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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 계와 속해 있는 사회 연결망은 개인의 가치 태도와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친다. 역동 이고 지속 인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은 자신과 비슷한 성

향 태도를 보이는 타인과 계를 맺고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사

회 연결망과 개인의 행동 간의 계를 살펴보았으나, 부분 친구 계에 을 맞추었다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친구와 도움의 계를 바탕으로 두 사회 연결망

의 구조, 개인 간 상호 작용, 사회 향의 특성을 살펴보고 차이를 검증하 다. 종단 사

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친구 연결망은 도움 연결망에 비해 도와 군집을 형성

하려는 응집성이 높은데 반해 도움 연결망은 상 으로 느슨하고 개방되어 있으나 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슷한 성향의 사회 타자와 계를 맺으려는 특성은 친구

계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사회 인 향은 두 연결망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사회 계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사회 연결망

의 구조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어 : 사회 연결망, 사회 상호작용, 사회 향, 유 계, 청소년

* 이 논문은 2021년도 북 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 자: 북 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주시 덕진구 백제 로 567, 사회 610

E-mail: shinhy@jbnu.ac.kr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40 -

아이디어와 제품, 메시지와 행동은 바이

러스가 퍼지는 것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되고 확산된다.

- Malcolm Gladwell (2000, p.7)

개인이 타인과 형성하는 사회 계는 개

인의 가치 태도와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친

다(Christakis & Fowler, 2013). 개인은 타인과

새로운 유 를 형성하고 친 한 계로 발

시키고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를 끝맺

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과의 사회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s)은 역동 이고 지속 인 특성

을 보이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계를 형성

하는 개인의 성향, 상호작용의 유형과 기능,

연결망의 구조 인 특성 등에 의해 향을 받

는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 연결망과 행동

역학에 한 심은 꾸 히 증가하여 많은 연

구들은 개인이 속한 사회 연결망이 개인의

행동 변화에 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 기제에

한 근거를 제시해왔다(Tenney et al., 2009;

Veenstra & Steglich, 2012).

많은 연구들이 일 으로 제시하는 사회

상호작용의 요한 기제 하나는 개인이 그

가 맺는 사회 계의 타자와 행동 가치

태도에 있어 높은 유사성(homophily; similarity)

을 보인다는 이다(Hinde, 1997; McPherson et

al., 2001). 많은 이론과 경험 인 연구들은 유

사성이 사회 계를 형성하는 기본 원리이

며 개인 간 매력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라

고 강조한다(Byrne, 1971; Kandel, 1978). 컨 ,

불확실성 감소 이론(uncertainty reduction theory)

은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을 덜 경험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보다 측 가능하게 되어

계 형성이 진된다고 설명한다(Berger &

Calabrese, 1975). 한, 유사성은 개인이 은

노력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이해와 소속감을

공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를 안정 으로

형성하고 지속하게 한다(similarity attraction

theory; Byrne & Nelson, 1965). 이처럼 개인 간

에 유사한 성향과 특질을 많이 공유할수록 사

회 계의 형성은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homophily selection), 개인은 사회 타자와 지

속 인 계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동화

(assimilation)와 사회 향(social influence)을 통

해 행동 태도에 있어 더욱 높은 수 의 유

사성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화와

사회 향의 과정은 강화와 설득 등의 사회

인 압력(Dishion, Andrews, & Crosby, 1995),

는 찰과 리학습(Bandura, 1977)을 통해 이

루어진다고 설명된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계 형성과 사회

향의 기제로 인해 사회 계를 유지하는

개인 간에 높은 수 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근

거는 학업 련 행동(Flashman, 2012; Shin &

Ryan, 2014), 공격성과 친사회 행동(Dijkstra et

al., 2011; Shin, 2017), 비행(Knecht et al., 2010),

건강 련 행동(Mercken et al., 2009), 성격(van

Zalk & Denissen, 2015) 등 다양한 태도 행

동 양식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부분의 연구

가 친구 계를 바탕으로 찰 가능한 행동에

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개

인은 타인과 다양한 사회 유 를 맺고 상호

작용을 하며, 각 계는 개인의 행동 양식뿐

아니라 심리 인 과정에도 요한 향을 미

칠 수 있다. 컨 , 개인은 소수의 친구와 매

우 친 한 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래

동료들과 그룹을 형성하며 어울리기도 하고

도 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특정 타인에게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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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가

치와 신념 는 편견 한 되고 확산되기

도 한다. 개인의 사회 상호작용의 특성은

계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 계는 개인의 행동 양식과 가

치 태도에 구별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개인이 계를 형성하고 행동 가치 태

도가 사회 향을 통해 되는 과정을 친

구 계뿐 아니라 확 된 사회 계를 바탕

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청소년을 상으로 친

구(즉,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많은 시간

을 함께 보내는 래)와 도움(즉, 자신이 학업

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래)의 사회 연결망을 함께 고려하여 연결망

의 구조, 개인 간 상호작용, 사회 향의 특

성을 살펴보고 두 연결망 간의 차이를 검증하

고자 하 다. 한, 찰 가능한 행동 양식이

아닌 학업 내재 가치(intrinsic value)라는 심리

인 특성이 유사성에 의한 계 형성과 동화를

통한 사회화를 통해 개인 간 상호작용의 과정

에서 되고 확산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다양한 사회 유 계

다양한 유형의 사회 유 계는 연결망의

구조 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사회 타자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 즉, 행동이나 가치 태도가 되

