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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집단의식이 강한 청년기 기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친

구 계가 학교생활 응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생각된다. 청소년의친구, 특히동성의 친구나 래집

단의 가치 , 규범의식 등이 청소년 개인에게 커다란

향을 뿐 만아니라(松元, 1996), 래집단과의 양호한

계는사회 불안이나 고독감을낮추는 요인이되기도

한다(Storch, Masia-Warner, 2004).

Warman과 Cohen(2000)은 공격성과 친구 계와의

련을검토한연구에서공격성이강한아이라할지라도공

격 이지않은 친구와의교제로 인해 1년 후에는공격성

이 하되었다는결과를보고하 다. 이것은시간의변화

와함께 래집단 성원간의상호작용으로 인한 래집단

학 응감에 있어서 규범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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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개인의규범의식과 래집단의규범의식에 한의식이행동에미치는 향에 해서학 응감과교사

의 지도에 착안하여 실증 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학교 1, 2학년 643명, 19학 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조사에서는개인규범, 래집단규범에 한의식, 행동빈도, 교사의지도, 학 응감을측정하 다.

학 응감(교사, 우)의상 /하 집단별로행동빈도에 한개인규범의식과 래집단의규범의식의상 공헌도를

검토한결과, 교사와의 계에서낮은 응감을보인학생이, 우와의 계에서는높은 응감을보인학생이학 에서

의부조화행동에있어서 래집단규범의식의 향을강하게받았다. 한편교사의학생지도행동을유형별로나 어학

응감(교사, 우)을종속변인으로하는 1요인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 교사와의 계에서만 PM형지도가 pm형․ｐM

형 지도 사이에, Pm형 지도와 pm지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을

억제하기 한검토를할경우에는규범의식을높이는지도뿐만이아니라학 응감을높이는지도도함께실시하는

것이 요하다고 고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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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태도나규범의식의유사성에 한가능성에 해시사

하고있다. 藤原(1980)도청소년의친구선택에 해서로

간의 유사성과상보성을 바탕으로친구를 선택하는 경향

이많다고하 다. 서로의가치 이나행동양식이비슷한

청소년들끼리 래집단을 이루고 래집단으로 구성

됨으로써 가치 과 규범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발

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기는 심리 으로 부모로부

터 독립함으로인해 발생하는고독감을 달래주는 역할을

래집단이담당하게되며때로는아주긴말한 계를형

성할 수 도 있다(岡村, 1995). 이 래집단은 학교생활의

여러가지부분에서청소년개인에게 향을미칠것이다.

사회 으로바람직한활동뿐만아니라요즘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안의 일탈행동도 그 로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있어서 일탈행동에의한피해가가장많이

보고되는것은 학생이며, 그 80%는학교안과학교주

변에서일어나고 있다( 범배, 1996). 그러므로 학생을

상으로 학교에서의 일탈행동과 그 련요인을 검토하

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질 것이다.

학교 안에서의 일탈행동을 심각성정도로 구분한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가 심한 일탈행동과 교실 안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칙을 어기는 정도가

가벼운 일탈행동으로 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정도가 약한 교실 내 일탈행동에 한 래집단의 규

범의식을 청소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

고 그것과 청소년의 실제행동과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다룬 많은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과규범의식과의 련을검토하고있다(小嶋, 松

田, 1999; 田中, 1991; 朴, 出口, 吉田, 2004; 竹川, 2006).

규범의식이 높다는 것은 사회규범이 내면화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며, 사회에 응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개개인이가지고있는규범의식이무 질때폭력

에 한욕구나일탈행동에 한욕구가높아지는것이다

(小嶋, 松田, 1999). 일탈행동을하지않는아동과일탈행

동을 하는 아동의 규범의식을 비교한 田中(1991)도 일탈

행동을 하지않는 아동의규범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탈행동은 낮은 규범의식으로 비롯되는

것으로그것이행동화될가능성이높다는것이문제의심

각성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래집단에동조 인 행동을취하는것은청

소년의 사회화과정에서 필연 으로 습득하는 것이다(高

野, 1989). 그러므로 래집단이어떤규범의식을가지고

있는가에 한학생개인의인지는학생개인의규범의식

과 함께 그들의 일탈행동과 깊이 련된다고 생각된다.

본연구에서는 래집단의 규범의식에 한 인지와개인

의 규범의식 그리고 일탈행동과의 계를 검토한다.

한편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은 학 에 얼마나 잘 응

하고 있는가라는 학 응감과의 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구가 많은 것과 학 에 응 이라는 것과는 깊

은 련이 있기 때문이며(石田, 2003), 학 에 응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의해 래집단이 친사회 집단

인지 아닌지를 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래집단이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향력이 학 응감에

의해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검토하는본 연구는일탈행동

에 한 학생지도방침의 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상

된다.

