겪게 는 경에 한 질 니다.

   본 에게 해당하는 항  골라    에 "V"  하여 주시고 타 항  

   그 내  하여 주시  랍니다.

1. 경(첫 월경)을 경험하 습니까?

1) (☞ 2번 문항으로)

2)아니오 (☞ 아래 문항은 작성

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K-YSR로

가세요)

2.처음 월경 (경)을 시작한 때는 언제

입니까?

1) 등 1-3학년

2) 등 4학년

3) 등 5학년

4) 등 6학년

5) 1

6) 2

7) 3

3. 경 당시 월경에 한 사 지식이

있었습니까?

1) (☞ 4번 문항으로 )

2)아니오 (☞ 5번 문항으로 )

4. 경에 해 알고 있었다면 이런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1)선생님 2)부모

3)친구 4)언니

5)TV,라디오 6)책,잡지

7)기타

5. 경이 있었을 때 구에게 알렸습니

까?

1)엄마 2)친구

3)언니 4)선생님

5)혼자 처리함 6)기타

6. 경이 있었을 때 느낌은 어떠하 습

니까?

1)자랑스럽다

2)신기했다

 3)당황했다

4)울고 싶었다

5)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6)기타

Ⅱ. 경 련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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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  각 문항  고 본  행동  “  그렇지 않다”  0에,  ”가끔 그렇다“  1에,  “ 주 그렇다  2에 “ V " 시 해

      주시  랍니다.

항 내   답 항 내   답

1 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26
해 는    지 고도 지 

게 생각한다.
0 1 2

2 가 다. 0 1 2 27 다  사람에게 시샘   한다. 0 1 2

3 말다  주 한다. 0 1 2 28
다  사람들  도움  필 할  꺼  그

들  돕는다.
0 1 2

4 천식  다. 0 1 2 29
어  동  상황, (학 는 )  

워한다.( 체  내 :              )
0 1 2

5 처럼 행동한다. 0 1 2 30 학 에 가는 것  겁 다. 0 1 2

6 동  한다. 0 1 2 31
는 내가 쁜 생각  쁜 행동  할  

다.
0 1 2

7 랑  많  한다. 0 1 2 32 는 스스  벽해  다고 생각한다. 0 1 2

8
어  에 집 하거  주  울 는 것

 들다.
0 1 2 33 도  사랑하지 는다고 느 다. 0 1 2

9
어  생각들  쳐 리 고 해도  

다.( 체  내 :       )
0 1 2 34 들   해치 한다고 생각한다. 0 1 2

10 가만   가 들다. 0 1 2 35
는 가치가 없고 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다.
0 1 2

11 어 들에게 지 치게 한다. 0 1 2 36 는 사고   다친다. 0 1 2

12 다고 느 다. 0 1 2 37 는 싸움  많  한다. 0 1 2

13 혼동  고 갈피  못 겠다. 0 1 2 38 림  많  는다. 0 1 2

14  운다. 0 1 2 39 쁜 친 들과 어울  다닌다. 0 1 2

15 는  직하다. 0 1 2 40
환청 : 들에게  들리는 것  는 들  

가 다 ( 체  내 :               )
0 1 2

16 에게 못 게 다. 0 1 2 41 생각해 보지도 고 행동한다. 0 1 2

17 공상  많  한다. 0 1 2 42 혼  는 것  한다. 0 1 2

18 고  해행  하거  살 도 한다. 0 1 2 43 거짓말  하거  들  다. 0 1 2

19 심  많  고 한다. 0 1 2 44 톱  다. 0 1 2

20 내 건  순다. 0 1 2 45 는 신경  카 고 어 다. 0 1 2

21 다  사람  건  순다. 0 1 2 46
내 몸 가 움찔거리거  신경질  몸

짓  한다. ( 체  내 :              ) 
0 1 2

22 님 말   듣는다. 0 1 2 47 몽  꾼다. 0 1 2

23 학 에  말   듣는다. 0 1 2 48 다  들   싫어한다. 0 1 2

24  지 는 편 다. 0 1 2 49
어    다  들보다 내가 

  할 수 다.
0 1 2

25 다  들과  어울  지내지 못한다. 0 1 2 50 는 지 치게 겁  많거   해 한다. 0 1 2

Ⅲ.K -Y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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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내   답 항 내   답

