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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psychological changes and problems may occur during adolescence. This study began based on the significant 
event in 2015,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implemented the two-children policy. When the first child in a family 
becomes a high school student, parents may have the second child. Meanwhile, regarding the first child, psychological 
changes may occur, such as feelings that parents are more interested in the first child’s younger brother or sister. 
School is a place at which students spend most of the day acquiring knowledge for the future life, as well as developing 
desirable persona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changes of adolescents and to support 
their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school planning. After developing the questionnaire based on precedent studie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high school students in China to identify their needs of school facilities and life, and 
to propose school planning for smart school supporting thei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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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중국통계국이 발표한 2017년 말의 기준에 따르면 중

국안구는 공식적으로 13억 9008만으로 세계인구의 1/5
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인구문제로 1978년부터 

한 가족에 한 자년만 가질 수 있는 산아제한정책을 실행

하였다. 하지만 ‘2007-2020년 중국 60세이상 인구통계’
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중국통계국 추산에 의하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억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점차적으

로 부부 중 한 쪽이 독자일 경우,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첫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된 시점에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가 빈

번하게 생기게 되었고, 이런 경우에 첫 자녀는 부모가 어

린 동생에게 더 관심을 준다고 느끼게 됨으로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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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게 된다(LUO, 2018).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

신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희숙 

외, 2010). 하지만 동양문화에서는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

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들의 성장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녀의 청

소년기 발달과업을 지체시키는 현상을 빚기도 한다(김영

희, 2001). 학교는 학생이 미래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

우고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며 하루 중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공간이다(진붕, 2015). 하지만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 및 기타 학교구성원들과 생활하는 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갈등, 불안,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우울증 등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손정우 외, 2000). 그러므로 학생들의 정서적 불

안 및 혼란을 줄이고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학교 환경 및 서

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정유리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동양문화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등을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

하여 청소년의 특징 및 감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관련 평가요인 등을 파악한 후 이

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재 학교의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조사하여 청소년 정

서를 지원하는 학교계획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이용에 관한 연구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에 관한 우려가 증가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

하게 됨에 따라 신체, 심리,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의 여러 

부문에서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불

안, 초조감이 생기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해

야 한다는 강박증세도 나타나게 된다(Bianchi & Phillps, 
2005). 충동, 우울, 자존감 및 스트레스 수준은 청소년의 

중독성 스마트폰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심리

적 변수로 확인되었다(이진영, 2006). 특히 청소년들의 

의존성과 회피성 같은 성격특성과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사용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최재천 외, 
2014).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많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겪을 수 있는 동시에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은 보다 스마트폰에게 의존하는 중독 사용자

가 될 가능성이 크다(Ha et al., 2008). 또한 스마트폰에 

의존한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의존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왕팅, 2011).
다른 어떤 매체보다 청소년의 발전에 가장 큰 심리적

인 영향을 주었던 매체는 컴퓨터 게임이었다(김은정, 
2005).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온라인 게임

이 일반화되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그만큼 청소년들

의 학습, 오락, 사회적 관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

서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었

다(조일주, 2009).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중에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80%로 

중국도 그 현황이 비슷한데, 2015년 인터넷 네트워크 정

보 센터에서 발표한 중국청소년의 온라인행동에 대한 연

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2억

870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제일 많

았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중독은 청소년들에게 부정

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게 하는데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 
열등감, 충동 같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이창호 외, 
2014). 또한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는 한동안 인터넷을 사

용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우울해지고 초조함, 답답함

을 느끼게 되는데, 즉 강박적인 사용과 집착이 형성되어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한국정보

문화진흥원, 2003). 한덕현, 이영식(2013)의 연구에 의하

면 폭력적인 게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의 성격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였고 최나야, 한유진

(2006)은 게임중독에 빠지게 되는 감정적인 특성은 충동

성임을 보여주었다. 권재환, 이은희(2005)는 인터넷이나 

게임중독에 빠지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충동성뿐만 아니

라 공격성과 낮아진 자존감을 함께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뿐만 아니라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감성적

