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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school violence and then draw suggestions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used literature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icro system influencing school violence was school stress, 
the awareness of school rules, instruction style of teachers, the attitude and involvement about school 
violence of the principal and teacher, peer relation and the connection of undesirable friends. The meso 
system influencing school violence was corelation of the members of the school, the relation of parents 
and teachers, the relation of awareness of school discipline of the students with human relation with 
teachers, the relation of the trust among school members and the relation of school and class system with 
peer gro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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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폭력은 인간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개인적 폭력,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Moon, 2010). 학

교폭력의 경우에도 이러한 폭력의 유형들이 가시

적으로 또는 비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일

반적인 폭력 현상보다는 그 대상, 장소, 정도 및 

범위가 다소 다르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이

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의도

를 지닌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공격 및 폭력 행

동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힘의 불균

형 상황에서 자기보다 약한 상대나 집단의 암묵

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반하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Song et al., 
2012).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학

교폭력 대상이 저연령화되어 가며, 초·중등 학생

의 59.9%가 한 번 이상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Lim, 2011),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

교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교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욕설, 비방,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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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유포 등의 사이버 폭력 또한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으로 대두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실

정이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 및 학교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국가의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그러한 환경 요인의 복

합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러한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연

구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개인적 특성(Kang et 
al., 2002; Kwack, 2006; Kim, 2008; Sim, 2008), 학

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Kim, 2009; Do, 2008; Joung, 2009), 학교폭력 

관련 변인(Kim, 2007; Ou, 2007), 학교폭력의 예

방 및 지도(Back et al., 2007; Kim, 2013; Jang, 
2005; Son, 2013; Yun, 2005 ) 등 다양하게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학교폭력

에 관한 이론적 규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

로그램 구안 등으로 이루어져 학교 현장에서 학

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실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

구는 드문 편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에 초점을 두어 볼 때, 

학교 체계가 가진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폭력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이 연구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구하고 그에 대

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에 학생들에게 보다 밀접하게 작용되고, 학교장

과 교사들 및 학부모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

들의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

체계와 중간체계 요인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들을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요인

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결과

를 중심으로 추출해 보고 둘째,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

학생의 행동은 가정, 교실, 학교, 이웃, 또래집

단 및 그 사회의 문화 등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체계가 가진 환경적 특성과 학생이 지닌 개인적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Meyers et al., 2012).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의 행동도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

회의 환경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어 이루어

진다. 특히 학교폭력에는 다른 폭력과는 달리 폭

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가정과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또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일상적인 

폭력과는 달리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라는 제한

된 공간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그것은 장

기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유형의 폭

력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쉽다. 이에 따라 그

에 관련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및 관

련 주변인들 상호간에 심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위험 요인들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학생이 생활하는 생태계의 관점에서 

관련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이러한 학습 생태학에 대한 조망은 교사교육 및 

학교심리학의 영역에도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Burns, 2011; Lim, 2011).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생태학적 관점은 브론

펜브레너(U.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에 그 기반을 둘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원인은 워낙 방대하고 밝혀진 원인들 또한 그 인

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생

태학적 접근에서는 학교폭력에 처해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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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각각의 생태학적 환경들이 세세하게 

분석되고 또한 그 분석된 환경들 간의 관계를 지

각하는 학생의 맥락에서 그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을 둘

러싼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그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

로 삼는다. 생태학적 체계는 다섯 가지의 환경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인간을 둘러싼 환

경 체계로서의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

체계 및 시간체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

서 위의 각 환경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통해

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유용하다. 
생태적 맥락 안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

력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생태체계적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

는데(Hong and Espelage, 2012),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생의 부적응 행동은 다음과 같이 이

해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은 체제와 분리될 수 없다. 둘째, 심

리적 장애는 학생의 몸에 있는 병으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체계와의 불일치로 

간주된다. 셋째, 부적응 행동은 개인의 지식과 기

술 그리고 환경적 요구 간의 부조화의 결과이다. 
넷째, 인간 발달에 대한 어떤 개입이건 그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환경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Apter and Conoley, 
1984; Burns, 2011).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은 학생의 가족, 
친구, 이웃 및 학교를 포함한 다각적인 환경들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석해야 할 문제라고 보

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Chitiyo and 
Wheeler, 2009). 즉 학생들의 또래관계 및 학교폭

력의 현상들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단편적 접근보다 학생 개인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들의 특성과 다양한 환경들 간의 관

계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게 한다(Baker, 1998; 
Elias and Dilworth, 2003). 