51 어지럼  다. 0 1 2 71 는 식  지 치고 쉽게 해 한다. 0 1 2

52 는 지 치게 죄책감  느 다. 0 1 2 72  지 다. 0 1 2

53 식  지 치게 많  는다. 0 1 2 73 재주가 는 편 다. 0 1 2

54 매우 피곤하다고 느 다. 0 1 2 74 스 거   웃 고 싱거운짓  한다. 0 1 2

55 체   간다. 0 1 2 75 수 어한다. 0 1 2

56 학  혀진 원 없  타 는 신체 가 다. 76 보통 들보다  게 다. 0 1 2

1) 몸  쑤시고 프다. 0 1 2 77
보통 들보다  많  다.

(낮  에)( 체  내 :            )   
0 1 2

2) 통 0 1 2 78 상상  하다. 0 1 2

3) 스꺼움 0 1 2 79 는 언어에 가 다.( 체  내 : ) 0 1 2

4) 눈  상 ( 체  내 :            ) 0 1 2 80 내 리는 지킨다. 0 1 2

5) 진 혹  타 피  상 0 1 2 81 우리 집  건  훔친다.          0 1 2

6)  혹  복통 0 1 2 82 우리 집 닌 다  곳에  건  훔친다. 0 1 2

7) 0 1 2 83
필  없는 건   다.

( 체  내 :                         )
0 1 2

8) 타 ( 체  내 :                  ) 0 1 2 84
들  상하게 여 는 행동  한다.

( 체  내 :                         )
0 1 2

57  신체  공격한다. 0 1 2 85
들   상하다고 여  생각  한다.

( 체  내 :                         )
0 1 2

58
내 피  신체  다   뜯거

후빈다 ( 체  내 :                   )
0 1 2 86 고집  다. 0 1 2

59 는 상당   다. 0 1 2 87 내  감  갑  변하곤 한다. 0 1 2

60 새 운 것  시도해보  한다. 0 1 2 88 다  사람들과 함께 는 것  겁다 0 1 2

61 학   지  편 다. 89 는 심  많다.

62 운동신경  하고 움직  어색하다. 90  하거  상스러운 말  쓴다.

63
내 또래보다는 보다 가 많  들과 

는 것   한다. 
91 살에 해 생각한다.

64
보다 가 어린 들과 는 것   

한다. 
92 들  웃  한다.

65 말  하지  한다. 93 는 지 치게 수다스럽다.

66
똑같  행동  계   한다.

( 체  내 :                          )
94   린다.

67 가 한다. 95 는 미가 하다.

68 고함  많  지 다. 96 (Sex)에 해  많  생각한다.

69
는 숨 는 것  많고 에게  어

지 는다.
97 들  신체  해치겠다고 협한다.

70
환시 : 들에게  보 는 것  는 볼 

가 다 ( 체  내 :        )

98 들  돕  한다.

99 청결, 돈에 해  지 치게 신경  쓴다.

100   못 다.( 체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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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답 내   

101
수업  빼 거  학 에 단결  하 도 

한다.
0 1 2 ※ 신  느낌 나 행동, 심에 해  말하고 싶  것

    아래에  주십시 .

  

※  같  문 들로 하여 문가 (상담   신과

   문 )에게 가본  십니 ?

          ¨           ¨ 니  

    없 시다  가에게 보  필 가 다고 느

    십니 ?

          ¨           ¨ 니  

   앞 로 문가에게 갈 십니 ?

          ¨           ¨ 니   

102 운  별  없다. 0 1 2

103
는 행하다고 생각하거  슬 하고 우울

해 한다.
0 1 2

104 다  들보다 란스럽다. 0 1 2

105

술  마시거  치료  쓰는 것  

 사 한다.

( 체  내 :                          )

0 1 2

106 다  사람들에게 공 하게 하  쓴다. 0 1 2

107  담하는 것  다. 0 1 2

108 는 생  편하게 사는 것  다. 0 1 2

109  닿는 한 들  도우  한다. 0 1 2

110 는 가 고 싶어 한다. 0 1 2

111 들과 계  맺지  한다. 0 1 2

112 는 걱  많다. 0 1 2

-  오랜 시간 단히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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