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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들의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탐색

진 선 홍 양 태 연 한 기 순

인천 학교 인천 학교 과학 재교육연구소 인천 학교

1)

이 연구는 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적응

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해봄으로써 재

의 정서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자살생각의 위험성에 노출된 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한 대학부설 과학 재교육원에 재학중인 

중학생 1~3학년 3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첫째, 과학 재의 자살생각

에 대한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CFI=.972, TLI=.966, RMSEA=.058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 다. 둘째, 자살생각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학업스트레스와 모두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 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의 경로와 우울에서 자살

생각, 학업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생각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재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재에게 적절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재,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1980년 8월 11일 똑똑하고 재능이 많던 17살 소년 제임스 댈러스 에그버트가 자신의 머

리에 총을 겨누었다. 그리고 5일 후 숨을 거두었다. 재 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

해 망연자실한 댈러스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재 부모들의 모임이나 프로그

램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Webb, Meckstro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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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an, 1994).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43.6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는 31.7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수치인 12.9
명을 크게 넘어서 OECD 자살률 1위, 심지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경향신문,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들어서만 

4명의 KAIST 학생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성취위주의 재교육시스템이 젊은 재들을 죽음

으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된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Webb(1993)은 재

들의 자살률이 일반학생들의 자살률을 훨씬 웃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연이은 카이스

트 학생들의 자살은 재들의 자살이 이제는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매우 주요한 연

구주제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재들의 자살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 경험하는 낯선 

좌절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화일보, 2011). 우수한 두뇌들을 모

아 놓은 집단 속에서의 경쟁은 너무나도 치열하다.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간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어떤 재들은 끊임없이 좌절감과 무기력,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내가 이 정

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건 그동안 알던 내가 아니야’ 혹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등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나 부적절한 인식 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야

기할 수 있다. 이렇듯 재들은 어릴 적부터의 거듭되는 성공의 경험과 실패 경험의 부족이

나 부재로 인해 실패나 좌절을 맞닥뜨릴 경우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심리적 

문제와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Silverman, 1993). 새벽까지 과제를 준비하고 공부하며 시험을 

보아도 성적이 하위권을 맴돈다면 그 이전까지 1등만 해 왔던 아이들의 자괴감 및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님의 기대와 주변 사람의 기대, 사회에서 바라는 기대를 저

버렸다는 자책감도 매우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학생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

다. 시험성적이 떨어져서, 대학입시에 실패해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자살한 학생들의 소식은 뉴스나 대중매체를 통해 잊을만하면 전해진다. 특히 동일연령 집단

과 비교하여 매우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재들이 성적 부진을 비관해 자살하는 경우 우리

의 경쟁위주, 성취위주의 사회시스템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대해 반성과 문

제가 제기되지만 동일한 문제와 이슈는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 ․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특히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충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경숙, 2006). 재아들은 일반아들에 비하여 더욱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열망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경험은 자살을 시도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Webb et al., 1994).
재아동의 정서적 취약성을 강조한 Hollingworth(1975)는 어른의 지능과 어린이의 정서

를 함께 갖춘 아이에게는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개성과 소질

보다는 학업성적으로 개인의 우열을 판별하는 교육제도 속에서 감성적으로 보통 아이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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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재들이 겪어야 할 중압감과 고뇌는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김정아(2005)의 연구에 

따르면 재아는 일반아에 비해 학업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고, 
박소희(2010)의 연구에서도 재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재이기에 겪어야 하는 나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 특히 완벽주

의는 재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다. 완벽주의는 성취를 향한 동기, 힘과 에너지를 공

급해 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개인능력 이상의 비현실적인 목표와 과다한 시

간 및 에너지 소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 성공여부에 대한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도 

한다(Hewitt & Flett, 1993). 또한 재아들은 자신에게 거는 기대도 크지만 부모, 교사,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이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특성

은 재아동들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과도한 근심과 걱정을 유발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나 심할 경우 정신적 장애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이외숙, 2005). 학자들은 

