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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에서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소재한 조선족 초등학교 4곳의 4, 5

학년 학생 400명을 유의표집 하여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척도, 자아존중감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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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을 통해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

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 상관 및 자아존중

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고 여학생 집단

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매

개변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

도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

태도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는 없지만 부모양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

소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학생

집단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재

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

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여학생집단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남, 여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

에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도록 부모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시기에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워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iii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가설 ·······························································································································5

4. 연구모형 ·······························································································································6

5. 용어의 정의 ·························································································································6

Ⅱ. 이론적 배경 ···········································································································8

1. 부모양육태도 ·······················································································································8

2. 자아존중감 ·························································································································11

3. 학업적 자기효능감 ···········································································································16

4.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18

5. 선행연구 고찰 ···················································································································21

Ⅲ. 연구방법 및 절차 ······························································································24

1. 연구대상 ·····························································································································24

2. 연구절차 ·····························································································································24

3. 연구도구 ·····························································································································25

4. 자료의 분석 ·······················································································································28

Ⅳ. 결과 및 해석 ······································································································29

1.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29

2.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4

Ⅴ. 논의 및 결론 ······································································································39

참고문헌 ······················································································································44



- iv -

<Abstract> ···············································································································56

부록목차 ······················································································································59



- v -

표 목 차

표 Ⅲ-1.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5

표 Ⅲ-2.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7

표 Ⅲ-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7

표 Ⅳ-1.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29

표 Ⅳ-2. 남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30

표 Ⅳ-3.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30

표 Ⅳ-4. 여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31

표 Ⅳ-5.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 32

표 Ⅳ-6.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 ······························································································33

표 Ⅳ-7.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34

표 Ⅳ-8. 남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34

표 Ⅳ-9.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 35

표Ⅳ-10. 여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 36

표Ⅳ-11.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 36

표Ⅳ-12.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 ······························································································38



- vi -

그림 목차

그림 I. 연구모형 ························································································································6

그림 Ⅳ-6.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부양육태도와 자존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분석 ······························································································33

그림Ⅳ-12.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모양육태도와 자존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분석 ······························································································37



- 1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아존중감은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소중한 덕목중 하나이다.

Tony Humphreys(2006)는 ‘8살 이전의 자아존중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

였다. 朱步冲(2013)은 2012년 9월의《중국도시주민행복감연구보고서》에서 참여자

의 32%만 “행복하다”, 50%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국 사

람들의 낮은 행복감을 의미하며 중국 사람의 낮은 행복감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있다는 尹红霞 외(2010)의 연구를 주목하게 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삶

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어느 시

기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심 받고 있는 연구주제 중

의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

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박영애(1995)는 자신이 지녔

다고 생각하는 자기 특성에 대한 느낌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김춘경,

김미화(2005)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적

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

식, 선택하는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황미진, 2010; Pelham

& Swann, 1989),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력이 높고(윤하기, 1996; 장경수,

1996;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여

(Coopersmith, 1967), 불안과 무력감, 우울증상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 Pyszczynski & Greenberg, 1987; Tennen

& Herzberger, 1987)을 보인다.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 낮은 학업 성

취, 물질 남용, 섭식장애, 청소년 임신 등의 사회문제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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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2009; 황미진, 2010; Mecca, Smelser, & Vasconcellos, 1989; Scheff,

Retzinger, & Ryan, 1989).

메디컬투데이(2009) 박엘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King’s College 런던대학 연

구팀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은 성인기에 비만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은 30세경이 되면 살이 찔 가능성이

높지만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면 급증하는 비만을 막을 수 있다고 밝

혔다. 최미영(2009)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들 중에는 만성적인

무력감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등학생들은 말로 표현

하기보다 때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발작적으로 화를 내거나 싸우는 행동으로

우울증을 표현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요우울장애를 갖는 아동과 청소년의 60%

이상이 1년 및 5년 후에 이루어진 추수연구에서 여전히 우울장애를 지니고 있었

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아동기에 높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의 정도와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이

다(Coopersmith, 1967). 부모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존재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윤하기, 1996), 애정, 자

율, 성취, 합리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장경수, 1996). 특히 초자아

가 발달하는 아동기에는 아동이 자신을 부모와 동일시하고 중요한 사회적․도덕

적 가치를 습득하므로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김혜경, 2009; 정옥분, 2004). 그러므로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을 가지는 만큼 자

녀가 책임감을 갖게 되며(권혜경, 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충분한 애

정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반사회적, 공격적 행동을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이 보인

다(정원식, 1984).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

다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들과 관련된다(范乃茹, 2010; Schaefer,

1965).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보

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애리, 1999). 이는

관찰자에게는 거칠거나 애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는 전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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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해석될 수 있고,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실제적 양육태도와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 주어도 자녀가 이를 부

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

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의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김성연, 1981). 주영

돈(2000)은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자녀

의 내적 통제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 쪽에서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관련이 많다고 밝혔다.

