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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정영미*

Jeong Yeong Mi*

요 약 본 연구는 목적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2019년) 자료를 토대

로 기초통계분석으로 주요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 간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절차를 따라 3단계 걸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

업 스트레스,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

력성과 학교적응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잘 대처하게 해 줌으로써 학교생활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게 하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개인

의 특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 아동, 학업 스트레스, 학교, 적응, 자아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hildren's academic stress on school adaptation 
and to verify whether ego-resilience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e data from the 12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2019),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ain subjects an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the main 
variables were confirmed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variables. In addition, to examine whether ego-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chool 
adaptation, a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llowing the procedure of Baron and Kenn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hildren's academic stress, school adaptation, and 
ego resilience were all significantly correlated. The higher the academic stress, the lower the ego-resilience and 
school adaptabilit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ego-resilienc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Ego resilience in the academic stress situation means 
that it acts a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to flexibly adapt to school life by objectively grasping and coping 
with the stress situation. Therefore, we need to recognize the need for flexible and resilie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 that children can reduce academic stress and adapt well to school life, and seek active interest 
and interven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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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기에 있어서 학교는 생활의 중심이 되며,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인

지적 능력을 습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소이다[1]. 아동

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

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 및 가치를 내면화 하게 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2]. 아동의 학교 적응은 청소년이나 성인기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3].

학교에서 적응이란 다양한 학교환경을 자신의 요구

에 맞게 변화시키게 되면서 학교생활 규칙을 준수하고

교사나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

다[4].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학습태도나 동기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나 학교

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학업성취 저하뿐만 아니

라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은 학교를 중도탈락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5]. 이에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6].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꼽히고 있다[7].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생활과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요

구에 대처하면서 경험하는 정신적 부담감과 불안 우울

등의 부적응적 심리상태이다[4]. 학업 스트레스가 커지

면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심리

및 행동 부적응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아동들은 학교적

응을 원만히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는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을 일으켜 학교적응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9-10].

반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 변인

으로 자아탄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

은 스트레스의 영향에서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되

돌아가기 위한 능력으로 불안을 낮추고 세상에 대해 긍

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11]. 특히, 생애발달 중 초등학

교 시기는 청소년기로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학교 및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통해 이전시기와는 다른 질적 경

험을 하게 된다[12].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전보다 빠른

사춘기로의 이행으로 신체적 변화와 입시와 관련된 학

업 스트레스 등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학령기 후반 아동들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사

건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내려는 역동적인 적

응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13]. 실제, 자아탄력

성이 높은 아동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보이며 학교생활

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 즉 아동들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건강한 학교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가장 부정

적․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학업 스

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동안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특정대상의 아동(아동학대, 빈

곤, 학습장애 등)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17-18].

그러나,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과 교육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시기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

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

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변

인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

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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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2,150명

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

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였다. 2022년 2월

오픈된 12차년도(2019년) 자료 중 학업스트레스, 자아

탄력성, 학교 적응 문항 모두에 성실하게 응답한 아동

13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전체 아동 중 남학생은 715명(51%), 여학생은 682명

(49%)이었고, 아동의 평균 월령은 136.42개월이었다.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모 42.08세, 부 44.55세였다.

2. 측정도구

1) 학업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 성

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총 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788이었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하고 권지은(2003)이 수정․보완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등 총 14문항으로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 α는 .848이었다.

3) 학교적응

학교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병수(1991

년)가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

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1문항이

며,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0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학업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변인들의 단

편적 효과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인들의 통합적

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학교 적응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아동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탄력성 각각의 효과 외에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동시적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첫째, 기초

통계분석으로 주요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 살

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절차를 따라 3단계 걸

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

스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학

업스트레스 평균은 2.131(SD=.850), 자아탄력성은

3.003(SD=.425), 학교 적응은 3.186(SD=.395)로 나타났

다. 왜도는 절대값 2, 첨도는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 분 내용 빈도(%)

아동성별
남 715(51%)

여 682(49%)

아동월령 아동 평균 월령 136.42개월

부모연령
어머니 평균 연령 42.08세

아버지 평균 연령 44.55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업 스트레스 2.131 .850 .476 -.266

자아탄력성 3.003 .425 .003 .183

학교 적응 3.186 .395 -.107 .168

자아탄력성

학업

스트레스
학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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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3에 보인 바와 같이 첫

째, 학업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r=-.280, p<.01) 과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

와 학교 적응(r=-.366, p<.01)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r=.545, p<.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업 스트레스, 2:자아탄력성, 3:학습활동, 4:학교규칙, 5:교우

관계, 6:교사관계, 7:학교적응 전체)

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자

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간 관계에서 자
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4에 보인 바와 같이
Durbin-Watson 지수는 1.8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

의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탄력
성(β=-.280)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2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β=-.366)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β=-.231)에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β=480)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5에 보인 바와 같이 Z값이

-9.605(p<.001)로 절대값이 1,96보다 크기 때문에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Sobel 검증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through Sobel test

IⅤ. 논의

본 연구는 목적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양을 주었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

교적응력은 낮아졌다.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학교적

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19].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

게 되면 학교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학교상황에서의 다양한 스트레

스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줌으로

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구분 1 2 3 4 5 6 7
1 1

2 -.28
0** 1

3 -.39
9**

.483*
* 1

4 -.25
0**

.396*
*

.597*
* 1

5 -.28
4**

.529*
*

.577*
*

.609*
* 1

6 -.25
8**

.377*
*

.476*
*

.461*
*

.458*
* 1

7 -.36
6**

.545*
*

.801*
*

.799*
*

.786*
*

.813*
* 1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단계 변인 β T R2 F
1단계

독립→

매개

학업스트

레스→

자아탄력성

-.280 -10.903*** .079 118.868***

표 4. 주요변인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ajor variables

2단계

독립→

종속

학업 스트

레스→학교

적응

-.366 -14.686*** .134 215.671***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학업 스트

레스→학교

적응

-.231 -10.259***

.346 368.738***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480 21.262***

경로 Z

학업 스트레스→자아탄력성→학교적응 -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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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간의 부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

이다[20]. 이것은 아동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돕는 다

양한 프로그램들과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자아탄력성 증진을 통해 아동들은 학업 스트레스

를 조절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셋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탄력

성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가 이를 뒷받

침 한다[8,4].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학업 스

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

고 잘 대처하게 됨으로써 학교생활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스

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가장 긍정적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는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연구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고, 아동의 학

업 스트레스에 자아탄력성이 유연하게 대처하게 해 주

는 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적․부정적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를 통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한 학교생

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매개 작

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

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

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검증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학교적응에 영향

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아동들

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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