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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 으로 격한 변화가 올 뿐 아니라 

심리 , 사회 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를 겪어 

내   외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의 기 를 형성하

는 시기이다(Kim, 2004). 이런 청소년기의 신체, 심

리, 사회 인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므로 이에 따른 스

트 스가 높아지고, 특히 정서  불안정이나 응상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Kim et al., 2008). 이

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 스는 학업, 학교

생활, 친구와의 문제, 자신의 문제(건강, 외모, 성격, 

성), 교사와의 문제, 학교환경  사회문제, 진로문제, 

가정문제들이었고, 특히 학생들이 심각하게 경험하는 

스트 스는 친구 계, 학업 문제로 나타났다(Hong, 

Eum, & Bae, 2003).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상호작용하면서 보호, 수용되

고 사회  지지를 받으며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인

계능력,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보호 요인

에 의해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며 정 인 방

향으로 성숙할 수 있다(Kim et al., 2008).

이런 다양한 보호요인들  자존감은 청소년기 정신

건강 유지의 요한 보호요인으로서, 자존감이 높은 사

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극 이고 능동 이며 창의 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반

면, 낮은 자존감은 개인으로 하여  인 계와 사회  

상호작용을 부정 인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타인들

과 사회  계에서 제 로 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Kim & Kim, 1998). 그러므로 자존감이 낮은 청소

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응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성취수 을 보이며(Rosenberg, 1965), 

특히 사춘기 소녀들은 자신의 신체  매력, 이성교재, 

학업성취, 래 집단에서의 인기도 등에 지나치게 신경

을 쓰게 되는 등의 사춘기 상이 스트 스원으로 작

용하여 자존감에 손상을  수 있다(Kim, 2004). 이

런 청소년의 자존감은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심리·사회

 욕구를 충족시켜  때 정 으로 형성될 수 있으

므로(Rhodes, Roffman, Reddy, & Fredriksen, 

2004), 학교에서 주어지는 정서 ㆍ사회  지지는 청

소년의 자존감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데 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보호요인으로서 의사소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Satir, Banmen, Gerber와 Gomori(1991)

는 상황에 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94

높다고 보고하 으며, Kwon(1992)은 의사소통이 청

소년 자존감형성에 있어서 요한 선행요인이 된다고 

하 다. 이처럼 자존감과 의사소통이 서로 한 련

이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래들과 효과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요하다. 효과 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친구들에게 

잘 알릴 수 있다면 이런 자신에 한 정 인 자기평

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사소통은 부모  가족과의 친 하고 지속

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가족  주된 

의사결정자나 화상 ,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용 

등으로 인해 가족과 동떨어져 가상공간에서 보내는 시

간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정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

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학교생활에서 가지

게 되는 경험의 비 이 높아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교생활 한 의사소통의 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수업 외에도 교사와

의 계, 우들과의 계, 학교 제도  물리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Lee, 2004), 

의사소통은 이런 환경 내 사람들 간의 계 속에서 이

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얼마나 원만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에서의 만족

정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생활만족도란 학생들이 학교생활 반에 

하여 갖는 선호 감정으로서, 학교에서 체감되는 외부 

경험에 한 호의 인 혹은 비호의 인 느낌이나 태도

의 정도를 말한다(Song, 2007). Kim과 Kim의 연구

(1998)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은 자존감과 정상

계가 있었으며, Lazarus(Kwon & Lee, 2004에 

인용됨)는 학교 부 응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들 의 

하나로 자아기능의 약화를 언 하 다. Kwon과 Lee 

(2004)는 학교 부 응 청소년들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에 한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은 경향을 보

인다고 하 다.