인 특성들은 모두 비슷하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즉, 
불안감, 우울증, 초조감,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나

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2. 중국 두 자녀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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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6년부터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정책

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뒤늦게 두 번째 자녀를 가지게 되

면서 어린 동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첫 자녀인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부모님들의 동생에 대한 관심에 자신들

이 소외되었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따

른 극단적인 행동도 발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첫 자

녀는 걱정, 불안, 당황, 반항, 슬픔, 이기심, 과도한 자기 

보호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감성은 생길 수 있다(Li et 
al. 2017). 예를 들어, 동생이 생기면 부모님이나 다른 친

척들에게 ‘나를 계속 사랑하나?' 또는 ‘동생이 있어 이제 

나는 필요 없는건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 왕리준

(2018)은 가족 내에서 두 번째 자녀의 존재는 첫 자녀의 

심리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첫 자녀의 

반항심과 질투심이 심해질 수 있고 열등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Ma & Zhang(2019), 양친칭(2015)도 비슷한 주장을 제

시했는데, 두 번째 자녀 때문에 첫 자녀는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상실감, 불만감, 질투감, 반항심, 초조감을 느낄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즉, 중국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어린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 반
항심, 질투감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성적 특성이 나타

날 수 있다. 

3.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미래학교에 관한 연구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고 인성을 기르기 위해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거주공간이다. 따

라서 학교의 주요 사용자로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도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

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관련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학업과 

여가활동이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어 학업, 복지 및 여

가공간을 함께 제공하기를 요구했다(하상희, 박정아, 
2016). 예를 들어, 도서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 지원시

설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거나 공간활용도를 올릴 수 있

도록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나 대량 미디어 관련시설을 제

공하는 것이 미래의 추세라고 강조하였다(조동현 외, 
2004).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은 언제 어디서도 공부할 수 

있는, 즉 유비쿼터스(ubiquitous) 학습 환경, 지속가능한 

학교건축, 다양한 모습의 학교건축, 무장애 및 안전한 학

교건축의 개념을 말한다(이연수, 2009).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학교의 변화 방향은 스마트학교(smart school), 
글로벌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connected school), 생태지

향적 학교(eco-friendly school), 안정하고 즐거운 학교(safe 
& fun school)로 변화할 예정이라고 한다(윤석훈, 2017). 
즉, 미래학교에서는 안전성(security), 스마트(smart), 녹색

(green), 커뮤니티(community), 즐거움(fun)이 기본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오명신, 2015). 미래교육을 위해 학습공간 

형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이용한 가변적인 

공간구성, 오픈플랜, 공용공간의 확보 등이 특징으로 나

타난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시설에서도 신· 
재생애너지 시설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재화용 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수거함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운동장 먼지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위해서 잔디, 스
프링클러 등의 설치도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사물함, 무

인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청소로봇, 조명 자동조절장치, 
실내환경 자동조절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효율적

인 교수법 및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의 필요성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사의 상

호작용을 지원하거나 적극적인 개인학습을 지원하는 시

설에 대한 요구가 높고 이를 위한 학습지원 시설로 학생

용 컴퓨터,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도 제시되고 있다(송병

준, 주법, 2011).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ICT) 기반으

로 풍부한 자료와 첨단 교육시스템을 통해 자기 주도적이

고 흥미로운 교육환경으로 만듬으로써 학생 개개인 수준

과 맞춤형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스마트 학

교 개념이 최근  학교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다(김소영 외, 
2014).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중국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

해 중소규모 도시로 랴오닝성 대련시를 조사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랴오닝성은 중국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면적은 

15여만 km²으로 국토 총 면적의 1.5%를 치지하며, 대련

시는 랴오둥 반도 끝에 위치하고 2018년 기준으로 인구

는 594.9만 명을 달한다. 조사대상 고등학교는 1964년에 

설립된 ‘대련시 사십사 중·고등학교(大连市四十四中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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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949년에 설립된 ‘대련시 이십사 고등학교(大连市二
十四中学）’이다. ‘대련시 사십사 중·고등학교(大连市四
十四中学）’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된 학교로 건축

