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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

-남⋅여학생의 차이를 심으로

이 복 자

제주 학교 교육 학원 상담심리 공

지도교수 최 보

본 연구의 연구목 은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남‧여학생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는 학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2.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 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2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제주시

학교 2곳, 서귀포시 학교 3곳 총 5곳에 다니고 있는 학교 1, 2, 3학년 학생

을 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 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 불성실 답변 28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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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372부를 최종 확보하여 통계 작성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 , 부모 학업성취기 척도는 오은진(2013)이 사용한 총 24문항의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 고, 다음으로 학업스트 스 척도는 곽민경(2015)이 사용한

총 35문항의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자료 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 18.0을

이용하여 상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연구 분

석결과를 토 로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학업 압박기 와 학업스트 스 각 하 요인 하 요인을 모

두 합산한 학업스트 스 체와의 상 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업압박기 가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학업 지지기 와 학업스트 스 체 하 요인별 간에는 모

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된 학업

압박기 와는 반 로 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업 지지기 가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학업 압박기 와 학업스트 스 간에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업 압박기 와 학업스트 스 각 하 요인 하 요인을 모두

합산한 학업스트 스 체와의 상 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 압박기 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어머니의 학업 지지기 와 학업스트 스 체 하 요인 간에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된 학업 압

박기 와는 반 로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 지지기 가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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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학생의 경우,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업 압박기 가 높을

수록 학업스트 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과도한 압박

인 학업기 가 남자 학생들에게는 학업스트 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자 학생의 경우,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 압박기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 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업

지지기 가 높을수록 여자 학생들의 학업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도한 압박 인 학업기 가 여자 학생들에게는 학업스

트 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지지 인

학업기 는 여자 학생들의 학업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

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여학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자 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학업기

의 향에 따라 학업스트 스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학업기 의 향에 따라 학

업스트 스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남‧여학생이 동성의 부모와 맺는 계의 특수성을

이해한 부모‧자녀의 계 증진을 한 방법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하

여 부모‧자녀의 정 인 계 맺기를 한 가정에서의 화 방법 소통을

한 상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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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청소년기는 열정과 힘이 넘치고 성인기로 도약하기 한 비기인 동시에 자

신의 미래에 한 불안과 자신의 본 모습에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혼돈이 함

께 있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 단계로 여러 가지 격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곽민경, 2014; 성순옥, 2013).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인 등학생 시기, 기 청소년 시기인 학생, 후기 청소년 시기

인 고등학생으로 나뉘어 설명되어진다. 한국에서의 등학생은 보통 만 6‧7세에

서 12세까지의 연령 아동으로 등학교에 재학 인 아동을 말한다(최병두,

2011). 이 시기는 구체 인 규칙들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습하는 시기이다. 따라

서 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더 넓은 사회에 용하는 법을 단계 으로 학습하

게 되는 것이다(최병두, 2011). 이러한 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업보다는

자신의 자녀가 다방면에서 특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따라서 학업 련

학습을 시키면서도 소질과 성을 계발할 수 있는 보다 범 한 역의 교육을

주로 시키는 것이다(송은 , 2007). 기 청소년기인 고등학생은 주로 15세에서

18세까지의 고등학생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 으로 독립하기

를 시도한다. 그리고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업 성 등을 요하게 고민하게 되

며, 개인의 정체감 한 확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기이다(송은 , 2007). 고등학

생 시기에 부모에 한 애착이 낮아지고, 반면에 래 애착은 더 높아지는 것(김

정민, 유안진, 2005; 오송희, 1999; 장휘숙, 1997; Blos, 1978; Steinberg &

Silverberg, 1986)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에서도 고등학생 시기의 특징을 알 수 있

다(조 , 2010).

반면, 기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등

학교와는 사뭇 다른 교육환경과 사회에서의 인식과 면하게 된다(이재연, 2014).

학생 시기는 학교에서의 학습 학업활동의 요성이 증 되는 시기이기

도 하다. 이러한 학업활동은 고등학교 진학 학 진학과 자신의 진로와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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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문제는 학생 본인들만의 문제

가 아니며, 가정과 그 안의 부모가 결부된 요한 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 학업

학습과 련하여 학생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업 스트

스를 경험하기도 한다(이재연, 2014).

2014년도 한겨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주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 경제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를 나타냈다. 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행복 불행을 느끼는 경

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때’ 평소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평소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과도한 학업성 의 압력’과 ‘학업 련 스트 스가 클 때’

라고 답하 다(한겨 신문, 2014. 5.).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시간

의 부분을 학교라는 테두리와 는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하는 학원이라는 학습

의 장에서 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그 속에서 경쟁과 비교 등으로

심리 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감정 경험들을 많이 하며, 그로 인하여 스트 스

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김미경 외, 2012).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12)에서 조

사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공부 성 , 과도

한 학업 스트 스로 인한 부정 이고 우울한 정서감 경험(65.1%)을 가장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느끼는 공부 성 에 한 스트 스가 어느 정

도인지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2).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 수 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에

게 보이는 자녀교육에 한 심과 열정은 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의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최 심사는 당연히 공부이며, 상 권의 성

일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공부와 성 향상에 그들의 경제 , 정신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학업으로 앞서길 바라는 마음의 반 이다(이수진, 조상철, 허일범, 2008).

인간은 모두 부모로 인하여 태어나고 성장발달해가는 시간동안 부모의 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부모와의 계를 통하여 각자의 역할 습득을 하며, 작은 사회

인 가정에서의 생활을 기본으로 사회규범을 알게 된다. 한 언제나 부모의 애정

과 심과 사랑 때론 통제를 통하여 발달해간다(김 희, 최명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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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69)와 같은 사회학습 학자들은 요한 타인(부모, 교사)의 환경

요인(기 , 규범, 행동)등이 개인의 행동을 형성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직 인 강화가 된다고 했다. 사회 으로 어떤 행동이 한 것

인지의 기 을 제공함으로서 개인이 사회화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2011, 교육과학사). 이것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 기 수 을 지각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 모든 사람

들이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에

게 의미 있는 상이 부여하는 기 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지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 란 어떤 상에 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를 말한다(안기 , 2001).

기 는 인간에게 있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도 달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의 기

를 지각하고 느끼며 그것을 내면화한다(윤 애, 1988). 즉 자신에게 의미 있는

주변의 요 타인의 기 가 지각됨으로서 자신에게 내면화되고 자아개념과 행동

에 결정 인 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에 한 개인 인 기

기 수 을 설정하고, 그 설정 기 에 맞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부모의

한 기 는 아동의 정 발달에 향(오 미, 1998; 정미조, 1990)을 미치며, 그

반 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의 98.9%가 자녀를 4년제 학까지 보

내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희망에는 못 미치는 4년제 학 이상의 교육

을 희망하는 비율이 88.9%로 나타나, 부모의 기 와 자녀들이 바라는 기 치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0). 이와 같이 부모의 기 가 과도

하게 높을 경우, 자녀는 어쩔 수 없는 심리 불안 상태에 있게 되며, 이것은 자

녀들에게 심리 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김

기열. 김무길, 1971; 이수진, 2000).

따라서 부모의 기 와 련 한 부모 역할에 한 학문 심 한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경원(1998)은 부모‧자녀 계

에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더 의미를 두며, 반면 딸들은 어머니와의 의

사소통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한다. 김 희, 최명선(2001)은 여학생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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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어머니에 한 정 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반면 남학생은 아

버지에 해서 여학생보다는 정 인 이미지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 다. 이상림(2005)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학생은 아버지의

성취 지향 인 양육태도의 향을 많이 받으며, 여학생은 반면 어머니의 애정지

향 인 양육태도의 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 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 남학

생과 여학생은 자기와 같은 성을 가진 동성의 부모에게 더 정 인 이미지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 희, 최명선, 2001; 성 혜, 1996). 이것은 청소년

들의 성과 련한 정체감 발달 동일시와 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각 개인들의 성과 련한 차이는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문화 으로

남자 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사회는 이에 맞는

한 역할을 기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각 개인의 사고와 생활 등 모든 면에

향을 미치게 된다(김 희, 최명선; 2001). 이 과정에서 요한 것은 남‧여학생

이 자신의 부모에 하여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기 보다 자녀가 그들의 부모에 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남‧여학생이 부모에 해서 가지는 지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여의 성별차이의 다름과 기질의 다름에서 유추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Tanner(1990)에 의하면 남아는 여아보다 체격이 크고 강할 수 있으며, 화도

잘 내고 활동 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반면 여아는 좀 더 빨리 신제

‧정신 으로 성장하며 민감한 기질을 타고 났다고 하 다(한윤 , 2010). 남아

는 외 인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반면 여아는 내 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박미진, 2012;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1; 하 희, 2003; 한미 ,

1996). 이러한 기질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와 맞물려 다른 남‧여의 차이