이상에서처럼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의사소통은 원활

한 학교생활의 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져  지나,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 훈련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계 연구(Song, 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

교생활만족도와의 계 연구(Lee, 2004), 자존감과 

학교 응과의 계 연구(Yeo & Lee, 2007),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존감과의 계 연구(Shin & 

Kim, 2004) 등에서처럼 의사소통이 주로 부모-자녀

간의 계에 치 되어 왔으며, 학생들의 자존감, 의

사소통, 학교생활만족정도와의 반 인 상호 계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학생 시기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는 감소하는 반면 래 지향성이 증가

하지만 학교에서 입시 주의 교육이 구체화되면서 학

생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므로 원만한 학교생활  친

구  교사와의 계가 무엇보다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요한 역

할을 하는 자존감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에서의 만족

정도와의 계를 알아 으로써 즐겁고 만족스런 학교

생활을 한 청소년상담  정신건강교육 로그램 개

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

생활 만족도의 정도  그 계를 알아 으로써 학교

정신보건사업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의 정

도를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와

의 상 계를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상

2학년 재학생들을 임의 표출하여 연구 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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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으로 동

의한 학생 145명의 학생들을 최종 상으로 하 으며, 

이는 Cohen(1988)의 Power analysis공식에 근거하

여 유의수 (α) .05, 효과의 크기는 간정도인 .15(R
2
), 

검정력(1-β)은 .80으로 산정하 을 때의 최소인원 

103명을 과하여 본 연구의 표본수가 충족되었다.

3. 연구 도구

1)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 역 자아존 감 척도

(Harter, 1985)를 Kim(1998)이 수정·보완하여 아

동·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척도는 7가지 하

역인 학업  반  자아, 친구 련 자아, 가정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

사 련 자아로 구분되고 4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1 에서 5 까지 5  범 에 반응하도

록 되어 있고 수의 범 는 49-245 이며 수가 높

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다.

2)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Navran(1967)이 부부 의사소통 검

사를 해 개발한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Choi(2004)가 청소년용으로 수

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에서 문항 수는 

언어  의사소통 척도 19문항과 비언어  의사소통 척

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 에서 5

까지 5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학교수 1인과 

정신 문간호사 1인이 의사소통 문항에 한 내용타당

성을 확인한 후 신뢰도가 높은 언어  의사소통 문항

을 사용하 다. Choi(2004)의 연구에서 언어  의사

소통척도는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를 주 인 인지상태

를 표 한 1개 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매우만족(5

), 만족(4 ), 보통(3 ), 불만족(2 ), 매우불만족

(1 )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0월8일부터 2007년 10

월19일까지 이었으며 연구자가 직  D시 소재 일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보건교사에게 연구 목

에 한 설명 후 허락을 받았다. 연구 상자들에게는 

본 연구의 목 , 연구의 익명성  비 보장에 해 설

명하 으며 연구 참여를 수락한 학생들에게는 구조화

된 설문지에 직  응답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

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상자의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의 정도

는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으로 분석하 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존감, 의사소통, 학

교생활 만족도 정도는 t-test, one-way ANOVA

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정은 Schéffe's test로 분

석하 다.

4) 상자의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  남학생은 50.3%, 여

학생은 49.7%로 나타났다. 동거가족별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체의 80.7%를 차지하

으며, 조부모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는 11.7%, 편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는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가족친 도는 주로 화를 나

는 가족 상을 조사하 으며, 어머니 62.8%, 형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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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45)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Female

 73

 72

50.3

49.7

Living with

Parents 117 80.7

Single parent   7  4.8

Grandparents & parents  17 11.7

Others   4  2.8

Communication with

Father  10  6.9

Mother  91 62.8

Siblings  42 29.0

Others (of family)   2  1.4

Decision making

With parents  64 44.1

Depends on father  11  7.6

Depends on mother   9  6.2

Alone  61 42.1

Internet using hours

(hr/day)

≤1  40 27.6

1-3  99 68.3

3<   6  4.1

School satisfaction

Very satisfying  11  7.6

Satisfying  55 37.9

Moderate  69 47.6

Unsatisfying   8  5.5

Very unsatisfying   2  1.4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N=145)

Variables Mean SD Min Max

Self-esteem

Study & general self  28.89  7.41 10  49

Friend-related self  29.05  4.99 12  44

Domestic self  21.60  3.67 13  30

Physical appearance self  20.89  5.41  7  35

Personality self  18.46  4.40  9  30

Physical ability self  19.03  4.46  7  29

Teacher-related self  16.36  3.84  5  25

Total 156.59 25.55 79 230

Communication  63.79  9.30 36  91

School satisfaction   3.45   .77  1   5

매 29.0%, 아버지 6.9%의 순이었다. 문제발생 시 주

된 의사결정과정은 부모님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44.1%, 상자 혼자 결정 42.1%, 아버지의 

