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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신수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양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는데 있다.이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종교생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자아탄력

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영적 안녕감,심리적 안녕감,자아탄력성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

가?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소재한 11개 천주교 성당의 중고

등부 주일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실험

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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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기도 빈도에 따른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

력성,심리적 안녕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부모님 모두 신자인

경우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높은 차이를 보였다.또 연령이 높을수록 자

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으며,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아탄력성

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둘째,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자아탄력성,심리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셋째,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영적 안녕감의 하위요

인인 실존적 안녕감과,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성과 활력성으로 나타났다.

넷째,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

음을 검증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받

음과 동시에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나

타냈다.또한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기도 빈도는 단순히 종교

활동의 의례를 넘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심

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기

도방법과 기도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종교생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영적 안녕감,자아탄력성,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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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한국 아동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5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한국방정환재단,2013).2013년

Unicef가 선정한 교육․복지에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네덜란드로

나타났으며 이 나라가 지향하는 교육 목적과 가치는 한국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서적「공교육 천국 네덜란드」의 서평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한다(오마이뉴스,2012.05.30).

반면 한국의 청소년(13~24세)들이 자살하고 싶은 주된 이유로 성적 및 진학문

제(39.2%)가 1위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6명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학업스트레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또한 한국 청소년

(15~24세)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청소년들

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통계청 청소년 통

계,2013).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발달과

정 중에 겪게 되는 환경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하는 청

소년들에게는 스트레스와 적응 사이에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켜주는 개인의 능력

이 존재한다.이것을 자아탄력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Block& Block

은 환경이 요구하는 특징적인 기능으로서 자아통제 수준을 조절하는 개인의 역

동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박영애,2010재인용).즉,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

은 외부 환경에 대한 자신의 감정통제를 잘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지니며 대인관

계에서도 원만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도 밀

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는 1988년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안녕이

라는 개념을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영적 안녕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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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에는 종교적 안녕감뿐만 아니라 실존적 안녕감을 포함한다.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삶을 보다 아름답고 가

치 있게 만들어 주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보고 있다.종교를 갖고 있는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 또한 종교가 삶에

희망과 의미를 제공해주고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석창훈,2001;김남희,2009).종교가 없는

부모가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인근 성당 주일학교에 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

들은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활동들이 자녀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긍정적

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종교성을 종교적 행동,태도 및 신념,영적 안녕감 등으로 정의하고 정신건강

을 불안과 우울의 부정적 정신건강과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정신건강으로 분류하여 다수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종교성이 높

아질수록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관계를 보고하였다.그러나

청소년 대상 연구는 현저히 적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종교성과 정신건

강과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설경옥,박지

은,박선영,2012).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실존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과 의미를 추구함을 뜻한다.오늘날 입시위주의 가열된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

레스,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률은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청소년들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

하고 희망과,사랑,관심,용서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 안녕감을 통해 심리적

인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도내 가톨릭 청소년들의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영

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로서 작용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이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영적 안녕

감과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종교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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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

감,자아탄력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영적 안녕감,심리적 안녕감,자아탄력성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

를 갖는가?

3.용어의 정의

가.청소년(Adolescent)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청소년

보호법,선거법,민법에서는 각각 18세 미만,19세 미만,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 통념적 관점의 청소년으로는 중학생이 되는 시작연령과 고

등학생을 마치는 연령을 연결하여 1318로 간주한다.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가톨

릭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으로 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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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적 안녕감(SpiritualWell-Being)

영적 안녕감은 수직적 차원인 종교적 안녕과 수평적 차원인 실존적 안녕으로

구분된다.종교적 안녕은 인간이 질병과 고통,상실 등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

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영향을 준다.실존적 안녕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의 존재 의미,대인관계,환경 등을 반영한다

(Paloutzion& Ellison,1982;유수현 최희철,2006재인용).본 연구에서 영적 안

녕감이란 신,최고의 가치,믿음과 관련된 종교적 안녕과 자신의 존재 의미,대인

관계,환경 등과 관련된 실존적 안녕으로 정의한다.

다.영적 활동(SpiritualActivity)

영적 활동은 신과의 관계를 통해 생활에 대한 행복감 및 자신에 대한 실존감

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교 활동의 포괄적 개념이다.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가톨

릭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기도활동,성당 내 활동을 영적 활

동으로 정의한다.

라.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Well-Being)

심리적 안녕감은 일상생활의 사건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로서,환

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

로 나타나는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행복함 또는 전체적인 감정

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McDowell& Newell,1990).본 연구에서는 심리

적 안녕감을 Ryff(1989)가 제시한 6가지 차원으로 정의한다.‘자아수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자아의 다양성 인지와 과거 삶에 대한 긍정을 갖는 것을 의

미하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는 타인과의 따뜻하고 만족스러우며 신뢰로운 관

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또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는 느낌을 갖으며 새로운 경

험에 대하여 개방적인 ‘개인적 성장’,삶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으며,주어진 환경을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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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마지막으로는 ‘자율성’으로서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된 특성을 지님을 뜻한다.

마.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자아탄력성이란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 차원을 잘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

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넓은 의미로는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

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다(Block,1980;송혜리,2010재인용).이 정의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직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유

연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자아탄력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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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영적 안녕감

가.영성과 영적 안녕감의 개념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스피리투알리타스(spiritualitas)'에서

유래되었는데,어원은 숨,호흡,입김 등을 의미하는 'spititus'이다.이는 사도 바

오로가 사용한 ‘프네우마(πνευμα,pneûa)’를 ‘스피리투스(spititus)’로,형용사형인

‘프네우마티코스(πνυματικóς,spiritualis)’를 ‘스피리투알리스(spiritualis)’로 번역한

것이며 여기서 ‘spiritualitas’가 파생되었다(한국가톨릭대사전,2005).

‘Spiritualis'는 ‘영으로 채워진’,‘영적인’,‘정신적인’등의 뜻이 있고 이 단어의

명사형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spiritualitas)'인 것이다.이 단어는 동시에 신(神)

의 입김이란 뜻인 ‘영감(inspiration)'의 뜻으로도 사용된다.즉 영성은 육체에 생

명과 활력을 주는 힘,신체와 정신 및 영적 측면을 통합시키는 힘,신(절대자)과

연결시키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송미원,2011).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영성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지만 경험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종교적이면서도 영적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관련

하여(Zinnbaueretal.,1997),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영성과 종교는 상호 구별되

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Canda,1988;박선희,2011재인

용).

영성은 자기초월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경향성과 개별적인 자

기를 넘어선 더 큰 무엇인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말하며,종교

(religion)는 공식적인 종교기관과 관련된 영적 추구인 반면,영성은 종교 기관에

의존 하지 않는다(Zinnbauger,Pargament,& Scott,1999).따라서 영성은 개인

이 신성한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종교는 영성의 추구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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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형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성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공통된 속성은 초월과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

은 영성에 대한 수직적 영역과 수평적 영역을 암시한다(김형화,2013).