를 보이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 김태명, 이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 자아개

념의 차이에서 사회성, 운동능력 품행 등의 자아개념에서 남학생의 경우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자아개념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미(2010)가 연구한 자아개념의 남‧여 차이에서 남자 청소년

들이 여자 청소년들 보다 높다는 결과에 의견을 뒷받침 한다. 성 의식에 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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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차이를 연구한 이창석, 김윤정(2003)의 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은 성에

하여 개방 인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보수 인 성향을 가진다고 하 다. 류성

기(2003)의 연구에서도 남‧여학생의 화를 하는 방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다. 남학생은 화를 할 때 일 주의 화를 주로 하면서 꼭 필요할 때

만 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

을 때에도 인간 계의 증진을 해서 수시로 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여학생의 성취수 의 차이 연구에서도 남‧여학생의 성에 한 역할을 다르게

규정하므로, 남‧여학생에 있어서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김규석, 2009). 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보여 지는 것처럼 남‧여의 성별 차이

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남‧여학생의 성별특성 기질 인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부‧모

에 한 지각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를 남‧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연

구한 선행연구가 드물고, 부‧모의 학업기 를 학업 지지기 와 학업 압박기

각각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 한 드물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생을 남

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그들 각각이 부모의 학업기 를 지각하는 데 있어

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

는 학업스트 스와 그에 따른 처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모 학업기 의

계를 연구하여 학생들이 학업스트 스를 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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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가설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 을 이루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는 학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

가 설 1.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는 학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문제 2.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서 남‧여학생의 차이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가 설 2-1.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2.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가 설 2-2.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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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학생

본 연구에서의 학생의 의미는 2015년 11월 ～ 12월 조사시 을 기 으로 하

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을 일컫는다.

곧 학교 2학년을 맞이할 1학년들과, 학교 2학년으로서 1학년을 보낸 경험이

있는 2학년들, 그리고 졸업을 앞 둔 3학년들을 모두 포함시켜 좀 더 넓은 범 의

학생들의 특성을 본 연구에 반 하고자 노력하 다.

나. 부모 학업기

부모학업기 는 부모 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학업 성취 는

학업 으로 성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들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

모들이 바라는 로 성취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성취 인 결과 믿음

이다(신향숙,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로

정의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기 유형을 부모 지지기 유형

부모 압박기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의 학업 지지기 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련하여 갖는 부모의 정 이

고 수용 이며 지극히 주 인, 미래지향 가능성에 한 믿음으로, 본 연구에

서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기 를 말한다.

부모의 학업 압박기 는 학업 압력이라고도 하며, 자녀들이 학업 으로 보유한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기 를 가지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자녀는 불안과 스트 스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압박기 를 말한다.

다. 학업 스트 스

학업 스트 스란 학교공부와 련하여 성 학업에 하여 학생들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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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 부담감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지나친 학업 학업성 기 로 인

한 부정 이고 불편한 마음상태(오미향, 천성문, 1994), 즉 학업 학업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 이고 정신 인 부 응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의 학업스트 스는, 부모의 과도한 학업 성취기 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

생이 지각하는 학업 련 스트 스로, 학습 상황에서 생기는 수업과 문제 성

과 시험, 그와 련한 성취 달성 등과 련하여 유발되는 불편하고 힘든 것으

로 정의하여(2014, 김성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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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본 국토와 멀리 남해바다를 경계로 하여 떨어

진 외진 곳이며, 2015년 12월말 재 기 인구가 641,355명이다(제주특별자치

도).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 특성은 국 인 조사 시행 시 시간과 비

용 인 면에서 비효율 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다. 더욱이 표본할당을 해

야 하는 조사에서는 조사 상에서 아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로,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4 표 화검사(곽 주, 오상우, 김청택, 2011)’를

보아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연구결과 보고서는 통계청이 2005년에 실

시한 한국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을 도시와 소도시 더 작

은 하 의 행정구역 까지 포함되도록 표집을 하 다(곽 조, 오상우, 김청택,

2011, 228-229)고 했다. 그러나 2,248명의 조사 상자 제주특별자치도 련

사례는 없었다. 이 듯 제주도가 국 인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주도 학생

수가 타 지역에 비하여 히 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 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

육청(2015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4월 1일 재 국의 총 학생 수는

1,717,911명인데, 이에 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수는 23,380(제주특별자치

도 교육청 2015년 자료 참조.)이다. 이는 국 학생 총 수의 1.36%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다. 총 학생 수 비율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무

은 표본 수가 되므로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과 연결

되어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이 있는 반면 다른 으로 해석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

상지로서의 장 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본토인 육지와 떨어져 있고 표본의 수

가 다는 문제로 인하여 국단 의 연구조사에서는 제외되기도 하지만, 반면

섬이라는 특별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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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타 지역과 비교하여도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가 다는 에서 체학생

상의 수조사와 체 학교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 등의 실시가 한 가능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런 장 들을 십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 로그램이 교육 정책

과 맥락을 같이하여 시범 으로 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학교폭력 방을 목

으로 시행 된 ‘어울림’ 로그램을 로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을 방하고,

처 능력 향상 등을 목 으로 교육부의 시책 사업으로 체험 형 활동을 주로 하는

이 로그램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국의 300개 학교에서 실시하 다. 그러나

이 로그램은 그보다 훨씬 앞선 2012년 7월, 10월에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실시되었다. 그 추진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2013학년도 2학기부터 국 으로 확 시행 되었다.

다른 한 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인성 로그램을 로 들 수

있다.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가칭)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비단계에서 2014

학년도 , , 고교 학생들 4만 5천여 명을 상으로 하여 인성 수 을 측정하

는 인성검사를 시행한다고 하 다(서울신문, 2014, 2. 22.).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등학교 4, 5, 6학년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인성 수 을 검사하는 수조사를 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자들을 발굴하여 인성교육 로그램을 본격 으로

실시하 다. 이것은 국을 표하는 검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시범

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 로 국 인 계획을 수립한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2015학년도부터 시작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로 들 수 있

다. 국 최 로 운 되는 것으로 이곳에서 하는 일은 학생, 학부모 학교를

상으로 몸 건강 마음건강 련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로그램 진

행 결과로 알 수 있듯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성은 오히려 장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을 토 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을 조사 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 본 연구자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5)에 따른 결과표

에 심을 두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학생 3,515명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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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으며, 표 Ⅱ -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응답자 수의 31.4%가 고민

이나 도움을 청할 사람으로 가족을 선택하 다. 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은

부모님이 자신이 필요할 때 정 인 반응을 보이신다는 비율이 표 Ⅱ - 2 와

같이 무려 73.8%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생들

은 물론, 학교 공부가 힘들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정서

지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공부와 련한 스

트 스 요인을 부모의 정 인 격려와 지지로서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을 시사

한다.

표 Ⅱ-1. 도움 요청 상

항목 비율(%)

혼자 해결 29.0%

가족과 상의 31.4%

교사와 상의 1.5%

친구와 상의 36.9%

문기 에 요청 0.5%

기타 0.8%

표 Ⅱ-2. 가족의 정서 지원 정도

항목 학생수(명) 비율(%)

충분히 받고 있다 1,140 32.4

받고 있는 편이다 866 24.6

보통이다 977 27.8

조 받고 있다 419 11.9

받고 있지 않다 1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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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에 을 두고 제

주시의 2개 학교와 서귀포시의 3개 학교를 선별하 다. 남‧여 학생의 수도

남 156명, 여 216명으로 하여 최 한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 다. 학년 비

율에 있어서도 1학년 131명, 2학년 127명, 3학년 114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어

느 특정한 학년에 집 되지 않는 학교 학년이 골고루 분포 되도록 하 다.

한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 가 학업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고,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 - 1 , 표 Ⅱ -

2에서 보는 와 같이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학교 부 응 요인 학교 공부와 련 된 부분들이 학생들의 보호요

인인 부모의 정서 지원 정 인 기 와 상호 련이 있는 것에 을 맞

추고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 를 부모 지지기 와 압박기 로 구분하

여 그 향력이 학생들의 학업과 학업 스트 스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학생

인간을 발달 으로 바라보는 에서는 학생은 기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기 청소년기는 신체 , 지 , 심리 , 사회 , 도덕 , 윤리 역 등에서 요

한 발달기로서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경험해야 한다(남석진,

2015). 그러나 과도기 특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여 히 성장 발달할 수 있는 부

분들이 많이 잔재해 있고, 곧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격동의 시기

이다(이재연, 2014).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경험해야 하는

기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스트 스에 노출된다.