김혜경(2009), 우미경(2008), 임영희(2007), 장미영(2006), 최미영(2009)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

다. 王莲(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일한 양육태도라도 성별과

지역의 다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张雪娜(2013)의 연

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가 높고 여학생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는 비교

적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아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수용

과 애정으로 차있기에 딸이나 아들에 대한 관심이 같음을 의미한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는 성격의 틀이 형성되고 자아의 개념이 싹트며, 학급 집

단에 참여하여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이고, 부적응 행동

을 수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갖추어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이다

(오경준, 2000). 이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학업

성적이고(张雪娜, 2013), 학업성적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钱珍, 2008). 김아영, 차정은(2003)도 학습 성취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

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1986)을 말하며,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 과제를 선정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과제를 끈기 있게 지

속하는 경향(김선순, 2012; Bandura & Schunk, 1981)이 있으며, 반면 학업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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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김다솜, 2013). 이

와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변수로서 학습자

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이끌며(김아영 등, 2001;

Bandura, 1977; Schunk, 1991), 아동의 신념에서 시작하여 실제 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Pajares, 1996).

Zhang과 Richarde(1999)는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수행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또한, 송인섭(1998)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은 성취의욕이 낮고 학습활동에 위축되는 반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환경에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더 긍정적이여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다양한 장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

과는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이나 또래의

경험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높여주기 등 활동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부모요인이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정정애(2008)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에 매우 밀접한 관련과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학습

자들에게 획일적인 공부와 성적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부여와 목

표설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영선(2010), 권영희(2009), 유미영(2010), 장

경선(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아동들은 부모의 지지를 가장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박기종(2000), 钱珍

(2008), 岑翠(2005), 王有智, 王淑珍, 欧阳仑(2005)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부모양육태도가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박영옥(2008)의 연구에서 성별차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하위요인 중 과제난이도 선호에 대해서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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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이 아동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이나 중국선행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런 연구결과를 연변의 조선족 초등학생들에게 적용이 가능

한지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양육태도, 모양육태도가 아동

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

다. 이를 통해서 급변하는 중국사회에서 효율적인 부모역할수행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 연구가설

가설 1-1. 남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여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남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여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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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그림 I 연구모형

5. 용어의 정의

가.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Willem A. Arrindell and AstaA.

Engebretsen.(2000)가 개발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 ‘my memories of

upbringing'의 스웨덴 동의어인 ’Egna Minnen Betraffande Uppfostran'인

EMBU-short척도로, 유미영(201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EMBU(Arrindell et al, 2000)척도는 총 23문항이며 애정(emotionalwarmth), 거부

(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등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었고, 거부와 과보호 하위요인의 문항은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부와 과보호는 점수가 낮을수록, 애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양육태도란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내·외현적인 행동 및 반응양식을 의미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다르

   학업적 자기효능감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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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각되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녀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박선

영과 도현심(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일 요인의 10문항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문항과 부정적 의미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

도로 평정되었고,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할 줄 알고 자

신감, 자부심을 겸한 말과 행동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질문지는 총 28문항이

며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

다. 척도의 응답은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

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가 학업과제

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

단을 말한다(Bandura,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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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부모는 아동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임에 틀림없

다. 이미란(2004)은 부모-자녀의 초기경험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및 적응양식 등을 비롯한 성격형성 전반에 매우 큰 영향

을 주며,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 발생에 가장 본질적인 역할

을 한다고 하면서 이는 성격발달과 지적, 정서적 특성, 사회적 성장 및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가.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김춘경 외(2002)는 양육태도란 부모의 양육행동의 근간이 되는 양육에 관한 기

본신념과 가치, 의사결정방향 등을 의미한다. Fishbein과 Ajze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

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 하였다. 또한 최외선 외

(2006)는 양육태도란 부모 자신이 양육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가치체계의 표현으

로서 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부모 자신이 어렸

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방식과 가정의 사회ㆍ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

그 외, 중국 학자 唐凯晴(2014), 张萌，陈英和(2013)는 부모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신념과 행위의 모둠으로 최대의 범위에서 한 인간이 성장하

는 가정환경의 건강여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최유경(1998)은 부모의 양육태도

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특성, 태도,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심리적 태도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일반

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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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애(2003)는 부모양육태도 또한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느

냐 보다는 양육의 객체인 자녀가 그들 부모의 태도를 그들의 심리적 장(field) 또

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성연

(1981)은 자녀의 정의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들이 보는 양

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보고하였고,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Katkovsky, 1967) 자녀의

내적 통제성을 예언하는 것으로는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 쪽에서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관련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육태도의 측정은 부모가 지각하여 측정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의 양

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뉘지만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부모

와 자녀에게 각각 다르게 지각되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육태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선 실제 행해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보

다는 자녀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더 중

요하다(주영돈, 2000).그 외, 많은 연구자들(김성연, 1981; 권도영, 2003; 윤선희,

2005; 이숙, 1998; 최경순, 1992; 함미영, 2005; 范乃茹, 2010; Katkovsky, 1967;

Schaefer, 1965)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부모의 지각보다 실제

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양육태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민서영

(2012)의 양육태도로 정의한다. 즉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내·외현적인 행동 및 반응양식을

의미하며,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나.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자녀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에

S. Freud가 정신분석학을 발전시키면서부터였는데 Freud학파의 정신분석이론에

서는 유아초기의 과업인 수유, 이유, 대소변 훈련 등의 방법과 시기가 유아의 성

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미영(2010), 황혜자, 최윤화(2003) 등

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몇 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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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대두되었으며 방법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고 밝혔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그는 양육

태도를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으

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다시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와 적극적 거부로,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에는 익애형과 맹종형

으로 분류하였다. Symonds는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임상사례에만 의존하였기 때

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

는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상적인 규준에 의거하여 설명하는 데

는 실패하였다(유미영, 2010).