Bank(1980)는 포괄적인 영의 개념을 수용하여 영적 안녕을 종교적 안녕과 실

존적 안녕으로 구분하였으며,Paloutzion과 Ellison(1982)은 영적 안녕감을 수직적

차원인 종교적 안녕과 수평적 차원인 실존적 안녕으로 구조화하였다.또

Moberg(1984)는 신(절대자)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내포하는 수직적인 측

면의 한 축과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거나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지각하는 수평적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감 척도를 만들어 다양한 실증연구를 가능하게 한

Paloutzion과 Ellison(1982)의 영적 안녕감 개념에 초점을 두었다.영적 안녕감의

측정을 위한 이 척도는 영성의 수직적,수평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로 두 가지

하위척도인 종교적 안녕(Religious Well-Being)과 실존적 안녕(Existential

Well-Be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직적 차원인 종교적 안녕은 신(절대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 안녕으로

이것은 특정한 종교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영적 충족과 안정의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Chapman(1986)은 인간이 신(절대자)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삶에 있

어서 자신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사랑과 기쁨,평안을 누리며 자신과 타인

들이 잠재성을 최대한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약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주제는 인간과 세상이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서 존재하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다.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영을 통한 부르심

에 응답하여,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책임과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의미한다(이

영준,2003).수직적 차원에서의 영성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의 의미하는 것으로 ‘하느님 체험이고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송미

원,2011).

수평적 차원인 실존적 안녕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 그리고

목적과 관계가 있다.이는 인간의 믿음,가치,생활양식을 통한 신(절대자)과의

관계에 대한 궁극의 가치 있는 경험과 자신,이웃,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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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실존주의 철학자인 Frankl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인간 실존의 특성 중 영성

(Spirituality)은 존재의 영적차원(spiritualdimension)이라는 인간만의 특유한 현

상의 차원으로서 실존하는 개개인이 정신적 차원의 추구를 통해 신(절대자)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김현조,1999).

영적 안녕은 신(절대자)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희망

과,사랑,관심,용서 등의 가치를 주고받으면서 온전함을 성취하는 것이다.영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내적인 조화와,평화,감사와 만족,타인과의 지지적인 관

계를 갖는 특징으로 구별되고 이들은 부정적인 환경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보이는 능력을 갖는다(Moberg,1974;Voughan,1986).

영성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의 대

부분은 더 종교적이고 종교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정

신적으로도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Chamberlain& Hall,2000;

Koenig,McCullough,& Larsen,2001).

다양한 종교 활동의 포괄적 개념인 영적 추구활동은 신(절대자)과의 관계를 통

해 생활에 대한 행복감 및 자신에 대한 실존감을 영성과 영적 안녕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영적 활동의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최근 연구들은 포

괄적인 종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영적 안녕과 심리요인과의 관계분석을 통

하여 종교 활동의 효과를 규명하고 있다(Genia,1991;Jagers& Smith,1996;

Levin,1997;이미숙 외,2011재인용).

나.영적 활동과 영적 안녕감

영성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훈련은 기도이며 이는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경험

함으로써 깊은 의미와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기도는 성스러운 존재와의 상상적

또는 실제적 만남 속에서 의사소통하는 경배행동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첫째는 기도를 받는 신(절대자)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셋

째는 의사소통이다.이 세 가지 요소가 충만한 조화가 이루어 질 때 바른 기도라

할 수 있으며 바른 기도는 먼저 신(절대자)을 향해야 하며,다음으로 기도자의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전병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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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크게 의례적 기도(기도문을 읽거나 암송하는 경

우),구복적 기도(신에게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회개적 기도(자신의 죄

를 용서해주도록 신에게 요청하는 경우),명상적 기도(그저 신과 함께 존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이와 행복과의 관련성

을 탐색한 연구 결과에서 다른 형태의 기도보다 명상적 기도가 개인적 행복감이

나 신과의 친근감과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Poloma& Gallup,1991).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효과는 자신이 겸손해 진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허

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또 인내를 기르고,

진지한 경청을 가능케 한다.마지막으로 기도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준다

(전병환,2010).이처럼 기도는 영적 안녕감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 활동 중 하나

이며 이를 통해 신(절대자)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올바

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청소년의 영성과 영적 안녕감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이며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 시기이므로 그들이 건전한 사회성을 가진 인격체로 성

장하는데 영성은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Lerner,Roeser&

Phelps,2008).또한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영

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서경현,정성진,구지현;

2005).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영성

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청

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으며 우울,범

죄,폭력과 비행과의 접촉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신체적

건강,회복력(resilience),자살과 임신문제,심리적 고민과 아동 학대 등의 주제들

이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영성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천정웅,2007).Werner(1995)는 여러 연구를 거쳐 탄력적인 아동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이들이 속한 가정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종교

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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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발달은 청소년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위

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Jacobs는 아동과 부모의 공감적 유대가 정서적 바탕

이 되어 종교적 믿음과 소속감이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고 보았다.부모에게 정서

적으로 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종교적 믿음과 행동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보이게 된다.또 Myers는 부모가 자녀의 종교적 소속감,종

교적 믿음 그리고 종교적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밝히며

핵가족 속에서 양육되고,어머니가 직업을 갖지 않으며,부모가 모두 같은 종교

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자녀일수록 종교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

시하였다(권석만,2008재인용).따라서 부모의 종교적 태도는 자녀의 영적 발달

과 안녕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자아탄력성

가.자아탄력성의 개념

인간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통 사람들을 더 강건하게 만

들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을 지닌

연구들이 늘고 있다.여기에 탄력성(resilience)이란 개념에 대한 관심은 심리학뿐

만 아니라,의학,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Davydov

Stewart,Ritchie,& Chaudieu,2010).

탄력성(resilience)이란 용어는 라틴어 resiliere에서 유래된 것으로,유연․신축

적인 물체의 성질을 의미한다.Werner(1982)는 비교 문화적 연구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면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아동들의

성격특질을 지칭하기 위해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탄력성의 개념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하나

는 탄력성을 변하지 않는 개인적 성향의 한 유형으로 성격적 관점인 자아탄력성

(ego-resiliency)이라고 한다.이 용어는 Rutter와 Garmezy가 생물학적 유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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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정신분열증 부모,빈곤 같은 위험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집단의 종단연구에서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어린이들을 발견함으로써 처음 사용하게 되었

다(김미향,2011재인용).또 다른 하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속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한 개인의 일평생 중 어떤 시점에서 발달되어질 수 있는 역동적

인 과정(dynamicprocess)으로 규정한다(이은정,2012).

자아탄력성은 Block과 Block(1980)에 의해 성격의 한 유형으로 개념화되고 역

동적인 성격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성격변인의 일종인 자아통제

와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제안했다.자아통제란 공격 억제와 계획하는 능력과 같

은 기능에서의 충동 통제 정도를 말하며 자아탄력성은 이 습관적인 자아 통제

수준을 절적하게 수정함으로써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즉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능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 포괄

적인 개념이라고 기술하였다.(Block& Kremen,1996).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낙관주의,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대인관계에서

의 통찰력과 따스함 및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또한 불

안에 취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참하고 확실히 긍정적

정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Tellegen,1985).

