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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의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

시하고 있다[1]. 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 행복이 중요한 가치임

을 시사한다. 그런데 2021년 우리나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행

복지수를 국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OECD 22개 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 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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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에 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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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being aware of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environment of the school on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 data of "Health and lifestyle Survey (2019)"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after receiving approval though the website. A total of 5,31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 using SAS 9.4. Results: The mean score of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was 6.92±0.56 out 
of 10. From the univariate analysis,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physical school environment was, such 
as classrooms, restrooms, exercise facilities, catering facilities, health facilities, other school facilities and school 
uniform, the higher the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was (p for all <.001). In addition,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of the schoo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p<.001).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school level, school grade, socio-economic status, and stress, positive perception of classrooms 
(B=0.04, p<.001), catering facilities (B=0.01, p=.021), health facilities (B=0.08, p<.001), and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of the school (B=0.18, p<.001)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appiness of the students. 
Conclusion: Positive percep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was found to increase happiness in adolescents.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make classrooms, catering facilities, and health facilities a pleasant space 
as well as to create a school atmosphere that value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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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

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복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적인 요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성별이나 학교급, 

가정 경제수준, 학업성적, 평상시 스트레스 등이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하였다[6-9]. 그러나 청소년들의 행복감

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며, 사

회적인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10]. 특히, 학교는 청소년

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것을 고려할 때[11], 

학교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학교의 환경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제

시한 건강증진학교의 중요한 기본 요소에 포함되며[12], 물리

적 환경과 심리 ․ 사회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행복

감을 종속변수로 하지는 않았으나,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학

생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고[13],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

들의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도 찾을 

수 있었다[14]. 따라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본 결과, 학교의 심리 ․ 사회적 

만족도(학교생활 만족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1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11]. 따라서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이들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 ․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나 쾌

적성으로 측정하였는데[13,15],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인식을 교실, 화장실, 체육시설, 급식시설, 보건실 등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감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한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학교가 학생들의 건

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

경에 대한 인식 및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

경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

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단면 조사연구이며,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9년에 실시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의 설문조사 원

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명칭은 ‘건강 및 생활습관

에 관한 조사’이다. 이 원시자료는 「2018년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수목

적고등학고,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분류한 후 세종

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로 집락화하여, 1차 학교 단위, 2차 

학급단위, 3차 학생단위로 설정한 후,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하

여 층화집락 비례확률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16]. 자료의 수집은 2019년 5월에서 7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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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시자료 이용을 위한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이후 자료를 

제공받았다. 원시자료에는 총 8,201명의 초 ․ 중 ․ 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중 ․ 고
등학생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총 5,478명의 중 ․ 고등학

생이 원시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들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31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

져 있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급(초, 중, 고),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가족의 경제상태, 학교성적,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가족의 경제상태와 학교 성적은 매우 낮은 수준, 낮

은 수준, 중간,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높은 수준 또는 매우 

높은 수준), 중(중간), 하(낮은 수준 또는 매우 낮은 수준)로 재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0 (전혀 느끼지 않음)에서 10 (매우 

많이 느낌)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1차 년

도에 청소년들의 건강행태 및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진들

이 개발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16].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

당도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계산

된 신뢰도만을 제시하였다. 이 도구는 4점식 Likert 척도로 측

정되었으며, 각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

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

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학교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현재 내가 다니는 학교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

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총 8개 영역으로, 교실, 화

장실, 체육시설, 급식시설, 매점, 보건실, 기타 교내시설과 교

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영역은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학교가 얼마나 건

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학교의 건강

의식)을 조사하였다. 

교실 영역의 경우 “교실의 조명은 밝다”, “교실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이 잘된다” 등의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6점에서 24점의 범위를 

갖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 쾌적하다

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으로 

조사되었다.

화장실 영역의 경우 “화장실은 깨끗하다”, “화장실에 항상 

휴지가 있다” 등의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4점에서 

16점의 범위를 갖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화장실의 물리적 

환경이 좋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68로 조사되었다.

체육시설 영역의 경우 총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쉬

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다”,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운동기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측정하였다. 총 2점에서 8

점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5

로 조사되었다.

급식시설 영역의 경우 총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급식시간은 식사를 여유롭게 할 만큼 넉넉하다”, “균형있는 

식단이 제공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급식시설이 좋

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으

로 조사되었다.