학 에 있어서의 인 계는 친구를 포함하는 우와

의 계이외에교사와의 계를들수있다. 수평 계

인친구나 우와의 계와수직 계인교사와의 계

는 그 인 계의 형성과 유지에다른 요인이 작용할 것

이다. 옥치용(1991)은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는이유는성 과결석이가장큰이유라고하 다. 그

러므로성 과결석은학생들에게큰스트 스가되고있

는 것이다(심선화, 1999; 이정아, 2002). 이 연구 결과들

은 성 이 내려가는 것과 결석이 잦아지는 것이 학생과

교사와의 계를 멀어지게 하는하나의 원인이라는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평 인 계인 래집단이나 우와의

계가재미를 심으로하는놀이 계라고한다면수직

인 계인교사와의 계는성 이나교칙엄수등지도

를 심으로하는계약 계라고할수있다. 청소년의학

교생활에 교사의 존재는 한 련을 가지며(中井, 庄

司, 2006), 청소년의일탈행동에교사의지도력이유의미

한효과를가진다는연구결과로서도(山本, 2007), 학

응감을검토함에 있어서 교사와의 계와 우와의 계

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언 한 학 응감은 교사의 학생지도유형

에 의해 변화될것이 추측된다. 浜名, 松本(1993)는담임

교사의수용 이고 공감 인 지도행동에의해 교사와



학 응감에 있어서 규범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향

- 15 -

우와의 계그리고 학습의욕이 정 인 방향으로 변화

한다고 하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교사의 지도는 특정

학생을 상으로 한 지도행동이었기 때문에 학 체를

상으로 하 을 때에도 浜名, 松本의 연구결과와 같은

변화를 보일지에 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교사의 학생지도유형이어떤형태로든지학

체의 사회성이나(곽형 , 1995) 학 응집성에(안애자,

2001) 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吉崎(1978)는 교사

의 리더십행동 즉, 학생지도 유형과 학 의 집단세력 구

조와의 련을 검토한 연구에서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에

의해 학생의 규율 수도, 학 연 감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여기에서의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은 크게 P형 지

도와 M형지도로나뉘어져있다. 三隅(1964)는이목 달

성기능(performance function, 여서 P기능)과 집단유지

기능(maintenance function, 여서 M기능)으로 교사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 P기능은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

활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학 에서의 규칙 수를

진하는교사의지도행동이다. 반면 M기능은학생을배

려하고 학교생활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기 해 노력하는

교사의지도행동이다. 三隅(1964)는교사의학생지도유형

을 PM형, Pm형, pM형, pm형으로나 어검토하고있다.

를 들어 PM형 교사는 학교규칙이나 목표달성에 있어

서 엄하게 주의하기도 하는 반면, 학생들을 이해하고 배

려에힘쓰는교사를말한다. 그리고 Pm형교사는학 의

목표달성에 있어서는 노력하지만 학생들을 배려하는 부

분에있어서부족하여학 유지기능이미흡하다고여겨

지는지도유형을의미한다. 본고에서는교사의지도유형

을 의 4가지형으로나 어학 응감에미치는 향

을 검토한다.

학생의 일탈행동이 개인의 학 응정도에 의해 변화

된다면 학 응감과 련되는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을

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앞으로의학생지도방

향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연구목 에 따라본연구에서는규범의식과행

동과의 계를학 응감을 심으로 탐색 으로 검토

하려고 한다.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에 응 인 학생, 특히 교사와의 계에서,

응 인학생의일탈행동은무엇에크게 향을받는가?

교사와의 계에는 성 과 우수한 학교생활태도가

하게 련되므로 래집단의 규범의식보다 개인규범이

크게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학 에 응 인 학생, 특히 우들과의 계에

서, 응 인 학생의 일탈행동은 무엇에 크게 향을 받

는가? 우들과의 계에는 놀이가 하게 련되므로

개인규범뿐만아니라 래집단의규범의식도크게 향

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학 응감에 향을미치는교사의학생지도유

형은어떤것인가? 교사가어떤지도를하느냐에따라학

생들의 학 응감이 향을 받을 것으로 측된다. 특

히 PM형 지도유형은교사와의 계에 크게 향을미치

는 지도유형으로 측된다.

방 법

조사 상자 조사 시기

본연구는부산직할시소재 학교 1학년 332명(남자

203명, 여자 121명, 불명 8명), 2학년 311명(남자 192명,

여자 113명, 불명 6명), 총 643명을 상으로 하 다. 19

학 을조사 상으로하여 1학 당평균학생수는 35.72

명이었다. 최종 으로는 체 643명 에 결손치가 있는

143명을뺀 500명(남자 304명, 여자196명)을분석 상으

로 하 다.

조사 시기는 2004년 2월이었고, 담임선생님에 의해 집

단으로 실시되었으며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개인의 규범의식, 집단규범에 한 의식, 일

탈행동빈도, 교사의 리더십척도 그리고 학 응감척도

로 구성되었다.