한 학생 시기는 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간단계로 자신의 성과 흥미

능력, 그리고 주변 여건 등을 악한 후 자신의 가치 을 형성하고, 본격 으

로 진로를 탐색해야하는 시기이다(류진열, 2009; 장석민, 1985). 따라서 학생 시

기는 진로 탐색의 요한 시기이기도 하면서 자신에 한 객 이고 올바른 이

해와 함께 자신의 흥미와 성에 한 고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평가해볼

수 있는 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 학생 시기는 학교에서의 학습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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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요성이 증 되는 시기이다(이재연, 2014). 이러한 학업활동은 고등학교

진학 학 진학과 자신의 진로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들의 학업문제는 학생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과 그 안의 부모가 결부

된 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부모의 학업 기 로 인하여 부모

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업 스트 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련된 학업스트 스의 종류로는 시험과 련한 불안, 성 의

하락, 공부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학업스트 스로 인하여 교사와 부모와의 갈

등이 유발되고 때론 심리 충격을 받기도 한다(김계 외 2002; 류 열, 2009).

학생들의 학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

인 특성 요인이다. 이것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지능과 학업과의 계는 단순

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처한 상황들이 요하다. 즉, 부모나

래 계, 가정 부모의 사회 . 경제 지 치,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동기와 성에 한 역할 기 등의 것들과 련한 요인 탐색이 필요하

다(류 열, 2009). 둘째는 학생의 부모 특성 요인이다. 학생들이 학교 다음으

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이므로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자녀에

한 학업 기 수 과 그에 반응하는 자녀들의 반응양식 등이 요한 요인이 되

는 것이다(류 열, 2009). 셋째는 기 청소년기인 학생들이 그들의 애착 상

으로서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래와의 계 요인이다. 래친구들과의 계

갈등요인에 따라 학생들은 지 인 것에 한 호기심을 가질 수 도 있으며, 순

간 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류 열, 2009). 넷째는 가정

부모의 사회에서의 지 치이다. 한국사회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열풍이 만만치 않다. 이런 실 속에서 가정 경제 인 치가 산층 이상인 부

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녀들도

교육에 한 성취동기를 더 높게 가지며, 반면 가정 경제 치가 하 층인 경

우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

다(류 열, 2009). 마지막으로 성역할 기 요인을 들 수 있다. 과거부터 우리나

라는 남성 주의 사회 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의 기회나 질 인 면에서

우 를 나타냈다. 사회가 성 인 역할 기 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여

히 과거의 성역할 기 에 한 고정 념은 여 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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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2009).

재 기 청소년기인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주의 교육과 시험 주의 학

교생활로 인하여 부분의 시간을 학업과 련하여 시간을 보낸다. 기 청소년

들의 발달 과정 상 학교는 그들의 성장 발달과 교육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학업과 련한 래와의 경쟁 속에서 실

패를 경험하여 불안과 효능감 상실을 경험하고, 한 성 하락 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패배의식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높은

성 취득과 경쟁에서의 승리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숨은 잠재력

창의력 등을 개발시켜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 발달 할 수 있

는 교육이 실히 요구되어진다(류 열, 2009; 한상철 외 2001).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 보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학습이 아닌 개인들 간의 차

이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학습의 능력치를 최 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학습

하게 될 것이다(류 열, 2009).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의미를 등학교를 졸업하여 재 우리나라 제주특별

자치도를 소재지로 둔 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 학생

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학교 1, 2, 3 학년 학생들을 모두 조사 상에 포함시

켜, 어느 한 학년에 편 되지 않은 연구를 하고자 시도하 다. 남‧여의 비율

도 최 한 비슷하게 함으로써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2. 부모 학업기

가. 부모 학업 기 의 개념 요성

기 는 어떤 특정 상이나 환경에 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 바람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의 경험 재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일이나

상이 일어날 것을 측하고 그 측한 것을 기다리는 마음 행동의 비상

태라고 한다(구본선, 2004; 박 옥, 2007).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환경 요인들의

향을 받아 형성이 되며, 어떤 상황에 해 측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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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면, 자녀에 한 부모의 학업 기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

발달에 련된 정서 ‧인지 ‧지 인 반 인 부분에서의 성취를 뜻하기도 한

다(주동욱, 2005; 조정 , 2014).

반면, 학업 인 면에서의 기 는 학습에 해 측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부모 학업기 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학업 성취

는 학업 으로 성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들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

면 부모들이 바라는 로 성취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성취 인 결과

믿음을 말한다(신향숙, 2000). 부모의 자녀학업에 한 심은 학교에서의 수업과

련한 성 에 따라 자신의 자녀에 한 부모 기 가 설정되고, 그에 따른 가정

에서의 자녀학습에 하여 심을 가지고 학교 과제나 학교 시험을 비한 부모

의 심이 시작되며 자녀는 성취결과에 따라 부모들의 한 지원이나 성취보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박수자, 199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에 따르면 부

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 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등학

교 때는 부모들도 자녀들에 한 범 한 것들에 한 기 를 많이 나타내며,

반면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범 한 역을 기 하던 등학생 때

와는 다르게 학업 성 쪽에만 집 인 기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이 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갖는

기 는 주로 학업과 련하여 학업 기 를 가지는 경향이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 기 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취동기 학업성취에 구체

이며 직 인 향을 다고 한다(박 옥, 2007). 심수경(2005)의 연구에서 자

녀가 부모의 학업 기 를 높이 지각할수록 학업 성취의 효능감이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 기 는 학업성 과 련된 과도한 기

가 아니며, 자녀의 학업 능력에 걸 맞는 기 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높고 과도한 교육 성취에 한 기 를 하는 것이 아닌, 자

녀와 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자녀와 합의 을 도출하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안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용기를 수 있는 정 인 정서 심을 가지고 자녀의 학업에

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자녀에 한 어머니의 기 수 에 한 김 주(199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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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들은 체 으로 자녀에 한 심 기 가 높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구나 자녀 개인의 능력 태도, 한계 등에 해 어떠한 기

를 가지지만 자녀 개인이 가지는 특성 개인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과도

하고 무리한 기 를 하여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때론 부모 자녀의 계가 부정 인 방향으로 치닫는 경험들도 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특성 능력, 개인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고 무리하게 높

은 기 를 자녀에게 보이게 되면, 그 자녀의 성격 행동 양식은 과도하게 행동

지향 이 되기 쉽다. 부모의 과도하고 지나친 기 와 심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 이고 부 한 향을 수 있는 것이다(구본선, 2004). 이와 같이

부모의 과도하고 지나친 기 로 인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 성장 수 에서

자녀는 심리 ‧행동 응의 측면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Rutter, 1995). 부모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향력은 매우 강하며 부모의 자

녀에 한 학업기 기 수 은 자녀에게 부모로부터의 성취기 로 지각되어

져 자녀의 학업 련 행동 수 에 향을 주게 된다.

나. 부모 학업기 의 유형

부모 학업기 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학업 성취 는 학업 으로

성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들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모들이 바라는

로 성취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성취 인 결과 믿음을 말한다(신향

숙, 2000).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업 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기 를 가

지고 자녀들에게 정 이고 한 기 수 만큼의 기 를 한다. 반면, 과도하

게 높은 학업 성취기 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를 시키게 되기도 한

다. 이러한 과도하게 높은 교육 성취기 수 은 때론 자녀들이 감당하기에

무 커서 그 로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 스 요인으로서 작동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기 유형을 부모 지지기 유형 부모

압박기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 학업기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학업 지지기 와 학업 압박기 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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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부모 학업 지지기 는 다음과 같다. Campbell은 지지기 를 부모가 자녀

에게 보내는 심리 안 정 으로 수용하는 행동 태도라고 하 다. 지

지기 는 자녀에 한 부모의 행동 태도가 수용 이며 자녀의 성취동기를 지

지해주며 정 이고 정서 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 유형을 말한다(김 정,

1997; 오은진, 2013). 유안진, 김연진(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수용 이고 정 인 기 와 행동은 자녀의 인지 능력 발달 수 에 바람직한

향을 다고 했다. 즉, 이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모의 바람직하고 정 인

기 가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 학업 압박기 는 다음과 같다. 압박기 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

내는 정신 인 무언의 통제나 태도 행동에 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

다. 부모가 가지는 학업압박기 는 자녀들이 학업 으로 보유한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기 를 가지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모의 과도한

학업기 에 직면하게 되는 자녀는 불안과 스트 스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도 한다(김 정, 1997; 오은진, 2013). 우리나라와 같이 시험과 입시 주의 교육

실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훨씬 교육 으로 잘 되기를 바

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간 하여, 이것이 과도한 기 로 표출이 된다. 따라서 자

녀들은 그러한 부모들의 과도한 기 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어 스트 스 상황

에 놓이게 되거나 혹은,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모의 학업 압박기 는 학업 성취압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녀의 학업 인 면에 있어서 심의 정도가 자녀들에게 불안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과잉 심으로 학습 내용 자체가 아니라 학습 효과에 다른 칭