는 정도와 그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사회 연결망의 구성원들이 긴 하게

연결되어 도(density)가 높고 응집성이 높은

군집(cohesive cluster)을 형성할수록 행동 양식의

사회화 가 보다 효과 으로 이루어진

다고 보고한다(Centola, 2010). 반면, 사회 연

결망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의 수가 많고 군집

들을 연결하는 고리(bridge)나 허 (hub)의 역할

을 하는 개인이 많을수록 정보의 확산이 빠

르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Wang, Lizardo, &

Hachen, 2020). Granovetter(1973)는 사회 인 유

계를 강한 유 (strong ties)와 약한 유

(weak ties)로 구분하고 유 계의 특성에 따

라 행동 양식과 정보가 되는 정도가 달라

진다고 설명하 다. 강한 유 계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처럼 도가 높은 연결망 내에서

강력하게 형성되는 계를 의미하고, 약한 유

계는 지인과 동료처럼 개인의 사회 연

결망 내에 주변 으로 포함된 개인과의 계

를 의미한다. 경험 인 연구들은 강한 유 와

약한 유 모두 사회 향에 요한 채 의

역할을 하지만, 강한 유 계는 쉽게 변화하

기 힘든 행동 양식의 사회화에 효과 인 반면

약한 유 계는 정보나 가치 태도의 에

효율 이라고 보고한다(Centola, 2018; Guilbeault

et al., 2018). 청소년의 친구 연결망이 일반

으로 도와 호혜성(reciprocity)이 높고 응집성

이 있는 래 그룹을 심으로 형성된다는 것

을 고려할 때(Shin & Ryan, 2017; Shin, 2017),

도와 응집성이 상 으로 낮을 것으로

상되는 도움 연결망에 비해 친구 연결망에서

행동의 사회화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고, 가

치 태도의 는 친구와 도움 연결망 모두에

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상해 볼 수 있다.

사회 유 계의 기능 한 개인 간 상호

작용과 동화를 통한 사회화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으로 친구 계는 믿음과 가치의

상호 교환을 바탕으로 서로 공유하고, 신뢰하

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고, 정서 으

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진다(Altermatt & Ivers,

2011). 가까운 정서 거리와 빈번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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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친구 계는 유사성이 높은 개

인 간에 형성될 확률이 더욱 높다. 유사성이

높을수록 개인은 보다 수월하게 계의 타자

와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Byrne, 1971), 유사성은 친구 계 형성을

진할 뿐만 아니라 안정 으로 친 한 계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반면, 도움을 구하고 제

공하는 계는 본질 으로 평등하지 않은 비

칭 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 형

성에 있어 행동이나 가치에 한 유사성의

요도가 상 으로 떨어질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업 과제에 한 정보를 구하거나 어려

운 학업 문제에 있어 조언을 필요로 할 때 유

용한 도움을 수 있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도움을 수 있는 사회 타자를 선

택함에 있어 행동 가치의 유사성보다는 학

업 응 수 과 성취도가 높고 유능한 래에

게 도움을 요청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계의 형성에 있어 유사성이 미치는 향

은 다를 수 있으나, 친구와 도움의 사회

계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빈번한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 가치 태도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특

히 친구들과 다양한 학업 사회 경험을

공유하며 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Rodkin

& Ryan, 2012). 친구 계를 형성한 개인들이

친 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합의에 의한 결정

을 하는 일련의 공유된 과정을 통해 학업에

한 가치 태도와 행동의 동화가 진될 수

있으며(Berndt, 2004), 이는 개인 간의 유사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움의 사회

계의 경우, 동화를 통한 사회화는 주로

모델링과 강화(reinforcement)를 바탕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 청소년이 학업 과제에 한 조

언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는 사회 타자는

학업 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

보나 조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Newman &

Schwanger, 1995), 학습과 학업 참여를 진할

수 있는 정 인 가치와 태도를 공유할 것이

다. 개인이 도움을 주는 사회 타자와 지지

인 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에 따라 학업 상

황에서 그의 행동을 찰하고 그의 신념과 가

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많

이 가지게 될 것이다. 모델링과 강화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에게 유용한 도움을 주는 래

의 정 인 학업 가치와 태도 행동을

차 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될 것이라 상

해볼 수 있다(Bandura, 1977).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친구와

도움의 사회 계가 연결망의 구조 특성

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고 이는 개인 간 상호

작용과 사회 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하 다. 학업 내재 가치라는 심리

인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 타자를 선택하

는데 있어 유사성은 도움 연결망에 비해 친구

연결망에서 상 으로 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상하 고, 친구와 도움의 사

회 연결망 모두에서 개인은 빈번한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사회 타자의 학업 내재 가치

를 사회화할 것이라 상하 다.

방 법

연구 상

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인 기 청소년

을 상으로 2015년 2학기 와 말, 2차에 걸

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학기 736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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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 677명). 본 데이터 수집에는 같은 교육

구에 속한 4개 등학교 5-6학년 학생 체가

참가하 으며, 참가 학 은 총 26학 (5학년

13학 , 6학년 13학 )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12.46세 으며, 1차와 2차 모두 여학생

은 체 학생의 52%를 차지하 다. 연구는

학 연구심의 원회의 승인(ED-14132)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데이터 수집 연구에 해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모에게 달하고 참가자

와 부모의 서면 동의를 얻었다. 데이터는 약 5

개월 간격으로 학기 와 말에 청소년이 속한

교실에서 설문지 보고를 통해 수집되었다. 학

생과 보호자에게 설문의 참여가 자발 이고,

비 이 보장됨을 안내하 다. 익명성 보호를

해 책상에 폴더를 이용하여 가림 을 설치

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며, 학생의 개인 정보는 익

명 코드로 암호화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사회 연결망

사회 연결망 연구에서 통 으로 사용되

는 래 지명(Cillessen & Borch, 2006)을 사용하

여 청소년들의 사회 계를 측정하 다. 참

가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와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래를 지명하도록