반면에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신생아부터 청소년 이전

의 장기간 동안 연구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원형모형(circumpex model)을

제시하였고 크게 애정-거부, 자율-통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Schaefer의 가설적

모형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으나 사용하는 용어에는 약간의 차이

가 있다. 애정-거부 차원에서 부모의 적대심과 공격성, 무관심과 무시라는 두 개

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를 싫어하고 비난하거나 적개심을

품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귀찮게 여기며 부정적인 평가

를 한다고 지각하게 된다. 애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아동 중심적

이고, 자주 설명을 해주며 훈육방법으로는 체벌 대신 상을 사용하는 태도로 정의

할 수 있다. 자율-통제차원은 엄격함과 허용성이라는 양극적인 차원을 형성하는

데 엄격한 태도는 매우 많은 규정과 금지를 제기하고 강요하는 태도이다. 허용적

인 태도는 거의 규칙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녀는 거의 부모가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자각하게 된

다. Schaefer는 30여년 동안의 기록에 의거하여 부모태도 연구도구(PARI: The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를 개발하였다(유미영, 2010; 황혜자, 최

윤화, 2003).

Parker, Tupling과 Bronw 등(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perotection)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

구에서 첫 번째 추출된 것은 양극 차원으로 한쪽은 애정, 감정적 온정, 공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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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에 의해 정의되고 다른 한 쪽은 감정적 냉정, 무관심 또는 냉담, 무시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인 역시 양극 차원으로 한쪽은 통제, 과보호, 간섭, 과도한

접촉, 어린 아이취급과 독립적인 행동의 저지에 의해 형성되고, 과보호의 존재

혹은 부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유미영, 2010).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식(1975)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대칭

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차원을

제시하여 아동의 성격발달에 가정의 심리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원영

(1983)은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

였고, 한종혜(1980)는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김재은(1987)은 한국가족의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목-불화, 허용

-엄격, 친애-소원의 3차원으로 추출하였고, 이숙(1988)은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

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반면,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关颖(1994), 林磊(1995)은 부모양육태

도를 해결, 엄격, 애정, 제약, 허용과 합리적인 지도, 해결, 제약, 무시, 애정의 5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刘金花(1991)，陶沙(1994)는 거부, 엄격, 애정, 기대, 이면,

다면과 애정, 권위적인 통제, 무시, 허용, 제약, 차이의 6요인으로 추출하였다(张

雪娜, 2013). 그 외, 金河岩，许伟(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온정-이해,

처벌-엄격, 권위주의적 통제, 거부-부정, 과보호, 편애의 6개 차원으로 분류하였

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태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

서도 애정, 거부, 과보호의 하위요인을 위주로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규명하였다.

2. 자아존중감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제르맹 뒤끌로(2007)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 가치를 인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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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에너지라고 정의

하였다, 강나정(200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나 가치

판단이라 정의되며,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발달된다. 송현주

(2009)는 자신에 대해 알고 자신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성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를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고 정의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oopersmith(1967)는 자아

존중감을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낸다고 하였

다. 그는 자아존중감 척도(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SEI)로 자아존중

감을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첫째, 자아존중감은 세부적이거

나 일시적 변화이기보다는 지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 자기 자신에 대

한 평가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성, 연령, 상황 등 다양한

경험영역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자아평가는 개인의 기준과 가

치에 따라 자신의 수행, 능력, 태도를 검토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결정하게

되는 판단과정이라는 것이다(임영희, 2008).

Watkins(1980)는 일상적인 대화나 성격이론에 있어서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으로 정의하였고,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

신의 가치로운 것, 즉 현존하는 자신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존하지 않는 자신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임영희(2008)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또한,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오만함, 자신감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아니라고 하였다.

朱智贤(1989)은 자아존중감은 자아상(신체상), 자아개념(정신적), 사회적 개념

(문화적)을 포함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자각의 총합이라고 보았으며, 顾

明远(1990)은 자신의 능력 및 사회적 수용의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라고 정의하였고, 林崇德(1995)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개념을

지각하는 가치의 상대적인 정도로 정의하였고, 魏运华(1997)은 사람이 계속적으

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 항상 변화하는 축적물의 감정적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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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김경연(1987)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적, 감정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조원성(1996)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기 자신의

지적·정의적·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판단 혹은 평가에 관

련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杨丽珠(2005)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

적 평가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자기에 대

한 인지적 과정과 태도 및 이에 따른 정서를 포함하는 판단의 개념으로, 송인섭

(1998)은 자기에 대한 중요한 느낌으로서의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성미옥(2003)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기 평가 혹은 자기 판단

이며, 둘째로는 구체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개념으로, 셋째는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 특성을, 넷째는 자신

을 평가할 때 강조하는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측

정도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기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할 줄 알고 자신감, 자부심을 겸한 말과 행동 모두 포

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나. 자아존중감의 발달

자아존중감의 형성과정은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

로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만2세경부터 나타나는 자조기술(self-helpskills)의 발달

과 더불어 시작된다. 밥 먹기,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 일상의 과업

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아동은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 신뢰감을 갖

게 되며, 이러한 신뢰감은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송명자, 2008).