찬과 비난, 벌, 사회 지 와 련해서 무 단호하거나 하지 못한 방법으

로 학습에 한 압력을 가하는 학업기 유형을 뜻한다(김종범, 1995; 오은진,

2013).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부모가 가지는 학업기 는 청소년들에게 정 이

든 부정 이든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업기 를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을 맞추고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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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 학업기 련 선행연구

부모 학업기 란 부모가 자녀의 학습 학업 련 활동에서 자녀가 이루어내

길 바라는 것으로, 자신의 자녀가 어떤 특정하고 일정한 노력을 한다면 성취해낼

수 있으리라는 개인 신뢰 가능성에 한 믿음이다(신향숙, 2000; 박찬웅,

2011). 권 자(1988)에 의하면 부모의 학업 기 는 자녀의 학업성 과 련하여

부모가 기 하는 만큼 자녀의 성 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그 에서

도 학교 교육과 련한 교과활동에 한 기 가 성 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

는 요인이라고 하 다. 앞서 언 했듯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학업기 유형은

학업 지지기 와 학업 압박기 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모가 가지는 학업 지지기

를 자녀가 지각했을 때는 학업 으로 성취감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다. 반

면, 과도한 학업압박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수 이 오히려 낮아지고 스트 스 상

황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부모 학업기 를 자녀가 정 으로 지각하느냐, 부정 으로 지각하느냐에 따

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먼 부모의 학업기 를 과도한 압박기 로 지각

하는 경우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호숙(1998)은 부모의 학업기 가 지나치

게 과도하면 자녀들의 시험에 한 불안감 스트 스가 가 되고, 이것은 성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Huan, See, Ang,

Har(2008)는 본인이 자기에게 갖는 기 와 부모 는 주변의 요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갖는 기 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 스를 느낀다고 하며, 이 스

트 스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조 낮다고 했다(김종백, 김 엽, 2009).

Campbell(1994)은 부모가 자녀에 해 가지는 기 가 과도하고 지나치게 클수록

자녀는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결국 자신의 재능과 능력 등을 제 로 이끌어내

지 못하여 학교생활에 한 부 응으로 인하여 결국 학업성취는 조해진다고

했다. 이재구(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학업 인 과도한 압

박이 클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의 학업 응이 힘들어져 결국 학업성취도가 낮아진

다고 했다. 박순희(1996)도 부모의 학업기 압력이 높을수록 등학생의 학업

동기는 낮아진다고 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하지 못한 과도한

기 는 분명 자녀들에게 부정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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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 를 자녀가 정 으로 지각하는 학업

지지기 와 련 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권낙원(1973)은 학생들이 느끼고

지각하는 부모 교사의 성취기 가 학생이 느끼고 지각하는 만큼 그들의 학업

성 에 향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 에서도 부모의 성취기 가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더 큰 향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 다. 구명기(1991)도

부모의 교육 기 로 인하여 학생의 학업성취가 향을 받는다고 하 으며(박

옥, 2007), 이동규(2010)는 부모 학업기 와 학습동기와의 련성을 연구한 결

과 학업지지기 가 학업압박기 보다 학습동기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는 부모로부터 높은 학업지지기 를 받는다고 느낄 때 학습의욕이 높아지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Crandall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기 만큼 높은 기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각한다면 자녀들의 성취동기는 보

다 높아질 수 있다고 하 다(김 숙, 1995: 박찬웅, 2011). 최미경(2008)은 아동이

부모 는 교사로부터 높은 기 를 지각할수록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부모 교사의 높은 기 로 인하여 아동들은 학습에 하여

보다 정 인 심을 가지게 되고, 그 기 에 답하기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결과 으로 아동의 학업에 한 성취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박찬웅

(2011)은 학교 지 장애학생의 부모의 학업기 와 학습동기 간의 계에서

학교 지 장애학생의 경우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기 지지기 와 압박기

모두 자녀에게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정소희(2010)도 부모의 성취압력은 남‧

여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정 인 향을 미치므로 학업 성취동기의 향상을

해서는 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 옥(2007)은 부모의

학업기 수 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 차이분석에서 부모의 학업기 수 이 높

은 아동들이 성취동기 역시 높다고 하 다. 심수경(2005)도 부모의 학업과 련

한 교육 기 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했으며, 그 에서도 부모

가 가지는 교육에 한 심이 자녀의 주요과목의 성취도를 높여 다고 하 다.

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 부모의 학업기 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가지는 교육 인 기 와 심이 클수록 오

히려 자녀에게 큰 지지효과가 되어 자녀의 학업 효능감 동기부여가 될 수

도 있다. 반면 그 반 로 자녀가 부정 으로 지각 했을 경우에는 스트 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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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업기 는 지지기 와 압박기 모두 청소년들의 학업을 달성하는 데

요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모 학업기 그 자체

보다는, 부모의 학업기 를 자녀들이 어떻게 지각하여 내면화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학업 련 활동들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학업 스트 스

가. 학업 스트 스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 스 기 청소년기인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 스가 바로 보통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업에 한 스

트 스이다. 박새와(2012)는 이러한 보통 생활하는 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

스 학생들이 가장 노출되기 쉬운 스트 스 요인으로 학업 스트 스를 꼽았

고, 다음으로 부모와 련된 스트 스를 꼽았다. 이 옥(2010)도 학생들이 생활

에 느끼는 스트 스 요인 단연 학업 련 스트 스가 가장 높다고 하 으며

다음으로는 역시 부모 요인을 경험한다고 했다(이재연, 2014).

청소년들이 겪는 학습자 스트 스 하나가 학업 스트 스(academic stress)

이다. 학업스트 스는 학업활동으로 인하여 그 활동이 무나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스트 스로 우울감과 불편함, 근심과 걱정, 그로

인한 정신 조함 등과 같은 불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심리상태(곽민경,

2015; 오미향, 천성문, 1994)이다. 즉 학습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양한 요인

들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심리상태 심 부 응 상태를 말한다(곽민경, 2015).

는 학업 스트 스를 학교 학습 상황에서 생기는 성 과 시험, 그와 련한 성

취 달성 등과 련하여 유발되는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정의한기도 한다(김

성희, 2014).

학업스트 스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들은 많다. 학교 안에서의 학습과 련한

여러 변인들로 인하여 생기는 스트 스, 그 외 래 친구 계나 교사들과의 계



- 21 -

형성에서 오는 스트 스, 그리고 학교 밖의 상황인 가정과 련된 가정 경제

요소, 가족 구성원과의 계 등으로 인한 스트 스, 그 외에 청소년들이 처한 학

교나 가정이나 주변 환경들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 스 등이 있다. 그 에서도

학령기 청소년들의 가장 큰 스트 스 요인은 학업과 련된 스트 스요인 일 것

이다(오미향, 천성문, 1994).

학업과 련된 스트 스를 김계 등(1996)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첫째는 성 하로 인한 걱정과 스트 스이다. 성 의 하는 자신

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 심한 좌 과 열등감을 래하

게 하여 정서 문제로 확 될 수 있다고 하 다. 둘째는 시험불안 그 자체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입시와 시험이라는 환경 요인에 자신 있게 처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불안 증세로 때로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셋째는

학업능률의 하이다. 본인 스스로 학업동기도 높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데도

성 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 스스로 좌 감에

휩싸이며 부모 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공부 자체

에 한 동기가 결여된 상태이다. 공부보다는 다른 활동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

자하므로 성 은 역시 하된다. 마지막으로는 학업과 련하여 생되는 많은

문제들이다. 학업에 한 지나친 몰두로 인한 따돌림이나 소외, 성 과 련한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교우 계 갈등, 그리고 성 으로 인한 부모와

의 갈등들이 있다.(김 희, 2009; 김혜자, 2006; 신 심, 2005).

2016년 3월 질병 리본부와 교육부의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분

석해보았다. 서울 청소년( 1～고3, 9710명 상)들이 스트 스를 인지하거나 우

울감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 작년 서울시의 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체로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특히 여학생

들의 스트 스를 느끼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 수치

는 남학생은 31.3%이며, 여학생은 42.4% 다. 한 가지는 상 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스트 스를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느끼

는 스트 스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성 에 한 스트 스 다. 사

회의 교육여건과 성 주의 학교 장에서의 교육 방식이 그들에게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의 60.4%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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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느끼는 스트 스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것이 성 진로 분

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남‧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성 진로에서 남

학생이 58.9%, 여학생이 61.9%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헤럴드 경제뉴스, 2016. 3

월. 4일). 학생을 단하는 기 으로 학업성 의 요성이 증 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 스가 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 인 교육 제도와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 교육의 여

건 상 모든 청소년층에서 학업과 성 으로 인한 스트 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염행철, 조성연, 2007; 윤정미, 2014).