자아 탄력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연구자들 마다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검사문항을 재구성한 박은희

(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하위 요인을 사용하였다.이를 살펴보면,다른

사람의 긍정적 관심을 얻는 능력을 의미하는 대인관계,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는 활력성,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경

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인 감정통제,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관심

을 갖는 능력인 호기심,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

는 낙관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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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과 더불어 생리적․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이 시기의 과업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였다

(Erikson,1968).청소년기 발달과업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심리적 불안정은 청

소년기의 부적응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위축,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비행등의 외현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신현숙,2003).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청소년들이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다.실제로 발달과정 중에 겪게 되는 환경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건강

하게 적응하는 청소년들도 많다.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건강하게 적응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키기도 한다(Garmezy,

1983,1993;Rutter,1979,1985).이는 자아 탄력적인 청소년이 자신들이 경험하

는 스트레스나 부정적 압력을 완화시키는 성격적 특성 또는 환경적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Kumpfer는 청소년의 위기 위험요소들에 초점을 맞춰 절망과 좌절을 일으키기

보다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긍정과 희망을 높인다고 하였으며,위기와

불운한 조건 속에서 자아탄력성을 일으키는 요인이란 지금보다 더 건강이 나빠

지지 않는 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성훈,2011재인용).

3.심리적 안녕감

가.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 노력은 주로 삶의 물질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

다.그 후 교육,정치 참여도,인구의 증가나 이동과 같은 객관적인 인구 사회적

지표들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삶의 질은 개인이 주관

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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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만족하는지 측정함

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Andrews& Withey,1976;Campbell,

1976).이러한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주관적 삶의 질 등 다양한 용어들로 서로

유사하고 상호 관련된 것으로 간주 되었다(Fodyce,1988).

심리학에서 철학적으로 쾌락적 관점에서 출발한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인생

에 대한 인지적이고,정서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장기적

인 유쾌한 감정의 수준 및 불쾌한 감정의 부족도로 구성된다(Diener,1984).하지

만 이에 대하여 Ryff(1989)는 주관적 안녕감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삶의 질의 문

제를 단순하게 측정한다는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행복은 단순한 쾌락적 행

복이 아닌 가치가 있는 삶,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에서 한 개인이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함을 제기하였고 이를 심리

적 안녕감(PsychologicalWell-Being)이라 명했다.이 기능들을 구성하는 요소들

을 좋은 삶(good-life)에 관한 발달심리학 및 임상심리학의 여러 이론들로 구성

하였다.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은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fully functioning person),Jung의 개성화

(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psychosocial stage), Buhler의 기본적 삶의 경향(basic life tendencies),

Neugarten의 성격 변화(personalitychanges),Frankl의 의미에서의 의지(willto

meaning),그리고 Johoda의 정신 건강(mentalhealth)등을 기초로 하였다.안녕

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에게 속하지만,안녕의 본질과 구성요소는 각 개인이 결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론적 바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즉,심리

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개인

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의 합으로도 정의될 수 있으

며,심리적 안녕감의 관점에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사회 구성원으

로서 심리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yff,1989;김명소 외,2001).

심리적 안녕감의 6개의 차원은 자기수용(selfacceptance),긍정적 대인관계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개인적 성장(personalgrowth),삶의 목적

(positive in life),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자율성

(autonomy)을 포함하며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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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 정 의

자기수용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지닌다.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 자신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과거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낀다.

긍정적

대인관계

타인과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지닌다.공감적이고 애정 어린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는 능력을 지닌다.인간관계의 상호 교환적 속성

을 잘 이해한다.

개인적 성장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자신이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으며,자신의 잠재력이 실현되고 있다

는 느낌을 지닌다.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자신의 발전

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과 방향감을 지니고 있다.현재와 과거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인생에 부여하는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다.삶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처리하는 능력과 이에

대한 통제감을 지닌다.자신의 환경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자신의 가치나 욕구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

고 창출해낸다.

자율성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결정능력이 있다.자신을 특정한 방향

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

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내면적 기준에 의해 행동을 결정한

다.외부적 기준보다 자신의 개인적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

가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제시한 6가지 차원으로 보았다.

<표 Ⅱ-1>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Ryff,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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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시기임과 동시에 정체감의 위기

를 경험한다.이 시기에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정체감 탐색에 실패

하는 경우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며 부정적 정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Erikson,1968).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심리적 안녕감이 중학

생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은식(2002)의 연구 결과도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긍정적으로 촉진

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주현숙(2006)은 스트레스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

신에 대한 인식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소연희

(2007)는 고등학생의 숙달목표가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고,이는 다시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동기변인으로 자기조절동기와

유능감을 제시한다.조현희(2009)는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면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전개하도

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3.선행연구 고찰

가.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최근 심리학에서는 전인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 안녕 상태에 더불어 영적 안녕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영적 안녕을 심리적 안녕감과는 독립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황혜리 외,201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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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을 통해 영적 안녕은 심리적 안녕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동기,2005).특히 영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이나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심리요인들의 형성을 촉진하거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스트레스와 우

울 및 불안의 부정적 심리 요인의 형성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또한 다양한 영적 추구활동을 통해서도 영적 안녕감이 형성되어 심리적 안녕

감 형성에 기인한다고 제시하였다(이미숙 외,2011).

대학생의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황혜리 외(2011)의

연구에서도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감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영적인 안녕

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이

러한 선행연구들은 영성 및 종교성,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Mattis에 의하면 영성과 종교성은 모두 우리 삶에

있어서 초월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반영한다.이는 인간의 삶에 방향과 목

적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강렬한 초월 경험을 제공한

다.또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강인함을 얻을 수 있고 인생과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권석만,2008재인용).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임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에게 영

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청소년에 경우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영

적 안녕감을 통해 완화되기도 하며(강은실,2004;김은정,2006;서경현,정성진,

구지현,2005),역경을 극복하는 강점(박지아,2003;이해리,2007)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영성 등에 관련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보호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박지아(2003)는 위험요소 수준과 적응 수준에 따라 적응 유연

청소년,고위험 청소년,유능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간에 보호요소로서

영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실존적 안녕감이 적응 유연 청소년에게 높게 측정된

결과를 보고하였다.그 밖에 김영아(2004)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관련된 변인

중 영적 안녕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강조하였고,계은경(2007)도 실존적 영적

안녕감이 자살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탐색되었다.청소년의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보호변인 중 심리적 변인군의 가

장 큰 하위변인으로 영적 안녕감을 나타냈다(김보영,2008).그밖에 빈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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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실존적 안녕감을 연구한 전

소은(2009)이 있고 그 외 영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

한 김남희(2009)등이 있다.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호요인으로서 영적 안

녕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영적 안녕

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종교생활을 통해 형성된 신(절대자)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수

직적 차원인 영적 안녕감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평적 차원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본다.

나.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청소년들이 겪는 환경적 위험과 혼란의 시기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과 적

응을 위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 증진의 영성적 역할은 중요하다.극

한 상황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는 외부 환경적 요인과 그로부터 받는 지

지와는 다른 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그 힘이 바로 영성 및 영적 안녕

이며 삶의 위기와 위험의 시기에 그것을 직면하고 이겨나가며 초월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이 힘은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닌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된다(김소연,2011).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강은실

(2003)은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또한 높아지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가정 내의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한 청소년들에게

실존적 영성이 매개효과의 역할을 한다는 유성경,홍세희와 최보윤(2004)의 연구,

또 영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증진되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

는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증진하는데 있어 영성의 및 영적 안녕

감의 역할과 중요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이해리,2007;이형태,2011).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이에 위

험 요인을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닌 성격적 특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절대자)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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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영적 안녕감이며,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은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접근이라는 점에

서도 의미가 클 것이다.