하 다. 학 내 모든 학생의 이름이 포함된

리스트를 제공하 고, 청소년들에게 수와 성

별의 제한 없이 친구와 도움을 요청하는 래

를 지명하도록 하 다. 청소년의 래 지명을

바탕으로 각 학 마다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을 각각 구성하 다1). 학 에 속한 청

1)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의 복 비율을 검

소년의 수(n)를 바탕으로 각 학 에 해 n ×

n 인 행렬을 구성하 으며, 개인 i에서 개인

j에 해당하는 사회 계에 해 개인 i가 개

인 j를 친구(도움을 요청하는 래)로 지명했

을 경우 xij = 1, 개인 i가 개인 j를 친구(도움

을 요청하는 래)로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 xij

= 0으로 행렬이 구성되었다. 이처럼 구성된

학기 와 말의 사회 연결망 데이터가 분석

에 사용되었으며, 입 출로 인한 사회

연결망의 결측치는 종단 사회연결망 분

석의 결측치 분석 방법(Huisman & Steglich,

2008)을 통해 처리되었다. 청소년들은 평균

으로 5-6명의 친구와 1-2명의 도움을 요청하는

래를 지명하 고, 각 학 의 연결망 크기는

23에서 31사이로 나타났다.

학업 내재 가치

청소년의 학업 내재 가치(intrinsic value)를 측

정하기 해 Eccles가 개발한 척도(Eccles, 1983)

를 사용하 다. 학업 내재 가치는 지식을 이

해하고 의미를 추구하려는 내 욕구를 바탕

으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탐색하며 이해

하는 동안 경험하는 즐거움과 흥미의 정도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척도(1 : 그 지 않다 ~ 5 : 매

우 그 다)로 평정되며, 문항 수의 총 이

높을수록 학업 내재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는 많은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Fredrick & Eccles,

2002; Shin & Ryan, 2014; Watt, 2004), 한국어

척도 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Cho, 2016; Han, 2004). 본 연구에서의

증한 결과, 도움을 래가 친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기 에 24.3%, 학기 말에 24%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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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치도(α)는 학기 의 경우 .86, 학기 말

의 경우 .89로 확인되었다. 학업 내재 가치의

평균과 표 편차는 학기 의 경우 3.01(0.86),

학기 말의 경우 2.94(0.85)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청소년의 사회 연결망과 학업 내재 가치

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종단 사회연결망

분석(longitudinal social network analysis)을 사용

하 다. 종단 사회연결망 분석은 R 기반의

시뮬 이션으로 구 되며 확률 행 자 지향

모델(stochastic actor-oriented modeling; SAOM)로

불리기도 한다. SAOM은 사회 연결망 특성

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

되던 선형 모형( : 회귀 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이 가지는 방법론 인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인 간 사회 연결

망과 지속 으로 변화하는 개인의 특성을 보

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강 을 가진

다(Veenstra & Steglich, 2012). 즉, 기존의 선형

모형은 두 찰 시 (two-time points)에서의 정

인(static) 사회 연결망의 특성과 개인 특성

변인 간의 변화를 검증하는 반면, SAOM은 두

찰 시 사이에서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반복 시뮬 이션(iterative simulation)을

통해 분석하여 역동 인(dynamic)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SAOM은 2012년 이후 사회 연결

망과 개인의 행동 특성의 상호 의존 인 변화

를 분석하기 한 주요 통계기법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경제학과 경 학, 공 보건,

의학 생물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반에 걸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는 분석 방법이다.

사회 연결망의 종단 데이터는 주로 패

데이터로 수집이 되며, 개인의 사회 연결

망과 특성 변인은 여러 찰 시 (multi-time

points)에서 수집된다. 사회 연결망 데이터는

상호의존 인(interdependent) 특성을 가지므로

표본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선형 모델과는 다른 가정과 추정 방식을

따른다.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시

간에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역동 인 변화

과정을 추정하는 SAOM의 주요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연결망과 개인 특

성 변인의 지속 인 변화는 확률 인 로세

스인 continuous-time Markov chain(즉, t 시 의

사회 연결망의 상태는 t-1 시 의 사회 연

결망의 상태에 의해 결정됨)을 바탕으로 추정

된다(Snijders, 2001; Wasserman, 1980). 둘째, 사

회 연결망의 모든 개인(행 자; social actor)

은 속해 있는 연결망의 구조 특성과 연결된

사회 타자(social alter)의 행동( 는 특성)에

해 알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셋

째, 지속 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결망의

거시 인 변화는 응하는 미시 변화의 순

서에 따른 결과로 모델링되어 추정된다. 즉,

여러 시 에서 개인은 속해 있는 연결망의 구

조 특성과 사회 타자의 행동 특성에

응하여 사회 유 ( : 계의 유지 는

끝맺음) 는 자신의 행동( : 특성의 증가

는 감소)을 바꾸는 무수한 결정을 내리고, 이

러한 결정들은 사회 연결망과 개인 특성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원리와 가정에 따라, SAOM은 사회

연결망의 변화(수식 (1)의 왼쪽 항)와 개인

특성의 변화(수식 (2)의 왼쪽 항)에 한 함수

의 모수 추정치를 분석 결과로 제시하고, 함

수는 연구 가설에 따라 다양한 사회 연결망

과 개인 특성 변화 효과들의 선형 조합(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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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의 오른쪽 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1)


 






 (2)

즉, 사회 연결망 변화에 한 함수(수식

(1))는 연결망의 구조 특성 효과(표 1의 첫

번째 섹션의 효과들)와 사회 타자 선택 효

과(표 1의 두 번째 섹션의 효과들)의 선형 조

합으로 구성되고, 개인 특성 변화에 한 함

수(수식 (2))는 개인의 특성 변화 효과(표 1의

세 번째 섹션의 효과들)의 선형 조합으로 구

성된다.