Ⅲ.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생태학적 환경 요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

요인 중, 학교 환경 요인으로서의 미시체계 요인

과 중간체계 요인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

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 기술되는 미시체계

와 중간체계 요인들은 첫째, 국내외의 연구 결과

들 중 학교폭력 관련 요인 중 학교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요

인들을 추출하고 둘째, 그러한 학교 요인들 중 

우리의 학교 현장과 맥락적으로 부합된다고 사료

되는 요인들을 예를 들어 종교 유무, 학급당 인

원수와 교실 공간의 활동성 및 부모와 자녀 친구 

간의 관계 등의  요인들은 선택적으로 배제하였

으며, 우리의 학교 환경과 맥락적으로 부합된다

고 여겨지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중 
미시체계 요인

미시체계(micro system)란 즉각적인 환경 내에

서 학생을 둘러싼 상호관계들의 복합체를 말한

다. 이것은 학생에게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서 학

생과 부모, 친구, 교사, 이웃 사람 등과 능동적으

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 나간다. 이러한 미시

체계 요인은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보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

체계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학생들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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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극과 학생들의 반응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여기에는 학습

지도와 생활지도에 관련된 규칙들에 따른 학교 

불만족, 과밀 학급에 따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학교생활 및 집단 기준에 순종해야 하는 학교의 

심리적 환경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공부

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된다. 초등학생의 학교 스

트레스 중 중요한 요인은 학교 공부이며(Kim, 
2004), 청소년들의 학교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학교 공부, 학교 환경에 대한 만족과 심리적 안

정, 친구 및 교사 관계로 나타났다(Kim and Kim, 
2008). 학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 학생들의 경우, 긍정적 자기존중감, 낙관

성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 등의 바람직한 인성 특

성들이 발달될 수 있다(Compton, 2005). 실제로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적 성공 경험을 자주 하고, 
또래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에 애

착을 가지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간접적

으로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wart et al., 2004).

나. 학교 규칙에 대한 인식 

학교 환경에 있어서 학교 규칙에 대한 인식은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5). 그리고 학교나 교실 환경이 무질서할 경

우,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Akiba, 2008). 즉 학교에

서의 행동 규칙이 명확하고 그것이 엄격하게 시

행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 요

인을 덜 가지게 된다. Kim(200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

리 변인이 학교규칙 준수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

활의 규칙이 명료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행

동 규칙을 긍정적으로 수용할수록 공격성이 낮아

지고 이것은 학교폭력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교사에게 애착을 가지게 하고, 이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게 하며

(Back, 2010), 그 결과로 학교폭력은 감소되게 된

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교폭력을 예방

할 뿐만 아니라 피해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Kim, 2013). 즉 학생들이 교

사와 학교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것이 폭력 가해

행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며, 교사와 학교에 대

해 애착을 가지는 것은 학생들의 분노 조절 능력

을 높이고, 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감소시켜서 학

교폭력 가해 행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Lee, et al., 2004).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차별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집단따돌

림 현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Lee and 
Choi, 2001).

라. 교사의 수업 방식 

교사의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교사가 학생 중

심의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보다 덜 느낀다고 한다

(Akiba, 2008).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가 보다 안전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이

다.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 또한 건강한 학

교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Lee et al., 2013), 수업의 내용에 있어서 정서, 감

성교육의 중시 여부도 폭력 행동 감소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Seo, 2007).  