전체 재아동들 중에 15-20% 정도의 아동은 학업 수행과정 중에서 완벽주의에 의한 스트

레스로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Webb, 1993), 10대 재 청소년의 

자살(Adderholdt-Eliott, 1987) 및 미성취 재(Rimm, 1995)의 경우들은 모두 완벽주의와 관

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 예로, 재아는 완벽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지

는 가능성과 동시에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게 되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의 

달성 가능성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가하는 호된 비판(Adderholdt-Eliott, 1987)은 자신

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갖게 하여 낮은 자아 존중감과 우울증(Webb et al., 1994; Whitemore, 1980)으로 이어지고 심

한 경우에는 자살로까지 연계된다는 것이다(Adderholt-Eliott, 1987). 
물론 여기서 언급되는 완벽주의의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관련이 깊

다. 완벽주의 개념에 대해 최초로 정의를 내린 Harmacheck(1978)이 완벽주의를 정상적 

(normal) 완벽주의와 신경증적(neurotic) 완벽주의로 구분한 바 있듯이, 연구들은 완벽주의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둘 다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척

도(Multidiment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들이 제작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는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요인 분석한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adaptive perfectionism)와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 실패 회피적이고 평가 염려적인 특성을 가진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부모의 기대, 행동에 대한 의심차원, 사회적으로 부가된 완벽주의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우울이나 자살생각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dkins 
& Parker, 1996; Hamilton & Schweitzer, 2000). 이는 성취를 지향하는 능동적인 완벽주의자

와 달리 실수를 두려워하는 부적응적인 성향을 지닌 완벽주의자가 더 우울하고 자살에 몰두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완벽성이 부적응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쉽게 불안하거나 우울

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유상미, 2008), 부적응적인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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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재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살행동이나 생각을 다루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우울을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우채 , 박아청, 정현희, 2010; 이은

숙, 2002; 정 주, 정 숙, 2007), 재들의 경우 주변의 부러움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면서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시작되

는 경쟁과 긴장,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실패를 통해서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을 유

발할 수 있다(Webb et al., 1994)고 한다. 
이렇듯 재의 특성인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 을 경우 낮은 자존감과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 또
한 그들이 지닌 민감성과 높은 수준의 열망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학

업스트레스로 인한 고민은 재들의 자살생각이나 시도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들의 자살생각, 관련된 예측 요인들, 요인들 간의 관련성 및 경로에 관한 연구

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자살생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청소년 및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박병금, 2006; 윤경란, 2006; 이진오, 2008; 장은선, 2006), 재를 대

상으로 한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들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

고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 변인들을 중심으로 재의 자살생각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고 그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재들의 자살이슈를 화

두로 제시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재들의 사회 ․ 정서적 지원을 논의하고자 하 다. 

II. 이론  배경

선행연구 결과 재들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
울, 학업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 응  완벽주와 우울, 학업스트 스, 자살생각과의 계

Burns(1980)는 완벽주의 성향을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이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쓰며,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야만 한다

는 욕구로 인해 쉽게 패배감을 느끼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정의하 다.
재는 선천적인 이유나 경험적인 학습결과로 인하여 일반아동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향이 학습에 대한 강한동기로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반면 지나친 완벽주의는 우울 및 자살시도 등의 병리적 증상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2004). Hewitt, Flett, Turnbull-Donovan과 Mikail(1991)은 

완벽주의와 스트레스, 우울간의 높은 상관을 주장하면서 이는 완벽주의자들이 스트레스 사

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 다. 부적응

적 완벽주의자들이 겪는 정서적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우울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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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해서도 실패로 느끼고, 수행 결과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울에 

특히 취약하다(Burns, 1980). 또한 Hewitt과 Dyck(1986)은 완벽주의와 우울,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 는데 이 연구에서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비완벽주의자들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찬과 성공경험 등이 재의 완벽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이러한 완벽주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능력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박혜진, 
2001). 또한 최정임(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부적응적으로 작용할 

때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기대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주변 사

람들의 기대감과 부담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해질 경우 자살생각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의 특성 중 하나인 완벽주의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감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Hayes & Sloat, 1990). 부적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하위척도는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데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

