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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COVID-19(이하:코로나19)관련 정부의 사

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상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약 3년간이라는 코로나 

확산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심리적, 정서적 팬

더믹에 노출되었다. 더욱이, 성인뿐 아니라 성장

과 발달과업의 중심에 놓여 있는 아동과 청소년

들은 교육과 대인관계, 소통의 제약적 환경으로 

인하여 공동체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Kang(2021)에 의하면 초등, 중등 학생들은 코

로나19로 인하여 학습뿐 아니라 생활지도, 교우

관계, 정서 함양 등이 학교 밖, 온라인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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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motional intelligence, peer relationships, and school satisfaction of 
loc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 COVID-19. 322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4th,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2 regions. It was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and Process 
Macro version 3.4 program.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and school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it was confirmed that friendship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satisfaction. Provide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emotions and friendships in Post-Endermic schools through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peer 
relationships, and emotions and friendships of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3 yea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entered on existing face-to-face classe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gave 
implications for the role and function of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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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학생들은 관계 맺기, 공동체 의식 기르기 

등의 어려움으로 사회 적응에서 생활 태도를 함

양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다. 또한, 교우관

계의 소멸, 생활 습관, 학교 폭력 음지화 등의 어

려움이 발생하고 있다(Jang, 2021).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과 함께 초등학생에게

는 아동기 발달과업이라는 생리적 특성, 개인적 

특성이 같이 존재한다. 인간이 성숙과 학습의 가

능성을 가지고 발달하는 과정 중 사회로부터 반

드시 배우고 성취해야 하는 일들을 발달과업이라

고 하는데 Havighurst and Robert(1951)은 아동기

(6~12세)에 동년배와의 친교 능력, 인격적 독립의 

성숙에 중요시기임을 주장하고 있다. Gentile and 
Sesma(2003)가 제시한 아동기의 발달과업에서 ‘진
정한 우정을 나누고 동료와 어울리는 법 배우기’,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배우기’, ‘학업성취와 실

생활의 중요성 배우기’등의 정서, 교우관계를 아

동기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달과업은 각각의 시점에서 발달에 대한 적응

을 판단하는 목표로서,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

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행복감, 생활만

족, 자기존중감(Shin et al., 2008)에 영향을 미친

다. 특히, 아동기의 발달과업 성취여부는 아동기, 
청소년기의 행복 및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대상자들에게 집중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초등학생들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히 지원받아야 했을 

사회적 요소와 발달과업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서

지능과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지능은 Mayer and Salovey(1997)에 의하여 

개념이 발달되었으며 정서지능은 감정에 접근하

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 및 인식하며 정서

를 표현하고 조절하며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는 정서지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

로(Goleman, 1995)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교우관계는 아동기 발달과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아동기 학생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아동기인 초등학교 시기는 낯

선 또래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며, 서

로 상호 작용하며 사회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중

요 단계이며, 초등학교 시기의 교우관계는 사회

화의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성장발달과정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Kim, 2013). 교우관계의 

형성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

다는(Kim, 2004) 연구 보고가 있다. 또한, 교우관

계는 정서적 안정감 및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학교에 대한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erndt et 
al., 1999). 따라서 교우관계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아동, 
초등학생의 발달과업에 따른 정서지능, 교우관계, 
학교만족의 주요요인을 살펴봄과 더불어 코로나

19를 겪은 환경적 어려움은 기존의 아동, 초등학

생에게 정서지능,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도에 많

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입학 후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경험한 4,5,6학

년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이 좀 더 어려울 것으

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서, 교우활

동,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

다. 
지금까지 정서지능, 교우관계 등과 관련한 아

동들의 연구들이 있었으나, 발달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서, 교우 관계를 다년간 학교에

서 경험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환경적 외생 변수

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떤 관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서지능과 학

교생활만족도에 교우관계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

는지 확인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방

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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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정서

지능, 교우관계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2.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정서

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지능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자신과 타

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정

서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Salovey and 
Mayer, 1990).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 표

현, 평가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

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그

것을 달성하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말

한다.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통찰하고, 활용

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책임감, 동정심, 배려, 정서표현을 적절하게 함으

로써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Moon, 1997). 또, 정서지능의 정도에 따라 

바람직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 학교적응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Park, 2001). 또한, 아동의 정서인식이나 감정이

