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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에서 실시한「2022년
전국청소년활동정책 지표조사」를 통해 수집된 B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80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29.0과 Hayes(2017)의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적용한 회
귀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
존중감 역시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활동 만족감
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영향을 부분매개 하였

다. 즉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갖는 함
의와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활동 만족감,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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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청소년은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여러 보고서를 보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한국방정환재단(2021)의 「2021년도 한국어린

이·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
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인 22위로 나타났다. 이듬해 통계청 통계개발

원(2022)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
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2023)의 ‘2023 아동행복지수 보고서’에서 역

시 행복지수가 낮은(하 집단) 아동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
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주관적 행복감은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라 할 수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으

로도 해석된다(Diener, 1984). 행복감이란 정서 상태나 만족의 측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좋
은 감정으로 여겨지며, 여기에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 가지 핵
심적인 특성, 즉 삶의 만족감, 높은 긍정정서와 낮은 부정정서가 주요 요소로 포함된다

(Seligman, 2002). 이들 요소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측정하는 행복의 프레임
으로도 사용되고 있다(Diener, 2000). 한국 청소년의 낮은 행복지수는 그들이 긍정정서를 덜
경험하고 부정정서는 더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주관적 행복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에게 심리적으로나 적응상의 이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관적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삶의 전반
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Myers & Diener, 1995). 반면에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그들의 삶의 상황과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고 여겨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Myers & Diener, 1995). 또한 높은 수준의 긍정정서는 삶의 에너지와 집중도
를 높여주고 개인의 건강과 안녕감을 증진케 함으로써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나, 부정정
서는 개인의 행동을 축소시키고 공격이나 도피와 같은 행동을 발생시켜 삶의 목표와 수행에

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Elliot & Thrash, 2002; Watson, Clark, & Tellegen, 1988).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
은 청소년보다 내재적 가치를 더 중시하며 타인을 향한 높은 신뢰감 및 사회를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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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며(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제선, 2013), 심리적 및 정서적 측면 주
관적 건강 상태, 교육 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상록, 김은경, 윤
희선, 2015). 나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물질이나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 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상규, 2018). 이렇듯 청소년의 높은 주관적
행복감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도모 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 3호에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

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

태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활동은 진취성, 정체성 탐구 및 성찰, 정
서적 학습, 팀워크 기술 개발, 지역 사회 구성원과의 유대 형성 등과 연관이 있다(Hansen, 
Larson & Dworkin, 2003).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집단과 관계를 형성
함으로써 사회화를 이루어나가게 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며, 타인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얻게 된다(권일남, 오해섭, 이교봉, 2010). 
최근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높은 만족도가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나 운동과 같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숙제
나 비디오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하였으며, 비행에도
덜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omez-Baya, Gaspar, Corrêa, Nicoletti, & Garcia-Moro, 2023; 
Lim & Lee, 2019). 청소년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인과관계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체험활동
이나 수련활동, 문화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높은 만족감은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
하였다(류시영, 강방훈, 2012; 박동진, 김송미, 2021; 진은설, 2013; 함승우, 2016). 이러한 결
과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청소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왜 그들의 주관적 행복

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청소년활동의 영향을 강화하는 데 기

여하는 바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만족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갖
는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다. 즉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주
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적 자원이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Rosenberg, 1979),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
회적 적응을 돕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 및 중요성
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평가의 개념이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지적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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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자아개념과는 구분된다(Maddox et al., 2001).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 즉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Erikson, 1963).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지각과 인식
을 발달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평가와 반응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많은 청소년
이 SNS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지 알고자 하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경우 부적응적인 자의식이 활

성화되기도 하고 부정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박영순, 2020). 따라서 청소년기 긍정적이고
적절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한편,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오가는 청소

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김지혜, 2012; 
류시영, 강방훈, 2012; 이시연, 2019; 차한솔, 김주일, 2015). 이 연구자들은 청소년활동 참여
에서 오는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시연(2019)은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집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이후 성인이 되어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시기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력도 좋아졌는데 이 역시
그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가능했음이 드러났다(차한솔, 김주일, 2015). 이렇듯 청소년
활동 경험은 참여하는 이들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향상에 의

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은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수록 그들의 행복

감을 높여주며, 자아존중감의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는 주관적 행복감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김순규, 최혜정, 박신애, 2012; Gomez-Baya et 
al., 2023). 하지만 청소년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 비
해 그 활동이 주는 만족감과 행복감의 과정에서 갖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을 매
개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이 갖는 함의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여 얻는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감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계성
이 향상되고, 기량과 능력이 증진되는 경험이 활동 만족감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개인
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활동에서 얻은 높은 만족감은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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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시연(2019)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주관적 행복
감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해 얻은 만족감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만족감
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로 인한 활동 참여 공백기 이후 청소년의 활동 참여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보고 내용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주요 요인임을 규명
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통한