다.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환경적 요구에 따라 긴장 인내 수준과

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르면 자아탄력성

은 개인의 자아에 내재된 적응적인 자원이면서 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게 하

는 행동,정서적,인지적 능력으로 정의된다(김현옥,2010).Veenhoven(1991)은

통제신념 즉,자신의 일이나 외부의 사건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

는 것 자체가 안녕감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한다.통제신념이란 어떤 사건 또는 행

위의 발생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아니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자의 경우는 내적 통제신념을,후자의

경우를 외적 통제신념으로 간주된다.내적 통제감의 소유자는 해야 할 일을 성공

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적응을 일으킬 확률이 더 적다

고 한다(강명희,2013재인용).이는 선행연구들(조미환,임정빈,1991;장윤옥,정

서린,1997;김현옥,2010)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심리적 안녕감의 삶의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하는 삶의 의미와 자아탄력성의 높

은 상관을 보여주는 연구(김택호,2004;유성경,홍세희,최보윤,2004)는 자아탄

력성이 삶의 의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또 삶의 의미추구과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조은향,2009)는

청소년들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

다.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이옥형(2012)의 연구와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인 낙관성과 활력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주어 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밝힌 이정란(2013)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즉,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통제를 잘하고 자신의 상황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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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대해 긍정적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함을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특성은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가정할 수 있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도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

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및 건강에 대

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영적 추구

활동을 통해 형성된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 형성에 기인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희망과 의지를 갖고 극복할 수

있는 요소인 자아탄력성 증진의 영성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따

라서 종교생활은 신(절대자)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

며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수직적 차원인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이

며 이는 수평적 차원인 심리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현재 양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자아탄력

성,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는데 의의를 가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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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자 130 43.3

여자 170 56.7

학년
중학생 193 64.3

고등학생 107 35.6

가족 구성원

신자 여부

부모 203 67.7

아버지 3 1.0

어머니 79 26.3

본인 15 5.0

성당 활동

(복수응답)

복사단 64 21.3

전례단 69 23.0

성가대 72 24.0

레지오 17 5.7

학생회 49 16.3

주일학교만 참여 101 33.7

기도 빈도

하루에 한 번 이상 85 28.3

1주일에 한두 번 135 45

한 달에 한두 번 45 15

하지 않는다 35 11.7

합 계 300명 100(%)

Ⅲ.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한 11개 천주교 성당의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소년

35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00명(유효

응답률 85.7%)의 응답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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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전체 300명 중 남자 130명(43.3%).여자 170명

(56.7%)이며 학년별로는 중학생 193명(64.3%),고등학생 107명(35.6%)이다.가족

구성원 신자 현황은 부모 모두 신자 203명(67.7%),아버지만 신자 3명(1%),어머

니만 신자 79명(26.3),본인만 신자 15명(5%)로 나타났다.주일학교 참여자 총

300명 중,성당활동 참여자는 199(66.3%)명,그 외 101명(33.7%)이다.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기도 빈도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이 85명(28.3%),1주일에 한두 번 135

명(45%),한 달에 한두 번 45명(15%),하지 않는다 35명(11.7%)로 나타났다.

2.측정도구

가.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지

인구학적 특성 조사지는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내용으로 오상환(1998)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청소년의 연령

과 성별 그리고 이들의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가족 구성원 가톨릭 신자 여부와

성당 활동,기도 빈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나.영적 안녕감 척도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는 Paloutzio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것을 박지아(2003)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이는 주관적인 영적 안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

성되어 있는데 신(절대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종교적 영적 안녕감(religious

spiritualwell-being)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

안녕감(existentialspiritualwell-being)을 측정한다.

종교적 안녕감 문항과 실존적 문항은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6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박지아(2003)의 연구에서 영적 안녕감 신뢰

도는 Cronbach's=9.1이었고,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91이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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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구성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종교적 안녕감 10 1*,3,5*,7,9*,11,13*,15,17,19 .88

실존적 안녕감 10
2*,4,6*,8,10,12*,14,16*,18,

20
.87

전체 20 .91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대인관계 8 1,6,11,16,21,26,31*,36 .72

활력성 8 2,7,12,17,22,27,32,37* .76

호기심 8 4,9,14,19,24,29,34,39 .69

낙관성 8 5,10,15,20,25*,30*,35*,40* .71

전체 32 .89

위 영역별 문항구성과 내적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2>영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역문항 채점

다.자아탄력성 척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은희(1996)가 개발하고 송혜리

(2010)가 수정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이 척도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있고,총 40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송혜리(2010)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86로 보고되었다.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인 감정통제의

신뢰도가 Cronbach's =.45로 다소 낮아 해당 문항(3*,8,13,18,23*,28*,33,38)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분석하였다.그 결과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89

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내적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Ⅲ-3>제시되어 있다.

<표 Ⅲ-3>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역문항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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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개인적 성장 6 1*,16*,24,27*,29*,33* .69

자아수용 6 2,6,13,18,28,30 .78

긍정적 대인관계 5 3*,7*,14*,20*,34* .79

자율성 6 4,10,15*,22,26*,31 .55

삶의 목적 6 5*,8*,12*,17*,21,25 .72

환경에 대한

통제력
5 9,11*,19,23,32 .67

전체 34 .89

라.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well-beingscale:PWBS)를 김명소 등(2001)이 한국판으로 번안

하였다.Ryff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총 46문항으로 자아수용성(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문항),자율성(8문항),환경에 대한 통제력(8문항),삶의 목적(7

문항),개인적 성장(8문항)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이를 김기형

(2006)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걸쳐 총 34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

하였다.이 척도는 6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있고,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Ryff(1989)의 연구

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86~93으로 보고되었으며

김기형(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 .89로 보고되었다.본 연구에서는

Cronbach's=.89이며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과 내적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Ⅲ-4>제시되어 있다.

<표 Ⅲ-4>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역문항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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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18.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첫째,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빈도,백분율로 산출하여 살펴보았

다.

둘째,연구 대상자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연령별,성당 내 활동 유무,부모님

신자 여부,기도빈도수에 따른 영적 안녕감 정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일

원변량분석(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영적 안녕감,심리적 안녕감,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가지 단계의 접근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test(1982)

를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과 3단계 회귀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2단계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단계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때,두 번째 경우의 방정식

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량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량이 줄어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베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강하게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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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1.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학년,성당활동 유무의 경우는 독

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가족 내 가톨릭 신자 여부,기도 빈도에 따른

차이는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가.성별에 따른 변인 분석

성별에 따른 변인 간 하위요인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Ⅳ-1>와 같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요인에서 종교적 안녕감과,심리적 안녕감은 차이가 없었

다(p<.05).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음

을 보여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은 여학생이 높다고 볼 수 있

다(t=-2.23,p<.05).반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는 능력인 호기심 영역은 남학생이 높게 나왔다.(t=2.3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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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130) 여자( =170)

t p
(S) (S)

영적

안녕감

종교적 안녕감 4.00(.79) 4.14(.71) -1.71 .089

실존적 안녕감 4.41(.87) 4.38(.76) .36 .72

전체 4.21(.76) 4.26(.65) -.70 .48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3.57(.51) 3.70(.54) -2.23* .03