Coopersmith는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 저술과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여 자아

존중감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그리고 관심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성공은 자아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개인적 성공과 지위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역에서의 달성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가치와 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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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험들을 해석하고 수정하는 방법이다. 넷째, 개인이 자아존중감의 손상

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제와 방어가 있는데 개인의 자아존중감 손상이나

가치 저하에 반응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능력은 무력감, 불안 등의 경험을 줄

이고 개인적인 평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영희, 2003). 또한, 아동의 자아

존중감 형성과정은 우선 주변 인물로부터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획득해 가는 평가과정과 주변 사람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

의 능력 혹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

다(윤희봉, 2003).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대하여 Erikson은 아동기(6～12세)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기초

적인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만약 순조롭게 근면성이 발달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소외감,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최은영, 1998). 반면에 Piaget은 각 발달 단계의 연령은 환경의 여건에 따라 빠

르거나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발달의 시기는 각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고 하였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극히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양육방법

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또한 Stair도 자기 존중의 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체험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의 존재가치에 대한

중요한 타인들과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정종재, 2001).

Jaffe는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이 자아평가의 과정에 의해 유아기로부터 아

동기에 걸쳐 나타나고, 부모나 교사가 자녀들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격려해 줌으

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에는 부모,친구로부터 외모, 능력에 대한 평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획득하면 그 아동은

의욕이 넘치고 도전적이며 사회적, 정서적으로 적응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윤희봉, 2003). 또한 자아존중감은 지속성을 지닌 개인적 성향으로 이해함

과 동시에 환경적 사건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자아평가의 가변적 상태로 보아

야 한다고 지적하여 청소년 후기까지 자아존중감은 어느 정도 변화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이현주, 1990).

이와 같이 주위 환경에서 자신이 지각한 평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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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우미경, 2009, 재인용).

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andura(196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며,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 또는 모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하였다(임영희, 2008). Coopersmitf(1967)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로 중요한 타인인 부모나 교사, 동료 또는 친척 등의 영향이 개인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상로(1979)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 또는 사

회적 욕구 등이 자아존중감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전수길(1991)은 개

인의 판단과 타인의 기대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혜경,

2009; 임영희, 2008).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독립되어 있으며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

다고 하였다. Rogers(1959)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

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통해 자기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Rogers(1974)는 자신이 지각하는 자아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자아의 일치

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만일 두 자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개인은 부적응이 되어

결과적으로 불안, 방어,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임영희, 2008).

또한, 실제적 자아(realself)와 이상적 자아(idealself)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실제적 자아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자아이고, 이상적 자아는 자신이 그렇게 되

었으면 하고 바라는 자아이다.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에 차이가 크면 클

수록 적응문제를 보이기 쉽다.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

기에 개인의 자기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만약 아동이 부모, 형제, 또

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자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적

응문제를 보이기 쉽다. 만약에 이런 평가가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면 유기체

와 자아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할 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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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므로, 특히 아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나 양육자가 유아나 아동의

실패나 실수에 벌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잘했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양육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

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09).

이상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가운데서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

도를 독립변인으로 정하였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socialLearning theory)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개념으로부터 발전하였으며,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

의하였다(Bandura, 1997, 1986). 김아영(2001)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였다. 钱珍(2008)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자기효능감이 학습

분야에서의 표현으로 학습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로 자신 있게 학

업적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한다. 자기효능감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기보다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신뢰

이며, 이는 인지적인 개념으로써 다분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이미현, 김정규,

2012).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그 영향력이 특수 영역·과제에 전이된다는 입

장이었으나, 점차 영역·과제별의 독특성을 수반하는 특수한 믿음으로서의 자기효

능감이 강조되면서(김아영, 2004), 영역별로 자기효능감이 갖는 특수성에 기반 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 세 가지의 일반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다(이미현 외, 2012). Paiares(1997)는 자기효능감이 특정 과

제의 특정 능력에 대한 상황 특정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성

격을 지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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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86,1993)에 의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

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

하며(Pintrich & Groot, 1990)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 능

력이 뛰어나다(Zimmerman & Martinez-Pons, 1990). 김아영과 박인영(2001)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의 타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에

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요인이 산출되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기존의 일반적 척도의 상관을 비교한 결과 두 구인 간의 상

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학업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포함된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의 형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크게 학교환경과 가정환

경, 사회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가정환경은 학생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자기효능감

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은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는 학생의 자기효능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부모

와 자녀의 문화생활 공유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한 정서적․정보적 지원은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희정, 1993).

김아영(2004)은 Bandura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에게 성취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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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특정 과제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신

념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생 자신이 작은

일에서라도 직접 성취경험을 겪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대리적 성취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신과 능력이 비슷한 타인이 성

취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교사

의 언어적 설득 또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에

게 언어적 설득으로 또 직접적인 행동으로 학생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대처 훈련을 통해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

다.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의 불안과 초조함에 대처할 수 있

는 정서적 기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등은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핵심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매개효과도 검증하였다.

4.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가.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남ㆍ여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ㆍ어머니행동을 애

정적ㆍ성취적ㆍ합리적이라고 지각할 때 아동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

다. 이원영(1984)은 어머니가 과보호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가 퇴행

적이고 의존적인 사회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으며, 이미정(1987)은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명확한 제한을 설정해주며, 보다 많은 반응과 합리적으로 지도하

고 친밀감 있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程学超, 谷传华(2001)는 부모가 아동에 대하여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면 아

동은 적극적인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지만, 반면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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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육태도를 취함으로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언

행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허용형 양육태도는 엄격

형 양육태도에 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 외, 김희경(1990)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애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

이 통제적-거부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고 밝혔으며, 오순환(1991)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원영희(1991)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의 온정적 태도와

정적상관을, 부모의 거부ㆍ권위주의적인 태도와는 부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은경(1995)은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아개념이 자녀의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숙(1997)은 아동의 가정적, 도덕적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능력적, 신체적,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영향보다 아동교육기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자(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 차원에

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칭찬하는 아

버지의 수용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송기현(2005)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 높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장미영(2006)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애정․자율․

성취․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장

미숙(2008)은 초등학교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친애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

중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우미경, 200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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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문혁준, 1999).