에서 실패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특징을 가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살생각과 

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Beevers와 Miller(2004)는 완벽주의, 인지적 편파, 절망

감을 측정하고 6개월 뒤에 자살생각에 관해 경로분석을 하 는데 높은 완벽주의가 자살생각

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계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약 30%가 자살을 했다는 Klerman(1987)의 조사 연구 

결과는 단일 요인으로는 우울증이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의 자살 생각을 비교 ․ 연구한 박병금과 노필순(2007)은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충동성,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살생각은 주로 우울증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의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과도한 자기 비판(Exessive 

self-criticism)이다. 과도한 자기비판은 이상적 자아와 실질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유발하

며 이는 곧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개인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증을 앓게 되며(Webb et al., 1994; Whitmore, 1980) 자기비판과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Addeholdt-Elliott, 1987).
Weisse(1990)는 우울은 빈번하게 재에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 다. IQ 

160을 가진 재들은 어디에서도 적응하기 힘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을 견뎌내야만 한

다. 창의적인 재는 청소년기, 또는 그 이전의 고립감의 경험으로 인해 우울에 취약하며, 부
모와 또래의 기대, 진로에 대한 고민 등과 같은 문제와 겹쳐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다. 창의적인 재 24명 중 16명이 자살에 관해 생각해 보았고 자살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며 16명 중 8명은 자살을 시도해 보았다고 한다(Willings & Arseneaul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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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도 재와 재, 일반아는 우울 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12%의 고도 재와 8%의 재, 9%의 일반아는 우울 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몇몇의 재 청소년이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 

우울과 같은 경고성 징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3. 학업스트 스와 자살생각과의 계

정철순, 임숙빈, 고효진(2001)은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이 가장 많이 지각하는 스트레

스원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자신이 학업에 실패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 청소년보다 3배 이상의 자살생각을 보이고 10배 이상의 자

살시도를 보인다(Richardson et al., 2005).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공격성 및 귀인성향의 관계

를 분석한 이병환과 김경수(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남학생은 1위로 성적하락을, 여학생은 부모님의 불화 다음으로 공부에 대한 부

담감과 성적하락을 꼽았다. 학업에 대한 압박감은 청소년기의 충동성과 결합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Rubin 외(1992)는 청소년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이며 

특히 성적의 저하는 우울 및 자살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들만 부적응을 겪는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재들도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 
Clarizio(1994)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생각하는 청소년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흥미를 갖는 동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이 도달하

기에 불가능하다는 실패를 경험하여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재

청소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각한 정서 장애를 겪거나, 심한 경우 충동적으로 자

살을 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재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즉, 모든 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 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어 학교 및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진혜, 2011). 
이상의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가 재들의 자살생

각에 향을 주는 관계구조를 바탕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그림 1]과 같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표 1> 연구 가설

연구 가설 내 용

가설 1. 재의 자살생각 구조모형은 수용될 것이다.
가설 2.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스트레스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살생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우울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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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자살생각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A대학교 부설 과학 재교육원에 선발되어 수학, 물리, 화학, 생
물, 정보과학 분야의 교육을 받고 있는 남 ․ 녀 중학생 320명이다. A대학교 재교육원에 재

학 중인 이들은 교육청 추천, 학교장 추천, 교육원 추천전형을 통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다. 연구 대상을 특성에 따라 분류한 자료를 <표 2>에 제시하 다.

<표 2> 연구 대상

                     (N=320)

특성 유형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22 69.4
여  98 30.6

학년

중학교 1학년 112 35.0
중학교 2학년 169 52.8
중학교 3학년  39 12.2

2. 검사 도구

가. 부 응  완벽주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중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실패 회피적이고 평가 염려적인 특성을 가진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특성으로 밝혀진 하위척도를 선별하여 측정하 다. 실수에 대한 염려, 
행위에 대한 의심척도는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

의 척도를 현진원(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총 13문항이고 실수에 대한 염려 하위

요인 9문항과 수행에 대한 의심 하위 요인 4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는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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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총 9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는 Likert식 7점 척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적

응적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93(실수에 대한 염려 .89, 수행에 대한 의심 

.7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학업스트 스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오미향(1993)이 제작한 검사를 박혜정(2009)이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총 38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

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97(성적 .86, 시험 .88, 수업 .84, 공부 .88, 진로 .88)로 높게 나타났다.