의사 7.6%, 어머니의 의사 6.2%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은 1-3시간 68.3%, 1시간 

이하 27.6%, 3시간 과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 7.6%, 만족 

37.9%, 보통 47.6%, 불만족 5.5%, 매우 불만족 

1.4%로 나타났다(Table 1).

2. 상자의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의 정도

상자의 자존감은 평균 156.59±25.55  이었으

며, 자존감의 하 역별 평균 수는 학업  반  

자아 28.89±7.41, 친구 련 자아 29.05±4.99, 가정

 자아 21.60±3.67, 신체외모 자아 20.89±5.41, 

성격  자아 18.46±4.40, 신체능력 자아 19.03± 

4.46, 교사 련 자아 16.36±3.84로 나타났다. 상

자의 의사소통은 평균 63.79±9.30  이었으며, 학교

생활 만족도는 3.45±.77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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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존감은 성별(t= 

3.07, p=.003)과 인터넷 사용시간(F=3.12, p= 

.047)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별

에 따라서는 자존감 하 역  신체외모  자아

(t=4.48, p=<.001), 신체능력  자아(t=2.74, p= 

.007), 교사 련 자아(t=4.05, p=<.001)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서는 학

업  반  자아(F=6.01, p=.003), 교사 련 자

아(F=7.70, p=.001)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은 가족친 도

(F=3.22, p=.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는 

인터넷 사용시간(F=4.36, p=.01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4.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상 계

체 자존감은 의사소통(r=.404, p<.001), 학교생

활 만족도(r=.433, p<.001)와 유의한 정상 계가 

나타났다. 자존감의 하 역과 의사소통간의 계는 

학업  반  자아(r=.410, p<.001), 친구 련 자

아(r=.587, p<.001), 가정  자아(r=.189, p= 

.023), 신체외모 자아(r=.216, p=.009), 신체능력 

자아(r= .332, p<.001)와 유의한 정상 계가 나타

났으며, 자존감의 하 역과 학교생활 만족도간의 

계는 학업  반  자아(r=.367, p<.001), 친구

련 자아(r=.335, p<.001), 가정  자아(r=.307, 

p<.001), 신체외모  자아(r=.303, p<.001), 성격  

자아(r= .230, p=.005), 신체능력  자아(r=.243, 

p=.003), 교사 련 자아(r=.328, p<.001)와 유의한 

정상 계를 나타내었다.

의사소통과 학교생활만족도간의 계는 정상 계

(r=.191, p=.021)를 나타내었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 상자의 체 자존감 평균은 156.59 이었

다. 이는 학생 1,2학년 상의 Kim(1998)의 연구

에서 1학년 164.35 , 2학년 159.28 , 학교 1학

년을 상으로 한 Chang(2007)의 연구에서 167.09

이 나온 결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결과는 

다소 낮은 수 를 나타내었다.

상자의 의사소통 수는 63.79 으로 나왔으며, 

이는 남자 고등학교 1학년을 상으로 한 Choi(2004)

의 연구에서의 63.96 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 의 수 를 나타내었다. 의사소통을 통하

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좋아하기를 배우고, 계

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향을 미친다는 에서

(Choi, 2004) 청소년의 래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양상에 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im & Sim, 2000; Oh, 2008; 

Shin & Kim, 2004). 그러나 본 연구는 지 까지 연

구가 미흡했던 경청 기술, 자기 노출, 자기표 능력, 

공감 능력, 계형성능력 등 의사소통의 기술이나 능력

인 측면에 한 연구를 했다는 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

에 한 지속 인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소통 정

도  능력을 악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의 효과 인 의사소통 략 구축도 가

능해지리라 생각된다.