활력성 3.54(.62) 3.57(.60) -.40 .69

호기심 3.45(.55) 3.30(.60) 2.31
*
.02

낙관성 3.33(.62) 3.33(.56) .02 .89

전체 3.36(.43) 3.35(.44) .25 .98

심리적

안녕감

개인적 성장 3.39.(64) 3.41(.57) -.28 .78

자아수용 3.30(.61) 3.27(.69) .37 .71

긍정적 대인관계 3.58(.74) 3.56(.73) .14 .89

자율성 3.15(.48) 3.13(.49) .25 .80

삶의 목적 3.37(.62) 3.42(.65) -.79 .43

환경에 대한 통제력 3.09(.56) 3.08(.57) .09 .93

전체 3.31(.45) 3.31(.47) -.07 .95

<표 Ⅳ-1>성별에 따른 변인 분석 ( =300)

*p<.05

나.연령에 따른 변인 분석

연령에 따른 변인 간 하위요인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른 요인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p<.05).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에서는 호기심(t=-2.25,p<.05),대인관계(t=-2.01,p<.05)

순으로 고등학생 집단이 높은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이 높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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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생

( =130)

고등학생

( =130)
t p

(S) (S)

영적

안녕감

종교적 안녕감 4.04(.76) 4.16(.73) -1.36 .17

실존적 안녕감 4.41(.84) 4.36(.74) .47 .64

전체 4.22(.72) 4.26(.72) -.45 .65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3.60(.53) 3.72(.53) -2.01
*

.05

활력성 3.51(.63) 3.64(.56) -1.92 .06

호기심 3.30(.58) 3.47(.58) -2.25
*

.03

낙관성 3.30(.60) 3.38(.56) -1.16 .25

전체 3.31(.43) 3.42(.43) -1.96* .05

심리적

안녕감

개인적 성장 3.34(.60) 3.52(.59) -2.53
*

.01

자아수용 3.29(.66) 3.27(.65) .21 .84

긍정적 대인관계 3.47(.76) 3.74(.65) -3.23
***

.00

자율성 3.13(.47) 3.17(.52) -.63 .53

삶의 목적 3.33(.66) 3.51(.58) -2.41
*

.02

환경에 대한 통제력 3.08(.58) 3.11(.53) -.49 .63

전체 3.27(.48) 3.39(.43) -2.02
*

.04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 중 긍정적 대인관계(t=-3.23,p<.001),개인적 성장

(t=-2.53,p<.05),삶의 목적(t=-2.41p<.05)순으로 고등학생의 평균점수가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높

아지고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삶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Ⅳ-2>연령에 따른 변인 분석 ( =300)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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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함

( =119)

안함

( =101) t p
(S) (S)

영적

안녕감

종교적 안녕감 4.08(.72) 4.09(.81) -.17 .87

실존적 안녕감 4.39(.78) 4.41(.87) -.26 .78

전체 4.23(.67) 4.25(.76) -.24 .81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3.65(.53) 3.64(.52) .16 .87

활력성 3.58(.60) 3.50(.62) 1.01 .31

호기심 3.34(.58) 3.40(.59) -.76 .45

낙관성 3.35(.58) 3.30(.59) .61 .54

전체 3.48(.47) 3.46(.49) .32 .75

심리적

안녕감

개인적성장 3.41(.57) 3.38(.66) .53 .60

자아수용 3.29(.64) 3.26(.68) .30 .76

긍정적 대인관계 3.57(.73) 3.57(.75) -.06 .95

자율성 3.17(.48) 3.09(.49) 1.24 .22

삶의목적 3.40(.62) 3.40(.67) .01 .99

환경에 대한 통제력 3.08(.54) 3.12(.61) -.57 .57

전체 3.32(.45) 3.30(.48) .31 .76

다.성당 활동 유무에 따른 변인 분석

성당 활동 유무에 따른 변인의 차이는 <표 Ⅳ-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

의 하지 않았다(p<.05).이는 전체 조사대상이 주일학교 참여자로 기본적

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3>성당 활동 유무에 따른 변인 분석 ( =3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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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족 구성원 신자 여부에 따른 변인 분석

가족 구성원 신자여부에 따른 변인의 차이는 <표 Ⅳ-4>와 같다.영적 안

녕감과 가족 구성원의 신자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p<.05).

자아탄력성과 가족 구성원 신자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

족이 함께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F=4.116,p<.05).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영역에서 부모 모두

신자(=3.69),어머니만 신자(=3.59),혼자만 신자(=3.39),아버지만 신자(

=3.04)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부모가 신자인 경우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긍정적 관심을 얻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활력성 영역에서는 부

모 모두 신자(=3.63),어머니만 신자(=3.44),혼자만 신자(=3.34),아버지만

신자(=2.96)순으로 차이를 보여 부모와 같은 종교 활동을 하는 자녀들이 삶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이 높음을 알 수 있다.호기심

영역에서는 부모 모두 신자(=3.40),어머니만 신자(=3.34),혼자만 신자(

=3.05),아버지만 신자(=2.67)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부모가

신자인 경우의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는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F=3.309,p<.05).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자

녀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과 가족 구성원 신자 여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 부모가 신자인 경우의 자녀들이 좋은 삶에 대한 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F=3.687,p<.05).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성장 항목은 자신이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서 이는 부모 모두 신자(=3.44),

어머니만 신자(=3.38),혼자만 신자(=3.20),아버지만 신자(=2.28)순으로 차

이를 보여 부모가 신자인 자녀들이 좀 더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F=4.601,p<.01).긍정적 대인관계에서는 부모 모두 신자(

=3.61),어머니만 신자(=3.55),혼자만 신자(=3.28),아버지만 신자(=2.60)순

으로 타인과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F=2.810,p<.01).이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종교를 갖고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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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모두

( =203)

부만

( =3)

모만

( =79)

본인만

( =15) F
(S) (S) (S) (S)

영적

안녕감

종교적 안녕감 4.10(.76) 3.38(.85) 4.07(.73) 3.82(.68) .816

실존적 안녕감 4.41(.84) 3.37(.65) 4.41(.75) 4.20(.53) .988

전체 4.26(.73) 3.60(.36) 4.24(.65) 4.01(.53) 1.457

자아

탄력성

대인관계 3.69(.50) 3.04(.31) 3.59(.55) 3.39(.69) 3.349
*

활력성 3.63(.61) 2.96(.62) 3.44(.59) 3.34(.54) 3.657
*

호기심 3.40(.58) 2.67(.38) 3.34(.58) 3.05(.50) 3.309
*

낙관성 3.35(.58) 2.63(.33) 3.33(.58) 3.16(.64) 2.032

전체 3.52(.46) 2.82(.40) 3.43(.48) 3.24(.52) 4.116
**

심리적

안녕감

개인적 성장 3.44(.60) 2.28(.67) 3.38(.58) 3.20(.58) 4.601
**

자아수용 3.30(.64) 2.61(1.11) 3.30(.67) 3.06(.54) 1.726

긍정적

대인관계
3.61(.73) 2.60(.20) 3.55(.73) 3.28(.67) 2.810

*

자율성 3.17(.47) 2.83(.17) 3.12(.50) 2.98(.62) 1.241

삶의목적 3.40(.64) 2.44(.96) 3.42(.61) 3.40(.59) 2.328

환경에 대한

통제력
3.14(.59) 2.67(1.10) 3.01(.49) 2.92(.53) 2.051

전체 3.34(.46) 2.57(.65) 3.30(.45) 3.14(.41) 3.687
*

는 것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주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표 Ⅳ-4>가족 구성원 신자 여부에 따른 변인 분석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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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기도빈도에 따른 변인 분석