의모든척도는 한국어와일본어를자유롭게구사하

는 학원생들의 역번역법에 의해 번역되었다.

측정도구

개인의 규범의식

吉田, 安藤, 元吉, 藤田, 廣岡, 齋藤, 森, 石田 北折

(1999)에 의해 작성된 민폐인지척도의 하 척도인 규칙/

매 반 행동과 주 사람들과의조화를 깨뜨리는행동

일부를발췌하여학교에있어서의규범에 한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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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변경시켜 사용하 다. 를 들면규칙/매 반 행동

에서 ‘공 화장실에불쾌한낙서를하는행동’을 ‘학교

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동’으로 변경시켰다. 吉田등의

민폐인지척도는 학교생활뿐 만아니라 일반생활도 포함

하는척도로그 에서특히 학생들의학교생활과 련

되는항목만을참고로하 다. 田中(1991)의규범의식

척도와 中谷(1997)의 사회 책임목표척도를 참고로 하

여학교생활에있어서부조화행동 5항목, 규칙 반행동 5

항목, 그리고친사회 행동 5항목, 총 15문항의규범척도

를새롭게작성하 다. 이 게작성된문항은 ‘좋다고생

각한다(5 )’ ‘조 은좋다고생각한다’ ‘잘모르겠다’ ‘별

로좋지않다고생각한다’ ‘좋지않다고생각한다’ 의 5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 내에서의 일탈행동은단

지 교칙을 반하는 행 와친구들과의 계에서 발생하

는일탈행 의 2종류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일

탈행동과 칭개념을가지는친사회 행동을함께검토

함으로 규범의식과 행동과의 련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규범에 한 의식

문항은개인의규범의식과동일하다. 동일한문항에

해 ‘반에서여러분의친구들(가장친한친구들)의생각에

해서묻습니다. 다음의문장에 해여러분의친구들이

어떻게생각할까요?’ 라고지시문의내용을바꿨다. 각문

항에 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5 )’ ‘조 은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별로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의 5 Likert 척도

로 측정되었다.

학교에 있어서의 일탈행동빈도

개인의규범의식과동일문항을사용하 다. 그문항에

해 ‘ 학생이 되어서의 여러분의 행동에 해 묻습니

다’라고 지시문의 내용을 바꿨다.

행동빈도는 각 문항에 해 ‘많이했다(5 )’ ‘가끔했

다’ ‘잘모르겠다’ ‘별로하지않았다’ ‘ 하지않았다’

의 5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와 같이 본 연구는 ‘개인의 규범의식’, ‘집단규범에

한의식’, ‘일탈행동빈도’가모두동일문항으로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의 일탈행동에 있어서 개인규범

이더큰 향을미치는지아니면 래집단의규범의식이

더 큰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한 것임으로 같은

문항에 의한 검토가 필수 이다.

교사의 리더십

三隅, 吉崎 篠原(1977)의 교사리더십척도를 발췌하

여 사용하 다. 척도는 P형 지도에 한 문항과 M형 지

도에 한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각문항에 해 ‘항상그

러신다(5 )’ ‘가끔그러신다’ ‘잘모르겠다’ ‘별로그러지

않으신다’ ‘ 그러지 않으신다’의 5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三隅등(1977)의교사리더십척도는 4 척도

지만 간에 ‘잘모르겠다’를넣어다른척도의평정방

법과 일치시켰다.

학 응감

浜名, 松本(1993)의 아동의 학 응측정척도 에서

교사와의 계와 우와의 계에있어서의 응감문항

을 참고로 하 다.

척도는교사와의 계 5문항, 우와의 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정은 ‘항상그 다(5 )’ ‘가끔그 다’ ‘잘

모르겠다’ ‘별로 그 지 않다’ ‘ 그 지 않다’의 5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AA4는 역문항 처리한 것이다)

그림 1. 행동빈도의 확인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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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각 척도의 요인분석

학교에 있어서의 규범의식 일탈행동빈도

규범의식척도와 일탈행동빈도척도의 하 요인으로는

주 친구들과의 계에 있어서조화를 깨뜨리는 행동인

‘부조화행동’, 학교교칙 등에 한 ‘규칙 반행동’, 그리

고친구들과의 계에있어서의 ‘친사회 행동’의 3개

역이 있다.