황혜자와 최윤화(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개방․자율로

지각하고 또한 거부보다는 애정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陈玉珠(2013)도 부모의 애정, 온정, 이해, 수용하

는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제, 엄격, 거

부, 비난하는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예측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기종(2000)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唐凯晴 외(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钱珍(2008), 王有智, 王淑珍, 欧阳仑(2005)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양육태도 또한 중요한 변인이라

고 하였다. 岑翠(2005)는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부모양육태도가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지

하느냐의 여부가 자녀의 인격 형성 및 긍정적·부정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긍정적인 인격체, 자신감 있게 양육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긍정적 양육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하영화(2009)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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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녀가 부모의 태도에 반응해서 그들 나름의 발달을 도모해 나간다고 보는

데, 이는 부모가 일차적 사회화 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며 자존심을 형성하기도 하고 부모의 행

동 및 태도를 동일시 또는 모방함으로써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

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Gurney(1987)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 개선에 효과가 있어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만큼이나 자아존중감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윤미,

2003; 이희정, 2009). 초등학교시기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학업성적이고(张雪娜, 2013), 학업성적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밀

접한 연관이 있다(钱珍, 2008). 하영화(2009)의 정의에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

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Peterson &

Stunkard, 1992),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Owen &

Forman, 1988)이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증명한다.

강희경(2000)은 아동 개인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

감이 향상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환경적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도

하였다. 강향옥(2002), 강희경(2000), 박병금(199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환경이나 경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자

신에 대한 가치감 형성과 평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환경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개념과 가치의 변

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 등을 제공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

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여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줌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

을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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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

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Emmerich(1962)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서열과 관련지어 연구한 결과 어

머니는 아들, 딸 모두에게 보호를 많이 하고 제한을 적게 했으나, 아버지는 딸보

다 아들에게 더 제한을 많이 했다고 보고하였다. Noller(1980)는 아버지는 딸에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Maccoby(1980)는

Noller와는 달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더 허용적인 태도,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과 과보호, 거부 3개 요인구조로

볼 때 이은진(2011)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아버지 돌

봄과 아버지 과보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

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여자 아동은 아버지의 애정적인 돌봄의 양육태도를 대

체로 높게 지각하며 남자 아동은 아버지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魏运华(2004)는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시기에도 건립되는 단

계이므로 성장모형이 상승추세이고 12세를 한 인간으로서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

건기로 보았다. 실제로 Medinnu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에 따라 달리 지각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위

해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나 교사에 의해 긍정적 존중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

장 이후에도 학교나 가정 또는 사회에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1990년에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사람인

Steinberg(1990)는 행동통제의 부재는 충동통제와 사회적 책임의 결손을 가져오

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에게 심리적 자율성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다시 아동의 자기-신뢰와 자신감의 결손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김혜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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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

(Bandura, 1986)으로 인식됨에도, 倪士光，徐继红，叶霖(2012), 田芊，邓士昌

(2011), 唐凯晴 외(2014), 王超超(2010)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습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학습에 관한 상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미영(2010)은 부의 양육태도에서는 부분매개하고 모의 양육

태도에서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唐凯晴 외(2014)는 애정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부분매개를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순점(2005)의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의 차이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고 아동 중심

이 되어 허용 적이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양육된 자녀들이 주어진 상황에 긍정

적으로 대처하며, 주위 사물이나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

는 물론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반응에 관계없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일방적으로 측

정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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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선정, 연구절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연구도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에 소재한 4

개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 400명을 유의 표집 하였다.

연길 시에는 조선족 초등학교가 10곳 있는데 그중 2곳은 한족, 조선족 혼합 초

등학교이며 전체 조선족 초등학생은 약 8500여명이다. 4, 5학년 학생은

2500(29%)명 남짓하며 본 연구에서는 시 중심에 위치한 두 곳 학교와 시 변두리

에 위치한 두 곳 학교를 선정하여 각각 100부씩 배부하였으며 이는 전 시 4, 5학

년 학생수의 16%를 차지한다.

배부한 설문지 400부 중 회수율은 97.5%(390부)이고 불성실한 응답을 했거나

결측으로 인해 분석이 불가능한 5부를 제외한 385(98.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4, 5학년 학생이고 그 중 남학생이 168명

(43.6%), 여학생이 217명(56.4%)이었다.

2. 연구절차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6월 23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설문지는 부모양

육태도척도, 자아존중감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4곳

학교의 심리선생님과 담임선생님들께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질문지의 기재

방법을 설명한 후 배부하였다. 수거한 질문지 400부에서 15(3.6%)부를 제외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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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가.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Willem A. Arrindell and AstaA.