기도 빈도에 따른 변인 간 차이는 <표 Ⅳ-5>와 같다.기도 빈도는 영적 안녕

감 전체와 하위요소인 종교적 안녕감(F=13.732, p<.001)과 실존적 안녕감

(F=4.872,p<.01)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10.250,p<.001).이는 기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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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기도 빈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활력성 항목에서 하루 1회 이상(=3.75),1주일에 1~2회(=3.53),한 달에 1~2회

(=3.50),하지 않는다(=3.28)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5.659,p<.01).이는 기도 횟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활

동적인 접근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호기심 항목에서는 하루 1회 이상(=3.53),1주일에 1~2회(=3.30),한 달에

1~2회(=3.29),하지 않는다(=3.29)순으로 차이를 보여 기도 횟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F=3.453,p<.05).낙관

성 항목에서도 하루 1회 이상(=3.46),1주일에 1~2회(=3.31),한 달에 1~2회

(=3.30),하지 않는다(=3.12)순으로 나타나 기도는 청소년의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도 빈도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안녕감과도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F=3.574,p<.01).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성장 항목에서 하루

1회 이상(=3.53),1주일에 1~2회(=3.40),한 달에 1~2회(=3.26),하지 않는다

(=3.28)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기도 횟수가 많을수록 자신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과 잠재력이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

게 받는다(F=2.672,p<.05).삶의 목적에서는 하루 1회 이상(=3.56),1주일에

1~2회(=3.41),하지 않는다(=3.22),한 달에 1~2회(=3.19)순으로 나타났다

(F=4.652,p<.01).이는 기도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게 하고 자

신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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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루1회이상

( =85)

1주일에1~2회

( =135)

한 달에 1~2회

( =45)

하지않는다

( =35) F
(S) (S) (S) (S)

영적 안녕감

종교적 안녕감 4.40(.77) 4.09(.70) 3.88(.53) 3.55(.75) 13.732
***

실존적 안녕감 4.63(.89) 4.33(.76) 4.38(.69) 4.06(.82) 4.872
**

전체 4.52(.76) 4.21(.65) 4.13(.53) 3.80(.68) 10.250
***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3.72(.55) 3.66(.52) 3.57(.59) 3.50(.42) 1.770

활력성 3.75(.63) 3.53(.59) 3.50(.58) 3.28(.54) 5.659
**

호기심 3.53(.57) 3.30(.59) 3.29(.56) 3.29(.55) 3.453
*

낙관성 3.46(.64) 3.31(.54) 3.30(.58) 3.12(.58) 3.111
*

전체 3.62(.48) 3.45(.47) 3.42(.48) 3.30(.42) 4.564
**

심리적 안녕감

개인적 성장 3.53(.68) 3.40(.56) 3.26(.60) 3.28(.49) 2.672
*

자아수용 3.37(.71) 3.26(.65) 3.24(.58) 3.13(.58) 1.493

긍정적 대인관계 3.67(.80) 3.56(.69) 3.55(.71) 3.37(.73) 1.358

자율성 3.25(.55) 3.10(.46) 3.10(.47) 3.13(.43) 1.743

삶의목적 3.56(.65) 3.41(.62) 3.19(.56) 3.22(.66) 4.652
*

환경에 대한 통제력 3.22(.61) 3.07(.56) 2.94(.44) 3.05(.56) 2.642

전체 3.44(.52) 3.30(.44) 3.21(.41) 3.20(.39) 3.574
**

<표 Ⅳ-5>기도 빈도에 따른 변인 분석 ( =300)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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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자아탄력성,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자아탄력성,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자아탄력성의 모든 요인들이 서로 높

아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6,p<.01)가 나타나는

것은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서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영적 안녕

감의 하위요인인 실존적 안녕감(r=.61,p<.01),종교적 안녕감(r=.39,p<.01)순으

로 자아탄력성과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어 영적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아

탄력성도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67,p<.01)가 나타나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특히 영적 안

녕감 하위요인인 실존적 안녕감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볼 수

있는데(r=.74,p<.01)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은 어떤 존재인지를 실존주의

적 입장에서 바라 볼 때 자신의 삶과 존재 의미를 인지하고 그 삶에 있어 만족

감을 부여할 수 있고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유의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r=.73,p<.01)

를 보이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자아탄력성 하위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

녕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

가 원만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갖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성격과 밀접

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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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종교적 안녕감 1 1

실존적 안녕감 2 .61
**

1

영적 안녕감 전체 3 .89** .97** 1

개인적 성장 4 .35
**
.55
**
.51
**

1

자아수용 5 .42
**
.67
**
.61
**
.51
**

1

긍정적 대인관계 6 .33** .50** .46** .52** .44** 1

자율성 7 .19
**
.36
**
.31
**
.45
**
.45
**
.32
**

1

삶의 목적 8 .38
**
.64
**
.58
**
.64
**
.53
**
.52
**
.41
**

1

환경에 대한 통제력 9 .34** .58** .51** .64** .59** .36** .46** .59** 1

심리적 안녕감 전체 10 .45
**
.74
**
.67
**
.80
**
.79
**
.71
**
.66
**
.83
**
.75
**

1

대인관계 11 .34
**
.46
**
.45
**
.47
**
.47
**
.48
**
.28
**
.44
**
.41
**
.57
**

1

활력성 12 .37** .57** .53** .47** .59** .47** .40** .49** .53** .65** .72** 1

호기심 13 .20
**
.36
**
.31
**
.37
**
.42
**
.22
**
.33
**
.35
**
.42
**
.46
**
.53
**
.63
**

1

낙관성 14 .39
**
.63
**
.57
**
.62
**
.61
**
.47
**
.45
**
.63
**
.52
**
.73
**
.57
**
.58
**
.48
**

1

자아탄력성 전체 15 .39** .61** .56** .58** .63** .49** .44** .58** .57** .73** .84** .89** .80** .80** 1

<표 Ⅳ-6>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심리적 안녕감,자아탄력성 간의 상관분석

( =3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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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Durbin-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88~2.10으로 2에

가까울수록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함으로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가정

하였다.또한 공차한계가 모두 1.00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값이 모두

1.00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

며 <표 Ⅳ-7>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적 안녕감의 하위요소인 실존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54%로 나타났고(F=353.07,p<.001).그 외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소들도 실존적

안녕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

체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 할 수 있으며 발전

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영적 안녕감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인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심리적인 안녕을 높이는데 영적 추구활

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36 -

<표 Ⅳ-7>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300)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
2

t F

개인적성장 실존적 안녕감 .55 .30 11.45
***

130.99
***

자아수용 실존적 안녕감 .68 .44 15.43
***

238.22
***

긍정적

대인관계
실존적 안녕감 .50 .25 9.96

***
99.18

***

자율성 실존적 안녕감 .36 .13 6.74
***

45.37
***

삶의 목적 실존적 안녕감 .64 .42 14.54
***

211.27
***

환경의 통제 실존적 안녕감 .58 .33 12.23
***

149.46
***

전체 실존적 안녕감 .74 .54 18.79
***

35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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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Durbin-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80~2.12으로 2에 가

까울수록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함으로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가정하

였다.또한 공차한계가 .45~.67로 모두 .1이상이고,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51~2.68모두 10이하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

였으며 <표 Ⅳ-8>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소별로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를 살펴

보면 개인적 성장에는 낙관성(β=.53)과 대인관계(β=.17)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F=101.13,p<.001),자아수용에는 낙관성(β=.40)과 활력성(β=.36)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F=125.67,p<.001).