면적 12,000 ㎡, 녹지면적 400 ㎡, 실외운동장 8,500 ㎡
의 규모로 고등학생은 약 800명 정도이다. ‘대련시 이십

사 고등학교(大连市二十四中学）’는 건축면적 28,675 
㎡, 녹지면적 9715 ㎡의 규모로 학생은 약 1500명 정도

이다. 본 연구의 조사는 개발된 조사척도를 활용하여 선

정된 두 학교의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학

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림 1] 조사대상 고등학교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파악

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 보건기구(WHO)가 1961년에 건강한 주거표준으로 

제안한 보건성(health), 안전성(safety), 쾌적성(amenity), 
편리성(convenience)을 중심으로 선행논문을 고찰하였

다. 학교의 학습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안전성’은 학교

시설의 안전, 네트워크 안전을 중심으로, ‘쾌적성’은 자연

친화적 환경, 충분히 공간 및 시설 여부에 대해, ‘편리성’
은 개인별 학습기자재 활용여부에 대해 논의되었다(김창

민, 박인우, 2012). 학교의 공간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 ‘사회성’을 중심으로 조사

되었고(박진경 외, 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에

서는 교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주로 폭력예방과 프라

이버시 여부로, ‘쾌적성’은 공간배치 및 설비의 사용상태, 
유지 및 관리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박혜선, 하미경, 

2012). 특히 조경시, 아이게림(2017)은 학교 시설에 대한 

평가항목을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미래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며, 박지은, 이명선(2002)은 학교사고 

예방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안정성’으로 파악하였고, 송

병준 외(2012)에 의하면 학교시설개선을 위하여 ‘건강성’
을 위생시설로, ‘쾌적성’은 교육시설과 친환경 건축물로 

구분하였다. 미래학교 공간구축과 관련해서 계보경

(2017)은 ‘안전성’, ‘쾌적성’, ‘미래성’, ‘사회성’이 확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학교 환경 

및 시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안전성, 건강성, 쾌적성, 편

리성을 네 가지 주요 평가항목으로 도출하고 각 세부 평

가요소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에 필요한 조사척도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

소년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 학교생활 관련 문

제점, 학교생활 및 학교환경 만족도, 스마트학교에 대한 

요구, 의식 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3. 조사분석방법 

한국, 중국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진행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

마트폰, 인터넷, 게임 이용, 중국 두 자녀 정책에 관한 현

황,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미래학교에 관한 연구내용들

이 분석되었다.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두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3월12일부

터 24일까지 2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20
부가 배포되고 105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내용이 모두 

유효한 100부의 설문지를 선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성별, 나이, 
통학시간, 형제자매유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

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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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N(%)

성별 

남성 50(50)
여성 50(50)
계 100(100)

나이

14-15 16(16)
16   72(72)

17-18 12(12) 
계 100(100)

통학시간 

30분미만 35(35)
30분이상 1시간미만 40(40)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2(22)

2시간 이상 3(3) 
계 100(100)

형제자매

외동 65(65)
어린 동생이 있음 17(17)

연상의 형(오빠)이나 누나(언니) 있음 17(17)
쌍둥이 1(1)

계 100(100)

동생을 더 
사랑한다 생각

있다 15(88.2)
없다 2(11.8)
계 17(100)

학교에서 고민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해결방법

아무것도 안하고 혼자 있음 50(50)
친구와 이야기 함 38(38)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2(2)
기타 12(12)
계 100(100)

학교 내 심리적 건강에 대한 
검사여부

0회 76(76)
1회 12(12)

2회 이상 12(12)
계 100(100)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중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0%를 치지

하였으며 학생들의 나이는 16살이 72%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다. 평균통학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40명