행복 증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전국청소년활동정책 지표조사」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청소년활동 정책의 성과를 제시하고, 청소년활동 현장 및 청소년지도자의 방향 설정
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중·고등학
교 2학년 재학생 15,7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B지역 청소년의 데이터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험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진 가운
데 본 연구자가 활동하는 지역의 청소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

이며, 이를 통해 B지역 청소년활동의 계획 수립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위 조사의 자료수집에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B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적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어 분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리하
며,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데이터의 사용은 관련
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B지역에 소재한 3개 중학교와 3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전원

이었다. 이 조사의 자료수집은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학교 교사의 협조를 통해 자기보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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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응답 완료된 설문지를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총 1,301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이 없어 만족도
에 응답하지 않은 219명과 거주지역이 다른 6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전체 80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정리하자면, 청소년활동 유형 10가지 중 한 개 이상의 청소년활동에 참
여한 경험이 있어 만족도에 응답한 B지역 거주 청소년 80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390명(48.4%)이 남자 청소년이었으며, 중학생이 406명(50.4%), 고등학생이 400명
(49.6%)이었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활동 만족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청소년활동정책 지표조사」의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 척도의 점수이다. 이 척도는 문
성호, 문호영, 김용대(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2018)가 수정하
여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에서 사용한 것이다. 
임희진 외(2018)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에서 청소년활동을 10가지 영역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과학/정보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자원봉사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 기타 청소년 참여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간(2021년 8월~2022년 8월), 
이들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 영역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청소년활동 만족도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청소년활동

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 5점
리커트 방식(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희진 외

(2018)의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95로 나타났다.

2)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행복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청소년활동정책 지표조사」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점수이다. 이 척도는 유니세프가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6개 문항(건강, 학교생활,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을 묻는)
으로, 2021년 한국방정환재단이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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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이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로움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또는 혼합방식(비대면과 대면 방식

의 혼합)으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관적 행복
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소속감과 어울림
등 대인 관계적 요소들이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 정보
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방정환재단(202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1로 나타나, 송지준(2020)이 제안한 Cronbach α값 .6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전

국청소년활동정책 지표조사」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이다. 이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문항을 번안한 것으로, 임희진, 송병국, 안지선(2014)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
였다. 전체 문항은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나타내는 5문항(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
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나타내는 5문항(예, 나는 가끔 나 자신
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적 자아인식을 나타내는 문항은 역채점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희진 외(2014)의 연구에서의 척도
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3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청소년활
동정책 지표조사」에서 수집된 B지역 80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는 SPSS 2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특성과 자
료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각 변수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인 청소년활동 만족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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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
였다. 넷째,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력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7)의 SPSS Process(v.3.3) Macro 모델 4를 적용하여 매개분석
을 실행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함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다. 부트스트래핑은 신뢰구
간 95% 수준에서 5,000회로 검증하였으며, 여기서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인 청소년활동 만족감,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일반

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변수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은 각 변수의 왜도는 절댓값
‘2’이하, 첨도는 ‘7’이하이면 자료의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변수는 모두 이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결과 (N=806)

 ** p < .01

다음으로 청소년활동 만족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r=.169, p<.01), 자아존중감과
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51, p<.01). 이는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높을수록 주관
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인인 

① ② ③ 왜도 첨도

① 청소년활동 만족감 1 -.384 -.355
② 자아존중감 .169** 1 -.406 -.355
③ 주관적 행복감 .625** .251** 1  .002 -.507

최솟값 2.000 1.000 1.000
최댓값 5.000 5.000 4.000
M(SD) 3.881(.774) 3.766(.872) 2.95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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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감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625, p<.01).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만족감과 자아존중감, 청소년
활동 만족감과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간 선형성이 모두 확보되었다. 
또한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가 .625 이하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 역시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일현, 2015).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위하여 Hayes(2017)의 SPSS Process(v.3.3) Macro 모델 4를이용하였다. 그결과는 <표 2>
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SE t F R2

1 청소년활동 만족감 주관적 행복감 .222 .251 .030 7.340*** 53.872 .063
2 청소년활동 만족감 자아존중감 .101 .169 .021 4.855*** 23.567 .029
3 청소년활동 만족감