매점 영역의 경우 총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매점에

서 불량식품을 판매한다”, “학교 앞 상점에서 불량식품을 판

매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영역의 경우 매점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해당없

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매점 영역의 분석 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모두 부정문항으로 질문하였으

므로, 역코딩을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의 매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7로 조사되었다. 

보건실의 경우도 총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필요하다

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와 “보건실에는 

구급약품과 위생용품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로 이루어져 있

다. 총 2점에서 8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건실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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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는 .80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교내시설은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에

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복도에 먼지가 많고 깨끗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 등으로 측정하였다. 이 영역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섞여있어, 부정문항의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여 총 

합을 구하였다. 따라서 5점에서 20점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타 교내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54로 조사되었다.

교복의 경우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복과 

학교 체육복은 몸에 잘 맞고 편안하다”와 “하복은 땀을 잘 흡

수하고 바람이 잘 통한다” 등을 포함한다. 이 영역 역시 부정문

항을 포함하고 있어,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였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답하게 하였고, 이 경우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1로 조사

되었다.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을 측정하는 영역(학교의 건강의

식)은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2문항은 학교

가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다

음과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 학교는 학생들

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와 “학교에서 제

공하는 활동 중 우리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

를 포함한다. 나머지 2개의 문항은 보호자와 내 자신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나의 보호자는 나의 건강에 관심

이 있다, 나는 나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 학교 심리 ․ 사회적 환

경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기술한 2

문항 만을 분석에 포함하여, 총점은 2점에서 8점의 범위를 갖

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교가 학생

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로 조사되었다.

3) 행복감

행복감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라

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0 (전혀 행복하지 않음)에

서 10 (매우 행복함)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행복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고, 일반적 특성 및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

한 인식과 행복감의 관련성(단변량 분석)은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온 외생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학교

의 환경(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

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환경 인식, 행복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637명

(49.7%), 여학생은 2,674명(50.3%)이었고, 중학생 2,423명(45.6 

%), 고등학생은 2,888명(54.4%)으로 나타났다(Table 1). 거주 

지역은 대도시 2,179명(41.0%), 중소도시 2,529명(47.6%), 읍면 

지역 603명(11.4%)으로 나타났고, 가정 경제수준은 상 1493명

(28.1%), 중 3,384명(63.7%), 하 434명(8.2%)이었다. 학업성적은 

상 1,519명(28.6%), 중 2,358명(44.4%), 하 1,434명(27.0%)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10점 만점 중 평균 5.64±2.16점이었다. 

학교환경 인식을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실 18.56±3.16점, 화장실 10.75±2.68점, 체육시설 5.67±1.58

점, 급식시설 30.17±5.56점, 매점 5.40±1.93점, 보건실 6.74± 

1.19점, 기타 교내시설 14.51±2.25점, 교복 11.03±2.66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5.75±1.33

점으로 조사되었다. 

행복감은 10점 만점 중 평균 6.92±2.18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및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 및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

식과 행복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거주 지역은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

성이 없었고, 성별, 학교급, 가정 경제수준, 학업성적은 행복감

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7.28±2.16)이 여학생(6.58±2.14)에 

비해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았고(p<.001), 중학생(7.13±2.21)

이 고등학생(6.75±2.14)보다 더 행복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 상 7.40±2.14, 중 

6.86±2.11, 하 5.80±2.36으로 조사되어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행복감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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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성적도 상 7.41±2.02, 중 6.93±2.11, 하 6.41±2.33으로 나

타나 성적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1). 스트레스는 행복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r= 

-.51, p<.001)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경우 매점에 관한 인식

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이 행복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교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행복감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r=.26, p<.001), 화장실 

환경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고(r=.17, p< 

.001),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r=.13, p<.001). 또한 급식시설 환경 인식이 증가

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으며(r=.25, p<.001), 보건실 환경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r=.17, p<.001). 

기타 교내시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

고(r=.17, p<.001), 교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

이 증가하였다(r=.20, p<.001).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

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r=.27, p<.001). 

3.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단변량 분석에서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급, 가정 경제수준, 학업 성적, 스트레스)을 보

정한 상태에서 학교의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Table 3). 학교 물리적 환경 인식 중 매점에 관한 영

역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으며, 교

복 영역 역시 다변량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이 영역에 ‘해당없음’으로 응답하여 다

수의 결측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유의하였다(F=178.06, p<.001). 모델의 설명력은 32%

로 조사되었고, VIF가 모두 10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되어(1.06 

~1.99) 모두 10보다 작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 중 교실환경, 급식시

설, 보건실 영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실환경 인식 점

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04점씩 증가하였고

(B=0.04, p<.001), 급식시설 인식 점수는 1점씩 증가할 때마

다 행복감은 0.01점씩 증가하였다(B=0.01, p=.021). 또한 보

건실 인식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08점씩 증

가하였고(B=0.08, p<.001).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18점씩 증가

하였다(B=0.18, p<.001). 