(40%)으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30분 미만이 35명

(35%) 순인데, 조사대상의 7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1
시간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통학과 관련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편이었다. 중국이 최근 두 자녀정책을 실시

하고 있는데 비해 어린 동생이 있는 경우는 17명으로 많

지 않았으나, 이들 15명 중에 부모님이 어린 동생에게 더 

관심을 주는 것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88.2%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어린동생의 존재감으로 인해 첫 번째 

자녀인 청소년들은 소외감, 외로움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심리적 상황을 겪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

였는데, 50(50%)명에 해당하는 많은 학생들이 ‘아무 것

도 안하고 혼자만 있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친구

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38명(38%), ‘어떻게 해야 할지 모

르겠다'가  2명(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응답한 내

용으로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 ‘무절제하게 많이 먹다',  
‘노래를 들으면서 운다', ‘운동한다', ‘책을 읽는다'가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고민이 생겼을 때 학교의 

다른 구성원이나 프로그램 등을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고민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여준다. 학교 내에서 심리적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24%로 낮

은 비율로 나 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변화와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

리적 검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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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ean S.D
혼자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됨 3.34 1.24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 있음 2.31 0.99
친구끼리 경쟁이 부담스러움 3.18 1.06
미래에 대해 막막하다 느낌 3.17 1.33

학교에서 친구와 사귀기 힘듬 3.82 1.12
선생님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음 3.89 1.03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는 것은 보통이라고 생각 2.55 1.21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힘듬 3.97 1.09

<표 2> 학업과 학교생활현황 

항목               분류 N(%)

학교에 있을 때 수업사이 쉬는 시간 활동*

잠을 잠                      67(67)
매점에 음식을 먹으로 감    37(37)

친구와 채팅함                71(71)
운동함                       15(15)

화장실에 감  54(54)
선생님께서 질문을 함         20(20)

예체능과목 일주일 수업횟수 (실제 수업만 

포함)    

3회 미만                     45(45)
3회 이상   55(55)

계          100(100)

*다중응답

<표 3> 수업관련 현황

2. 학업과 학교생활현황

학생들의 학업 및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학

업과 학교생활현황은 <표 2>와 같다.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

렇지 않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학교 수업관련해서 쉬는 시간 활동과 예체능과목 관련 

조사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중

간에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

중응답으로, 친구와 채팅을 한다는 응답이 71명(71%)와  

‘잠을 잔다'는 응답이 67명(67%)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

며, 그 다음으로는 화장실에 가거나(54명) 음식을 먹으로 

매점에 가는(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 사이의 짧

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하기 보다는 잠

을 보충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을 먹는 기본적인 생

리적 행위를 해결하는데 쉬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다'는 응답이 20명(20%)이고 더구나 ‘운동한다'
는 응답이 15명(15%)정도로 쉬는 시간을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꽤 많은 편이었다. 이상의 

답변들을 살펴본 결과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들은 5-10
분정도 짧은 시간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만족시

키기에는 부족함으로, 필요에 따라 수업 중간 중간에 20
분 정도의 충분한 쉬는 시간들이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그 

시간들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오전에 1회에 한에 20분정도

의 쉬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러한 필요를 

이미 인지하고 그에 맞는 쉬는 시간 운영안들이 제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예체능수업은 일주일 

3회 미만인 경우가 45%로 이는 조사대상 학교 중에 한 

학교에서의 예체능수업 실시현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들 학생들의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체능수업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77.8%(35명)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의 정서발달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체능수업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그런 수업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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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N(%)

학교에서 본인이 폭력으로 괴롭힘, 금품갈취, 폭행, 협박을 받아 본 적 있음

있다 23(23)
없다 77(77)
계 100(100)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괴롭힘, 금품갈취,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거나 직접 본 적 있음

있다 23(23)
없다 77(77)
계 100(100)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적 

있다 37(37)
없다 63(63)
계 100(100)