다. 우울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Kovacs가 아동과 청소년 연령에 적

절하게 수정한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 다. 한국에

서는 조수철과 이 식(1990)이 번안하 으며 총 27문항으로 되어 있다. CDI는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3문장 중 응답자의 경험에 가장 적합한 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각 문장은 0점에서 2점으로 채점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

석된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

적 증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우울정서 .73, 행동장애 

.72, 흥미상실 .80, 자기비하 .63, 생리적 증상 .65)로 나타났다.

라. 자살생각

자살생각척도는 Reynold(1988)가 자살에 관한 청소년의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신민섭(1993)이 번안한 것을 수정 ․ 변형하여 사용하

다. SIQ는 총 30문항이고,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생각 측정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생각 및 시도

에 관한 질문을 최소한의 적은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는데(박재연, 정익중, 2010; 송인한, 권
세원, 정은혜, 2011; 최인재, 2010) 특히, 재아의 경우 일반아에 비하여 자기자신뿐만 아니

라 일상적 사건에 더욱더 예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bb et al., 1994). 이와 같은 이유

로 재교육 전문가 2인과 논의하여 SIQ 30문항 중 재의 정서적 민감성을 자극할만한 극

단적이고 민감한 문항을 모두 제외하고 4문항을 선별하 으며 조금 더 순화시켜 표현하

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92 다. 

3. 자료 처리

자료 분석을 위해 SPSS18.0과 AMO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영재들의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탐색

787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부적응적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2.80 .84 1.00 5.00  .074 -.419

수행에
대한 의심

2.87 .88 1.00 5.00 -.002 -.020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2.97 .86 1.00 5.00 -.146 -.185

전체 2.88 .74 1.00 5.00 -.097 -.048

첫째,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 고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 다. 둘째,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구하 고, 각 잠재변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표준화 경로계수의 

C.R(Critical Ratio)을 통해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 으며,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을 구하 다. 또한 제안된 연구모형과 자료간의 부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검증을 실시하고 표본 크기에 

향을 덜 받는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함께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 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은 CFI, TLI가 .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며(홍세희, 

2000), RMSEA가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

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하 다(Browne & Cudeck, 1993).

IV. 연구 결과

1. 연구변인에 한 기 통계

가. 측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의 정규 분포성

을 검토하 다. 왜도는 절댓값 3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 보고, 첨도는 8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배병렬, 2009), 이 연구의 표본에서는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2.88로 보통이었으며 하위변인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평균 2.97로 가장 높았다. 재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하위변인들 모두 평균이 2.23~2.69로 평균 

이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우울은 평균이 0.32 고 하위변인들의 평균 또한 비슷하 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의 평균을 살펴보았는데 1.72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이지만 자살이라는 

변인의 특성상 점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그 심각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5점 만점에 

3점 이상의 위험군은 60명(18.8%)으로 나타났고 5점 만점의 응답자는 4명(1.3%)이나 되었다.
  

<표 3> 관측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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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
레스

성적 2.49 1.03 1.00 5.00  .239 -.931
시험 2.69 1.04 1.00 5.00  .357 -.654
수업 2.29  .93 1.00 5.00  .295 -.800
공부 2.45  .94 1.00 5.00  .246 -.693
진로 2.23 1.01 1.00 5.00  .462 -.745
전체 2.44  .90 1.00 5.00  .266 -.874

우울

우울정서 0.31  .36 0.00 1.80 1.576 2.681
행동장애 0.33  .32 0.00 1.86 1.336 2.690
흥미상실 0.30  .34 0.00 1.71 1.371 1.852
자기비하 0.33  .37 0.00 1.75 1.458 2.182

생리적증상 0.35  .39 0.00 2.00 1.394 2.277
전체 0.32  .30 0.00 1.81 1.646 4.136

자살
생각

자살생각 1.72  .96 1.00 5.00 1.340 1.088

나. 주요변인의 상 계수

다음으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잠재변인

들의 상관계수는 .380~.594 사이로 분포되어 있고 유의확률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우울(r=.572)이었다.