이처럼, SAOM 모델은 사회 연결망의 구

조 특성, 개인(행 자; social actor)의 계

선택, 이에 따른 개인 특성 변화의 효과들을

동시에 추정하고 제시하는 강 을 가진다

(Steglich et al., 2010). 따라서, 개인 간에 나타

나는 유사성(homophily)을 개인이 비슷한 성향

을 지닌 사회 타자와 계를 맺는 “유사성

에 의한 선택(homophily selection)”과 지속 인

계를 통해 사회 타자의 향을 받는 “개

인 특성의 변화(social influence)” 효과로 분리하

여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한, 개인 간의 상

호 작용은 속한 사회 연결망의 특성( :

계의 도와 크기, 상호성)에 향을 받기 때

문에 이를 통제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SAOM 모델은 연결망의 특성, 계 선택, 개인

특성 변화 효과를 동시에 서로 통제하며 추정

함으로써 효과들 간의 상호 의존 인 계를

통계 으로 합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Veenstra & Steglich, 2012).

본 논문에서는 사회 연결망의 구조 특

성을 살펴보고 통제하기 해 지명차수, 호혜

성, 이 삼자 계, 순환 삼자 계, 인기

도, 활동성 효과를 모형에 포함하 고,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살펴보기 해 사회 타자

선택 효과로 자아 효과, 타자 효과, 유사성에

의한 선택 효과를 모형에 포함하 으며, 계

를 통한 개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해

개인 특성 변화 추세의 선형 형태와 이차 함

수 형태, 평균 타자, 인기도와 활동성의 향

효과를 포함하 다. 연구 모형에 포함된 주요

효과들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표 1

에 수식과 그래 를 통해 제시하 다.

연결망의 구조 특성

호혜성(reciprocity)은 상호 인 계를 형성하

려는 개인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보통 정 인

패턴을 보인다. 이 삼자 계(transitive

triplets)와 순환 삼자 계(three-cycles)는 삼자

계(triadic relations)를 형성하려는 개인의 경향

성을 나타낸다. 이 삼자 계가 정 일

경우 기존 계에 의해 새로운 개인과 다

른 계로 연결되어 확장된 상호성이 형성된

다. 정 인 순환 삼자 계는 공통의 연결

고리 없이 사회 계가 형성되는 경향을 나

타내며 계 간 형성되는 계(hierarchy)의 정

도를 보여 다. 이 삼자 계가 정 이나

순환 삼자 계가 부 인 경우 평행하지 않

은 계나 계층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기도(indegree popularity)는 타인으로부터 많은

지명을 받는 인기 있는 개인과 사회 유 를

맺으려는 경향성을, 활동성(outdegree activity)은

더 많은 사회 유 를 형성하기 해 다수의

타인을 지명하는 경향성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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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수식 그래 표

연결망의 구조 특성 효과(network structural effects)

지명차수(outdegree)  




호혜성(reciprocity)  




이 삼자 계

(transitive triplets)
 





순환 삼자 계

(3-cycles)
 





인기도

(indegree popularity)
 





활동성

(outdegree activity)
 





사회 타자 선택 효과(network selection effects)

자아 효과(ego effects)   




타자 효과(alter effects)  




유사성에 의한 선택

(homophily selection)
 



sim i j
v sim v

개인의 특성 변화 효과(social influence effects)

선형 형태(linear shape) 
  

이차 함수 형태

(quadratic shape)

  



평균 타자

(average alter)

 




sim i j
v sim v

주. xij = 행 자 i에서 행 자 j 사이의 사회 유 ; x+j = 행 자 j를 지명하는 모든 사회 유 ;

xj+ = 행 자 j가 지명하는 모든 사회 유 ; vi = 행 자 i의 특성 변인;

simij
v
=∆

∆vi vj
 ∆max ; 효과 정보는 Ripley et al. (2021)의 RSiena 매뉴얼 참고.

표 1. 연구 모형에 포함된 종단 사회연결망 분석의 주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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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자 선택

자아 효과(ego effect)는 개인의 특성이 사회

유 의 선택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고,

타자 효과(alter effect)는 개인의 특성이 사회

유 를 받는데 미치는 향을 나타낸다. 유사

성에 의한 선택 효과(homophily selection)는 개

인과 사회 타자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서

로를 선택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를 들면,

남자가 0, 여자가 1로 코딩된 친구 연결망 데

이터에서 성별 자아 효과가 정 일 경우 여성

이 남성보다 타인을 극 으로 친구로 지명

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성별 타자 효

과가 정 일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으로

부터 더 많은 친구 지명을 받는 경향이 있음

을 나타낸다.

개인의 특성 변화

개인 특성의 변화 추세를 통제하기 해 포

함된 선형 형태(linear shape)와 이차 함수 형태

(quadratic shape) 효과는 개인의 특성이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 반 인 경향성을 나타낸다.

정 인 선형 형태는 시간에 따른 특성의 증가

를 부 인 선형 형태는 시간에 따른 특성의

감소를 각각 의미하며, 정 인 이차함수 형태

는 행동 변화가 평균으로 수렴되는 형태를 의

미한다. 평균 타자 효과(average alter)는 개인이

사회 유 로 인해 사회 타자의 특성을 받

아들여 비슷해진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

인 평균 타자 효과는 사회 향의 효과를

의미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인기도와 활동

성이 개인의 특성 변화에 미치는 향을 반

하기 해 인기도와 활동성을 향 효과(effect

from)를 사용하여 통제하고 분석하 다.

결 과

청소년의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에

한 기술 통계 지표를 표 2에 제시하 다.