친구와 갈등이 심해 다투거나 싸운 적 

있다 28(28)
없다 72(72)
계 100(100)

학교에서 자연재해나 화재를 당해본 적

있다 11(11)
없다 89(89)
계 100(100)

<표 4> 학교폭력, 갈등 등 학교생활 관련 문제점

항목 Mean S.D

학교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는 스마트폰 중독임 4.24 1.01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고 느끼고, 게임의 폭력적인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적 있음 4.35 0.91

<표 5> 스마트폰, 게임중독 관련 문제점 

3. 학교생활 관련 문제점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갈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는 <표 4>와 같다.  
먼저, 학교에서 본인이 폭력으로 괴롭힘, 금품갈치, 폭

행,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23%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폭력, 괴롭힘, 금품갈치 또는 

협박을 당하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거나 직접 본 적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23%로 예상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

났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나 괴롭

힘 등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

적 경험들은 결국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충동을 느낀다는 비

율이 3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

지 이유로 현재 생활이 힘들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친구와 갈등이 심해져서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8%를 차지하였으며, 
그렇게 응답한 학생들 중에 17.9%가 그런 빈도가 ‘한 달

에 1회 이상’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기에 감정적 다툼이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소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

안감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연재해나 화재사고와 관련

된 질문을 하였는데 실제 이러한 재해나 사고를 경험한 

학생은 11명(11%)으로 예상보다 높았는데 더 심각한 것

은 이러한 재해나 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음에도 그러한 

재해나 사고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시설구축

과 운영 면에서도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필요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 중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

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4
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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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ean   S.D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어서 만족스러움 3.76    1.03

선생님들과 관계가 만족스러움 3.70    1.00
공부하는 조건과 시설이 만족스러움 3.56    1.04

쉴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만족스러움  3.55    1.02
주변 환경이 안전해서 만족스러움 3.64    0.98

통학 길의 조명이 밝아서 만족스러움 3.59    1.04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움 3.56 1.12

<표 6>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교환경 만족도

‘학교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는 등 스마

트폰 중독인 편이다 (4.24점)'라는 항목과 ‘본인이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고 느끼고 게임의 폭력적인 행동이 자신에

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4.35점)'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

생들의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4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대상인 

고등학생들은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용 및 컴퓨터 게임 중

독임을 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게임의 영향

으로 청소년들의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다수의 사회적 일탈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역시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은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알 수 있었다.

4. 학교생활 및 학교환경 만족도

학생들의 학교 생활만족도 및 학교 내외부 환경에 대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

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 3점, ‘그렇다’ 4
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있어서 ‘학교에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3.76점)는 응답과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고민

이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선생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

어서 ’선생님과의 관계에 만족스럽다'(3.70점)는 응답은  

‘그렇다'는 4점에 가까운 점수로 학생들이 교우관계와 사

제관계에 만족한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학생들이 학

교에서 친구와 사귀는 것이 힘들지 않고 선생님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그
밖에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조건과 시설이 만족스럽다

(3.56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만족스럽다'(3.55점), ‘학교의 주변 환경은 안전하

고 만족스럽다'(3.64점), ‘통학 길의 조명밝기에 만족스럽

다'(3.59점)에 대한 응답들 모두 3.5정도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56점으로 보통이상

의 점수를 보여주었으나, 개별항목들에 대한 만족도 값들

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순히 학교환경이나 

시설,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이 단편적인 것들에 

대한 만족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다른 요

소들이 학생들의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5. 스마트 학교 설비, 시설, 기술에 대한 요구 및 의식

학교 내 스마트 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및 의식 조사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본 조사에서는 

스마트 설비뿐만 아니라 학교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녹지, 식물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내 필요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함께 포함시켰다. 학교주변 취

약지점에 보안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1%로 제일 

많았고 이어서 교문입구, 복도, 로비, 교실, 커뮤니티 공

간, 운동장 순서로 대부분의 학교 공간에 보안카메라 설

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녹지 및 식물 설치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로비가 72