<표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측정변수 1 2 3 4
1. 부적응적 완벽주의 1 　 　

2. 학업스트레스 .594** 1
3. 우울 .462** .380** 1
4. 자살생각 .430** .389** .572** 1

 **p<.01

2. 측정모형의 검증

가. 합도 평가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변인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 다. 검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333.658(df=113, p=.00), CFI=.949, TLI=.938, 
RMSEA=.078(90% 신뢰구간 .069~.088)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표본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표 5>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관측변인과 잠재변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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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부하량을 확인하고 요인부하량의 유의성 판단을 위해 C.R 값을 확인하 는데, 표준화 

계수가 .5이상이고, C.R의 절댓값이 1.96이상이면 유의수준 5%에서, 절댓값이 2.56이상이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 C.R 값은 모두 2.56이상으로 유의수

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 관측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잘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 신뢰도 값은 .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분산추출값은 .5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와 타당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부적응적 
완벽주의

→
실수에

대한 염려
1.150 .842 .089 12.970***

.86 .67→
수행에

대한 의심
1.081 .758 .089 12.121***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000 .717

학업
스트
레스

→ 성적 1.037 .891 .046 22.364***

.95 .78
→ 시험 1.033 .878 .048 21.726***

→ 수업  .901 .852 .044 20.487***

→ 공부  .969 .907 .042 23.211***

→ 진로 1.000 .868

우울

→ 우울정서 1.092 .838 .079 13.826***

.99 .93
→ 행동장애  .996 .861 .070 14.149***

→ 흥미상실  .989 .810 .074 13.397***

→ 자기비하 1.082 .799 .082 13.236***

→ 생리적증상 1.000 .698

자살
생각

→ 자살생각1 1.087 .879 .047 22.909***

.91 .72
→ 자살생각2 1.056 .910 .043 24.686***

→ 자살생각3 1.117 .781 .062 18.147***

→ 자살생각4 1.000 .899
***p<.001

3. 가설모형의 검증

가. 가설모형의 합도 검증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설정한 재의 자살생각에 관한 가설모형을 검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도 지수는 CFI=.972, TLI=.966, RMSEA=.058로 좋은 적합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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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값 227.183 109 .972 .966  .058 (.048~.069)

  
나. 가설모형의 경로계수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간의 경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 <표 7>과 같다. 이번 연구 모형에서는 총 5개의 경로를 설정하 는데 그 중 <가설 4>를 

제외하고는 4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변인을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우울의 경로계수는 .543,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학업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687로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생각의 경로계수는 .101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우울에서 자살생각의 경로계수는 .467, 학업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으로의 경로

계수는 .193으로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가설모형의 추정결과 및 가설 검증 결과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검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 우울  .262 .543 .032 8.172*** 가설2 채택

부적응적
완벽주의

→
학업

스트레스
 .923 .687 .092 10.060*** 가설3 채택

부적응적
완벽주의

→ 자살생각  .146 .101 .128 1.145 가설4 기각

우울 → 자살생각 1.400 .467 .196 7.133*** 가설5 채택

학업
스트레스

→ 자살생각  .208 .193 .078 2.670** 가설6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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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모형의 검증

가. 모형의 수정  합도 검증

가설모형 분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생각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나타났다. 
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를 제거하여 최종 수정모형을 제시하 으며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살생각 모형의 수정 전ᆞ후의 차이 검증결과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수정 전 모형 227.183 109 .972 .966  .058 (.048~.069)

수정 후 모형 228.571 110 .972 .966  .058 (.04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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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수정한 결과 χ2= 228.571(df=110, p=.000), CFI가 .972, TLI가 .966, RMSEA가 .058
이었다. <표 8>에 제시된 결과값을 살펴보면 두 모형의 χ2차이 값은 1.388이며 자유도의 차

이 값은 1로 α=.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χ2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면 부분 매개모형을 선택하고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모형을 선택하므로(홍
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가 부적

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학업

스트레스를 통해 자살생각에 향을 주는 간접 향은 유의하 다. 재의 부적응적 완벽주

의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느끼고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 정도가 높아지면 자살생

각에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가설검증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은 미치지 못하 다. 다음 <표 9>는 수정 모형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이다.