SAOM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기 해서는 사

회 연결망의 변화(change)와 안정성(stability)

이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하는 선결 조건이

있다. 이를 Jaccard index를 통해 표시하는데,

이 수치가 0.3 이상일 때 시뮬 이션을 이용

한 종단 사회연결망 분석의 결과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Veenstra & Steglich,

20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 연결망의

Jaccard index는 0.3-0.4로 나타나 분석의 선결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을 바탕으로

연결망의 구조 특성, 개인 간 상호작용, 학

업 내재 가치의 사회 향을 살펴보기 해

확률 행 자 지향 모델(SAO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분석 모형

이 종단 데이터의 특성과 변화를 제 로 반

하여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모형의 합

도(goodness of fit)와 수렴비(convergence ratio)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렴비<.10).

SAOM의 추정 결과는 표 화되지 않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계수로 보고되고, 모수 추정치

에 한 유의도(p)는 모수 추정치를 표 오차

로 나 t 비율을 기반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다 용이한 결과 해석을 해 추정치를 지수

함수를 사용하여(exp(β)) 우도비를 계산한 후

추정치, 표 오차, 유의도를 표 3에 함께 제

시하 다. 한, 두 연결망 간 구조 특성,

개인 간 상호작용, 사회 향에 해 효과

크기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해, 분석

을 통해 얻은 각 효과의 추정치 βa(친구 연결

망에 한 효과의 추정치)와 βb(도움 연결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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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의 추정치) 각 효과의 표 오차

SEa와 SEb를 (βa - βb) /√(SE2a+ SE
2
b)의 식을 사

용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연결망의 구조 특성

친구와 도움의 두 연결망 모두에서 부 패

턴의 지명차수(outdegree)와 정 패턴의 호혜

성(reciprocity)이 나타나 청소년은 친구와 도움

의 유 를 맺는데 있어 아무나 계를 형성하

지 않으며 상호 인 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친구 연결망에서는 정

인 이 삼자 계(transitive triplets)와 부 인

순환 삼자 계(three-cycles)가 나타나 청소년

은 친구의 친구와 다른 친구 계를 맺고

응집성을 보이는 래 그룹을 형성하는 경향

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도움의 연결망에

서 이 삼자 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순환 삼자 계는 정 인 패턴을 보여 청소

년은 도움의 연결망을 심으로 뚜렷한 군집

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기도의 효과는 두 연결망에서 모두

친구 연결망 도움 연결망

효과 학기 학기말 학기 학기 말

사회 연결망 지표

도(density) 0.15 0.14 0.07 0.06

삼자 계(transitivity) 0.50 0.55 0.26 0.28

내향 연결 앙성

(indegree centrality)
0.14 0.15 0.33 0.35

외향 연결 앙성

(outdegree centrality)
0.19 0.21 0.05 0.06

래 지명 수 평균 4.96 4.55 1.70 1.54

사회 연결망의 변화 지표 (학기 - 학기 말)

새로 맺어진 계 수의 평균 36.0 (25.2%) 28.3 (40%)

유지된 계 수의 평균 51.8 (35.6%) 24.0 (33.9%)

끊어진 계 수의 평균 55.8 (39.2%) 18.6 (26.1%)

Hamming distance 157 97.24

Jaccard index 0.42 0.31

주. 도(density) = 가능한 총 계 수에 해 실제로 맺어진 계 수의 비율; 삼자 계(transitivity) = 삼자

계가 형성된 비율; 내향 연결 앙성(indegree centrality) = 가능한 총 계 수에 해 내향 연결 지명 수

의 비율; 외향 연결 앙성(outdegree centrality) = 가능한 총 계 수에 해 외향 연결 지명 수의 비율;

Hamming distance = 학기 부터 학기 말까지 변화한 모든 계의 수; Jaccard index = 새로 맺어지고 유

지되고 끊어진 모든 계 수에 해 유지된 계 수의 비율

표 2.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의 기술 통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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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패턴을 보 으나, 효과의 크기는 친구

연결망에 비해 도움 연결망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t=5.33, p<.001), 청소년은 주로 다른

래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특정 개인에게 도

움을 구하는 경향성을 보 다. 활동성의 효과

는 친구 연결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도

움의 연결망에서는 부 인 패턴을 보여, 도움

을 구하는 청소년은 다수의 타인을 지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두 연결망의 구조 인 특성의 차이는 연구 분

친구 연결망 도움 연결망

효과 β SE OR β SE OR

연결망의 구조 특성 효과

지명차수 -2.15*** 0.07 0.12 -1.71*** 0.45 0.18

호혜성 1.25*** 0.06 3.49 1.91*** 0.14 6.75

이 삼자 계 0.23*** 0.01 1.26 -1.05 0.83 0.35

순환 삼자 계 -0.26*** 0.02 0.77 1.63*** 0.28 5.10

인기도 0.02* 0.01 1.02 0.24*** 0.04 1.27

활동성 0.01 0.01 1.01 -1.75*** 0.34 0.17

사회 타자 선택 효과

성별 자아효과 0.07* 0.03 1.04 0.09 0.09 1.09

성별 타자효과 0.05* 0.02 1.06 0.82* 0.31 2.27

같은 성별 선택 0.55*** 0.03 1.73 0.73*** 0.08 2.08

내재가치 자아효과 -0.04*** 0.01 1.08 -0.49* 0.26 0.61

내재가치 타자효과 0.01 0.04 1.06 0.32** 0.09 1.38

유사한 내재가치 선택 0.73** 0.08 2.08 0.33*** 0.13 1.14

개인의 특성 변화 효과

선형 형태 -0.08 0.07 0.92 -0.06 0.18 0.94

이차함수 형태 -0.08 0.05 0.92 -0.10** 0.03 0.90

평균 타자 1.56* 0.76 4.76 3.26* 1.91 26.05

인기의 향 -0.01 0.02 0.99 0.03 0.08 1.03

활동성의 향 -0.01 0.03 0.99 -0.50 0.50 0.61

주. β=표 화되지 않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 계수; 모수 추정치에 한 p 값은 모수 추정치를 표 오차

로 나 값으로 정의된 t 비율을 기반으로 함; OR = 우도비 = exp(β); 우도비는 특정 경향이 없을 확률

과 비교하여 특정 경향이 존재할 확률을 나타냄; 성별의 경우 남성=0, 여성=1로 코딩하 음. *p < .05.
**p < .01. ***p < .001.