이처럼 한국의 청소년들은 사회와 부모로부터 과도한 학업기 와 압력으로 인

해 자살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 심리 으로 지치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경숙, 2008; 윤정미, 2014). 곽경미(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학벌

시와 입시 주의 우리나라 학교 실이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 스의 유발요인

이 되고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학업스트 스를 일 수 있는 방법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청소년기 스트 스

속도로 변화하고 발 해가는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사고 등 경험하는 것들이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이 경

험하는 기쁨과 행복도 커지지만, 그에 반하여 수많은 분쟁과 스트 스상황에 놓

여 있게 된다. 과거에만 해도 스트 스라는 단어는 어른들이나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 지만, 사회에서는 연령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찾아

오는 양상이 되었다(김선희, 2004; 황혜정, 2006). 스트 스란 각 개인들에게 삶의

무게감을 주어 어떤 것을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하시키고, 항상

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하며, 개인 삶의 모든 부분에 악 향을 미쳐 최종 으로는

안 확보의 까지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황혜정, 김순자, 2001; 황혜정,

2006). Melson은 ‘정상범 에서의 이탈’, ‘환경과의 계에서의 부 응’, ‘개인이

부 응 범 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감정’, ‘신체의 평형상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향’, ‘주변 환경이나 개인 내부의 욕구들이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능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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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겪는 긴장감’ 등으로 스트 스를 정의하 다(김주원, 2003). 감수성이 민한

청소년기에는 극심한 스트 스가 학생들의 정서 , 정신 인 측면의 건강을 와해

시키는 원인(이경진, 조성호, 2004; 이솔비, 2014; 홍 수, 선 , 2005)이 될 수

도 있다. 노혜숙(1986)은 학생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스트 스 요인을 학업성

, 래 친구, 외모 련 등으로 나눴고, 원호택과 이민규(1987)도 학업 련 문

제, 인간 계 문제, 가정과 련된 문제, 학교 련 문제로 나 어 설명하 다(권

주, 2007). 이러한 학생들의 스트 스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이 달성하지

못한 여러 가지 희망들을 달성해주기를 바라는 자신 신으로 생각하고 인식하

여, 지나치게 과도한 심과 욕구를 보이고 자녀의 능력 이상의 기 를 하며 그

들 자녀들에게 결국 스트 스를 겪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학령기 시기에는 부분 시험과 성 주의 과 한 학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 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 학업스트 스의 부분은

청소년들 주변의 주요 요한 인물들에 의한 기 나 성취압력으로 부터 유발되

는 것(최경숙, 2007)이다. 정한 스트 스는 생활에 정 인 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스트 스를 받게 되면 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어 개

인의 인지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 행동의 변화 반응 등에

이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세경, 1988; 이솔비, 2014).

청소년들의 스트 스 유형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업, 부모, 물

질, 외모, 친구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학업, 외모, 부모, 물질, 친구

순으로 나타났다(황혜정, 2006). 학업에 한 스트 스가 남‧여 모두 가장 높았

고, 공통 으로 부모에 한 스트 스가 높게 지각되는 편이 다. 특히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에서의 학습

과 련된 스트 스에 많은 노출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습자 스트 스는

학습자들의 생활환경인 학교나 가정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갈등과

과도한 억압 강압 인 것들로 인해 생기는 내 인 요인인 심리 인 스트 스

가 부분이다(김용래, 김태은, 2004; 이솔비, 2014).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삶의 반 인 부분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학교

공부와 련한 문제,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진로설정에서의

어려움, 래 계 형성 지속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 24 -

청소년들에게는 직 인 삶의 요소들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 자

아와 자아강도 자신의 역할에 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 스 상황

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며, 반 로 스스로 자아와 자아강도

자신의 역할에 한 책임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스트 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

고 회피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정경택,

2003; 한아름, 2013). 그러나 청소년기 특성상 같은 스트 스에 처해있을 때도 상

으로 스트 스에 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박성자, 2002;

신지선, 2015). 성인과 달리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므로 스트 스가

다가왔을 때 상황 처 능력이 부족하여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권정

혜, 2000; 신지선, 2015).

청소년들의 스트 스는 그들의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임규 , 1986; 황혜

정, 2007)이 많다. 따라서 그들의 스트 스를 조 이라도 완화시켜 정 인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시 되고 있다. 청소년

들의 스트 스를 완화시키는 가장 요한 요소 하나가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정 인 계라고 할 수 있다(Peterson & Spia, 1982).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부모와의 계가 무엇보다도 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지만, 래친구나 외부의

주변 사람들과의 계를 맺는 경우가 아동기보다 많아지기도 하는 시기이다. 따

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발되기도 한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갈등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장기화에 어들면 그 갈등으로 야기되

는 청소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 계가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스트 스는 각 개인들이 각자

다른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경우라도 스트 스를 처하

는 방식 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Cohen과 Wills(1985)의 스트 스 완충모델

(stress buffering model)에서는 스트 스 경험자가 스트 스 상황에 놓이게 되더

라도 그 주변 요 타인의 정서 인 지지와 격려가 스트 스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인 스트 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주변의 요한 타인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받는다면

스트 스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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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타인들 가장 향력이 큰 상은 가족 부모로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스트 스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백경애, 1997; 장경문, 2005; 한아

름, 2013; Aken & Asendorpf). 우리나라의 교육 실이 입시 주와 경쟁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부모들이 자녀에 한 기 를 가지는 것

은 당연한 실이다. 이러한 실 속에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스트 스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4.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 계 선행연구 고찰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기 를 한다. 문미옥(1985)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아

들에게 미래 사회생활을 주도해 나갈 성격 인 면을 기 한다고 하 고, 딸에게

는 온순하면서도 명랑한 성격을 기 한다고 하 다. , 부모의 과잉 진로 기

를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여 이에 따른 부담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 다(김

미, 2009). 유성경은 특히 일반계고 고등학생 남학생이 부모의 높은 기

나 바람 등으로 인하여 이로 인한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한다(강혜원, 2009). 이

러한 부모 기 는 자녀들에게 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모의 기 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자녀는 심리 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스트 스 등의

심리 문제를 래한다(김기열, 김무열, 1971; 곽민경, 2014). 황혜정(2006)의 연

구에서도 청소년은 학교와 가족에 련된 스트 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며, 그

에서도 특히 학업 스트 스를 가장 많이 호소하다고 하 다. 한상 (2012)도 우

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 스의 원천이 학교생활이며, 그 학

업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 스를 받는다고 하 다(곽민경, 2014). 최근 우리

나라는 입시 주와 학벌 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길이 개인의 출세

와 계 상승의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므로 학령기인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업

성 과 련한 경쟁은 더욱 치열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 속에서 부모는 자녀의 흥미와 성 자녀의 능력 등을 생각하

지 않고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함으로서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와 기 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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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학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취보다는 불안과 심리 인 혼란으로 인하여 시

험 불안 동기가 없는 학습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정란, 2005; 윤정미,

2014). 즉, 과도한 부모의 자녀에 한 기 는 자녀들에게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데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어 오히려 학습활동에 불안을 조성하게 되어 정

인 학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악 향을 미치게 될 험성이 있다(김길기,

1993)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련해서도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 스를 경험

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과도하게 거부하거나 제재하는 행동을 할수록(김동희,

2013)스트 스를 경험하고,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한 압박을 높게 가할수록

(박서연, 정 숙, 2010; 오정희, 선혜연, 2013) 스트 스를 더 받는다.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에 하여 남과 비교하는 행 를 할 때 학업스트 스를 더 많이 경

험한다고 한다(손선경, 2012). 이러한 학업스트 스의 경험에 따른 남‧여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학업스트 스가 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문경숙, 2002; 조아미, 2005)도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

는 남‧여 차이에서의 스트 스 수 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다(문 주, 좌 숙, 2008; 오정희, 선혜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생

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서 남․여학생의 차

이가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은 분명 부모와 학업요인으로 인한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련하여 부모 학업기 와 학업 스트 스의 계

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부모의 과도한 학업 기 와

학업스트 스 련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주 (2004)은 부모가 자녀들에

게 가지는 기 가 과도할수록 자녀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시험 등에 한 스트

스가 가 된다고 했다. 정규태(2009)는 부모가 자녀들의 학습에 여하면

할수록 자녀의 학업스트 스는 낮아진다고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당한

심과 학습 여가 학생들의 학습에 한 효능감 학업 능력 향상에도 정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활(1987)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한 과도한 성취기 를 가질수록 자녀들은 학업성 과 학교 시험에 한 스트

스 정도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김경옥(1992)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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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학업 성취에 한 부모의 압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업

련 불안이 높아진다고 하 으며, 이솔비(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학습에 한 여 ‘학습 성과 압력’과 학업 련 스트 스 ‘시험스트

스’의 계가 가장 높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것은 부모가 자

녀에게 갖는 학습에 한 여가 자녀가 지각하는 학업 스트 스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채구묵(1997)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가