마. 학교행정가와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

도와 개입

교사와 학교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학교

폭력 관련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잠재적으로 허용하고, 학교

폭력 문제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때 학교폭력이 

보다 빈번해지며(Do, 2008), 학교에서의 이러한 

폭력에 대한 묵인은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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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전반적인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Joung and Kim, 2009). 즉 교사나 학교장의 학교

폭력에 대한 태도와 개입은 학생들의 친구관계 

형성과 학교 환경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동과 관련된다(Lee, 
2009). 교사나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태도는 학교 풍토에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혹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 공포와 협박 분위

기가 조성됨으로써 학교 전체 환경에도 바람직하

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동

에 개입하고 중재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Choi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

우,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26%에 불과하

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교사들은 관찰된 학교폭

력 사건의 약 29%에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cklem, 2003).

바. 또래 관계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에 있

어서, 학교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변인과 또래 변인이라고 한다(Hwang, et al., 
2006). 또래 변인들 중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서는 또래에 의한 수용도, 독점적

이고 배타적인 친구 관계,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

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

다. 학급 내 또래관계가 안정적일 때, 동료들 사

이에서 배척되거나 고립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때, 학교폭력은 감소될 수 있다(Cunningham, 
2007). 또래들에게 수용되는 학생들은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협동적인 특성을 가진다(Rubin et al., 
1998). 즉 또래수용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외현

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덜 나타낸다(Joung 
and Kim, 2009).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또

래관계에 있어서도 또래가 선호하는 학생일수록 

공격성이 낮으며(Kim and Lee, 2010), 학교에서 

또래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경험을 가지게 되

면, 학교에 대한 애착이 증가되고 이것은 학교폭

력 가해 행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et al., 2004). 그러

나 친밀한 또래가 없고,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

을 느끼거나 또래 집단에 수용되지 못하는 학생

들은 정서적 불안, 부정적 성격 및 낮은 자아존

중감을 형성하여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iu, 2007). 

사. 학교 내외에서의 비행 친구와의 접촉 요인

학교 내외에서의 비행 친구와의 접촉은 폭력을 

미화시키고 폭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학교폭

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Kim, 2008; Lee et 
al., 2004). 학교에서 폭력 집단에 소속되는 학생

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원인으로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집단인 일진회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발되기 시작하면서 6학

년 때 2차 선발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신고식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일단 학생이 지목되면 가입

하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제공

받아 장기적인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Jang, 2006). 
즉 이러한 학교 밖 폭력 조직의 유혹 및 학교 밖 

폭력 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위협과 협박 

등이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Kim 
and Joung, 2006; Joung, 2006). 

2.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중 
중간체계 요인

중간체계(Meso system)란 미시체계들 간의 상

호관계, 즉 미시체계 환경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

어지는 환경이다. 여기에는 미시체계와 연관을 

갖는 가정, 학교, 각종시설은 물론이고 미시체계

에서의 두 집단 이상이 갖는 관계와 영향까지가 

포함된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체계 

요인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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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내 교사들 간의 상호관계

학교에서는 특히 교사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학교 구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Lee et al., 2013). 교사들이 학교에 애착을 가지

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인간관계

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에

서는 학교폭력이 덜 발생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덜 하

게 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

을 적게 할수록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덜 행사하

게 된다(Thomas, 2011). 이러한 학교에서는 학생

과 교사들 간에 정규적인 대화를 하는 만남의 시

간을 정하여 실행하고,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행

동의 규준이 명확하며, 서로에 대한 기대를 공유

하게 되며,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의 빈도가 

낮아진다(Bryk and Driscoll, 1998). 