표 3. 친구와 도움 연결망의 종단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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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된 한 학 의 친구와 도움 연결망을

나타낸 그림 1과 2에 잘 반 되어 있다. 종

합해보면, 개인은 사회 유 를 맺는데 있

어 우연 으로 아무나 계를 맺기보다 특정

한 기 을 바탕으로 상호 인 계를 형성한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친구 계는 주로 소

그림 1. 친구 연결망( )과 도움 연결망(아래)

주. 사회 유 는 개인(노드) 간의 래 지명(화살표)을 바탕으로 함; 검은색 노드는 여자, 흰색 노드는

남자 청소년을 의미함.



신희 /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 탐색: 연결망 구조, 개인 간 상호작용, 사회 향을 심으로

- 51 -

수의 래를 바탕으로 도와 응집성이 높은

군집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반해, 도

움의 계는 상 으로 개방 이나 래에

게 유용한 도움을 수 있는 소수의 개인에

게 지명이 집 되어 앙성(centrality)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2. 지명 수를 기반으로 한 친구 연결망( )과 도움 연결망(아래)

주. 노드의 크기는 개인이 받은 지명 수(indegree)를 반 함. 크기가 클수록 지명을 많이 받아 앙성

(centrality)이 높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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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상호 작용

사회 타자 선택 효과를 통해 개인 간 상

호 작용을 살펴본 결과,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 모두에서 같은 성별에 의한 선택

효과(gender homophily selection)의 정 인 패턴

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은 주로

같은 성별의 래를 심으로 사회 유 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효과 크기는 친

구 연결망에 비해 도움 연결망에서 더 큰 것

으로 나타나(t=2.11, p<.05), 같은 성별의 래

와 유 를 형성하려는 경향성은 도움 계에

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성별 타자 효과(gender alter effect)가 두 연결망

모두에서 정 인 패턴을 나타내 남자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타인으로부터 친구와 도움을

주는 래로 더 많이 지명을 받는 경향이 있

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경향의 효과 크기

역시 친구 연결망에 비해 도움 계의 연결망

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t=2.47, p<.05).

내재가치 타자효과(intrinsic value alter effect)

는 도움의 연결망에서만 정 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보여 많은 래에게 도움을 주는 개인

은 보통 학업 내재 가치가 높은 청소년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내재 가치에 의한

선택 효과(intrinsic value homophily selection)는

두 연결망 모두에서 뚜렷하게 정 인 패턴을

보여 청소년은 친구와 도움을 주는 개인을 선

택함에 있어 학업 내재 가치가 유사한 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 유사한 내

재 가치에 의한 선택의 효과 크기는 도움 연

결망에 비해 친구 연결망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t=2.62, p<.05), 내재 가치가 유사한

래를 선호하는 상은 도움 계보다 친구

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사회 향

개인의 학업 내재 가치에 한 변화 추세를

선형(linear shape)과 이차함수(quadratic shape) 형

태를 통해 통제한 후, 학업 내재 가치의 평균

타자 효과(intrinsic value average alter)를 통해 사

회 향을 살펴본 결과, 두 연결망 모두에

서 정 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보여 친구와 도

움을 주는 래의 학업 내재 가치는 청소년에

게 요한 사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학업 내재 가치 사회 향의 효과

크기는 두 연결망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아 친구와 도움의 연결망 모두에서 개인

은 사회 타자의 학업 내재 가치를 사회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기도(indegree

popularity)와 활동성(outdegree activity)은 내재

가치의 변화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사회 연결망은 개인의 가치 태도와 행동

을 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 요한 채 의

역할을 한다. 유사성 끌림 이론(Byrne, 1971)과

사회 염 이론(Christakis & Fowler, 2007)을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유사성이 계 형

성의 기본 원리이며 개인 간 매력의 요한

결정 요인이라 강조했고(McPherson et al., 2001;

Tenney et al., 2009), 개인은 사회 연결망을

통해 연결된 사회 타자의 행동 습 을

받아들이고 사회화한다고 보고해왔다(Veenstra

& Steglich, 2012). 선행 연구들은 사회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행동 양식과 태도가 개인

간에 달된다는 것을 많은 경험 근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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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시하 으나(Dijkstra et al., 2011; Knecht et

al., 2010; Mercken et al., 2009; van Zalk &

Denissen, 2015), 친구 외의 다양한 유형의 사회

계 가치와 신념 등의 심리 특성에

한 심은 상 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 연결망을 바탕으

로 개인의 학업 내재 가치라는 심리 특성이

되고 확산되는데 있어 친구와 도움의 사

회 연결망이 효과 인 채 의 역할을 하는

지 검증하 다. 사회 연결망과 개인 특성

변인의 상호의존 인 변화를 반 하여 분석하

기 해(Steglich et al., 2010) 종단 사회연결

망 분석(SAOM)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친구와 도움의 연결망은 구조 인 특성과 개

