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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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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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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리서치 전문 기관인 M사의 조사 인프라
를 활용하여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는 SPSS 2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할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peer 
attachment, and school-life adaptation of adolesc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peer attachment and school-life adaptation. In this study, 400 teenagers were surveyed using the 
survey infrastructure of Company M, an online research institutio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on the SPSS 28.0 softwa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self-esteem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chool-life adaptation of adolescent students.

Keywords : Adaptation, Adaptation to School Life, Peer Attachment, Attachment,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Sung-Bong Kim(Jeju National Univ.) 
email: edutopia@jejunu.ac.kr
Received August 7, 2023 Revised September 6,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 중 상당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장소이며,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관계 속
에서 심리, 정서, 사회,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곳이다[1].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을 겪는 성장의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발달을 통해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과도기이다. 이 기

간 동안 청소년들은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2].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친구관계는 단
순히 놀이친구를 필요로 하는 아동기와는 달리 서로 내
면을 깊이 이해하려는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3]. 청소년
기의 친구관계는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통해 삶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사랑을 알며, 성장에 필요한 많은 지식
을 획득해 간다. 이러한 친구 관계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
을 때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4]. 
[5]의 연구에서도 친구관계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
응 여부는 학생 자신의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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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및 성인기,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시작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학교생활을 통해 얻
는 경험들은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의 철학,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의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6].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
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학생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
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7]. 또한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벗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
에, 학교생활은 이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들
이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사회화되는 공간이기 때문이
다[8].

청소년 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
에, 이 시기의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삶의 만족도, 자존감, 또래애착,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 방임[9], 자아존중감[10-13], 문화수용성[14] 등 다
양한 변인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
련된 요인은 개인요인, 부모 및 가정요인, 학교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이 있는데 이 중 자아탄력성
은 스트레스 상황 시 대처하는 능력으로 환경적인 요구 
수준, 인내 수준, 충동통제 수준을 강화 및 약화시키는 
조절 능력이다[15].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자연스럽게 또
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애착은 건강한 발
달을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16].

[17]과 [18]에 따르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서는 교사, 다른 학생 등 타인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인 
또래애착을 유지하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규칙에 순응하여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9]는 
올바른 교우관계 형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또래 관계 형

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래애
착은 또래와 맺는 정서적인 유대관계이며, 또래관계는 
연령이 비슷하거나 발달수준이 유사한 또래끼리 서로 주
고받는 상호작용이다[20]. 또래와의 긍정적인 교류를 통
해 얻는 친밀함과 정서적 안정감은 아동의 학교생활 부
적응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반면, 또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과도한 경쟁, 갈등, 및 따돌림 등은 정상적
인 학교생활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21]. 
그러므로 학령기에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
이 극적으로 넓어지고, 이 시기 아동들의 과제는 또래 집
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
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
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22].

[23]는 또래애착 외에도, 청소년은 발달상 과도기적인 
시기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하므로,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로 인
지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된다[24]. [25]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며, 자아존중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선택을 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
래 버틸 수 있는지 등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
응 및 또래애착이 증진되어,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이처럼 청소년의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개인
이 가진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
한 종합적인 연구들은 다소 찾기 어려운 것 같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청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0호, 2023

372

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하였다.

Peer 
Attachment

Self-Esteem

Adaptation to 
school life

Fig. 1. Research Model 

1.3 용어의 정의  
1.3.1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또래에 대한 정서적 유대로서, 또래 간에 

서로 신뢰하며 교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의
미한다[26]. 우정과 친구의 개념이 소중해지는 청소년기
에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
고, 소속감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만족을 얻
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 동안 가족
이 제공해 왔던 정서적 지원의 한 부분을 대체하는 역할
을 한다[27].

1.3.2 자아존중감
[28]에 따르면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 함은 자

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자아개
념이 자아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라면 자아존중감은 감정
적 측면이라고 언급했다. [29]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
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아개념(self-concept),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존경(self-respect), 자
기수용(self-acceptance), 자아평가(self-evaluation)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1.3.3 학교생활적응 
[30]은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
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적응으로 정의했다. 학교생활적응
이란 학생들이 학교의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 교사 및 학
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생활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에서
의 경험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31].

2. 선형연구 고찰

2.1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

르면, 높은 수준의 또래애착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개선시킨다는 사
실을 보고하고 있다[32]. 따라서, 또래로부터 많은 지지
를 받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이 
구[33]와 [3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35]의 연구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래와
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도 더 높

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
해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높은 애착은 청소년들
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36]. 실제로, 또래애착은 남녀 청소
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37]의 
연구 결과도 있다.

2.3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은 양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52, p=.001) [38]. 높
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40], 학교생활에서 받는 
지지와 인정은 소속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긍정적인 자
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41]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밝혀졌다. [42]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배양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
향으로 학생지도와 교육을 진행하고, 가정과 학교의 협
조 하에 학생의 성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

2.4 또래애착,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학교생활적응은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강한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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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3]. [44]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
을 대상으로 애착,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부모-자녀 애착과 또래애착이 자녀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업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데 높은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되었다. [45]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적응,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간에 
강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또래애착이 높
으면 자아존중감도 높고 학교생활적응도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되었다. 국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과 또래애착의 전체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되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관인 M사의 조

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
거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된 설문지는 제외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400명의 자료(남학생 196명, 여학생 204명)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내 최대 온라인 리서
치 기관인 M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온라인 조사패널 
1,682,419명과 모바일 조사패널 1,299,688명(2023년 
5월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3.2 측정 도구 
3.2.1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46]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와 [47]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
하였으며, [48]가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사
용하였다. 학교 행사 관련 문항(5문항)은 제외되었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진이 수정한 문항
들을 활용했다. 이 척도는 모두 4점 리커트(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의 
방향으로 나타내어지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

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구성되었다. 일부 문항은 역으로 합산되어 자료
를 분석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49]의 연구에서는 학교생
활적응의 신뢰도 분석 결과로 Cronbach's α 계수가 
.8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로 Cronbach's α 값이 .88로 나타났다. 