나.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즉 학부모가 학교 회의에 참여하는 

횟수, 교사나 상담자와 대화하는 횟수, 학교 행사

에 참여하는 횟수 그리고 학교 일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횟수 등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 피

해의 경향과 관계가 있으며(Hong and Eamon, 
2012),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지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는지의 여

부는 학생의 학교폭력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Hong and Espelage, 2012). 일반적으로 학부모들

은 자녀의 친구관계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문제에

는 개입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배척, 소

외 등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덜 해로운 것

으로 생각하여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Kim 
et al., 2009). 이러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는 자녀

의 집단따돌림 등의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동에 대한 학

교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학교폭력 행동의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학교 훈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교사와

의 관계

학교 훈육의 공정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이에 따른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의 질은 학생들

의 학교 적응이나 학교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며, 학생들 간의 괴롭힘에는 이러한 관계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Nansel et al., 2001). 교사의 학

생에 대한 훈육 방식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

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학교폭력이 일

어났을 때나 일어나기 전의 학생과 교사와의 소

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학교 

환경에 대한 지각과 친구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

치며,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

(Lee, 2009). 

라. 학교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 관계

학교 구성원들, 즉 학교장, 교사, 학생들 간의 

상호 신뢰 관계는 건강한 학교 풍토 구성과 구성

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장의 지도성이 학교 구성원 전

체의 상호 관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ck, 2001). 학생들이 상호 신뢰의 건강한 

학교 풍토 속에서 생활할 때, 학교폭력은 감소될 

수 있다(Lee, et al., 2013). 학교장과 교사들이 서

로 우호적이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자신의 문제

를 털어놓을 만큼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학

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보다 적게 일어나며, 학생

들은 또한 폭력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Bandyopadhyay et al., 
2009). 학교폭력 행동 중 집단 괴롭힘 행동에는 

특히 이러한 민주적인 학교 풍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Nansel et al., 2001). 

마. 학교 및 학급의 운영 체계와 또래집단 특

성 간의 관계

학교 운영 체계는 그 학교의 교사 문화와 또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학생들의 폭

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2007).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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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가 학생들을 지지하고 우호적일 때 학

급 내 또래집단의 관계는 상호 지지적이고 안정

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체계가 학생들에게 

관심이 덜 하고 방임적일 때 학급 내 또는 학교 

내 또래집단은 학교와 상호 배척적인 관계가 형

성되며, 학교 밖의 폭력 조직과의 관련성도 높게 

된다. 또한 이것은 잠정적으로 학생 개인에게 학

교폭력 가해 및 피해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Hong 
and Espelage, 2012). 학급 체계와 학생들 간의 관

계에 있어서도 교사가 형성하고자 하는 학급 문

화가 학생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지, 경

쟁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학급의 또래 문화가 달

리 형성된다. 즉 학급의 교육 문화를 어떻게 형

성하느냐가 학생들의 친구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

치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Lee, 2009). 

Ⅳ.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처 방안

앞에서 제시된 학교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요인들과 중간체계 요인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

안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 요인으로서의 학교 환경에 의

한 스트레스, 학교 규칙에 대한 인식 및 학교 행

정가와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중

간체계로서의 학교 훈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학교 훈육 원칙을 수립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 훈육이 민주적이고 공정한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

교 학습 그리고 학생들 간의 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학교에

서의 훈육이 공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다 공격

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폭력 방관 학생은 수동적

으로 이러한 행동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Kim et 
al.,2015). 또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

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

지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로서는 결코 학교

폭력을 근절하지 못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

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1차 예방인 발달

적 생활지도와 2차 예방인 위기 학생들을 위한 

생활지도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폭

력위원회 개최 전. 후에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파해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도와 추수 지도가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간체계 요인으로서의 학교 내 교사들 

간의 상호관계와 학교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학교 풍토

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학교 풍토는 학교 구성

원들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빈도를 말하

며(Emmons, 1993), 학교 풍토가 좋은 학교는 학

교체계가 활기를 가지고, 교장과 교사들의 조직

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변화를 수용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교이다

(Costanza, 2012). 이러한 학교 풍토가 학생들에게 

참여, 지지, 친애 등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지각될

수록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Jang, 2006).
긍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 체계가 확립되어