인 간 상호작용의 패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

모두 학업 내재 가치라는 심리 인 특성을 사

회 향을 통해 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

요한 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 모두에서 개

인은 선택 으로 계를 형성하고, 상호 인

유 계를 유지하며, 같은 성별의 래와

계를 맺으려는 특성을 보 다. 그러나, 친구

연결망은 도움 연결망에 비해 도와 군집을

형성하는 응집성이 높은데 반해, 도움 연결망

은 상 으로 느슨하고 개방되어 있으나 지

명이 소수의 래에게 집 되어 앙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연결망의 구조

특성은 행동과 가치의 확산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Centola, 2010). 친구 계처럼

도와 응집성이 높은 조 한(close-knit) 사회

연결망에서 형성되는 강한 유 는 사회

타자에 한 높은 신뢰와 빈번한 상호작용이

그 바탕이 된다. 개인 간에 의사소통이 빈번

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행동 규범을 할

수 있는 사회 향에 한 잠재력이 약한

유 에 비해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기

힘든 행동이나 신 인 가치의 확산에 요

한 역할을 한다(Rogers, 2003). 반면, 도움의

계( 는 지인과 동료 계)처럼 느슨하고

(loose-knit) 응집성이 낮은 사회 연결망에서

형성되는 약한 유 는 교류의 빈도와 계에

한 개인의 집 도는 낮으나 사회 연결망

에 주변 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회 타자들

을 연결함으로써 다수의 개인을 통해 정보나

아이디어가 해질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게

되어 정보의 확산에 효과 이다(Guilbeault et

al., 2018). 따라서, 와 확산이 가능한 정보

라면 강한 유 보다는 약한 유 를 통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까지 달될 수

있다(Centola, 2010; Granovetter, 1973).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친구와 도움의 연결

망 모두에서 개인 간에 동일한 효과 크기로

학업 내재 가치가 사회 향을 통해 되

고 확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상호 작

용이 빈번하고 정서 인 거리가 가까운 친구

계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가까운 친구가

높은 학업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친구

계를 유지하는 청소년 역시 친구의 학업 내

재 가치를 받아들이고 사회화할 확률이 높다

(Shin & Ryan, 2014).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동

시에 청소년의 친구가 낮은 학업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청소년 역시 친구의 낮은

학업 내재 가치에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강한 유 계의 특성을

보이는 친구 연결망 뿐 아니라 약한 유 계

의 특성을 보이는 도움 연결망을 통해 청소년

이 도움을 주는 사회 타자의 높은 학업 내

재 가치를 사회화하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주로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낮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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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높은 학업

내재 가치를 가진 도움을 주는 래와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새로운 가치를 받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도움의 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높은

앙성(centrality)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보

통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 연결망 내에서

특정한 구조 치를 유하게 되는데 이러

한 치의 특성을 악할 때 생각해볼 수 있

는 표 인 지표가 앙성이다(Kim & Kim.

2016). 사회 연결망에서 앙에 치한 개인

은 주로 사회 지 (social status)가 높거나, 인

기가 많거나, 구성원들에게 큰 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청소년 연구에

서는 주로 학 의 친구 연결망을 조사하며

‘어떠한 학생이 가장 인기가 많은가’에 한

래 지명을 바탕으로 측정한 인기도가 래

사이에서의 향력(dominance)을 보여주는 표

인 지표로 간주되어왔고(Cillessen & Mayeux,

2004),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인기도는 친사회

행동뿐만 아니라 반사회 행동 공격

행동과도 높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Rodkin et al.,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개인은 다양한 사회

연결망에서 앙에 치하여 향력을 행

사할 수 있고, 이러한 향력의 행사는 공격

행동이나 반사회 행동과 같은 부정 인 행

동 양식 뿐 아니라 학업 내재 가치와 같은

정 인 가치 태도에서도 가능하다. 지난 수십

년간 래 계 연구에서 리 사용되어왔던

인기도(popularity)가 청소년의 가치 태도를

제 로 반 하지 못하므로 청소년이 존경하

고 닮고 싶어 하는 래를 측정하는 선망도

(admiration)를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 학자들의

주장(North et al., 2019; Shin, 2020)은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학업 내재 가치라는 심리 인 특성을 바탕

으로 사회 타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유사성

은 두 연결망 모두에서 요한 역할을 하 으

나, 도움 연결망에 비해 친구 연결망에서 상

으로 더욱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청소년은 지식을 이해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새로운 내용을 탐색하는 데 있어 즐거움과 흥

미를 느끼는 정도가 비슷한 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친구 계를 맺는 모습을 보 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친구 계에서 더욱 두드

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 한 심과

열 이 청소년 기에 래 사이에서 특히

요한 사회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Juvonen과

Murdock(1995)은 청소년이 교사나 부모에 비해

래 앞에서 학업에 한 심과 노력을 드러

내는 것을 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

며, 이는 학업에 한 심과 노력이 좋은 성

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래에게 열등감

을 느끼게 되거나 학업의 가치를 무시하는

래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 따라서, 학업에 해 높은 가치와 심

을 가진 청소년은 지식을 탐색하는데 있어 비

슷한 가치 태도와 흥미를 가진 래와 친구

계를 맺는 것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정

서 으로 안 한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한,

친구 계가 믿음과 가치의 상호 교환을 바탕

으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고 신뢰하

며 정서 으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을 고려해볼 때(Altermatt & Ivers, 2011), 청소

년이 학업에 해 가지는 기본 가치 태도가

비슷할 때 더 수월한 의사소통과 감정의 공유

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친 한 친구 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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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인 어려움에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도움의 계 역시 기본 으로 학업

에 한 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업

내재 가치가 비슷한 개인 간에 도움의 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이다. 그러나,

도움의 계는 본질 으로 평행하지 않은 비

칭 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도움의 계 형성에 있어 학업 내재 가치의

유사성이 가지는 요도는 상 으로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자신이 직면한 어려

운 학업 과제에 해 도움을 수 있는 래

를 도움의 계에 한 사회 타자로 선택한

다는 을 고려할 때(Newman & Schwanger,

1995),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

움을 제공하는 개인의 학업 내재 가치는 도움

을 받는 개인의 학업 내재 가치에 비해 높은

것이 당연하다.