3.2.2 또래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의 또래애착 척도는 [50]이 제작한 애착척

도인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51]의 연구에서 재구성되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연구진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4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의 방향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
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
래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2]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의 신뢰도 분석 결과로 Cronbach's α 계수가 
.83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로 Cronbach's α 값이 .83로 나타났다.

3.2.3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는 [53]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번
안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4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는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의 방향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
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다. 일부 문항
은 역으로 합산되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
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5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분석 결과
로 Cronbach's α 계수가 .8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을 측정하
는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로 Cronbach's α 값이 .87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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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

Adaptation to 
school life

1.2.3.4.5*.6.7
.8.9.10.11.12.
13.14.15.16.1

7.18.19.20

20 .88

Peer attachment 1.2.3.4.5.6.7.
8*.9* 9 .83

Self-esteem 1.2*.3.4.5*.6*.
7.8.9*.10 10 .87

*는 역채점 문항

Table 1. Constructing items on the scale and 
coefficients of confidence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생활적
응은 평균이 3.15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427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3.29로 나타났으며, 표준
편차는 0.587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평균이 3.32로 나
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537로 나타났다.

Variable N Mean Std.Deviation

Adaptation to 
school life 400 3.15 .427

Self-esteem 400 3.29 .587

Peer attachment 400 3.32 .537
* p<.05, ** p<.01,  *** p<.001

Table 2. Reliability verfication for measurement 
variables

4.2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또래애착, 그리고 자아

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
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적 상관
(r=0.765, p<0.01)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
응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양적
(p<0.01)이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애착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적상관(r=0.734, 
p<0.01)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Variable 1 2 3
Adaptation to 

school life 1

Self-esteem .675** 1
Peer attachment .734** .7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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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4.3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58.605,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8.5%로 나타났다(R²=0.285).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20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
였다.

회귀분석 결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β=0.534, p<0.001). 
즉,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도 증가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또래애
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청
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model

Unstandardi
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R2 F(p)

B SE β
Peer 

attachment 

Adaptation to 
school life

1.748 .114 15.398***

.285 116.
159***

.425 .034 .534 12.594***

D-W=2.0202
* p<.05, ** p<.01,  *** p<.001

Table 4.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chool 
Life Adaptation

4.4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
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16.15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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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2.6%로 나타났다
(R²=0.226).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4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
음을 입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β=0.475, p< 
.001). 즉,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도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존
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model

Unstandardi
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R2 F(p)

B SE β

Peer 
attachment 

Adaptation to 
school life

2.201 .107 18.822***

.226 166.
159***

.346 .032 .475 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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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Effect of Self-esteem on School Life 
Adaptation

4.5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또래애착이 종속변인인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또래애착은 학교
생활적응을 약 39.2% 설명하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534, p<.001).

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인인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을 약 22.6% 설명하며,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475, p<.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또래애착과 매개변인인 자아
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추가로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28.5%에서 
35.1%로 증가하였고, 또래애착(β=.534,p<.001)와 자아
존중감(β=.399, p<.001)이 모두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서 보다 감소하여
(β=.534→.399) 자아존중감이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존
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model

Unstandardi
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R2 F(p)

B SE β

Peer 
attachment(Ada

ptation to 
school life

.425 .034 .534 12.594*** .285 158.
605***

Self-esteem 
(Adaptation to 

school life)
.346 .032 .475 10.778*** .226 116.

159***

Peer 
attachment 

(Adaptation to 
school life)
Self-esteem 

(Adaptation to 
school life)

.425 .034 .534 12.594***

.351 107.
221***

.318 .036 .399 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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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chool life 
adaptation

5.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
수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고 검증하여또래애착과 학교
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조사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론적 
및 실제적 측면에서 유용한 통찰과 의미를 얻을 수 있었
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연구 모델의 핵심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는 자아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또래 애착과 학교
생활적응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또래 애착이 어떻게 매
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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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했다. 
또래애착이 높으면 자아존중감도 높고 학교생활적응도 
좋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학교생활적응 또한 우수
하였다[53]. 또한, 친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또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았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
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력 또한 뛰어났다[54].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에서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였다. 또래애착이 잘 형성
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으로써 학교생활적응도 더 좋
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
감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이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되었다.  [56]에
서는 또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유
의한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가설을 검증했으
며, 효과 분해 분석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를 확인한 결
과, 또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변수 역할을 하며 간접 효과가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 변수를 선택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도 
함께 고려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를 기반으로 응답자의 자기평가에 의존하여 수집한 것이
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방어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 관찰, 면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측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및 또래
애착을 증진하여 청소년이 행복과 성취를 느끼는 삶을 
사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고 또래애착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개인 심리적 변인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
층적 탐색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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