지는 기 와 교육 열정으로 인하여 자녀가 큰 스트 스를 받는다고 했으며(김

희, 2009; 문경숙, 2006), 류연자(1994)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성

은 높았으나, 아동의 스트 스 수 에 의한 학업성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한 수 의 성취압력은 당한 긴장감을 유발시켜 학업성 을 높

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 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업에 한 과도한 여나 는 성 에 한 압박을

받는다고 지각할 때, 학업과 시험 스트 스 뿐 만 아니라 우울, 무력감과 같은

정서 문제가 동반하여 나타난다고 보고되어졌다.(박경희, 2008; 정경택, 2003;

최미례, 이인혜, 2003; See, Ang, Har, 2008; 한아름, 2013). 김종범(1994)은 부모

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시험불안이 더 높다고 하 으며, 최경숙(2007)

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고

심리 안녕감이 부정 으로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 다. 한 학업성취를

높게 지각하는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심리 부정감이 더 높게 형성된다고 했

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심리 , 정서 인 면 등 내 요인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부모의 한 학업 기 가 자녀의 학업에 정 으로 작용하여 학업

스트 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도 있다. 부모가 자녀들의 학업에

여함으로써 학습에 한 이해도와 자신감을 키우는 등 자녀들의 학업에 실질

으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부모의 지원활동은 자녀의 스트 스 요

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김종백, 2006; Kerr & Stattin, 2000). 이것

은 성 향상에 한 실질 인 지원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자녀가 학업에 한

스트 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을 보여 다. 이지 (2004)은 등 재아동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낮게 가질수록 자녀가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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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 스는 낮아지고,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압력을 높게 가질수록 자녀가 느

끼는 학업스트 스는 높아진다고 하 다.

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부모의 기 와 자녀들의 학업 성취

학업스트 스에는 많은 연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벌과 학업성 과 련한

입시 주의 교육여건을 바꿀 수 없는 실상황에서, 먼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

서 하고 있는 사회인 가정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한 학업기 를 자녀들이 정 이고 우호 으로 지

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 29 -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제주시 학교 2곳, 서귀포시

학교 3곳에 다니고 있는 400명의 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학교에 직 방문하여 설문지 내용에 하여 상세

하게 설명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으며, 설문 조사 실시 후 분석에 사용하

다.

총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55명(41.7%), 여자가 217명(58.3%)로 나타났다.

출생순 별로는 첫째 130명(34.9%), 둘째가 102명(27.4%), 셋째 이상이 116명

(31.2%)이며, 마지막으로 외동아가 24((6.5%)명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

년 131(35.2%)명, 2학년 127명(34.1%), 3학년 114명(30.6%)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

했다.

표 Ⅲ-1.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항목 구 분 N(명) %

성별
남자 155 41.7

여자 217 58.3

학년

1학년 131 35.2

2학년 127 34.1

3학년 114 30.6

체 372 100

2. 연구 차

본 연구를 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5

개 학교를 방문하여 400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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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여 372개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설문 조사는 아침

조회 시간이나 는 수업시간을 할애 받아 실시하 으며, 시간은 약 20～30분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5개 학교 모두 담임교사들의 조 하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조사 실시 담임교사들을 직 만나 설문지 내용과 설문조사에 한 자

세한 사항들을 설명 드렸으며, 작성 요령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조 요청하 다. 설문 조사 직 각 반 교실에서 상 학생들에게 설문지 내용

설문지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 등에 해서 설명 안내를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토 로 분석을 실시하 으며, 자료 분석

을 하여 상 분석과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Ⅲ-2. 자료수집 일정

일 정 내 용

2015.11.20～12.10

-본조사실시

-400부 배부 400부 회수(회수율 100%)

-불성실 설문지 28부 폐기(372부 확보)

2015. 12. -설문지 코딩 : 372부

2016. 1. -통계 분석

2016. 4. -논문 완성

3. 연구도구

가. 부모 학업성취기 척도

부모 학업성취기 척도는 Campbell(1994)의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오

은진(2013)의 척도를 사용하 다. 문항 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부

모학업기 는 부모 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학업 성취 는 학업

으로 성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들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모들이

바라는 로 성취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성취 인 결과 믿음이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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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숙,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업성취기 를 부모 학업기 로 사용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각 문항은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 그 지 않다’에 1 ,

‘ 체로 그 지 않다’에 2 , ‘보통이다’에 3 , ‘ 체로 그 다’에 4 이며, 마지막

으로 ‘매우 그 다’에 5 척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 기 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 학업 압박기 척도는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학습에 한 과도한 과잉

심으로 자녀들이 불안을 경험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며 학습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의 효과 인 면에 따라 상과 벌, 칭찬 사회 지지등과 련하여

과도하게 거칠거나 정상 이지 않은 방법으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려는 것을 뜻

한다. 따라서 이 문항을 압박기 (12문항)로 설정하 으며, 문항번호는 1, 3, 6, 8,

10, 11, 13, 14, 16, 19, 21, 23이다.

부모 학업 지지기 척도는 자녀에 한 부모의 학업기 가 부모의 태도가 민

주 이고 수용 이어서 자녀의 성취기 를 지지해주는 것으로서 심리 안도감

안을 주며, 자녀에게 정 으로 수용해주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따

라서 이 문항을 지지기 (12문항)로 설정하 으며, 문항번호는 2, 4, 5, 7, 9, 12,

15, 17, 18, 20, 22, 24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Cronbach α계수는 부 압박기 요인이 .85, 모

압박기 요인이 .87이며, 부 지지기 요인은 .86, 모 지지기 요인은 .84이다.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성취기 척도의 문항구성 신뢰도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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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부모 학업기 척도의 문항구성 신뢰도(Cronbach α)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부모학업

압박기

12 1,3,6,8,10,11,13,14,16,19,21,23 부 : .85

12 1,3,6,8,10,11,13,14,16,19,21,23 모 : .87

부모학업

지지기

12 2,4,5,7,9,12,15,17,18,20,22,24 부 : .86

12 2,4,5,7,9,12,15,17,18,20,22,24 모 : .84

나. 학업 스트 스 척도

학업스트 스를 측정하기 한 오미향, 천성문(1994)의 학업스트 스 척도는

학업스트 스 련 요인을 측정하는 11개 하 요인의 75문항에 학업스트 스 증

상을 축정하는 3개 하 요인의 30문항이 더해져서 총 10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 스의 증상과 련된 문항들은 제외하 고, 학업스트

스와 련된 75문항 특히 학생들의 학업과 련된 활동에 을 둔 4개

요인인 성 , 시험, 공부, 수업요인과 련한 35개 문항만 수정, 보안하여 사용한

이주원(2008)의 척도를 곽민경(201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Likert식 척도로 ‘ 그 지 않다(1 )’, ‘별로 그 지 않다(2 )’,

‘보통이다(3 )’, ‘약간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구성된 5 척도이다.

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 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학업스트 스 체요인이 .94

이며,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 스트 스는 .83, 시험스트 스는 .83, 공부스트

스는 .77, 수업스트 스는 .84로 나타났다. 각 하 요인별 문항 번호는 다음과

같다. 성 스트 스 문항은 1, 5, 9, 13, 17, 21, 25이며, 시험스트 스 문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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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14, 18, 22, 26, 35이다. 수업스트 스 문항은 3, 7, 11, 15, 19, 23, 27, 30,

32, 34 이며, 공부스트 스 문항은 4, 8, 12, 16, 20, 24, 28, 29, 31, 33이다.

학업스트 스 척도의 문항구성 신뢰도(Cronbach α)는 표 Ⅲ-4 와 같다.

표 Ⅲ-4. 학업스트 스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 α)

하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성 스트 스 7 1,5,9,13,17,21,25 .83

시험스트 스 8 2,6,10,14,18,22,26,35 .83

수업스트 스 10 3,7,11,15,19,23,27,30,32,34 .84

공부스트 스 10 4,8,12,16,20,24,28,29,31,33 .77

학업스트 스

체
35 .94

4. 자료처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SPSS for Window 18.

0으로 분석하 다. 분석한 방법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 일치도(Cronbach α)를 통하여 확인했다.

둘째, 주요변인들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의 독립 인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부모학업기 의 각 하 요인(부모 지지기 , 부모 압박기 )을 독립변인으로 상

정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학업스트 스 각 하 요인(성 , 시험, 수업, 공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학업기 의 하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 간 계를 남‧여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여 상 계수를 산출하 다.

여섯째, 상 분석 결과에 기 하여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하 요

인의 독립 인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남‧여학생의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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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일곱째, 다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스트 스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학업기 가운데 부 압박기 와 모 압박기 를 독립변인으로 상정하

여 학업스트 스에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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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해석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표 편차

먼 본 연구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상정된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에 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Ⅵ-1 과 같다.