입, 정서조절을 키워준다면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Hyun, 2007). 
이에 반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인간관계에

서 위축되는 등 문제점을 보인다. 이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숨기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잘 토라지고 활력이 없고 쉽게 불만족스

러워 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또 비행과 공격

성도 나타나게 되어 문제 아동들과 늘 어울리고, 
거짓말과 속이기를 자주하며 잦은 말다툼, 다른 

사람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거나, 늘 주목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고, 집과 학교

에서 순종하지 않으며, 완고하거나 침울하고, 수

다스럽고 남을 잘 괴롭히며, 성질이 급하다

(Goleman, 1995; Kim, 2006). 

2. 교우관계

교우관계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래들과 갖는 인간관계를 의미한다(Hwang, 2017). 
교우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

우며, 여러 학자들 또한 교우관계의 개념을 폭넓

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Mannarino et al.(1994)는 교우관계를 한 

인간이 타인에 대해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상호

의존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정의했

으며, Hartup(1970)은 교우관계가 애정, 관심, 흥

미 및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

과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적이며 독특한 애착관계

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Howes(1983)는 교우관계

를 서로 즐거움을 느끼고 좋아하며 능란한 상호

작용을 하는 정의적 결합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교우관계의 정의를 종합해봤을 때 공통적

으로 상호성과 애정, 관계를 많이 포함한다. 이를 

정리하여 교우관계는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애정

을 가지고 상호의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는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

치,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

게 생각한다. 이처럼 주변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또래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동질성을 찾으면서 교우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3. 학교생활만족도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

소인 동시에,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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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환경이자 생활공간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기의 행동적, 
사회적 영역의 안정적 성장과 삶의 질에 직격될 

뿐 아니라(Kim and Kim, 2011), 정서적 안정과 

성장 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Kim, 2018). Park et al.(2011)에 의하면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교
과, 특별활동 등)을 통해 자아와 욕구를 실현하고 

선생님 및 학생들과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이룬 

상태라고 정의했고 Chung(2016)는 학생이 학교생

활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활동과 맺는 관계에 대

한 만족으로 인해 느끼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종합해보면 학교생활만족도는 개인의 학업 상

황에서의 전반적인 즐거움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는 

지에 따라 변화한다.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서 즐

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이 채워진다면 일의 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고 

학교생활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임으로 이는 긍정

적인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4. 정서지능,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에 관
한 선행연구 분석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Lee(2020)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은 긍지, 희망 즐

거움의 긍정적 학업 정서를 강화하고 분노, 지루

함, 불안의 부정적 학업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이 

학교 만족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청소년은 자신

과 친구를 심리적으로 유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친절, 의리, 협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의 기

분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타인의 욕구나 기

분에도 민감하다고 설명했다(Hartup, 1996). 따라

서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심리적으로 안정

과 만족을 얻는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 내에서 교사 및 교우와

의 관계와 여러 활동을 하며 느끼는 충족감이며

(Cha, 2018),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과 행복의 주

관적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이다(Yu, 2000). 학교

생활에서 원만한 교우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또래

와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학교

생활만족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Shin, 2013). 선

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적응의 핵심요소는 청소년

기의 교우관계이며(Kim et al., 2012), 교우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

다(Kim, 2016; Jung and Lee, 2015; Choi, 2015; 
Amsden and Greeberg, 1987). 친밀하고 원만한 관

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학업 성취도와 학교 만

족도가 높았으며 교우 간의 지나친 경쟁적인 관

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2012). 이러한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만족스러운 학교생

활은 경험하기 힘들다. 
정서지능과 교우관계 간의 관계에서는 높은 정

서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

하여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해결하여 교우관계가 좋은 것처럼 높은 정서지능

이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과 대

인관계 기술이 뛰어나고(Ko, 2005) 이들은 대인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며 쾌활하고 책임감과 동정

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정서 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

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

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고 많은 사람

에게 인기가 있다(Kim, 1999; Moon, 1997). 이에 

반해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위축

되는 등 문제점을 보인다. 이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숨기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잘 토라지고 활력이 없고 쉽게 불만족스러워 하

고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또 비행과 공격성도 나

타나게 되어 문제 아동들과 늘 어울리고, 거짓말

과 속이기를 자주하며 잦은 말다툼, 다른 사람에

게 비열한 행동을 하거나, 늘 주목받기를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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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고, 집과 학교에서 순