도움의 계에 비해 친구 계의 형성에 있

어 유사성이 더욱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와 도움의 계 모두 개인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업

내재 가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침으로써 학

업 내재 가치가 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학업 내재 가치가 높은 친구들과

다양한 학업 사회 경험을 공유하며 어울

린 친구들은 차 으로 자신의 학업 내재 가

치 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내

재 가치가 높은 개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

을 받은 청소년은 그의 학업 내재 가치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청소년들이

친 하고 지속 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일련

의 경험을 공유함에 따라 학업에 한 가치

의 동화가 진되었을 것이며(Berndt, 2004), 청

소년이 학업에 한 심과 열정이 높은 래

에게 학업 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

한 정보나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학업에 한

정 인 가치를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청소

년이 래와 친구 도움의 계를 형성하고

안정 이고 지지 인 유 를 유지함에 따라

래의 행동을 찰하고 그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게 될 기회가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델링과 리학습을 통해 청소년은

래의 학업 내재 가치를 사회화하게 되어

(Bandura, 1977), 개인 간에 학업에 한 가치

태도가 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 청소년의 친구와 도움의 사

회 연결망을 바탕으로 두 연결망의 구조,

개인 간 상호작용, 사회 향을 살펴보고

두 연결망 간의 차이를 검증하 다. 학업 내

재 가치라는 심리 인 특성이 유사성에 의한

계 형성과 동화를 통한 사회화를 통해 개인

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되고 확산되는지

살펴본 결과,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은

와 확산에 있어 모두 요한 통로가 될

수 있으나 되는 과정에서의 패턴은 연결

망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친구 외의 다양한 유형의 사회

계와 가치와 신념 등의 심리 특성에

을 맞춘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찰 가능한 행동이 아닌 심리 인

특성 한 다양한 사회 연결망을 통해

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 친구 계처럼 도와 응

집성이 높은 조 한(close-knit) 사회 연결망

에서 형성되는 유 는 개인 간에 기존에 공유

하는 유사한 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도움의 계처럼 느슨하고(loose-knit) 응집성이

낮은 사회 연결망에서 형성되는 유 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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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회 연결망에 주변 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회 타자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정

보와 가치 태도를 달할 수 있다는 을 보

여주며 개인 간의 사회 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

는 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

어 추후 연구에서 반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친구와 도움의 계를

바탕으로 사회 연결망의 구조 특성과 사

회 향을 살펴보았으나, 개인이 속한 사회

유 의 스펙트럼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하며,

각각의 사회 연결망은 다양한 행동 양식과

가치 태도를 하고 확산하는 요한 통로

가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도움을 주고

받는 계 뿐 아니라 력(cooperation)하거나

경쟁(competition)을 하는 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 는 부정 연결망이 개인의

행동 가치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친구 계 뿐 아니

라 정서 거리가 더욱 가깝고 친 한 연인

부부 계를 고려하여 계의 질에 을

맞출 필요도 있다. 사회 유 의 강한 정도

(strength)는 함께 공유하는 시간의 양, 정서

강도, 상호 간의 신뢰와 배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데(Granovetter, 1973), 본 논문

에서는 계의 질이나 정서 강도를 고려하

지 않고 각각의 사회 유 를 동등하게 취

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을 반

하여 보다 면 하게 심리 인 특성이 되

고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자기보고식

도구에만 의존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청소년

의 친구와 도움의 사회 계를 래 보고

를 통해 학기 와 말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

으나, 약 5개월간이라는 비교 단기간의 변

화를 학 내 래만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는 아쉬움이 있다. 개인이 타인과 형성하는

사회 계와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은 역동

이고 지속 인 특성을 보인다. 특히, 청소

년들의 경우 매년 학년과 학 이 바 면서

새로운 래 상호 작용의 맥락이 형성되기

때문에, 체 학년을 상으로 사회 연결망

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1년 이

상 는 3-4 찰 시 이상의 데이터를 바

탕으로 장기 인 변화에 한 탐색이 이루어

질 때 변화하는 사회 맥락 안에서 나타나

는 개인의 심리 특성 발달에 한 이해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반에 걸쳐 활

발하게 사용되며 많은 심을 받고 있는 종단

사회연결망 분석을 사용하여(Wang et al.,

2020), 청소년의 친구와 도움의 사회 연결망

을 바탕으로 학업 내재 가치가 유사성에 의한

계 형성과 동화를 통한 사회화를 통해 개인

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되고 확산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양한 사회 연결

망이 개인의 심리 특성의 변화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며, 개인의 심리

특성과 인 계의 향에 한 사회 인 기

제에 한 이해를 확장하 다. 후속 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사회 연결망과 개인의 다차

원 신념 가치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 특

성과 사회 계 간의 상호작용에 한 검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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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s of friends and helpers:

Structural features,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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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network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individuals’ beliefs and behaviors.

Through ongoing and dynamic social interactions, individuals connect with similar others and socialize their

attributes. Although extensive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interdependent changes of social networks and

individual attributes, most research has focused on networks of friends. The current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network structural features,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influence between early adolescents ’

friend and help networks. Results with longitudinal social network analysis indicated that friend networks

were characterized by high density and peer group clusters, while help networks were characterized as

loose-knit networks with high centrality. Also, homophily selection was more salient in the friend

networks, while the magnitude of social influence did not vary between the two networks. Results

underscore that examining structural features of social networks as well as considering different social ties

are important for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social influence processes.

Key words : social network, social interaction, social influence, social tie, adolesc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