Engebretsen.(2000)가 개발한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 척도 ‘my memories of

upbringing'의 스웨덴 동의어인 ’Egna Minnen Betraffande Uppfostran'인

EMBU-short척도로, 유미영(201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EMBU(Arrindell et al, 2000)척도는 총 23문항이며 애정(emotionalwarmth), 거부

(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등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었고, 거부와 과보호 하위요인의 문항은 역 채점하

며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하

위영역의 신뢰도는 부의 양육태도 중 거부 .77, 애정 .75, 과보호 .61, 모의 양육

태도 중 거부 .78, 애정 .77, 과보호 .62이었으며, 전체 신뢰도에서 부는 .74이고

모는 .77이였다.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안정적으로(Gliem & Gliem,

2003)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그에

따라 분류한 문항번호, 그리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 ⍺)
하위요인 문 항 번 호

신뢰도

부 모

거부 1*, 4*, 7*, 13*, 15*, 16*, 21* .77 .78

애정 2, 6, 9, 12, 14, 17, 19, 23 .75 .77

과보호 3*, 5*, 8*, 10*, 11*, 18*, 20*, 22* .61 .62

전체 .74 .77

*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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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거부에 관한 문항으로 ‘아버지(어머니)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 하셨다’, ‘나는 집안의 말썽꾸러기로

대우 받거나 희생양 취급을 받았다.’ 등이 있다. 거부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애정에 관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

는 나를 많이 칭찬하셨다’등이 있다. 애정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랑을 받는다고

지각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과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버지(어머니)가 걱정을 조금 덜하시면 좋겠다’,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

든 일에 사사 건건 간섭하셨다’ 등이 있다. 과보호 점수가 낮을수록 사랑을 받는

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박선

영과 도현심(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일 요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등이 있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문항 가운데 척도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

타난 2개 문항(5, 8번)을 제외한 8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문항 5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 별로 없다.’이고 문항 8은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 이 2개 문항에서 ‘별로 없다, 좀 더 ~으면 좋겠다’는 이분법

적인 대답을 선호하는 중국 아동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확실한 측정

을 위해 제외하였다. 2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자

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는 .75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

존중감 척도의 하위 영역과 그에 따라 분류한 문항번호, 그리고 각 영역에 해당

하는 신뢰도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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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 별 문항번호와 신뢰도(Cronbach ⍺)

*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

기효능감 질문지는 총 28문항이며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

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응답은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

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점

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 값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중국판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총 22문항)와 비교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1개 문항(8번)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과제난이도 .85, 자기조

절 효능감 .85, 자신감 .82였고 전체 신뢰도는 .9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차원과 하위영역, 그에 따른 문항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 ⍺)
하위요인 문 항 번 호 신뢰도

과제난이도 1, 4*, 7*, 10, 13, 16*, 19*, 22, 25, 27 .85

자기조절 효능감 2, 5, 11, 14, 17, 20, 23, 26, 28 .85

자신감 3*, 6*, 9*, 12*, 15*, 18*, 21*, 24* .82

전체 .92

*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하위영역 문항번호 신뢰도

긍정적 1, 2, 4, 6, 7 .72

부정적 3*, 9*, 10* .78

전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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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과제난이도는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 예: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자기조절 효능

감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하며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문항 예: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자신감은 8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학생이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

다(문항 예: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

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연

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Cronbach’s ⍺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양육태도가 성별에 따

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산출하였다.

셋째, 모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양육태도가 성별에 따

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산출하였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재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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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해석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를 살펴보고 미

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실시하며 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를 살펴보고 미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실시하였다.

1.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Ⅳ-1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부양육태도 .30* -

학업적

자기효능감
.53* .33*

*p<.01

위의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간의 상관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30, p<.01),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 간의 상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다(r=.53, p<.01). 아

울러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r=.33, p<.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양육태도의 효과와 이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남녀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변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어 Baron과

Kenny(1986)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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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Ⅳ-2 남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부양육태도 .37* -

학업적 자기효능감 .63* .29*

*p<.01

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간 상

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29, p<.01).

표 Ⅳ-3. 자아존중감 대한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남자)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학업적 효능감 부양육태도 .69 .18 .28 3.85**

R=.29 R2=.08 ΔR2=.08 F (1,165)=14.82
**

2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23 .05 .36 5.00**

R=.32 R2=.10 ΔR2=.10 F (1,165)=26.51
**

3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11 .03 .21 3.40*

학업적 자기효능감 .13 .01 .57 9.37**

R=.66 R2=.44 ΔR2=.30 F (2,164)=64.12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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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부양육태

도만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 단

계). 다음으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

인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

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

로 투입되었을 때 부양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에 대한 소벨(Sobel) 검증 결

과, 통계치가 3.68(p<.001)인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1-2. 여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여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부양육태도 .22* -

학업적 자기효능감 .44** .35**

*p<.01, **p<.001

위의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

를 산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부양육태도 간의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

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전체 집단의 상관(r=.33, p<.001)에 비해 다소



- 32 -

높은 것(r=.35, p<.001)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자아존중감 대한 부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여자)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학업적 효능감 부양육태도 .80 .15 .35 5.52**

R=.35 R2=.12 ΔR2=.12 F (1,215)=30.43
**

2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13 .04 .22 3.22*

R=.22 R2=.05 ΔR2=.05 F (1,215)=10.39
*

3
자아존중감

부양육태도 .04 .04 .07 1.03

학업적 자기효능감 .11 .02 .41 6.39**

R=.45 R2=.20 ΔR2=.15 F (2,214)=26.60
**

*p<.01, **p<.001

위의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부양육태

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모

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B=.18,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는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05, n.s.). 반면 매개변인으로 투입