명(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통로공간’과 ‘도
서관’, ‘교실’, ‘커뮤니티 공간’,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교실의 다양한 공간에 녹지 및 식물설치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 공간 계획 시 이를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면인식, 지문인식 등과 같은 첨단 

출입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공간으로 ‘교문’ 이라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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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N(%)

보안카메라 (cctv)*

로비 공간 73(73)         
복도 78(78)        

교문 주변 81(81)   
커뮤니티 공간 61(61)

교실 63(63)
운동장 57(57)

학교주변 취약지점 91(91)

녹지, 식물*

로비 공간 72(72)       
통로 50(50)  

커뮤니티 공간 69(69)
교실 56(560

화장실 47(47)
도서관 68(68)

안면인식, 지문 인식 등과 같은 첨단 

출입시스템*

교문 73(73)  
커뮤니티 공간 41(41)    

교실 46(46) 
화장실 24(24)

분리수거함*

복도 70(70)    
로비 66(66)

커뮤니티 공간 56(56)
교실 65(65)

개방적인 공간(운동장, 정원) 80(80)
* 다중응답

<표 7> 학교 내 스마트 설비 설치공간에 관한 요구

  

[그림 2] 복도, 교실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학교 주요공간 내에 

분리수거함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스마트 학교계획을 위한 시설 및 설비들에 대한 요구

도 조사결과는 <표 8>과 같다. 학습과 관련해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하고 싶은 공간은 다중응답으로 ‘자습실'이 

71%로 가장 응답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조용한 공간

이 필요해서', ‘현재 공간이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는 내용들이었다. 휴식공간으로 추가 설치를 희망한 곳으

로는 운동공간이 높은 비율이었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이 

운동공간을 사용하고 싶지만 조사대상 학교에서는 충분

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녹지 및 정

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 있을 때 자주 가는 공간은 ‘운동장'이 57명

(57%)으로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운동하

거나 산책할 수 있음',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음'이라고 

대답하였다. 교실과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자주 가는 공간

이 없다는 응답이 25%로 예상보다 높았는데, 이는 학생

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이나 쉬는 시간에 편하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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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N(%)

학교에 공부와 관련해서 어떤 공간이 더 

설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도서관   67(67)

자습실   71(71)

커뮤니티 공간 (실험실, 음악실 등) 28(28)

기타 28(28)

학교에 어떤 휴식공간이 더 설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운동공간 59(59)

녹지 및 정원공간  53(53)

커뮤니티 공간 (미술실, 음악실  등) 39(39)

기타 4(4)

학교에 있을 때 가장 자주 가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교실, 화장실 제외)

운동장 57(57)

식당 8(8)

도서관 4(4)

복도 3(3)

자습실 2(2)

교무실 1(1)

없다 25(25)

계 100(100)

* 다중응답

<표 8> 학교 내 필요시설들에 관한 요구

  

[그림 3] 체육관, 정원, 교문주변

을 보내고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학교를 구축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9>와 같다. 응답은 5점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필

요하지 않다’는 1점, ‘필요하지 않다’는 2점, ‘보통’ 3점,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안전성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 내 

주요공간에 안전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성과 관련된 ‘남녀관

계와 성에 대한 동영상교육’(3.12점)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학생들이 그 중요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쾌적성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maker 
space 설치’(3.92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취미를 지원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편리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기존의 책 대신에 ‘홀로그램과 같이 흥미로운 

시각기술을 활용한 교육시스템’ (3.89점)에 대한 요구도

가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높은 특성들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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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ean S.D.