주관적 행복감
.133 .149 .024 5.442***

281.656 .412
자아존중감 .893 .600 .041 21.852***

 *** p < .001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회귀모형이 통
계적으로유의하였으며(F=53.872, p<.001), 이모형의 설명력은 6.3%로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종속변인인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51, p<.001), 이는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높으면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청소년활동 만족감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F=23.567,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자아
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169, p<.001), 이는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높
아지면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청소
년활동만족감, 자아존중감의회귀모형도유의하였으며(F=281.65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1.2%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독립변인인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유
의한 정적인 영향(β=.149, p<.001)을,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 역시 유의한 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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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60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지 않
고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이후에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졌다(β=.251→β=.149). 이는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
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만족감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결과를 확인하였다. 절차에 따라 5,000
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 검증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직접효과 .133 .024 .085 .180
간접효과 .089 .021 .048 .132
총 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 .222 .030 .163 .282

 간접효과: 청소년활동 만족감(X) → 자아존중감(M) → 주관적 행복감(Y)

분석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LLCI와 ULCI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청소년활동 만족감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청소년활동 만족감과 주관적 행복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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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감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청소년활동정책 지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B지역의 806명의 데이터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및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주관적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순규 외, 2012; 류시영, 강방훈, 2012; 박동
진, 김송미, 2021). 자아존중감 역시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Gomez-Baya et 
al.(2023)와 같은 선행연구와도 부합한다.
둘째,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김영서, 홍세희, 2021; 김윤나, 박옥식, 
2009). 특히 봉사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경험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
정적 정서를 불어넣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역시 증진될 수 있다(Lim & 
Lee, 2019).
셋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활동 만족감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활동 만족감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이 자아존중감
을 높이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더욱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
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류시영, 강방훈, 2012; 여종일,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양질의 청소년활동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
용을 종합하여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활동 내용,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 등이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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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더 밀접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의 크
기는 크지 않더라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Branden, 2015). 또한, 임영
식, 문성호, 정경은(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인증수련활동 7가지 영역 모두에서 청소년활동
만족도와 그 효과가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청
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활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

년활동은 단순한 시간 채우기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 중요한
수단임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청소년활동 요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과 2020년에 비해 2022년 B지역
청소년활동 만족도가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활동 공간, 리더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정 대상
이나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만족감
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영식 외, 2009).
셋째, 청소년 주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종수(201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한 활동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주관적 행복감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
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가 높아질수
록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아존중감

이 이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학문
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높임으
로써 궁극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경로임을 밝혀냈다. 이는 청소년의 행
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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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Orth & Robins, 201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단순한 여가 활동의 차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심리적 지원 활동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적으

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
록 주관적 행복감이 증진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삶
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활동
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방안

마련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김윤나, 박옥식, 2009).
셋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과 혼합형 활동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

서 차별화된 의의를 가진다.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팬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
서도 청소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비대면
또는 혼합형 청소년활동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비대면 활동의 효과를 보완하는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비대면 활동의 프
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높
은 수준의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ter, 1993). 본 연구는 이러
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활동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

증적으로 밝혀,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

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활동이 단순히 시간 채우기식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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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과 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양적 확
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의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심
리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이후 사회적 지원, 또래관계, 학교 적응력 등 다양한 변인들이
청소년활동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된 연구모델을 적용하
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과 의의를 가지는 반면 제한점 역시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와 달리 자아존중감은 다른 변인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
용하였는데 이 기간의 청소년활동은 비대면 활동이 많아 그 취지와 목적이 불충분하게 전

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아존중감은 발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비교
적 탄탄한 개인 내적 특성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나 회기에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면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이해

된다(Maddox et al., 200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변수(가정환경, 성적, 교사와의 관계 등)를 통제하지 못한 것도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을 만 9∼24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B지역의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또
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는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자기 보고식 설문 방

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편향이나 선호 경향성이 응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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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만족도 측정의 문항이 실태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활동 참여 기간이나 활동유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타당한 측정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활동 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매개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함승우(2016)가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만족이 자기수용과 타인 신
뢰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것처럼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추

가하여 결과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함

께 고려한다면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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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on Subjective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Lee, Haeun*4)∙Park, Youngsun**5)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subjective happiness. Data from 80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Korea, were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Youth 
Activity Policy Indicator Survey 2022” conduct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Service 
Center. The analysis utilized SPSS 29.0 and Hayes' (2017) SPSS Process Macro Model 4, 
employing regression analysis and the bootstrapping method to verify mediation effects.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subjective happiness. Second,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Third,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happiness. Finally, self-esteem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nd subjective happiness. This indicates that greater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not 
only directly enhances subjective happiness but also indirectly contributes to it by 
improving self-esteem.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as a means to foster subjective happiness in adolescents, particularly 
through its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the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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