<표 9> 수정모형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부적응적완벽주의 → 우울  .264 .546 .032  8.220***

부적응적완벽주의 →
학업

스트레스
 .922 .687 .092 10.064***

우울 → 자살생각 1.499 .501 .175  8.550***

학업스트레스 → 자살생각  .270 .251 .507  4.708***

***p<.001

과학 재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경로

구조에 대한 연구결과, 세 변인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로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우울하며 학업스트레스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감과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는 재들은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 

유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쉽게 우울해지기 쉬운 재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 역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데 시험, 수업, 공부, 성적, 진로 등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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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정 모형 경로 및 표준화 계수

다. 효과 분석

최종 모형의 분석을 통해 각 경로계수의 값을 파악한 후에는 변수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효과의 유의미성은 AMOS프로그램의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청소년 자살위기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효과

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주요 변인들의 직접ᆞ간접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543**  .543**

학업스트레스 .687**  .687**

자살생각 .101 .387**  .488**

우울 자살생각 .467**  .467**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193*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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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우울(β=.543),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서 학업스트레스(β=.687), 우울에서 자살생각(β=.467), 학업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β= 
.193)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자살생각(β=.387)으
로 분석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β=.101, 간접

효과는 β=.387로 나타났다는 점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울과 학업스트레스가 완전 매개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V. 논의  시사

이 연구에서는 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우울과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구조적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적응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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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이 이론적 가설 및 상관분석에서 정적으로 관련

된 것과는 상반되게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

살생각에 직접 향을 미치기보다는 우울을 통해 간접적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울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을 경험함으로써 자살생각이 촉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적응적 완

벽주의가 우울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살의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연구

(Adkins & Parker, 1996; Hewitt & Flett, 1993)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최근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생각의 관한 연구(최바올 외, 2011)에 의하면 부

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본 연

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재들의 우울점수는 2점 만점에 평균 0.32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신이 재로 발탁되어 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 재들로 하여금 학업 및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과 다

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의로 숨기기도 하는 재의 

특성상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우울'을 드러내기 부끄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드

러내기를 꺼리다보니 보통 이하의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재들의 우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감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라고 보고하고 

있으며(Berndt, Kaiser, & Van Aalst, 1982; Kaiser & Berndt, 1985) 실증적인 연구결과들 또

한 일반아의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우울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Baker, 1995; 
Neihart, 1999). 하지만 고도 재의 경우에는 학문적, 사회적 환경과 비동시적인 발달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Hollingworth, 1942; Jackson & Peterson, 2003). 이번 연구에서 

재들의 우울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내적ㆍ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

면 자살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

는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력보다(β=.251) 우울이(β=.501) 자살

생각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재성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와 관련하여 추후 고도 재들을 대

상으로 모형과 경로의 적절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직접 향을 미치기보다는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인 향을 미

치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높은 향력을(β=.687)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에 향을 주는데 자신이 설정한 비현실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

서 도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도달하지 못했을 경

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이수민, 양난미(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청소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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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한 모혜연(2000)과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고통과 부적응적인 행동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심혜원(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지은희(2006)의 연구에서 완벽주의 전체와 스트레스 전체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 고 특히 학업스트레스 역에서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

었다. 
온라인 게시글에 나타난 재들의 고민유형을 분석한 최정웅(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재

들의 생활 장면을 가정, 학교, 재교육기관, 개인, 외부시험 장면 5가지로 분류하 는데 가

장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는 장면별 순위는 학교(62.8%), 개인(17.9%), 재교육기관(9.2%), 
가정(6.9%), 외부시험(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련 고민으로는 학교 내신 및 수행평