야 한다. 학교에서는 특히 학교장과 교사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

성을 공유하며, 원칙에 따른 학교폭력 지도가 이

루어질 때,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교사들 간에 상호 신뢰성이 높

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학교에

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

며, 학생들은 교사들을 신뢰하고 폭력 행동에 대

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학교이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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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사가 학생들의 친구관계에 관심을 가지

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기꺼이 도우려

고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감소될 수 있으

며, 이러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분노 조절 능력

이 높아지고,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줄어들어 학

교폭력 행동이 간접적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Lee et al., 2004). 
셋째, 미시체계 요인으로서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

의 인간적인 유대감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교

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

은 주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 
교사가 인성보다는 학업 성적에만 중점을 두어 

학생을 평가하는 경우, 교사에게 인정받지 못함

으로써 생기는 불만족감 및 교사의 처벌 중심의 

훈육 방식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Huh, 
2017). 이러한 교사-학생 관계는 학교폭력의 예방

과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Yang 
and Kim, 2002), 학교에서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학생들을 공감적으로 수용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한 지도 방안이 고안되어야 학생

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들 간에 정규

적인 대화를 하는 만남의 시간을 늘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시체계 요인으로서의 교사의 수업 방

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의 개선이 필

요하다. 학교 공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학

생들의 학교 스트레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거

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업을 

할 때, 수업 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정서를 중

시하는 감성 교육을 자주 하여 학생들의 공감 능

력과 배려의 마음 등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예방 교육이 될 수 있

다. 학교 수업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자주 하는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들은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므로(Back, 2002),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방식 

또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시체계 요인으로서의 또래 관계 요

인,과 학교 내외에서의 비행 친구와의 접촉 요인 

및 중간체계로서의 학교와 학급의 운영 체계와 

또래 집단 간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학교

에서의 또래 간의 지지체제 구성이 필요하다. 학

교에서의 또래지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러한 또래지지 체

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

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지도를 위한 또래지지 체

제로서는, 학급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학생을 위

해 교사가 단짝 친구를 선정하여 또래지지 체제

를 형성하는 단짝 친구 체제 구성, 학생들이 자

율적으로 동급생이나 하급생을 지지할 수 있는 

학교 내의 지지 체계 구성, 상담교사가 직접 학

생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지도하는 대신에 학생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른 학생들을 직

접 상담하거나 지도하도록 하는 활동으로서의 또

래 상담(KYCI, 2001), 학교에서 특정한 또래집단

의 구성원이나 개인 학생들에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솔선해서 그들을 옹호할 수 있는 또

래 옹호 집단 구성(Kim, 2007), 그리고 학급에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또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

고, 또래 조정 규칙을 만들고, 학급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조정 

위원회의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중간체계 요인으로서의 학교와 학부모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학교와-학부모와의 관

계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가정교육과 지속적으로 연

계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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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가정과 학교의 연계지도가 미흡하여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식

하고 있다(Back, 2007). 일본의 경우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서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결되는 행동연계 시스

템 만들기, 가정과 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 등 

학생을 둘러싼 환경 체계 간의 협력을 매우 중요

시하고 있다(Liu, 2005).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가정과의 연계 방식은 가정통신문, 학교에서의 

부모교육 특강, 그리고 학교 자원 봉사자로서의 

부모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 

방식은 소수의 부모들만이 참여 대상일 수 있고, 
학교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경험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와 

가정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보다 실천

적인 방안들로서는, 정기적인 부모-교사 협의회, 
교사-부모 협력 집단 구성, 학교폭력 등 교육 현

안에 관한 정기적인 부모교육 실시, 학교 운동회

나 발표회 등 학부모들의 공식적인 학교 방문의 

날을 활용하는 방안, 학교폭력 등 학교 부적응 

문제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 집단상담 및 학급담

임과 학부모들의 집단상담을 들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

는 학교 요인들을 미시체계 요인과 중간체계 요

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학교 요인들 

중, 미시체계 요인으로서는 학교 스트레스, 학교 

규칙 인식,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교사의 수

업 방식,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의 태도

와 개입, 또래관계,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이 주요 

요인이었고, 중간체계 요인으로서는 학교 구성원

들의 상호관계, 학교와 학부모 관계, 학교 훈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교사 관계, 학교 구성원들