규범의식과 행동빈도

(부조화행동)

1 개인의 실수나 결 을 재미로 애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

2 쓰 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7 남의 험담을 하는 것

13 남이 싫어하는 장난을 치는 것

(규칙 반행동)

4
귀찮다고생각될때에도당번일이있을때에는착실히당번

일을 하는 것(역문항)

8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

11 비물을 잊어버리는 것

14 학교에 지각하는 것

(친사회 행동)

6 약한 아이의 편을 들어주는 것

9 쓰 기를 자발 으로 는 것

10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어도 수업 에는 참는 것

12 곤경에 처한 아이를 돕는 것

15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

(삭제항목)

3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5 학교 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것

표 1. 규범의식과 행동빈도

표 2. 각 요인의 신뢰성계수

개인규범 집단규범 일탈행동빈도

부조화

규칙 반

친사회

.56

.68

.67

.67

.73

.75

.66

.62

.70

부조화행동과교칙 반행동이학교에있어서의일탈행

동이다. 친사회 행동은 높은 규범의식과 련되는 행동

으로 상됨으로, 규범의식과 일탈행동과의 련을 검토

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생각되어부가시켰다. 본연구에

서는 일탈행동에 해당하는 부조화행동과 규칙 반행동

그리고친사회 행동의 3가지행동에미치는규범의식의

향을검토하 다. 각하 역별 체문항수는부조

화행동이 5개 문항, 교칙 반행동이 5개 문항, 친사회

행동이 5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그 경로계수가낮

은두문항을삭제한확인 요인분석이그림 1이다. 구성

개념에서 측정변인으로의 경로계수는 표 화된 것이다.

경로계수는 .42～.69사이에 있어 양호한 편이다.

부합도지수는 χ2이 553.32이며, 자유도가 124, 유의수

은 .001이다. 그리고 GFI가 .92, AGFI가 .89, CFI가

.84, RMSEA가 .05 다. χ2검증은 이스수의 향을받

기쉬워 이스수가많아질수록유의확률이 0에가까워지

는 경향을 가진다(田部井, 2001; 山本,1999). 본 연구는

이스수가 500이나 되는 많은 수이므로 유의확률이 낮

아졌다고 본다. 그리고 모델부합도 지수인 GFI나　AGFI

가 양호하며, 하나의 부합도 지수인 RMSEA가 .05이

하이므로(山本, 1999) 체 으로본모델의부합도는양

호하다고 평가된다. 3개의 하 역(부조화행동, 규칙

반행동, 친사회 행동)의각각 개인규범의식, 집단규범에

한의식, 행동빈도의신뢰성계수는표 2와같이일 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신뢰성 계수는 표 1의 문항을

검토한 것이다.

부조화행동과 규칙 반행동의 규범의식은 측정 수가

높을수록일탈행동에 해 정 인인지를 한다는의미

이며, 친사회 행동의 규범의식 수는 높을수록 친사회

행동을 정 으로 인지한다는 의미이다. 행동빈도의

수는 높을수록 행동빈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리더십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부합

도지수는 GFI=.94, AGFI=.91, CFI=.95, RMSEA=.05이

므로, 모델의부합도는양호하다고평가된다. 하 역은

각각 ‘P형지도 유형’, ‘M형지도 유형’이 있다.

그리고 내 일치도를 검토하기 해서 α계수를 산출

한결과 ‘P형지도’는 α=.79이며 ‘M형지도’는 α=.91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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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 일치도를 나타냈다.

학 응감

학 응감 척도에있어서도상기와동일의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부합도 지수는 GFI=.93, AGFI=.88, CFI=.94,

RMSEA=.06이므로, 모델의부합도는양호하다고평가된

다. 하 역은 각각 ‘교사와의 계’, ‘ 우와의 계’가

있다.

그리고 내 일치도를 검토하기 해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사와의 계’는 α=.88이며 ‘ 우와의 계’는 α

=.74이어서 일정의 내 일치도를 나타냈다.

측정변인간의 계

각 척도 간의 상 계수를 표 3에 제시하 다.

표 3에의하면 .6이상의강한상 을보이는곳은학

응감 에서 ‘교사와의 계에 있어서의 응감’과 ‘P

형지도’ 그리고 ‘부조화에 한집단규범’과 ‘규칙 반에

한집단규범’과의사이 다. .4이상 .6이하의 정도의

상 계를보인곳은 ‘M형지도’와 ‘교사와의 계 응

감/P형지도’의사이 다. 그리고 ‘부조화’와 ‘규칙 반’으

로 표되는일탈행동에 한규범의식이서로 정도의

정 상 을보 고, ‘친사회 행동’에 한규범의식과는

정도의 부 상 계를 보 다.

그리고학년과성별의 변인과다른변인들과의사이에

서 강한 상 을 보이지 않는 이 특징 이다.