상자의 학교생활 만족정도는 3.45  이었다. 연

구 당시의 시 이 2007년 이라는 을 감안해 보면 

당시 학교생활만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 도구

가 다양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지 못했다는 에서 

볼 때 1개 문항으로 만족정도를 측정한 본 연구의 결

과는 제한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

생들은 학교생활에 해 3.45 으로 보통정도로 만족

한다고 하 으나 수 분포에 있어서는 매우 불만족의 

1 에서 매우 만족인 5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

다. 이는 학교생활에 해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 개개인에 해서도 좀 더 개별화되고 지속 인 

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내어 주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불만족의 구체 인 내용과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

떤 들을 힘들어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청소년들을 이

해하는 데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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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존감은 성별과 인터

넷 사용시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는 남학생의 자존감이 여

학생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Kim(1998)의 연구와

는 일치하나 등학생 5,6학년을 상으로 한 Ryu 

(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와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하 역별로는 신체외모자아, 신체능력자아, 교사 련 

자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학업  반  

자아, 가정  자아, 성격  자아에서도 유의하지는 않

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이

것은 Kim(1998)의 연구와 Kim과 Kim(1998)의 연

구에서 남학생의 교사 련자아, 신체외모자아, 신체능

력자아, 가정  자아, 성격  자아가 여학생 보다 높게 

나온 결과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Lee와 

Jean(1995)의 연구에서 남아의 신체  역량이 여아

의 신체  역량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학생의 높은 신체외모나 신체능

력  자아는 기 청소년의 왕성한 신체  성장  사

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자신의 몸이 남성다워지는 것에 

한 과시와 이에 한 정  수용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교사 련 자아에 있어서도 

권 자인 교사의 수용이나 격려에 해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는 덜 민감해하고 그 계에 있어서도 좀 더 독

립 인 경향에 기인한 결과로 측된다.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자존감의 하  역별 정도

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 체 자존

감  학업 련, 교사 련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3시간을 

과하는 상자는 체의 4.1%로 소수 인원이었다는 

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그

러나 인터넷 독 개입 로그램 실시 후 청소년의 자

존감이 향상되었다는 Yeo와 Lee(2007) 연구 결과에

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시간은 자존감과 

한 련이 있다는 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결

과라고 사료된다. 환언하면 자존감이 하된 청소년이 

외부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인터넷 등 컴퓨터 게임에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도 측해 볼 수 있다. 한 

학업에 한 심과 교사와의 계가 좋을수록 인터넷 

사용 시간이 은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학업성취

도 향상이 학생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인터넷은 지식 습득의 보고라는 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인 제

한보다는 효율 인 시간 리법을 익히도록 하여 스스

로 자신의 생활을 조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 

한 무엇보다 요하다고 사료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은 가족친

도와 유의한 계가 있었으며, 주된 가족 화 상 가 

형제자매일 때가 기타일 때 보다 의사소통 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기타에 해당하는 

가족은 기타 친척으로서 부모나 형제자매와는 그 계

상의 의미가 상이하다고 단되어 기타로 처리하 다. 

그러나 표본 수가 2명으로 체의 1.4%에 불과하여 

그 표성이 부족하 던 에 있어서 본 연구의 제한

이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형제

자매가 청소년의 가장 주된 화상 라는 에서 형제

계는 친 한 계로 서로 도우며 사회성 발달에 도

움을 다고 인식한다는 Jung(2007)의 연구결과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형제자매는 서로 조력

인 계로 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속 인 경쟁  

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에서 볼 때 추후 

의사소통을 부모 자녀간 뿐만 아니라 형제 계  측면

에서 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

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는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인터넷 사용이 1시간 이하일 때가 3시간을 과할 때 

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

활 응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

넷 독정도가 높게 나온 연구들(Jeong, 2004; Lee, 

2004)과 유사한 결과로, 학교생활 만족도 한 학업 

 교사 련 자아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과 의사소통은 정상 계를 나타내었다. 하

역별 상 계에서는 자존감의 하 역  학업 

 반  자아, 친구 련자아, 가정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에서 의사소통과 유의한 정상