표 Ⅳ-1. 부모학업기 , 학업스트 스에 한 기술 통계량

구 분 평 균(M) 표 편차(SD)

부모

학업기

부 압박기 2.71 .82

부 지지기 3.63 .69

모 압박기 2.80 .79

모 지지기 3.73 .64

학업

스트 스

성 스트 스 2.60 .86

시험스트 스 2.86 .77

수업스트 스 2.55 .68

공부스트 스 2.78 .66

학업스트 스 체 2.70 .65

표 Ⅳ-1 과 같이 부모학업기 척도 부 압박기 의의 평균은 2.71, 부 지지

기 의 평균은 3.63이다. 이는 간 값인 3 (5 척도 3 )을 기 으로 보았

을 때 부 지지기 가 3.63인 것을 감안하면 부 압박기 보다는 부 지지기 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모 압박기 의 평균은 2.80이고, 모

지지기 의 평균은 3.73이다. 이는 간 값인 3 (5 척도 3 ) 을 기 으로

보았을 때 모 압박기 보다는 모 지지기 를 학생들이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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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학업스트 스 척도는 체 평균이 2.70으로 간 값(5 척도 3 )인 3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 요인별로는 성 스트 스 2.60, 시험 2.86, 수업

2.55, 공부 2.78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스트 스의 정도가 보

통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 요인들도 간 값 보다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험(2.86), 공부(2.78), 성 (2.60), 수업(2.55)순이다.

2.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의 상 계

표 Ⅳ-2.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 간 상 계수(r)

구분 부 압박기 부 지지기 모 압박기 모 지지기

성 스트 스 .62*** -.23*** .68*** -.23***

시험스트 스 .46*** -.16*** .50*** -.19***

수업스트 스 .44*** -.26*** .43*** -.34***

공부 스트 스 .42*** -.27*** .45*** -.30***

학업스트 스 체 .54*** -.26*** .58*** -.30***

***p<.001

연구문제 1의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와의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지

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상 계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

-2와 같다.

의 표 Ⅳ-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기 와 학업스트 스와의 상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압박기 와 학업스트 스 각 하 요인 하

요인을 모두 합산한 학업스트 스 체와의 상 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 압박기 와 학업스트 스 체의 상 은 .54(p<.001)이며, 각

하 요인별로는 성 .62(p<.001), 시험 .46(p<.001), 수업 .44(p<.001),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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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p<.001)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압박기 가 높아

질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지지기 와 학업스트 스 체의 상 은 -.26(p<.001)으로 나타

났으며, 각 하 요인별로는 성 -.23(p<.001), 시험 -.16(p<.001), 수업

-.26(p<.001), 공부 -.27(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지지기 와 학업스트 스

체 하 요인별 간에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앞서 설명된 압박기 와는 반 로 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지지기 가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어머니의 기 와 학업스트 스 간에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어머

니의 압박기 와 학업스트 스 각 하 요인 하 요인을 모두 합산한 학업스

트 스 체와의 상 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압박기 와 학업스트 스 체의 상 은 .58(p<.001)이며, 각 하 요

인별로는 성 .68(p<.001), 시험.50(p<.001), 수업 .43(p<.001), 공부.45(p<.001)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압박기 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

업스트 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어머니의 지지기 와 학업스트 스 체의 상 은 -.30(p<.001)으로 나타

났으며, 각 하 요인별로는 성 -.23(p<.001), 시험 -.19(p<.001), 수업

-.34(p<.001), 공부 -.30(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 지지기 와 학업스트

스 체 하 요인별 간에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된 압박기 와는 반 로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지지기 가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다음으로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의 독립 인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부모학업기 의 각 하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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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의 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β t

부 압박기 .14 .06 .18 2.31**

부 지지기 -.01 .08 -.01 -.12

모 압박기 .32 .06 .39 5.02***

모 지지기 -.17 .09 -.17 -2.02**

R=.61 R2=.37 F(4,367)=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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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표 Ⅳ-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

기 의 다회귀분석 결과 다 상 은 .61(R=.61)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 스

체 변량에 한 부모학업기 의 설명량은 37%(R2=.3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학업기 가운데 부 지지기 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의 독립 효과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 압박기 (t=2.31, p<.01)와 모 압박

기 (t=5.02, p<.001)는 학업스트 스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모학업기 하 요인 모 압박기 가 학생들에게 향력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과도한 학업 압박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생들

이 학업스트 스를 가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 로

모 지지기 (t=-2.02, p<.01)는 학업스트 스에 하여 부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상 분석에서와 일 된 결과로서 학생이 지

각하는 부모의 압박기 는 학생의 학업스트 스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며, 반 로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지지기 는 학생의 학업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스트 스 각 하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학업기 의 하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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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학업스트 스 하 요인에 한 부모학업기 의 다회귀분석 결과 요약

독립변인
성 스트 스 시험스트 스 수업스트 스 공부스트 스

β t β t β t β t

부 압박기 .18 2.45 * .14 1.71 .21 2.47* .12 1.36

부 지지기 -.15 -1.60 .01 .14 .11 1.19 -.05 -.50

모 압박기 .57 7.44 *** .36 4.28*** .21 2.50* .31 3.70***

모 지지기 .03 .30 -.09 -.99 -.34 -3.76*** -.17 -1.87

R=.70 R=.51 R=.52 R=.50

*p<.05 ***p<.001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스트 스의 하 요인 성 스트 스에

해서는 부 압박기 (t=2.45, p<.05)와 모 압박기 (t=7.44, p<.001)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 압박기 가 성 스트 스에 보다 크

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압박기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한 모의 압박기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 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시험스트 스에 해서는 모 압박기 의 효과(t=4.28, p<.05)

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의 압박기 가 높을수록 시험

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업스트 스에 해서는 부 지지

기 를 제외한 부 압박기 (t=2.47, p<.05), 모 압박기 (t=2.50, p<.05), 모 지지

기 (t=-3.76, p<.001)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압박기 와 모의 압박기 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모의 지지기 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스트 스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부스트 스에 해서는 모 압박기 의 효과(t=3.70,

p<.001)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압박기 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부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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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 간 계 남‧여 성별 차이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 간 계를 남‧여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먼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이들 간 상 계수를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표 Ⅳ-5.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 간 남‧여 성별 상 계수(r)

구분
부 압박기 부 지지기 모 압박기 모 지지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 스트 스 .68*** .58*** -.14 -.29*** .69*** .68*** -.18* -.27***

시험스트 스 .49*** .44*** -.08 -.21* .50** .49*** -.11 -.24***

수업스트 스 .46*** .42*** -.18* -.30*** .41** .45*** -.26* -.39***

공부 스트 스 .51*** .35*** -.23* -.29*** .47** .43*** -.25* -.33***

학업스트 스 체 .59*** .50*** -.17* -.31*** .58** .58*** -.22* -.35***

*p<.05 ***p<.001

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

트 스 간 상 은 부분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압

박기 와 학업스트 스 간에는 정 인 상 이 나타나,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의 압박기 수 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 한 높아지는 양상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는 반 로 부모의 지지기 는 학업스트 스와 부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기 수 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 수 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상 분석 결과에 기 하여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하 요

인의 독립 인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남‧여학생의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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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의 다회귀분석 (남학생)

독립변인 B SE β t

부 압박기 .34 .12 .41 2.90**

부 지지기 .24 .20 .22 1.22

모 압박기 .15 .12 .18 1.27

모 지지기 -.36 .20 -.33 -1.84

R=.62 R2=.38 F(4,150)=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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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표 Ⅳ-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종속변인인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의 다 상 은 .62(R=.62)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

스 체 변량에 한 부모학업기 의 설명량은 38%(R2=.38)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부모학업기 가운데 부 압박기 의 독립 효과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인 것(t=2.90, p<.01)으로 나타나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압박기

가 높을수록 남자 학생의 학업스트 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아버지의 압박 인 학업기 가 남학생들에게는 학업스트 스를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7.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의 다회귀분석 (여학생)

독립변인 B SE β t

부 압박기 .08 .07 .10 1.08

부 지지기 -.02 .09 -.02 -.19

모 압박기 .37 .08 .44 4.58***

모 지지기 -.20 .10 -.20 -2.00**

R=.62 R2=.38 F(4,212)=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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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의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종속변인인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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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의 다 상 은 .62(R=.62)로 나타났으며, 학업스

트 스 체 변량에 한 부모학업기 의 설명량은 38%(R2=.38)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앞서 남학생의 경우 부 압박기 의 독립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모 압박기 의 효과(t=4.58, p<.001)와

모 지지기 의 효과(t=-2.00, p<.01)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학생은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압박기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

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어

머니의 지지기 가 높을수록 여학생들의 학업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

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 여자 학생은 어머니의 압박기 가 학업스트 스를 증가 시키는 요

인으로, 어머니의 지지기 가 여학생들의 학업스트 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다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스트 스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학업기 가운데 부 압박기 와 모 압박기 를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학업스트 스에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Ⅳ-8 과 같다.