의 상호 신뢰 관계, 학교 및 학급 체계와 또래집

단 특성과의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처 방안으로서는 공정한 훈육 원칙 

수립과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학생과 교사 간의 인간적 유대

감 및 학교 수업의 개선을 통한 긍정적인 학교 

풍토 확립, 또래 지지체제 구성의 방안 및 학교-
학부모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 요인 중 학교 요인들을 선

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들을 제

시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된 학교 요인

들 외의 또 다른 학교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

에서 제시된 학교폭력 관련 요인들을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

한 대처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연구에서 밝혀진 

바처럼 학교 풍토가 민주적이고, 교사들과 학생

들이 학교에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학

생들의 또래집단이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인 학교 환경이 이루어지면 학교폭력은 감

소될 수 있고, 그 자연적인 결과로서 학교-학부모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감소

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보다 민주적이고 인

간적인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학교장, 교사들 및 학부모들의 실천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Akiba M(2008). Predictors of student fear of school 

violence: A comparative study of eighth graders in 
33 countries,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9, 1~72. 
https://doi.org/10.1080/09243450801936878  

Apter SJ and Conoley JC(1984). Childhood behavior 
disorders and emotional disturbance: An 
introduction to teaching troubled children. 



허승희ㆍ이희영

- 1680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ck EM(2010). The influence of teacher, peer and 

mother attachment of the youth on school 
adaptatio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3(3). 
75~88. 

Back HS(2002). The study of social-moral system 
and the emotional knowledge of the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4), 31~46. 

Back HJ, Jung MG and Back JH(2007). The 
developmen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Seoul: KEDI.. 

Back HG(2007). The actual study of elementary 
school violence. An Yang University. A Master’s 
Thesis. Seoul: KEDI.

Back IH(2001). The influence of leadership behavior 
of the principal on the healthy school system.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6(1), 113~156.

Baker JA(1998), Are we missing the forest for the 
trees? Consider the social context of school 
viol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 29~44. 
http://dx.doi.org/10.1016/S0022-4405(97)00048-4 

Bandyopadhyay S, Comell DG and Konold TR(2009). 
Validity of three school climate scales to assess 
bullying, aggression, attitude and help seeking, 
School Psychology Review, 38(3), 338~355. 
https://psycnet.apa.org/record/2009-18885-005

Bryk AS and Driscoll ME(1998). The high school as 
community: Theoretical foundations, contextual 
influences and consequ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National Center on Effective Secondary Schools. 
https://eric.ed.gov/?id=ED302539

Burns M(2011). School psychology research: 
combining ecological theory and prevention science. 
School Psychology Review, 40(1), 132~139. 
https://eric.ed.gov/?id=EJ921468

Chitiyo M and Wheeler JJ(2009). Challenges faced 
by school teachers in implementing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their school system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30(1), 58~63.
https://doi.org/10.1177/0741932508315049 

Choi TJ, Huh SH, Park SM and Lee HY(2006). The 
analysis of violence modality and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613~630. http://www.riss.kr/link?id=A99779888

Compton WC(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pson Wadsworth.
Costanza R(2012). Eco system health and ecological 

engineering. Ecological Engineering, 45, 24~29. 
https://doi.org/10.1016/j.ecoleng.2012.03.023

Cunningham NJ(2007). Level of bonding to school 
and percep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by 
bullies, victims, and bully victim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4), 457~478. 
http://dx.doi.org/10.1177/0272431607302940

Do GB(2008). The effect of control of the rearing 
attitude of the parents on the school variables 
influencing school violence. The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4(4), 309~326.
http://www.riss.kr/link?id=A75202042