일반적 특성은 모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행복감이 0.25점 낮

았으며(B=-0.25, p<.001),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행복감 

점수가 0.10점 높았고(B=0.10, p=.042), 학업성적은 중에 비

해 상에서 행복감이 0.16점 높았고(B=0.16, p=.007), 하에서

는 0.29점 낮았다(B=-0.29, p<.001). 가정경제수준은 중에 비

해 상에서 행복감이 0.25점 높았고(B=0.25, p<.001), 하에서 

0.61점 낮았다(B=-0.61, p<.001). 스트레스는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44점씩 감소하였다(B=-0.44, p<.001).

표준화된 베타 값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

을 때, 스트레스가 -0.43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이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5,31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2,637
2,674

(49.7)
(50.3)

Schoo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2,423
2,888

(45.6)
(54.4)

Living area Large city
Medium city
Small town

2,179
2,529

603

(41.0)
(47.6)
(11.4)

Economic status 
of family

High
Middle 
Low

1,493
3,384

434

(28.1)
(63.7)
(8.2)

School grade High
Middle 
Low

1,519
2,358
1,434

(28.6)
(44.4)
(27.0)

Stress  5.64±2.16

Physical 
environment 
of school

Classroom 18.56±3.16

Restroom 10.75±2.68

Exercise facilities  5.67±1.58

Catering facilities 30.17±5.56

Stores†  5.40±1.93

Health facility  6.74±1.19

Other school facilities 14.51±2.25

School uniform‡ 11.03±2.66

Psychosocial environment of school  5.75±1.33

Happiness  6.92±2.18
†n=2,605, ‡n=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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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ample Characteristics and Happiness in Adolescents (N=5,311)

Variables Classification M±SD t or F or r p

Gender Male
Female

7.28±2.16
6.58±2.14

11.88 ＜.001

Schoo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7.13±2.21
6.75±2.14

6.40 ＜.001

Living area Large city
Medium city
Small town

6.88±2.17
6.93±2.19
7.05±2.11

1.47 .231

Economic status of family High
Middle 
Low

7.40±2.14
6.86±2.11
5.80±2.36

98.95 ＜.001

School grade High
Middle 
Low

7.41±2.02
6.93±2.11
6.41±2.33

79.93 ＜.001

Stress -.51 ＜.001

Physical environment of school Classroom
Restroom
Exercise facilities
Catering facilities
Stores†

Health facility
Other school facilities
School uniform‡

.26

.17

.13

.25

.03

.17

.17

.20

＜.001
＜.001
＜.001
＜.001

.159
＜.001
＜.001
＜.001

Psychosocial environment of school .27 ＜.001

Table 3. Influence of School Environment on Happiness among Adolescent after Adjusting Covariates (N=5,311)

Variables B S.E β t p

Gender Male
Female

1
-0.25 0.05 -.06 -5.00 ＜.001

School level Middle
High

1
0.10 0.05 .02 2.03 .042

School grade Middle
High
Low

1
0.16

-0.29
0.06
0.06

.03
-.06

2.71
-4.82

.007
＜.001

Economic status 
of family

Middle
High
Low

1
0.25

-0.61
0.06
0.09

.05
-.08

4.36
-6.59

＜.001
＜.001

Stress -0.44 0.01 -.43 -36.32 ＜.001

Physical 
environment 
of school

Classroom
Restroom
Exercise facilities
Catering facilities
Health facility
Other school facilities

0.04
0.00

-0.01
0.01
0.08

-0.01

0.01
0.01
0.02
0.01
0.05
0.01

.06

.00
-.01
.04
.05

-.01

3.73
0.43

-0.69
2.32
3.56

-0.79

＜.001
.669
.489
.021

＜.001
.432

Psychosocial environment of school 0.18 0.02 .11 7.37 ＜.001

R2=.32, Adj. R2=.32, F=1,78.0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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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에 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 인식으로 나타났는데, 표준화된 베