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B=.11, p<.001)으로 나타나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Baron과 Kenny(1986)법을 통해 확인된 여학생 집단에서 부양육태도와 자아

존증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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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자기효능감

.80(p<.001) .11(p<.001)

부양육태도
.13(p<.001)*

자아존중감
.04(n.s.)**

* 매개변인 투입 전 회귀계수

** 매개변인 투입 후 회귀계수

그림 Ⅳ-6.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

표 Ⅳ-6,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sobel test

부트스트랩(bootstrap)†

매개효과 계수 표준오차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99% 신뢰구간)

매개효과계수

상한값

(99% 신뢰구간)

.09* .09 .02 .04 .15

*p<.001

†resample size = 5,000

위의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 있어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

중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sobel 테스트에 의한 검증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검증에서도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

1)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법의 경우,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Preacher & Haye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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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Ⅳ-7.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모양육태도 .31* -

학업적 자기효능감 .53* .33*

*p<.01

위의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간의 상관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31, p<.01),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 간의 상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다(r=.53, p<.01). 아

울러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r=.33, p<.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양육태도의 효과와 이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남녀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변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어 Baron과

Kenny(1986)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2-1. 남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Ⅳ-8. 남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모양육태도 .40* -

학업적 자기효능감 .63* .3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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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역시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34, p<.01).

표 Ⅳ-9. 자아존중감 대한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남자)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학업적 효능감 모양육태도 .77 .16 .34 4.67**

R=.34 R2=.12 ΔR2=.12 F (1,165)=21.79
**

2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20 .04 .40 5.55**

R=.40 R2=.16 ΔR2=.16 F (1,166)=30.85
**

3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11 .03 .21 3.34*

학업적 효능감 .13 .01 .56 9.00**

R=.66 R2=.44 ΔR2=.28 F (2,164)=63.76
**

*p<.01, **p<.001

위의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모양육태

도만을 투입한 결과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 단

계). 다음으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

인으로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

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앞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모양

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에 대한 소벨(Sobel) 검증 결과, 통계치가

3.64(p<.001)인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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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여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 상관계수(r)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

모양육태도 .20* -

학업적 자기효능감 .44** .32**

*p<.01, **p<.001

위의 표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

를 산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모양육태도 간의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

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1. 자아존중감 대한 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여자)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학업적 효능감 모양육태도 .68 .14 .32 4.89**

R=.32 R2=.10 ΔR2=.10 F (1,215)=23.93
**

2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11 .04 .20 2.98*

R=.20 R2=.04 ΔR2=.04 F (1,215)=8.86
*

3
자아존중감

모양육태도 .04 .04 .07 1.02

학업적 효능감 .11 .02 .42 6.53**

R=.45 R2=.20 ΔR2=.16 F (2,214)=26.58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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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모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모

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B=.11, p<.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는 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04, n.s.). 반면 매개변인으로 투입

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B=.11, p<.001)으로 나타나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Baron과 Kenny(1986)법을 통해 확인된 여학생 집단에서 모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68(p<.001) .11(p<.001)

모양육태도
.11(p<.01)*

자아존중감
.04(n.s.)**

* 매개변인 투입 전 회귀계수

** 매개변인 투입 후 회귀계수

그림 Ⅳ-12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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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sobel test

부트스트랩(bootstrap)†

매개효과 계수 표준오차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99% 신뢰구간)

매개효과계수

상한값

(99% 신뢰구간)

.08* .08 .02 .02 .14

*p<.001

†resample size = 5,000

위의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 있어서 모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sobel 테스트에 의한 검

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법에 의한 검증에서

도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부모양육태도

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아존중감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양육태도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매개변인을 거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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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하여 중국 연변조선족사회에서 효율적인 부모역할수행을 위한 부모교육 자

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시기에 아동의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

논의 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 애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우미경(2009), 원영

희(1991), 장미숙(2008), 岑 翠(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자신을 유능한 사람

이라고 믿는 마음을 커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순점(2005)의 부모

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허용적이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양육된

자녀들이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주위 사물이나 타인에 대해 편견

을 갖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물론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

도 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전체 집단의 상관

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가

높다는 张雪娜(201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지만 어머니의 성별에 대한 차이

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이는 같은 지역에서 생활을 한다하여도 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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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만의 고유한 생활방식이 있으므로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여학생 집단의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

도 간 상관 및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집단의 상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

다는 황혜자와 최윤화(2003), 陈玉珠(2013), 唐凯晴 외(201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양육태도는 여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

존중감의 정적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한다

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

계에서 매개변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程学超, 谷传华, 2001)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더니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

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의 효과가 다소 감소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하

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의 부

모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에 초자아가 발달하는 남학생에게 자신을 부

모와 동일시하고 중요한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는 김혜경(2009)

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는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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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

라 분석한 결과 여학생집단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지각

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하면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4)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bootstrap)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여학생집단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钱 珍(2008),

张雪娜(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의 차이를 보인다는 이주연(2013), 魏运华(2004),

张雪娜(201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여학생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이는 학업성적의 향상을 가져와 아동의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논의된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남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아

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여학

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완전매

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있다. 또한, 남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