Elias J and Dilworth JE(2003). Ecological/ 
developmental theory, context-based action research: 
Cornerstones of school psychology raining and 
polic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 293~297. 
https://doi.org/10.1016/S0022-4405(03)00050-5

Emmons CL(1993). School development in an inner 
city: analysis of factors selected from Comer’s 
program using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 
1287A.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303965591

Hong JS and Eamon MK(2012). Students' perceptions 
of unsafe Schools: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1, 428~438. 
http://dx.doi.org/10.1007/s10826-011-9494-8

Hong JS and Espelage DL(2012). A review of mixed 
methods research on bullying and peer victimizaion 
in school. Educational Review, 64(1), 115~126. 
https://doi.org/10.1080/00131911.2011.598917 

Huh SH(2017). The personality education of school. 
In Kim et al.(2017). The reality of personality 
education. Seoul: Hackji Publication.

Hwang HW, Sin J and Back HS(2006). The path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of school violence 
for youth. The Study of children and right., 10(4), 
497~526. http://www.riss.kr/link?id=A104346337

Jang KS(2005). The development of school violen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rough the 
traditional game. Sukmyong Women’s University. 
A Master’s Thesis.  

Jang MB(2006). The method for early awareness and 
counseling of school violence. In: The prevention 



학교폭력의 학교 생태학적 요인과 대처 방안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중심으로

- 1681 -

and counseling of school violence. Moon YR, eds. 
Hackji Publication.  Seoul, 319~333.

Joung HJ and Kim KS(2009). The influence of 
schoo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ggress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4), 351~378.
http://www.riss.kr/link?id=T11742253

Joung JS(2009). The study of the factor of school 
violence: In focus with community. Korean Study 
of Public Society and Criminal Justice, 35, 
365~390. http://www.riss.kr/link?id=A104003321

Joung JW(2006). The Study of youth deviation 
through the group organization. The first 
Conference of Complexity: Theory and Reality, 
1~8.

Kang EH, Lee EH and Lim EJ(2002). Behavior style 
of bullying and psychological trai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2), 445~460.
http://www.riss.kr/link?id=A100631034

Kim BS(2007). The Skill of school counseling for 
teachers. Seoul: Sigma Press.

Kim DH and Lee GM(2010). The relationship of 
peer status with aggress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2), 175~194.
http://www.riss.kr/link?id=A82279876

Kim HW(2013). School violence of the youth. Seoul: 
Hackji Publication.

Kim GS(2013). The prevention and  task of school 
violence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4(1), 1~23.
http://www.riss.kr/link?id=A99945417

Kim JB and Kim TE(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happiness scale. Educational 
Psychology, 22(1), 259~279.
http://www.riss.kr/link?id=A102750188

Kim JH(2009). The rearing attitude of mother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aggression style of the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30(6), 489~503. 
http://www.riss.kr/link?id=A102954721

Kim JH, Jung JN, Gyun YH and Min SH(2009). The 
relationship of mother’s response about external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the children with the 
aggressive behavior of the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30(2), 145~159.
http://www.riss.kr/link?id=A102954408

Kim MY(2007). The influence of school system on 
school violence of middle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Youth Study, 18(2), 287~314.
http://www.riss.kr/link?id=T10336040 

Kim SC, Seo YS and Hong SG(2015). Almost 
everything of the revolution school. Seoul: 
Mamedeorim..

Kim SN and Joung HW(2006). The frame analysis 
about youth related Iljin clique. The Study of 
Korean Publishing, 55, 253~258.
http://www.riss.kr/link?id=A76474687

Kim SH(2004). The style of learning stress suggested 
in scribbling of the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7(2), 145~162.
http://www.riss.kr/link?id=A364079

Kim SH(2007). The study of variables of school 
violence. Issues of Education, 27(2), 67~85.
http://www.riss.kr/link?id=A76444105

Kim YG(2008). The locus of control and stress 
coping behavior of the damaged children by school 
violence, Eun Sae University. A Master’s Thesis.