계를 나타냈다. 이는 Lee(2005)의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 일수록 자녀의 자아존 감이 높

다는 연구 결과와 련이 있으며, Kim(1998)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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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존감 역  가정  

자아와 학업  반  자아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자신을 

정 으로 수용하고, 소 하고 가치롭게 여길수록 타

인들과의 의사소통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자존감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계에서도 체 자존

감  자존감의 모든 하 역과 유의한 정상 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청년 기의 역별 자존감과 학교

생활 만족도와의 련성을 살펴 본 Kim과 Kim(1998)

의 연구에서 학교생활 만족도는 자존감의 모든 역과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과 일치한다. Ryu(2002)

의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교생활만족

도가 성격  자아 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아 역에

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존감 발달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한 계가 있음

을 제시해주며, 자신을 사랑하고 존 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 학교생활도 잘 응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과 학교생활만족도에서도 정상 계를 나

타냈으며,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이 부모-자녀간

의 의사소통  친구와의 계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Choi(2006)의 연구, 부모와의 

정 인 의사소통이 학생의 생활만족에 매우 유의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Kim(2005)의 연구와 

련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의 의사소통에 한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계에 치 해온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은 래집단과의 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이

런 계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경향이 있음

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계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

서의 친구, 교사 등과의 의사소통정도를 알아보고, 이

들과의 의사소통정도가 학교생활만족과는 어떤 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본 연구는 학교생활도 일종의 타인들

과의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계 속에서 자신

에 해 정 인 느낌을 가짐으로써 한 의사표

을 통하여 친구와 교사  타인과의 원활한 계를 유

지하는 것이 그들의 질 인 학교생활에 얼마나 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는 에서 의미 있는 연구

다고 사료된다. 한 내 으로는 자기 자신을 존 하

고, 외 으로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는 학생들

이 학교생활도 만족스럽게 하며, 이를 통한 자아 

 학업 성취도 이룰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는 청

소년의 인성  학업지도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을 제

시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존 과 자기-확

신, 요한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

체계 형성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을 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보건교사가 주축이 

된 청소년과의 효율 인 의사소통 방법 모색이 필요하

다. 한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통해 자존감 향상  학

업성취를 도모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향상 로그램 

개발이 추후 학교정신보건사업 계획에 반 되어야 함

을 제언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D시의 일개 학교 2학년 학생 145명을 

상으로 학생의 자존감, 의사소통  학교생활만족

도 정도를 규명하고 그 계를 악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자존감 체의 평균 수는 156.59

으며, 자존감 하 역별 평균 수는 학업  반  

자아 28.89, 친구 련 자아 29.05, 가정  자아 

21.60, 신체 외모 자아 20.89, 성격  자아 18.46, 

신체능력 자아 19.03, 교사 련 자아 16.36 이었다. 

의사소통 평균 수는 63.79로 나타났고, 학교생활 만

족도 평균 수는 3.45로 나타났다.

자존감과 일반  특성과의 계는 성별과 인터넷 사

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존감 하 역 

 성별 차이를 보인 역은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사 련 자아 으며, 인터넷 사용시간 별 차이

를 보인 하 역은 학업  반  자아, 교사 련 자

아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 일반  특성과의 계는 가족친 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와 일반  특성

과의 계는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사소통은 자존감 체  하 역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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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자아, 친구 련 자아, 가정  자아, 신체외모 자

아, 신체능력 자아와 정상 계가 있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자존감 체  자존감의 모든 하 역과도 

정상 계가 있었다. 한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만족

도간에도 정상 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일개 학교 2학년 학생만을 상으

로 실시하 기 때문에 체 학교 학생에게 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존감과 의사소통이 학교

라는 사회에서의 만족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보

건교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심이 되어 자존

감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필

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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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chool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Ha, Tae Hi(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im, Hee Sook(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chool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45 students from October 8-19, 2007. The research tools included established 

scales of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chool satisfaction.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one-way ANOVA, and Schéffe's 

test using the SPSS 12.0 program. Result: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ere evident 

betwee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choo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and school satisfac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to 

increase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chool satisfac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Self-esteem, Communication, School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