행동빈도에 한 측변인의 상 공헌도

행동빈도에 한 측변인의 상 공헌도를 체효

과, 직 효과, 간 효과 측면에서 요약하면 표 4, 그림 2

와 같다. 경로분석을 통해 개인규범에서 행동에 미치는

직 효과와 래집단의 규범의식을 경유해서 행동에 미

학년 성별 교사 우 P형 M형 개/부 집/부 헹/부 개/규 집/규 행/규 개/친 집/친 행/친

학년 2

성별 -.04 2

교사 -.21** .06 1.00

우 -.03 -.19** .34** 1.00

P형 -.15** .07 .78** .27** 1.00

M형 -30 .06 .43** .18** .57** 1.00

개/부 .07 .05 -.21** -.01 -.18** -.27** 1.00

집/부 .07 .03 -.10 -.06 -.19** -.17** .40** 1.00

행/부 -.05 .16** -.18** -.11 -.08 .01 .31** .17** 1.00

개/규 .06 -.00 -.26** -.10 -.30** -.27** .49** .25** .11* 1.00

집/규 .02 -.00 -.08 -.13* -.16** -.15** .25** .61** .11* .41** 1.00

행/규 -.04 .08 -.18** -.13* -.17** -.07 .18** .12** .42** .34** .14** 1.00

개/친 .02 -.04 .27** .12 .27** .27** -.46** -.25** -.24** -.49** -.28** -.18** 1.00

집/친 -.03 -.07 .12* .19** .21** .16** -.14** -.55** -.11* -.17** -.54** -.06 .40** 1.00

행/친 .07 -.14** .33** .26** .19** .13** -.16** -.10* -.40** -.19** -.10* -.33** .39** .21** 1.00

M 1.50 1.39 2.65 3.28 2.92 3.48 2.11 2.41 3.28 1.98 2.29 2.87 3.82 3.53 2.97

SD

ｎ

.50

500

.49

500

1.06

268

.85

268

1.10

500

.98

500

.69

500

.86

500

.84

500

.69

500

.79

500

.86

500

.71

500

.84

500

.77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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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부-개인규범(부조화), 개/규-개인규범(규칙 반), 개/친-개인규범(친사회 ), 집/부-집단규범(부조화), 집/규-집단규범(규칙 반), 집/친

-집단규범(친사회 ), 행/부-행동(부조화), 행/규-행동(규칙 반), 행/친-행동(친사회 )

표 3. 각 척도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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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행동빈도에 한 측변인의상 공헌도(학 응감)

행동빈도

체효과 직 효과 간 효과

교사와의

계

상

부조화

규칙 반

친사회

.34

.24

.29

.31**

.23**

.32**

.03

.00

-.03

하

부조화

규칙 반

친사회

.29

.26

.38

.23**

.28**

.37**

.06

-.02

.02

우와의

계

상

부조화

규칙 반

친사회

.15

.11

.43

.06

.06

.44**

.10

.05

-.02

하

부조화

규칙 반

친사회

.41

.34

.36

.38**

.39**

.36**

.03

-.05

.00

집단규범(부조화)

개인규범(부조화) 행동(부조화)

.31**

.06
.49**

그림 2. 부조화행동에 한 측변인의 공헌도

치는 간 효과로 나 어 검토하 다. 학생의 일탈행동

과 친사회 행동에 한 측변인들의 상 공헌도를

보면, 교사와의 계에서 응 인학생인경우, 일탈행동

뿐 만아니라 친사회 행동에서도직 효과의 향을 보

다.

‘규칙 반행동’은 개인규범의 향뿐 래집단의 규범

으로부터의 행동에 한 향력은 없었다(.00). 그러나

‘부조화행동’에있어서는 래집단의규범이정 으로작

용했으나(.03), ‘친사회 행동’에서는 부 으로 작용했다

(-.03). 그러나 간 효과는미약한 것이었다. 교사와의

계에서 비 응 인 학생인 경우는 ‘친사회 행동’과 ‘규

칙 반행동’에서직 효과의 향이강했고, ‘부조화행동’

에서 래집단의 규범의식을 경유하는 간 효과의 향

(.06)을 받았다.

우와의 계에서 응 인학생인경우, ‘친사회 행

동’에서는 직 효과가 강하고(.44), ‘부조화행동’과 ‘규칙

반행동’에서는 직 효과의 향은 간 효과보다 작거

표 5. 각규범과행동의평균치, 표 편차, t검증결과(학 응

감-교사와의 계)

분류 n M(SD) t값

개인

규범

부조화행동
상 131 1.99(.61)

2.66**
하 137 2.21(.77)

규칙 반행동
상 131 2.25(.86)

1.92
하 137 2.46(.86)

친사회 행동
상 131 3.16(.80)

2.82**
하 137 3.45(.87)

집단

규범

부조화행동
상 131 1.80(.62)

3.36**
하 137 2.07(.66)

규칙 반행동
상 131 2.17(.78)

1.24
하 137 2.29(.78)

친사회 행동
상 131 2.74(.83)

2.51*
하 137 3.00(.88)

행동

빈도

부조화행동
상 131 3.99(.57)

3.50**
하 137 3.71(.73)

규칙 반행동
상 131 3.63(.81)

1.15
하 137 3.52(.79)

친사회 행동
상 131 3.15(.68)

4.73**
하 137 2.71(.87)

*p＜.05, **p＜.01

표 6. 각규범과행동의평균치, 표 편차, t검증결과(학 응

감- 우와의 계)