KYCI(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2001). The 
guide book for leader of peer counseling.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Kwack GJ(2006). The structural character of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In: The prevention and 
counseling of school violence. Moon YR, eds. 
Hackji Publication.  Seoul. 76~88.

Lee CH(2009). Pers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bullying behaviors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 
152~176 .https://doi.org/10.1177/0886260508329124 

Lee EH, Kong SJ and Lee JS(2004).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environment with school violence: 
The mediation effect of anger control and 
contacting misbehavior of th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1), 
32-40. http://www.riss.kr/link?id=A100630263

Lee JS and Choi YS(2001). Ethnography of bullying 
for elementary school classroom.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4(2), 181~211.
http://www.riss.kr/link?id=A30001817

Lee SD(2015). Revolutionary School, Dreaming of 
happy learning. Seoul: The Happy Future.

Lee SS, Kim DH, Huh SH, Lee DH and Lee 
YN(2013). The awareness of teachers and 



허승희ㆍ이희영

- 1682 -

principles about the variables for ecological healthy 
school constru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Technology, 29(3), 459~481.
http://www.riss.kr/link?id=A101959545

Lim GG(2011). The influence of bullying style and 
the level on the psycho 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Ho Seo University. A Master’s Thesis.

Liu PS(2005). The effect of the school violence 
program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2), 51~76.
http://www.riss.kr/link?id=A104557009

Liu HG(2007). The influence of child, home and 
school variables on school violence. Dan Gook 
University. A Master’s Thesis.

Macklem GL(2003). Bulling and teasing Social power 
in children's group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Meyers AB, Meyers J, Graybill EC, Proctor SL and 
Huddleston L(2012). Ecological approaches to 
organization and systems change in educational 
setting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22 (1-2), 106~124.

Moon SH(2010). The reconstruction of the theory of 
violence. Society and Philosophy, 20, 64~91.
http://www.riss.kr/link?id=A82427929

Nansel TR, Overpeck MD, Pilla RS, Ruan WJ, 
Simons-Morton B and Scheidt P(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 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6, 
2094~2100.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
/PMC2435211/

Ou SH(2007). The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youth experience about bullying.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5, 74~98.
http://www.riss.kr/link?id=A104363019   

Rubin KH, Bukowski W and Parker JG(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Damon and 
Eisenberg, Wiley, New York. 779-862.

Seo MG(2007).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program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 
Seongsanheo Graduate University. A Master’s 
Thesis.

Sim HO(2008). The social status and social emotion 
of the bullying members: In focus with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9(3), 
191~205.  http://www.riss.kr/link?id=A102954161

Son HD(2013). Sensitivity, Key word for 
communication of school violence discipline and 
counseling for relation. The Annual School 
Counseling Conference.

Song JH, Kim KS, Bak SH, Ahan EH, Ou ES, Eun 
HG, Jung JJ, Jo BH, Hong JG and Hwang 
MH.(2012). The prevention and coping plan of the 
school violence. Seoul: Hackji Publication.

Stewart D, Sum J, Patterson C, Lemerle K and 
Hardie M(2004). Promoting and building resilience 
in primary school communities: Evidence from a 
comprehensive ‘health promoting schoo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6(3), 26~33.
https://doi.org/10.1080/14623730.2004.9721936 

Thomas J(2011). Parent's guide to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bullying. School Bullying Council.

Yang JG and Kim CG(2002). The relationship of 
crisis and caring variables of misbehavior 
adolescence with re-mis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2), 101~121.
http://www.riss.kr/link?id=A103493533

•Received : 26 August, 2019
•Revised  : 10 October, 2019
•Accepted : 21 October, 2019


	학교폭력의 학교 생태학적 요인과 대처 방안 -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서론
	Ⅱ.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
	Ⅲ.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생태학적 환경 요인
	Ⅳ.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처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