타 값은 0.11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서 이들의 학교 환경(물리

적,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 점수는 10

점 만점 중 6.92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른 선행연구의 결

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는데, 3.78점으로 조사되었고[7],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56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 중 아동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중 ․ 고등학생 512명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24점 만점 중 16.22점으로 나

타났으며[11],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6.76점에 해당

된다. 또한, 2017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II의 2차년도(2017년) 

고등학생 45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10점 만점으

로 행복감을 측정하였는데 평균 6.93점으로 나타났다[8]. 따라

서,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2014년도

에 조사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감 수준보다는 낮지만

[7], 2012년과 2017년도에 조사된 결과와는[8,11] 비슷한 수준

임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변량 분석결과 학교의 물리적 환경 중 교실환

경, 급식환경과 보건실 환경이 학생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결과들과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

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몇 개 찾을 수 있었다

[13,15,17-20].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교내 시설의 컬러 시공을 

통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코티졸 수준

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17]. 코티졸은 스트레

스가 있을 때 분비가 증가하는 호르몬이므로 코티졸의 감소는 

스트레스의 감소를 의미하며, 스트레스의 감소는 행복감의 증

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행복감은 아니

었지만, 학교의 소음이 학생들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 건

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13].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이 정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결과

라 할 수 있다[15].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

이 좋은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18].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에서 행복감이 더 높다

는 선행연구결과[19] 및 본 연구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행복감이 높았다는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의 물리적 환

경에 대한 만족이 학생들의 높은 행복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이 만족스

러울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20], 교실의 물리적 환경과 학생들의 행복감 사이에 관련이 있

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급식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학생들의 행복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급식 환경

에 대한 인식은 급식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급식에 대한 만족도

를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찾기가 어려웠다. 다만, 대한급식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경기 

지역 91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급식에 만족할

수록 행복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와[21] 비슷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보건실 환경의 경우 보건실 이용의 접근성과 약품 구비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보건실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존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으

나, 학교에서 아플 때 보건실을 통해 적절한 약품을 제공받고,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실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직관적

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청소년

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

구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시 

하는지에 대한 만족이나 인식이 학생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학교생활에 대한 만

족도로 측정된 학교의 심리사회적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행복

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가[11] 가장 본 연구와 가까

운 연구결과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제외하면 학교 환경 중 가

장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학교의 심리 ․ 사회적 환경

이었다는 점은 학교가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

내는 교실의 환경과 급식 환경 및 보건실 환경이 물리적 환경 

중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었다. 

따라서 교실, 급식실, 보건실의 물리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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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가 건강을 중요

시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과 동시

에 학교의 정책에 있어서 건강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교급, 학업 

성적, 가정경제수준, 스트레스가 모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성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

하게 낮은 행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

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분석한 연구[7] 및 2016년 청

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연구(III)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였다[8].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및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행복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 역

시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6-8]. 특히, 학업성적

의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므로 본인이 다른 사

람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되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짐

작된다[8].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행복감이 유의하

게 낮아진다는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모두 일치하였다[6-8]. 

본 연구에서 학교급의 경우 단변량 분석결과와 다변량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

생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7,8,10]. 그러나 다른 여러 변수를 모

두 고려하였을 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0.1점 더 높은 행복

감을 보고하였다. 10점 만점으로 측정된 행복감에서 0.1점의 

차이는 상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급의 차이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이 상당히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이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행복감이 높게 나

타난 원인은 설명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추후 보다 자세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

이므로 원인 결과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의 다

변량 모델은 청소년들의 행복감의 약 32%정도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이미 수집된 자료의 2차 분석 자료이므로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 등이 이들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

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의

미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의 경우 학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나 인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반면에 본 연구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보다 구체

화하여 교실이나 급식실 등의 여러 시설 중 어떤 영역이 청소

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이는 향후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에 보다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물리

적 환경과 심리 ․ 사회적 환경을 분석에 모두 포함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학교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물리적, 

사회 ․ 심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

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10점 만점 중 평균 6.92점으로 나

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뒤에도 교실, 급식 및 보

건실에 대한 환경인식과 학교의 심리 ․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따라서 중 ․ 고등학교의 교실, 급식, 보건실의 환경개

선과 유지, 학교가 건강을 중시하는 풍토가 학생들의 정신 건

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보다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

이므로 학교 환경인식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원

인결과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학교 환경을 물리적, 사회 ․ 심리적 영역으로 보

다 구체화하여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므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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