또 긍정적 대인관계에서는 낙관성(β=.28),활력성(β=.28),대인관계(β=.23),호

기심(β=-.22)이 영향을 미쳤고(F=35.94,p<.001),자율성은 활력성(β=.20)과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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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β=.33)이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F=44.15,p<.001).

삶의 목적에서는 낙관성(β=.53)과 활력성(β=.18)이 영향을 미쳤고(F=108.16,

p<.001),환경의 통제 요인에는 활력성(β=.35)과 낙관성(β=.32)이 영향을 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F=80.34,p<.001).마지막으로 전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성(β=.54)과 활력성(β=.34)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F=237.51,p<.001).

심리적 안녕감의 전체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주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은

낙관성과 활력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삶의 의미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접근으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8>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300)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
2

t F

개인적 성장
낙관성 .53

.40
9.63

***

101.13
***

대인관계 .17 3.06
***

자아수용
낙관성 .40

.46
7.61

***

125.67
***

활력성 .36 6.88
***

긍정적 대인관계

낙관성 .28

.32

4.58***

35.94
***

활력성 .28 3.56
***

대인관계 .23 3.21
***

호기심 -.22 -3.41
***

자율성
활력성 .20

.22
3.23

***

44.15
***

낙관성 .33 5.30
***

삶의 목적
낙관성 .53

.42
9.75***

108.16
***

활력성 .18 3.28
***

환경의 통제
활력성 .35

.35
6.05

***

80.34
***

낙관성 .32 5.54
***

전체
낙관성 .54

.61
12.13

***

237.51
***

활력성 .34 7.66
***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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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

과

Durbin-Watson검증 결과 D-W계수가 1.901~1.956으로 2에 가까울수록 잔차

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함으로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가정하였다.또한 공차

한계가 모두 .1이상이고,분산팽창요인(VIF)값이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가

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는 <표 Ⅳ-9>과 같다.1단계로 독립변인인 영적 안녕감이 매개변인인 자아탄력

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β=.56,p<.001)영적 안녕감이 자아탄력성에 영

향을 미쳤다.2단계 독립변인인 영적 안녕감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도 유의하여(β=.67,p<.001)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

다.

마지막 단계로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은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

하게 나타나 영향을 주었으며(β=.52,p<.001),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력은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줄어들었다(β=.56,p<.001 → β=.37,

p<.001).이는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자아탄력성이 부분적으로 매

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Test결과 Z=9.01,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이 분석을 종합

해 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탄력성을 부분매개로 하여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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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30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R
2

F

1단계

영적 안녕감 자아탄력성 .39 .03 .56 .32 137.48

2단계

영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44 .03 .67 .44 236.80

3단계

영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25 .03 .37

.63 249.26

자아탄력성 .50 .04 .5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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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및 제언

1.논의

본 연구는 가톨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감,자아탄력

성,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또한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심

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자아탄력성

이 매개효과로서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도에 소재한 11

개 천주교 성당의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SPSS18.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청소년들의 영적 활동 중 기도빈도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

성,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차이를 나타냈다.이는 기도가 개인적 행복감이나

신과의 친근감에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 Poloma& Gallup(1991)의 연구 결과

를 지지하며 기도 빈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

기 힘든 문제 상황으로 발생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신(절대자)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위안과 희망을 얻어 탄력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능력

이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기도를 자주하는 것은 더 큰 활력과 정신건강,더 높

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우울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Ai,Dunkle,

Peterson,& Bolling,1998;Ai,Bolling,& Peterson,2000;William,2007재인용)

는 기도빈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함으로써 청소년의 영적․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탄력성 증진에 기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둘째,부모가 모두 신자인 경우 본인 혹은 부모 중 한쪽이 신자인 경우 보다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부모가 모두 같은 종교적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자녀에게 종교적 소속감과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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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대한 헌신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신앙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정서를

높인다는 김성수(2007)의 연구와 신앙생활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가 있음을 밝힌 김두만(2010)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중요성

을 나타냈으며 이를 위한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이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록 종교성숙도가 높고 종교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보고한 유현우(2008)의 연구를 지지한다.

셋째,신(절대자)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실존감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인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되고 나아가 어려운 상황

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이는 상호 유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청소

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

영적인 안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보인다고 제시한

황혜리(2011)의 연구와 자아탄력성을 증진하는데 영적 안녕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강은실,2003;이해리,2007;이형태,2011),또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옥형,2012;이정란,위종희,2013)의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청소년들이 해결해야하는 문제 상황에서 활동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

는 능력과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영적 안녕감의 하위요

인인 실존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활력성,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적 측면을

이해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나타낸다.이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심리학

적 개입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인 낙관성과 활력성을 증진시키려는 노

력이 필요함을 입증하였고 또한 낙관성과 활력성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밝힌 이정란(2013)의 연구와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

록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함을 제시한 김지영(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바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

분매개효과를 보였다.이는 비슷한 영적 안녕감을 가진 학생들일지라도 자아탄력

성이 높은 학생이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자아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을 접목한 새로운 종교교육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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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받

음과 동시에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나

타냈다.또한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기도 빈도는 단순히 종교

활동의 의례를 넘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심

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기

도방법과 기도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종교생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2.제한점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 대상은 제주도 가톨릭 청소년이라는 특정 종교에 소속된 집단으

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식 측정이므로 실제 자신의 경험을 솔

직하게 응답했는지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기보고식 측정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총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영적 안녕

감 발달을 도모한 종교생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또한 가정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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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study isto examinepsychologicalwell-being affected by spiritual

well-beingandego-resilienceofadolescentsandtocomprehendthemediating

effectofego-resilienceinrelationtospiritualwell-beingandego-resilience.

Thepurposeofthisstudyliesinprovidingthebasicinformationaboutthe

developmentoftheirreligiouslifeprogram onthebasisoftheimportanceof

spiritualwell-beingandego-resiliencethroughthestudy.

Thesetresearchquestionstoachievethisgoalareasfollows:

First,Whatisthedegreeofspiritualwell-beingpsychologicalwell-being

andego-resilienceaccordingtothegeneralcharacteristicsofadolescents?

Second,Isthereacorrelationbetweenspiritualwell-being,psychological

well-beingandego-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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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Whatistheeffectofspiritualwell-being and ego-resilienceof

adolescentstopsychologicalwell-being?

Fourth,Doesego-resiliencehaveamediatingeffectinrelationtospiritual

well-beingandpsychologicalwell-being?

Inordertoachievetheobjectivesofthesestudies,300middleandhigh

schoolstudentsin11CatholicchurcheslocatedonJejuIslandweresurveyed

withaquestionnairedesignedtoself-report.Toanalyzetheresultsofthe

survey, Baron and Kenny's Mediating Effect,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SampleT-test,One-wayAnalysisofVariance(ANOVA),Single

CorrelationAnalysis,andMultipleRegressionAnalysis wereverifiedwith

SPSS18.0program.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regarding the generalcharacteristics ofadolescents,there was a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spiritualwell-being,ego-resilience

andpsychologicalwell-beingdependingonthefrequencyofprayer.Incases

wherebothparentsareCatholics,ego-resilienceandpsychologicalwell-being

showed significantdifferences.In addition,ego-resilienceandpsychological

well-being becamehigheraccording toolderage.Ego-resilienceoffemale

studentswashigherthanthatofmalestudents.