가 있었고 여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양육태도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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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다.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로 양육 할수록 학업성적의 향상을 가져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가정교육이 필요하며 긍정적

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어 간접

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

사는 아동의 성적만 관심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들

에 비해 새로운 발견이고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연변 초등학생을 위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

감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지각한 부모의 양

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

다. 이를 통하여 교사가 부모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인인 양육태도

와 개인적 요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의적 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

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 이미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초등학생이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충분히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셋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나누어 비교함으로

써 서로 다른 양상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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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4곳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선정하여 표집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생 전체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반화하기

를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폭 넓은 집단의 표집을 통한 대상을 확대한다면 보

다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검사자의 반

응태도나 의지가 반영되어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생의 평

소 모습을 관찰 가능한 교사나 부모님이 응답할 수 있는 척도를 첨가하거나, 일

대일 조사 면접법이나, 사례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포함한 질적 연구를

결부하면 보다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중요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

진을 위해 학기마다 진행하는 부모교육에 아동의 성별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하

고 교사와 초등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내활동, 집단활동에 학업적 자기효능

감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타당여부를 검

토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 초등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으

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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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Esteem: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LI HUA

Major of Consultation an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hoi Bo Young

The study identified whether mediation effect varied depending on gender in

relation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academic self efficacy. To this end, it came up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Q1. What is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effect of paternal child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elf-esteem?

Q2. What is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effect of maternal child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elf-esteem?

To verify the two questions, the study did purposive sampling on 400 4th and 5th

years at four elementary schools for ethnic Koreans in Yanji, Jilin, China and

survey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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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used parenting attitude scale, self-esteem scale and academic self-efficacy scale.

SPSS 18.0 program was used for the collected data. The study calculated Cronbachａ

coefficient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scale and calculat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o analyze the correlation among each variable. It also applied the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procedure proposed by Baron & Kenny (1986) to see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and self-esteem.

The outcom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major variables showed that the correl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ir self-esteem and academic self efficacy

was significant. Th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in the boy group suggest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ll

subject groups. In the mean time, th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in the girl

group indicat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parenting attitude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somewhat lower than that of all subject groups.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tell if parameter

conditions were met in the relation among academic self-efficacy,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boys and self-esteem. As a result, parenting attitude significantly

affected the self-esteem of boys. Although the academic self-efficacy was put as the

mediation variable for parenting attitude and self-esteem of boys,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no complet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However, academic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partial mediation effect as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somewhat declined.

Third, the study verified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girls and self-esteem. Above all,

analysis based on the procedure suggested by Baron & Kenny (1986) presented that

the girl group had complete mediation. Then, analysis using bootstrap suggested by

Preacher & Hayes (2004)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omplete mediation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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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self-efficacy again. The result stated that it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girl group was found to have complete medi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ed that academic self-efficacy had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boys and girls and

self-esteem.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children’s self-esteem varied

depending on their gender. Therefore,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basic material for parental education to help efficient parenting attitude and promoted

academic self-efficacy during primary educ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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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한 문제에 한 군데에만 <보기>와 같이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보기>

2.한 문제도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3.말의 뜻이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컴퓨터 게임은 재미있다. ○



- 60 -

※ 아래 각 문장을 읽어 보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버지·어머니의 경우를 나누어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학생은 지금 키워주시는 분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표시하면 됩니다.)

번

호
문     항

아버

지/

어머

니

거의 

드물

게

때로 자주
대부

분

1
아버지(어머니)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게 화를 

내시거나 불쾌해 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2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많이 칭찬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3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버지(어머니)가 걱정을 조금 덜 

하시면 좋겠다.

부 1 2 3 4

모 1 2 3 4

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나를 꾸중하시고 

매를 때리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5
집에 오면 나는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어머니)께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부 1 2 3 4

모 1 2 3 4

6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좋은 책을 사주거나 캠프나 클럽 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등 내 사춘기 시절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7
아버지(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꾸중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8
아버지(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해서 다른 아이들은 

자유롭게 하는 일도 나는 못하게 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9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최고가 되도록 자극하고 격려해주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0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짓거나 

혹은 다른 행동을 하여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1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걱정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2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3 나는 집안의 말썽꾸러기로 대우 받거나 희생양 취급을 받았다.
부 1 2 3 4

모 1 2 3 4

14
아버지(어머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5
아버지(어머니)는 나보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좋아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6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나를 

대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7
아버지(어머니)는 지나친 걱정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8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 건건 간섭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19 나는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정을 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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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한 문항

도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느꼈다. 모 1 2 3 4

20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 

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2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야단치고 

벌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2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혹은 외모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아버지 맘대로 결정하기를 원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23
내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부 1 2 3 4

모 1 2 3 4

번호 나는…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2 좋은 인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4 대부분의 사람들만큼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5 자부심을 가질 것이 별로 없다.

6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때때로 내 자신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

각이 든다.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골라 그 번호에 ⌵표로 
표시 하세요.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5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1 2 3 4 5

3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1 2 3 4 5

4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1 2 3 4 5

5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1 2 3 4 5

6 시험을 치루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7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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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1 2 3 4 5

9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10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11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12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1 2 3 4 5

13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1 2 3 4 5

14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5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1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5

18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1 2 3 4 5

19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1 2 3 4 5

20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1 2 3 4 5

21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 2 3 4 5

22
쉬운 문제보다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5

23 나는 정해짐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1 2 3 4 5

25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2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27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5

2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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