분류 n M(SD) t값

개인

규범

부조화행동
상 86 2.07(.69)

.54
하 182 2.12(. 7)

규칙 반행동
상 86 2.36(.86)

.06
하 182 2.36(.87)

친사회 행동
상 86 3.31(.83)

.05
하 182 3.31(.86)

집단

규범

부조화행동
상 86 1.90(.64)

.70
하 182 1.96(.67)

규칙 반행동
상 86 2.22(.75)

.28
하 182 2.24(.79)

친사회 행동
상 86 2.78(.86)

1.18
하 182 2.91(.86)

행동

빈도

부조화행동
상 86 3.93(.63)

1.38
하 182 3.81(.69)

규칙 반행동
상 86 3.65(.75)

1.18
하 182 3.53(.83)

친사회 행동
상 86 3.09(.73)

2.44*
하 182 2.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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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슷했다. ‘부조화행동’에 있어서는 직 효과(.06) 보

다 간 효과(.10)의 향을 크게 받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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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와의 계에서 응 이지않은 학생은 체

으로직 효과의 향이강했고(.38, .39, .36), 특히 ‘규

칙 반행동’에 있어서 간 효과가 마이 스 다는 것

(-.05)은교사와의 계에서 응 이지않은학생의결과

(-.02)와 비슷한 양상이다.

교사와의 계에서 응 인 학생들보다 우와의

계에서 응 인 학생들이 일탈행동에서 래집단의 규

범의식에더큰 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

고 우와의 계에서 응 인학생은 일탈행동에서

체효과의 향이약했고 응 이지못한 학생은 체효

과의 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7. 각 지도유형별 학 수

PM Pm pM pm

학 수

(n)

5

(127)

6

(156)

2

(48)

6

(169)

표 8. 지도유형별 학 응감의 평균값과 표 편차

교사와의 계 우와의 계

PM형 지도

Pm형 지도

pM형 지도

pm형 지도

3.18( .97)

2.85( .96)

2.60(1.07)

2.10( .97)

3.44(.78)

3.24(.86)

3.52(.91)

3.12(.86)

학 응감과 ‘개인의규범의식’, ‘집단규범에 한의식’,

‘행동빈도’와의 련

학 응감과 ‘개인의규범의식’, ‘집단규범에 한의

식’ 그리고 ‘행동빈도’와의직 인 련을검토하기

해학 응감(교사와의 계, 우와의 계)의상/하

집단에 따라 ‘개인의 규범의식’, ‘집단규범에 한 의식’,

‘행동빈도’(‘부조화’, ‘규칙 반’, ‘친사회 행동’)의 평균

값의차를 t검증에의해비교했다. 표 5는 ’교사와의 계

‘에서, 표 6는 ’ 우와의 계‘에서의 검증결과이다.

표 5를보면, 개인규범의식, 집단규범의식, 행동 체에

있어서평균치의차이를보이는 곳은 ‘부조화행동’과 ‘친

사회 행동’이었다.

‘교사와의 계’ 상 집단은 하 집단과 비교하여 규

범의식에서는 ‘부조화행동’에 해서는 부정 이었으며

(개인규범 t=2.66, p<.01, 집단규범 t=3.36, p<.01), 일탈

행동이아닌 ‘친사회 행동’에 해서는 정 (개인규범

t=2.82, p<.01, 집단규범 t=2.51, p<.05)이었다. 즉, 하

집단과 비교하여 상 집단이 높은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행동빈도에 있어서는상 집

단이 ‘부조화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t=3.50, p<.01), ‘친사회 행동’도 더 많이 보고하고 있

었다(t=4.73, p<.01).

표 6을보면, 우와의 계에서는행동빈도의 ‘친사회

행동’에서만 유의차를 보 다. 상 집단이 친사회 행

도에 해 정 이었다(t=2.44, p<.05).

교사의 학생지도유형과 학 응감과의 련

지도유형별 학 응감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토하기

해먼 지도유형을분류하 다. P/M형지도유형의상/

하 집단의 분류방법은 P형, MＭ형 모두처음에는 학

별평균값을산출하 다. 그리고분석단 를학 으로하

여 평균값을 산출하 다(각각 P형=3.46, M형=3.03). 그

평균값을기 으로 하여 각학 을 지도유형의상 집단

과 하 집단으로 분류하 다.

표 7은 각 지도유형별 학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교사

는교과를가르치며학 을운 해나가는데강한지도력

이 필요로 하므로, pM형 지도유형수가 2반으로 게 나

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교사의지도가학 응감에미치는 향을검토하기

해학 응감(교사, 우)을종속변인으로 하는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Tukey에 의한 사후분석

을 실시하 다.　

표 8은 지도유형별 학 응감(교사, 우)의 평균값

과 표 편차를 표시하 다.