Second,theyouths'spiritualwell-being,ego-resilience,andpsychological

well-beingshowedpositiverelationship.

Third,thefactorsthataffectthepsychologicalwell-being ofadolescents

turnedouttobeexistentialwell-beingwhichisthesub-factorofspiritual

well-being, and optimism and vitality which are the sub-factors of

ego-resiliencerespectively.

Fourth,ego-resilience turned outto have a partialmediation effectin

relationtospiritualwell-beingandpsychologicalwell-being.

Inconclusion,thepsychologicalwell-beingofadolescentsisinfluencedby

spiritualwell-being and ego-resilience.Atthe same time,ego-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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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asamediatingeffectbetweenspiritualwell-beingandpsychological

well-being.Inaddition,thefrequencyofprayerwhichshowed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haveaninfluenceonadolescents'abilitytocopewith

stressflexiblyandpsychologicalwell-beingbeyondthereligiousritual.Thus,

religiouslifeprogramsemphasizingthepositivesideofthestudyresultare

expectedtobe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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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청소년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과 일

상생활에서 평소 느꼈던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내용은 숫자상으로만 표기되어 통계처리 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

히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

다.

2013년 4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김 양 순

연 구 자:신 수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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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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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별 ① 남성 □ ② 여성 □

2.학년 ① 중1 □, ② 중2 □, ③ 중3 □.

④ 고1 □, ⑤ 고2 □, ⑥ 고3 □.

3.세례성사를 받으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4.세례성사를 받으셨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유아 세례 □, ② 2~6세 □, ③ 유치원 □

④ 초1 □, ⑤ 초2 □, ⑥ 초3 □, ⑦ 초4 □, ⑧ 초5 □, ⑨ 초6 □,

  중1 □,   중2 □,   중3 □,   고1 □,   고2 □,   고3 □.

5.견진성사를 받으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6.견진성사를 받으셨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중1 □, ② 중2 □, ③ 중3 □, ④ 고1 □, ⑤ 고2 □, ⑥ 고3 □.

7.부모님이 모두 가톨릭 신자입니까?

① 그렇다 □, ② 아버지만 신자이다 □, ③ 어머니만 신자이다 □,

④ 혼자만 신자이다 □.

8.현재 성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해당란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복사단 □, ② 전례단 □, ③ 성가대(성가 반주 포함) □,

④ 레지오 □, ⑤ 학생회 간부 □, ⑥ 기타 □.

9.기도를 어느 정도 하시는 편입니까?

① 하루에 한 번 이상 □, ② 1주일에 한,두 번 □,

③ 한 달에 한,두 번 □, ④ 하지 않는다 □.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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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다지 큰 만족을 얻지 못한다. 1 2 3 4 5 6

2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1 2 3 4 5 6

3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 1 2 3 4 5 6

4 나는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5
나는 신이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느낀

다.
1 2 3 4 5 6

6 나는 나의 장래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나와 신은 서로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6

8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그것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느

낀다.
1 2 3 4 5 6

9 나는 신으로부터 힘과 칭찬을 많이 얻지 못한다. 1 2 3 4 5 6

10 나는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1 2 3 4 5 6

11
나는 신이 나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6

12 나는 살아가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1 2 3 4 5 6

13 나는 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1 2 3 4 5 6

14 나는 나의 장래를 좋게 본다. 1 2 3 4 5 6

15 내 곁에는 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1 2 3 4 5 6

16 나는 고민이 많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7 나는 신과 가깝게 지낼 때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 1 2 3 4 5 6

18 산다는 것은 내게 많은 의미를 준다. 1 2 3 4 5 6

19 나는 신과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 1 2 3 4 5 6

20 나는 살아가는 것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6

<부록 2>영적 안녕감 척도

※ 다음은 영적 안녕감에 관한 문항입니다.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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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나의 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있다. 1 2 3 4 5

2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1 2 3 4 5

3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다.
1 2 3 4 5

4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도,내 의견을 분명히 말한

다.
1 2 3 4 5

5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6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7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8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지만,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낭비였던 것 같다.
1 2 3 4 5

9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

다.
1 2 3 4 5

10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

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11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12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

럼 느껴진다.
1 2 3 4 5

13 나는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1 2 3 4 5

14
정말 필요할 때 내말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많지 않

다.
1 2 3 4 5

15 나는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편이다. 1 2 3 4 5

16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나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1 2 3 4 5

17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

겠다.
1 2 3 4 5

<부록 3>심리적 안녕감 척도

※ 다음 문항들은 본인의 삶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생각에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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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9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
1 2 3 4 5

20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21
나는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

력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22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

가 있다고 해도,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23
나는 시간 활용을 잘해서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맞

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24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내가 세운 계획은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

다.
1 2 3 4 5

26
서로 의견이 분분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

을 내세우지 못한다.
1 2 3 4 5

27
지금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28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5

29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이미

버렸다.
1 2 3 4 5

30
나 자신을 친구나 친척들과 비교할 때면 나 자신에 대

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31
나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남들의

기준에 의해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1 2 3 4 5

32
내의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만들어 올 수 있었

다.
1 2 3 4 5

33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

하지 못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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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의 말을 존중해 준다. 1 2 3 4 5

2 나는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끝내 놓고 쉰다. 1 2 3 4 5

3 나는 화가 나면 욕을 한다. 1 2 3 4 5

4
나는 새로운 반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건

다.
1 2 3 4 5

5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준다. 1 2 3 4 5

7 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건다. 1 2 3 4 5

8 나는 화가 난 경우에 혼자 산책을 한다. 1 2 3 4 5

9
나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

지 알고 싶다.
1 2 3 4 5

10 나는 친구의 나쁜 점보다도 좋은 점을 발견한다. 1 2 3 4 5

11 나는 친구가 고민하면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한다. 1 2 3 4 5

12 나는 우울할 때보다 즐거울 때가 많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와 싸운 경우 그 친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

해 본다.
1 2 3 4 5

14 나는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도 혼자서 잘 다닌다. 1 2 3 4 5

15
나는 시험을 못 보았어도 다음번에 더 잘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1 2 3 4 5

17 나는 잘 웃는다. 1 2 3 4 5

1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1 2 3 4 5

19 나는 궁금한 것(알고 싶은 것)이 많다. 1 2 3 4 5

20 나는 일이 잘못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부록 4>자아탄력성 척도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입니다.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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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

22 나는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한다. 1 2 3 4 5

23 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신경질을 낸다. 1 2 3 4 5

24 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5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나는 내가 잘못한 경우 먼저 사과한다. 1 2 3 4 5

27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활기 있다고 말한다. 1 2 3 4 5

28 나는 화가 나면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무엇(공부,놀이)을 할 때 친구들과 다른 방법으

로 한다.
1 2 3 4 5

30 나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못 잔다. 1 2 3 4 5

31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아이하고만 사귄다. 1 2 3 4 5

32 나는 새롭고 신기한 일에 흥미를 가진다. 1 2 3 4 5

33 나는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34 나는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다. 1 2 3 4 5

35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 1 2 3 4 5

36 나는 내 또래의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37 나는 우울할 때가 많다. 1 2 3 4 5

38
나는 기분이 나쁜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를 바로 찾는

다.
1 2 3 4 5

39 나는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알려고 한다. 1 2 3 4 5

40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다. 1 2 3 4 5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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