안전성

경찰시스템과 연결된 CCTV 설치 3.55 1.12

학교를 출입하는데, 지문과 홍채, 안면인식과 같이 생채인증기술 적용 3.32 1.15

교실 자연광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 조절되는 커튼 시스템 3.86 1.09

교실 LED조명 3.84 1.11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할 때 필요한 경보버튼 3.64 1.13

네트워크안전을 지키기 위한  firewall 설치 (게임, 외설 동영상 등 시청방지 ) 3.31 1.23

건강성 학생연애문제에 대해 남녀관계,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영상교육 3.12 1.22

쾌적성

교실에 공기 질 개선을 위한 환기 시스템 도입 3.90 1.10

재활용, 일반쓰레기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이들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로봇제공 3.82 1.14

실내에 적절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동온도조절시스템 설치 3.99 1.12

학교 커뮤니티 공간에 취마나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maker space 설치 3.92 1.14

사람이 인원수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이 배치되는 예약시스템 도입 3.85 1.16

편리성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을 때 이를 들어주고 자동분석하여 심리검사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로봇상담시스템 도입
3.62 1.16

어렵고 재미없는 교과내용을 홀로그램 영상과 같이 흥미로운 시각시스템으로 대체 3.89 1.09
자기주도형 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활용
3.74 1.16

교내에서 지불, 신분증 사용을 지문과 안면인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계산하거나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생체인증 시스템 도임
3.79 1.17

<표 9> 스마트 학교 기능관련 필요기술들에 관한 요구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들의 심리적인 변화 및 

감성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요

구도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스마

트 학교계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스마트학교 계획방향은 <그림 4>와 같다. 
첫째, 범죄 및 사고와 관련된 안전성 측면에서 학교폭

력이나 괴롭힘, 친구들과의 갈등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들 

문제들은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보다는 학교공

간계획이나 시스템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된

다. 따라서 교내와 학교주변 취약지점에 경찰시스템과 연

결된 CCTV 및 비상호출버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학교출입 안전 및 네트워크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생

체인증시스템, firewall, 무선 보안 시스템 등도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쾌적성 측면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서 교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감지 및 환기 시스템이 필요하며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 온도조절시스템, 쓰레기 분리 로봇 등 자동 관

리시스템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

의 학교교육에서는 예체능관련 활동들이 청소년 정서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학업이외

의 활동들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

록 편안한 커뮤니티 공간배치와 예약정보시스템의 통한 

사용자 관리도 필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3D프린터, 아
두이노 (Arduino), 스마트 테이블 등과 같은 각종 디지털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 Space), 
친구들과 미팅이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개방식 카페, 다
양한 문화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갤러리

(Digital Art Gallery) 등 같은 공간들을 설치함으로써 학

생들의 취미 및 모임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녹지공간에 대한 쾌적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

련해서 녹지자동관리시스템 등의 설비를 도입하는 등 점

차적으로 학교공간 전체로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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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소년의 정서를 지원하는 스마트학교 계획방향

셋째, 건강성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청소년기에 이성간의 

교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영상, 웹툰 등과 같

이 거부감 없는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는 심리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로 학생

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

우에는 두 자녀 가정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어린 

동생의 존재로 인해 첫째 자녀가 겪게 될 감정적인 변화

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내에 상담전문가

를 배정하거나 무인 로봇 상담전문시스템 도입하고 학생

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황을 해당 부모 및 담당교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

해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 평가, 
제안 등을 제공하는 학생데이터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도

입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신체적인 건강

을 위해서는 짧은 쉬는 시간에 교실 주변에서 주로 머무

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인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교실 주변에 Smart Rug, 동작인식 시스템, 가상현실/
증강현실시스템 등과 같은 운동관련 스마트시스템을 설

치함으로써 짧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넷째, 편리성 측면에서는 교육지원을 위해 최신 컴퓨

터, 커튼자동조절시스템, 생체인증 시스템, 전자사물함 등

을 도입할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교육방식이 주

입식으로 대표되는 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으로 진행되면서 인터넷 원격강의, 자기 주도형 학습시스

템, 스마트 클래스, e-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

의 교육미디어 및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지만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스마트 학교계획에 관한 

연구결과는 중국과 비슷한 아시아문화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주제어: 청소년, 정서발달, 스마트 학교, 학교환경, 
        만족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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