종하지 않으며, 완고하거나 침울하고, 수다스럽고 

남을 잘 괴롭히며, 성질이 급하다(Goleman, 1995; 
Kim, 2006). 특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지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아동

기에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적절

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 

적응은 정서지능과 상관이 높기 때문에 정서지능

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또한 좋아지며, 학교 적응 

수준도 높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경험한 초등학

생들의 정서지능과 교우관계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정서

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에서 교우관계가 매개효과

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 초등학생

들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설계한 모형은 다음의 [Fig]와 같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지역의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

로 하였다. 2022년 9월~11월까지 전북 지역 3개

의 초등학교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사전 학교 내 담

임 선생님들의 알람 문자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

는 학생들에 한하여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학생

들은 담임선생님 혹은 연구자 입회하에 진행되었

으며, 회수한 322개의 설문지 중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다수 포함된 

12개를 제외한 후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회수

율은 96.2%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했던 310
명 중 남학생은 142명(45.8%), 여학생 168명

(54.2%)이었으며, 4학년 114명(36.8%), 5학년 100
명(32.3%), 6학년 96명(31.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익산 154명(50%), 군산 156명(50%)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과정의 비대면 학습

경험은 1년 이상 2년 미만 2명(0.6%), 2년 이상 3
년 미만 301명(97%), 3년 이상 7명(2.2%)로 분포

하였다. 하루에 경험한 비대면 학습 최대 시간은 

5시간 이상 89명(28.7%), 4시간 이상 201명

(64.8%), 3시간 이하 20명(6.4%)로 확인되었다.

3. 측정도구의 구성

초등학생들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yer and Salovey(1997)의 정서지능 4모형에 기

반을 두고, 청소년 수준에 맞게 제작한 

Kim(2012)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 지식의 활용, 
정서의 사고 촉진, 정서 조절 등의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870이다. 
교우관계는 Parker와 Asher(1993)의 6개의 하위

요인인 인정과 배려, 갈등해결, 갈등과 배반, 도

움과 안내, 동반과 오락, 친밀한 상호교류 등의 

40문항을 한국 아동 수준에 맞게 제작한 이점형

(2013)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이 .945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2018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문항이며 Cronbach’s α값이 .756이다.  

4. 연구의 절차와 자료분석

Emotional
Intelligence

School Life
Satisfaction

Peer 
Relationships

[Fig.]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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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버전 3.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에 설명

한 바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측정

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얻기 위하

여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현 연구에

서 활용된 측정도구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셋

째,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 초등

학생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Process Macro 버전 3.4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

학생의 정서지능,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매개효과 분석을 확인하였다. 
Lee(2014)의 연구에 따르면 PROCESS macro 프로

그램은 기존 회귀분석을 활용한 직접효과, 매개

효과, 조절효과를 개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

에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이다. 
기존 매개효과 분석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Baron and Kenny(1986) 분석방법이나 Sobel test와 

같이 여러 과정을 거쳐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않

아도 된다는 강점을 지닌다(Gam and Park, 2014).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인 분석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310명

의 학생이 답한 정서지능의 평균 3.555였으며, 신

뢰도는 .870이었다. 교우관계의 평균은 3.697, 신

뢰도는 .945였으며, 학교생활만족도 평균은 4.235, 
신뢰도는 .756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1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정서

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에는 정(+)의 관련성이 있었으나(B=.129), 결

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초등

학생의 교우관계는 학교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173, p<.01). 이는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수준

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Variable Sample # M SD Cronbach’s α

1. Emotional Intelligence 310 3.555 .559 .870

2. Peer Relationships 310 3.697 .762 .945
3. School Life Satisfaction 310 4.235 .759 .756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ronbach's αof Variables                          (N=310)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F Unstandardized Coefficient tB SE

School Life 
Satisfaction

(c)
.01 2.827

3.775 .277
1.681Emotional 

Intelligence .129 .077

(c)
.03 9.648**

3.594 .211
3.106**Peer 

Relationships .173 .056

**p<.01

<Table 2> Regression Analysis                                                            (N=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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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에 해당하는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

족도 간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에서 4번 

모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Hayes, 2013).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독