그결과 ‘교사와의 계’에서는 PM형지도와 pm형지

도의사이, Pm형지도와 pm형 지도의사이에유의한차

이가있었다(p<.01). 그리고 PM형지도와 pM형지도사

이에서도유의한차이가있었다(p<.05). 학생과교사와의

인 계에미치는교사의지도유형은 PM형과 Pm형지

도유형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와의 계’에서는 PM형 지도유형 사이에평균값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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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연구는, 학 에 응 인학생, 특히교사와 우와

의 계에서 응 은 학생의일탈행동에 해 검토하

다. 그리고 학 응감에 향을 미치는 교사의 지도유

형은 어떤것인가를 검토하 다. 먼 , 학 응감이규

범의식과 행동빈도와의 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결

과, ‘교사와의 계’에 응 인학생은 응 이지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부조화행동에서 높은 규범의식을 보

다. 그러나 부조화행동에 한 행동빈도도 높아, 높은규

범의식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 다. 이 결과는 친사회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응 이지 못한 학생과 비교하

여 낮은규범의식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빈도

에있어서는더많은친사회 행동을했다고보고하고있

다. 그리고행동에 한개인규범의직 효과가강했다는

결과로 볼 때, 교사와의 계에서 응 인 학생은 래

집단이 거집단이아닐가능성이시사되었다. 이결과는

연구문제 1을 지지한다.

교사와의 계에서 응 인 학생은 교사와의 계를

좋은 방향으로유지시키기 해서학교생활에서 더욱 모

범 인행동을취해야한다는 극 인자세가 상된다.

그런 자세가 높은 규범의식으로 나타났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부조화행동에서 뿐 만 아니라 친사회 행동에서

도 규범의식과 모순되는 행동패턴을 보인 것으로 보아,

교사와 좋은 계를 유지해야한다는 바람직한 사회상과

그것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갈등상황이 많을 것

으로 상된다. 그런 갈등상황은 많은 스트 스를 야기

할 것이다.

최지은, 신용주(2003)는교사와의 계, 래와의 계

를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

을 검토했다. 래와의 계에도 물론 향을 미치지만

학교생활에가장큰 향을미치는것은교사와의 계변

인이었다. 학 성 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응한다는 결과를보고하고 있다. 최지은, 신용주는 이결

과에 해입시 주의교육에서비롯된결과로보고있다.

이것은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응 인지에 한

근본 인 의문을 제기한다. 입시 주의 교육방침을 가지

고있는학교와학교성 이좋아서교사와의 계가원활

한 학생은학교와의 목표가일치함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만족감을느낄것으로 상된다. 이러한시 에서학교

응을 말한다면,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인 계나 학업

이외의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만족감등은 학교 응에 커

다란비율을차지하지않을것이다. 권오정, 김기정(2000)

도교우 계 응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한상

계를보이고있으나상 계수는 .30으로낮은수 이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요인 이외에 학교에 매

력을느낄수있는요인을검토해야할필요성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유형 에서 PM형 지도를

한학 에서교사에게 응 이라는결과가나타났다. 이

것은학 연 감, 학습의욕, 규율 수에 있어서 PM형지

도가 최고득 을 표시했다는 三隅 등(1977)의 연구로부

터도 뒷받침 되는 결과이다. 꾸짖기도 하지만 심리 원

조도잊지않는교사의균형잡힌지도가학 체의

응도을 높 다고 볼 수 있다. 학업 뿐 만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인 계에서학생들이학교에매력을느낄수있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와의 계

에서 높은 응감을 느끼는 것은지도 유형에 의한 것도

있지만지도라는모양을가진빈번한 이 응감을높

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자기반 학생들과 좋은 계를

형성하고유지해 나가기 해서는학생들과 자주 할

수있는기회를만들어교사와학생사이의교류를넓히는

것도 학 응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

고교사와의 계에 응 인학생이높은규범의식을가

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키기 해서는규범의식을높이는교육뿐만아니

라교사와의 계를 심으로하는학 응감을높이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와의 계에서 응 인 학생은 부조화행동

에 있어서 래집단의 규범의식의 향을 크게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와의 계에서 응 이지

않은학생은 행동에 있어서 체 으로 개인규범의 향

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문제 2를

지지한다.

래집단은학생의사회 자원이며사회 기술이풍

부한 래들 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좋은 향을 미친다.

그러나갈등을 내재한 래집단은서로의 발달을 해하

는 나쁜 향을 미친다고 한다(Hartup, 1996). 래집단

안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 한청소년의 발달에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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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치지만, 래집단에 응 이라고할지라도그

래집단의질 측면이좋은것이아니라면청소년의발달

과정에 좋은 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인 계에서발생할 수있는행동이주류인부조화행

동에서그행동의옳고그름을막론하고 우와의 계에

서 응 인학생들의 래집단의규범의식에 따른 행동

은 래집단과 더 공감할 수 있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와의 계를 상/하 집단으로 나 었을 경우

개인규범과 집단규범 그리고 행동빈도에서 평균값의 차

이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래집단에 응 이기때문에바람직한것이아니고

래집단에 응 이지않기때문에 부바람직하지않

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학교 응 그리고 크게는 청

소년의 사회 응에 있어서 래집단의 질과 인 계의

질 측면의 검토가 필수 이다.