가가 63건(48.5%)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가장 높은 역을 차지하 는데 이는 재 청소년들

이 성적관리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가정장면 고민에서 학업관련 

잔소리 고민이 과반수를 차지하 으며 외부시험과 관련해서 개인별로 한해에 평균 5~7개 정

도의 대회에 참가하 고 이렇게 많은 시험과 경쟁에 시달리면서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에 있

어 크고 작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Weisse(1990)는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재의 자살

에 관해서도 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스트레스와 걱정, 기대 이하의 시

험점수, 성적의 하락 등과 같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혼란이 재가 자살을 시도하는 요인

이라고 주장하 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의 자살생각을 설명할 수 있

는 구조적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재를 대상으로 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재의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연

구를 통해 재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재들에게 적절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

과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향을 미쳤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재의 전

형적인 특성이다. 이를 재 상담과 관련지어보면 자살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험성을 보이는 

재를 지도하거나 상담할 경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우울 및 스트레스,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을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

만 각 개인의 상황이나 성격적 ․ 정서적 특성 등에 따라 우울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

나 심리적인 감수성이 다른 이들보다 더 예민한 재, 그리고 급격한 신체적 ․ 정서적인 변화

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재는 보다 세심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가 자살생각을 매개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보이

는 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재를 대상으로 학교 및 기관에서는 자살 예방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업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살위기에 처한 이들을 조기에 발

견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시행하는 것은 재의 자살예방과 치료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

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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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교육이 발전하려면 재의 인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특성에 대한 올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이는 확인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교

육과정 및 재 프로그램상에 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들의 복잡한 사고 작

용,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은 재들로 하여금 내적 갈등을 하도

록 하며 낮은 자아개념,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을 갖도록 한다. 재에게 중요한 것은 지적

인 자극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재의 완벽주의

적인 특성은 ‘양날의 칼’과 같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완벽주의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높은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해주지만 부정적이고 병적인 완벽주의는 융통성이 

없으며 원리원칙에 얽매이고 강박관념과 충동, 걱정을 유발한다. 재의 완벽주의가 긍정적

인 성향으로 발전할지, 부정적인 성향으로 발전할지는 주변의 환경, 개개인의 특성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재를 심리적인 적응과 연습 

등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나 좌절을 피드백으로 생각하며 결함을 찾는 대신 

가능성을 찾고, 자신과 타인에게 가혹하기보다는 관대해지도록 노력하는 긍정적인 완벽주의

자 혹은 최적주의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이 연구는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 재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재 중학생은 초등학교에 비해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 과정상의 특

수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환경의 변화, 지식의 양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관련하여 박혜진(2001)은 재의 심리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

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재 청소년의 성숙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주제로 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끝으로, 재의 자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미

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SENG(Supporting emotional needs of Gifted Children)과 같은 재의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재와 그 가족을 위한 정서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들의 사회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표면

적인 대책들은 제안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재를 위한 실질적인 사

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대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재교육의 역사는 

미국에 비해 훨씬 짧고 처해 있는 환경 또한 다르다. 하지만 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적인 인식의 고조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제2의 에그버트나 KAIST 로봇 재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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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understand gifted students’ suicidal idea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among 

gifted students. For this,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of gifted students and suicidal ideation, confirming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cademic stress. For the study 320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identified 

as the gifted at a gifted education center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t of measurement model was found to be χ2= 

228.571(df=110, p=.000), CFI=.972, TLI=.966, RMSEA=.058, indicating most of fit indexes 

were acceptable. Second, suicidal ideation was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ladaptive perfectionism, depression, academic stres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path coefficient, it was found to b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all of the path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 to depression and academic stress, the path from depression to suicidal ideation, 

the path from academic stress to suicidal ideation. However, the path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 to suicidal idea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urth, the 

result showed that depression and academic stress worked as complete mediators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suicidal ideation. These findings give useful information about 

affective aspects of gifted adolescents in hard circumsta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helpful in devising consult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gifted who are in 

danger of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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