립변수인 정서지능, 매개변수인 교우관계, 그리고 

종속변수인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의 간접효과는 

.1247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95%의 신뢰구간 

사이의 값들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모

형 내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들 사이의 총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4>와 같다. 초등학생

의 정서지능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 

.1294 중에서 직접효과는 0.047로 나타났다. 그러

나 분석에서 총효과,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우관계를 매개

변수로 설정한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

의 간접효과는 .12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간접효과는 총효과의 96.4%를 차지하며 정

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 사이의 교우관계가 완

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Path Indirect 
Effect LLCI ULCI

Emotional Intelligence -> 
Peer Relationships -> School 

Life Satisfaction
.1247 .0232 .2298

<Table 3> PROCESS macro analysis result
(N=310)

Effect Paths Effect SE LLCI ULCI

Total Effect .1294 .0770 -.0220 .2809

Direct Effect .0047 .0901 -.1726 .1821

Indirect Effect .1247 .0523 .0232 .2298

<Table 4> Decomposition of Effects
    (N=310)

Ⅴ. 결론 및 논의

학교는 대면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며, 
유형적 환경이다. 초등학생들의 학교는 학업, 정

서발달, 생활 등의 여러 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기존의 초등학

생들에 관한 연구는 대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 활동에서 초등학생들의 정서, 교우, 학

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관계에 대해 

이루어졌다(Park and Lee, 2018; Seo, 2017). 
해당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학교활

동을 3년 정도 경험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의 정

서, 교우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초등학

생들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북도의 

3개 지역의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정서

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및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서는 정적(+)의 관계가 있으나 결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Shin(2019)의 

대학생들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유의한 정적 결과와 일치하지 않지만,  
Lee(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대면생활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대상자들의 특성인 정서 

및 학교 만족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

는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여 초등학생들의 우정, 
동료 등의 정서지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만족

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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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대학생 대상의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

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Lee, 2018)이며, 초등

학생 대상의 교우관계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절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서 교우관계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정서적 상태와 만족도의 관계에서 교우

관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Lee and Jung(2018)
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이다. 교우관

계는 발달과업 및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주요한 

연구변인으로(Koo et al., 2006; Yang et al., 2006), 
코로나19 이후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정서지능, 교

우관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에 강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정과 배려, 갈등해결, 갈등과 배반, 도움과 

안내, 동반과 오락, 친밀한 상호교류 등의 다양한 

정서적 요소가 궁극적으로 학교생활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코

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실제

적으로 학생들 간, 학생과 선생님 간 충분한 교

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

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에 있는 아동기 학생들에게 

수업 시, 교우관계를 위한 팀빌딩, 팀프로젝트의 

활동과 담임선생님의 학생별 교우관계 파악, 면

담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우관계를 가질 수 있

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과업의 중심에 있고, 학교생활을 충

분히 경험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에게 정서지능개

발을 위한 학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

히, 초등 1,2,3학년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서를 

충분히 함양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4,5,6학년 학생들에게 감정 이입, 정서 활용, 정서 

사고 촉진, 정서 조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정규 프로그램과 비교과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정서지능개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초등학생들에게 교우관계는 삶의 만족

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

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우관

계 회복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야 한다. 교우관계를 위하여 친구 사귀는 법, 친

구와 의사소통하는 법,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법 등의 기존 대면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었던 교우관계향상 요소들을 집중 및 심화

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

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19를 경험한 초

등학생들에게 정서지능과 학교생활만족도에서 교

우관계의 완전매개효과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를 경험

한 초등학생들에게 앤더믹과 동시에 학교생활만

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

다. 대표적으로, 담임교사의 정서, 교우활동 관련 

집중상담, 상담전문 선생님들의 정서, 교우활동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집단, 개인상담 등의 다양

한 시도가 필요하다.  
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연구 제한점 및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는 코로나19
를 경험한 아동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중 초등 3학년 대상도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설문을 하였으나, 문장의 

의미 및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본 조사에서 초등 3학년을 제외하였다. 
입학부터 코로나19를 3년간 경험한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본 변인을 가지고 탐색해 볼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을 분석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

이 있다. 추후, 지역별 표본을 통해 일반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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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면학교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 정서적 발달과업의 중심에 있는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정서, 교우,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과업요소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가 단지 학업의 

장 뿐만 아니라 정서와 교우활동의 장으로 학교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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