河村(2003)는 등학생과 학생이학교생활에서활용

하고있는사회 기술을학 응감과의 계에서검토

하고 있다. 학 에서의 승인감이나 학 응감등의 학

만족감은학생의 화태도, 감정표출, 집단생활에의능동

인참가등스스로새로운인간 계를형성해나가거나

정착시켜나가는 스킬에서큰 향을받는다고 논하고 있

다. 그러나 학교에서 인 계를 원활하게 유지시켜나가

기 해서는교사와의 계에서필요한 요인과 래집단

과의 계에서 필요한 요인은 다를 것이다. 교사와의

계에서는 교사로부터 학생에게로의 일방 인 지시가

부분이어서 학생과양호한 계를가지기 해서는 교사

로부터의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상호 인 교류가없다면 양호한 인

계를 유지하기어려우므로 교사와의 계와 비교해 볼

때 우와의 계에서는학생개개인의사회 기술이더

욱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前田, 片岡(1993)는 공격성을 래들 사이에서 소외

당하는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공격성을 표

출하는 학생 에서도 래집단에서 인기가 높은 학생

도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Lease, Musgrove, &

Axelrod, 2002). 공격성이 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가

거부되는가의 심 인 원인이 되지 않는 반면, 사회

유능감은 수용과 거부 양쪽 모두에 강하게 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우와의 계에서 응

이지 못한 학생은 자신의 일탈행동뿐 만 아니라 친사

회 행동에 있어서도 래집단의 향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다. 이런 학생은 친구들을 사귀고 계를 발 시

켜 나가기 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유능감이 부족한 학

생일지도 모른다. 래집단에서도 주변 존재이며 집단

멤버로부터도 지명도가 낮아 래집단과의 친 한 계

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래집단의 규범의식보다

개인의 규범이 행동에 더 큰 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생활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해 학 이나 학교에

서의규칙을지키도록주의시키는등의외 인원조와학

생 한 사람 한 사람의긴장이나 스트 스 해소에 힘쓰는

내 원조에균형잡힌교사의지도행동이라할지라도학

생의 우와의 계에는 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

다. 학생의 우와의 계에 직 인 지도가 아닌 학

분 기개선이나 학 의 단결력등에 노력하는간 인

지도가 학교생활에서의 우와의 계를 개선시키는데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 응감(교사, 우)을 상 집단과

하 집단으로 분류했을 뿐으로 상 집단과 하 집단이

교사나 우와어떤상호작용을하는가에 해서는검토

하지 않았다. 교사와 좋은 계를 유지하는 학생과 그

지않은학생, 반친구들과좋은 계를유지하는학생들

과그 지 않은 학생들의 인 계 형성과정에 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검토해 나갈 것이다.

, 왕혜옥, 김 웅(2004)은부모에게안정 인애착을

하고있는아동은교사와의 계에서도높은 응감을보

인다고기술하고있다. 가족요인이교사와의 계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은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이나 규범의식에

있어서도가족의 향력이 시사됨으로이것에 한검토

는 앞으로의 과제로 한다.

한편, 본연구는부산에소재하는한 학교에재학

인 1, 2학년생들만을 조사 상으로 하 다. 샘 에 치우

침이 상되므로본연구결과의일반화는어려움이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이러한문제 에도 불구하고본연구는 학생

들이 래집단을 어떻게 인지하고있는가에 해살펴

으로써 교육원조자들이 학생들의 윤택한 학교생활을

원조할수 있는 교육활동의기 자료를 제시하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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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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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elf-norms and Consciousness

Peer Group Norms on Individual Behavior at Class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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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s to examine empirically students’ use of norms, both individual or self-norms and

consciousness peer group norms, and the effect these have on individual behaviors, while focusing

attention on student adaptation in class to other students and teacher instruction. Data were collected in

19 classrooms, with a total of 643 students (grades 7-8). The question sheet measured self-norms,

consciousness toward group-norms, behavior frequency, teacher instruction, classroom adaptation. The

calculated relative weight of self-norms, consciousness toward group-norms to behavior frequency when

split into high and low levels of classroom adaptation, indicated that, in relation to consciousness toward

group-norms and behavior frequency, the overall tendency was for relative weight figure to be high of

consciousness toward group-norms in the low-groups relation to their teacher, and in the high-groups

relation to their classmate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since a strong predictor of class adaptation

was the performance of teacher instruction, importance needs to be placed on not only teacher instruction

that heightens norm consciousness, but also instruction that increases class adaptability, when debating

the control of problem behavior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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