표 Ⅳ-8.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학업기 (압박기 )의 다회귀분석

구분 독립변인 B SE β t

남학생
부 압박기 .32 .12 .39 2.75**

모 압박기 .19 .11 .23 1.66

R=.60 R2=.36 F(2,152)=43.27
***

여학생
부 압박기 .09 .07 .16 1.24

모 압박기 .41 .08 .48 5.19***

R=.58 R2=.34 F(2,214)=5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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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표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에 있어 부모학

업기 의 효과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학생의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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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기 가 학업스트 스에 하여 독립 인 효과(t=2.75, p<.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 압박기 의 경우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압박기 가 남자 학생의 학업스

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모의 압박기 는

남자 학생의 학업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 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모 압박기 가 학업스트 스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t=5.1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 압박기 는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자 학생이 지각하

는 모의 압박기 가 여자 학생의 학업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부의 압박기 는 여자 학생의 학업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 청소년기인 학생 가운데 남자 학생은 아버지의 향을 더 유

의미하게 받고 있으며, 반면 여자 학생은 어머니의 향을 더 유의미하게 받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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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와의 계를 알아

보고, 남‧여학생의 차이에 해서 검증하기 한 연구이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는 학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2.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2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특

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제주시 2개 학교와 서귀포시 3개 학교를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5개 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 학생들 372명을 조사하여

SPSS 18.0 로그램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실

시한 통계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내린 논의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논의

본 연구에서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는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 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스트 스

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설 1을 뒷

받침하는 결과이다. , 부모 학업기 하 요인 부 압박기 는 남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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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업스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모 압박기 와 모 지지기 는 여

자 학생들의 학업스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과 2-2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부압박기 가

남자 학생들에게, 모 압박기 와 모 지지기 가 여자 학생들에게 향을 미

침을 밝혔다.

연구문제 1.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는 학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

우선 본 연구 자료를 Pearson 상 분석한 결과,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

기 와 학업스트 스는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1을 뒷받

침하는 결과로, 학생이 부모의 학업기 지각정도에 따라서 학업스트 스를 높

게 지각할 수도 있고, 반면 낮게 지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학

업스트 스의 부분은 청소년들 주변의 주요 요한 인물들에 의한 기 나 성

취압력으로 부터 유발된다는 선행연구(최경숙, 2007)와 학생들이 생활 에 느

끼는 스트 스 요인 단연 학업 련 스트 스가 가장 높으며, 스트 스 요인으

로 역시 부모 요인을 경험한다고 한 선행연구(이 옥, 2010; 이재연; 2014)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 이주 (2004)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성취기 가 과도

할수록 자녀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시험 등에 한 스트 스가 가 된다고

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본 연구는 문경숙(2003)의 선행연구인

청소년이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거는 기 와 교육 열정으로 인해 큰 스트

스를 받는다고 한 연구와, 황혜정, 김순자(2001)의 연구인 부모의 행동 는 요구

등이 자녀로 하여 갈등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하며, 부모의 기 가 자녀의 스트

스와 련이 있음을 언한 연구(곽민경, 2014)와도 같은 양상의 결과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쏟아지는 학업성취에 한 기 와 압력으로 인

해 자살사고나 우울에 이를 만큼 상당한 스트 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문경숙, 2008; 이수진, 2014). 부모가 자녀의 학업 능력의 한계를 감

안하지 않은 과도한 학업기 를 보이는 것은 학생 자녀에게 직 인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계는 애착에 기인한다. 애착 상인 부모가 언제나 일 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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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행동에 반응하고 도움을 주면 자녀들은 부모에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안

정 애착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일 이지 못한 반응을 하거나 반응이

없을 때는 부모에 해서 불신을 형성하게 되어 불안정 애착의 상태가 된다고

했다(Holmes, 2005; Stenger, 2008; 김선희, 2014). Bowlby(1958)는 애착을 태어

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어머니와 아이와의 유 계라 표 하며 한 인간이 심

리 으로 자기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정서

인 안정이라고 하 다(김수선, 2013). 이러한 애착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상이 아

닌 방향에서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평생에 걸쳐 지속되며 끊임없이 인 계의 질로서 설명되어진다고 했다

(Crockenberg, 1985; 김 화, 2011, 재인용; 김수선, 2013).

김선희(2014)는 부‧모 애착이 강할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응이 원활하다고 하

고,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의 삶에 한 만족감 한 높다고 하 다. 김

선숙(2007)은 부모에게서 정서 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

된 아동은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 문제를 낮게 나타내며, 공격 인 성향이 낮

다고 하 다(김수선, 2013). 부‧모 애착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아도 그 요성

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부모자녀 계는 교육과 련된 다

양한 심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김 철, 김은정, 민경석, 2007; 이

희숙, 201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심으로 학생들이 부모의 학업기 를 정 이고

하게 지각하게 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부모의 정서 지지와 사랑을 느

낄 수 있게 하는 애착형성이 앞서야 하겠다. 더불어, 자녀의 높이와 자녀의 학

업 능력의 한계 제한 을 악하는 일이 요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해

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에 한 부모들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문제 2.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

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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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의 계에

서 남‧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상 분석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부모 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의 계를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부모

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 간 상 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분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노정애(2004)의 연구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들이 자기를 더 기

한다고 인지하는 백종흠(1984)의 연구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이다(정유미, 2002)

이다. 특히 부모의 압박기 와 학업스트 스 간에는 정 인 상 이 나타나, 학

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압박기 수 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 한

높아지는 양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반 로 부모의 지지기 는 학

업스트 스와 부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

지기 수 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스트 스 수 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남‧여학생을 구분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압박기 가 높을수록 남자

학생의 학업스트 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백경숙과 권용신(2004)의 연구와 신향숙과 장윤

옥(2001)의 연구에서 아버지 역할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와의 정 인

계형성 화가 학교생활 성 향상에도 도움을 다고 한 연구결과와

같은 양상의 결과를 보 다.

다음으로, 앞서 다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스트 스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 학업기 가운데 부 압박기 와 모 압박기 를 독립변인으

로 상정하여 학업스트 스에 하여 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에

있어 부모학업기 의 효과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과 가

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로, 남자 학생의 경우에는 부 압박기 가 학업스트 스

에 하여 독립 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 압박기 의 경우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학생들이 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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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 압박기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 스를 더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

이며, 반면 모의 압박기 를 지각하는 정도는 남자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가인 Bandura는 아버지 역할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들이 아

버지를 찰함으로서 아버지의 남성 인 면과 성취욕구 등 남성에 한 성 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박에스더, 2002). Parsons는 가족 안에서

의 아버지의 역할이 딸보다는 아들에게 좀 더 책임이 있다고 하 다(박에스더,

2002). Parsons는 아버지의 정 인 지지는 아들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고, 반면 반 일 경우는 성취하려는 욕구 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 다. 반면, Dentsh, Brown, Hetherington(1982)는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던 지 상 없이 아들 에 있다는 존재 이유 만으로

도 아들에게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아버지와 아들

의 계는 분명 아버지와 딸과의 계보다는 훨씬 연결의 끈이 강하다.

박에스더(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은 동성 계인 아버지와의

계를 더 동일시하거나 정 인 계라고 인식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남

자 학생들은 아버지의 학업기 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으로 근하 을 때 아버지와 아들 간 계를 정 이고 우호 인 계로

회복시키고, 동성으로서 부자 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수하고 질 높은 계형

성을 한 방법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연구문제 2. 연구문제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미

치는 향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 와 학업스트 스의 계에

서 남‧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상 분석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여학생의 경우, 종속변인인 학업스트 스에 한 부모 학업기 의 다 상

은 모 압박기 의 효과와 모 지지기 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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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즉 여자 학생은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압박기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 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학생이 지각하

는 어머니의 지지기 가 높을수록 여자 학생들의 학업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 어머니의 압박기 와 어머니의 지지

기 가 여학생들의 학업스트 스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 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여자 학생들은 동성부모인 어머니의 향을

더 유의하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학생의 경우에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클수록 어머니의 온정 인 양육행동을 더 지각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박서 , 2007)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 에 따

라서 딸의 자기분화 수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김혜원, 2013)와도 일치하는

양상의 결과이다.

Jordan(1991)에 의하면 딸과 어머니와의 특수한 계를 ‘상호성’이라고 하여,

이것은 반응을 함에 있어 공감 으로 하고, 타인에게 정 으로 하며, 서로에게

심을 집 하는 비를 포함한 계 맺기의 기술이라고 하 다. 이것은 상

계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어머니와 딸의 계 특성을 여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간의 정서 공감능력, 서로에 한 심과 돌 등 특성과 일맥상

통한다고 하 다. 상 계이론은 외부 상인 어머니와의 계에 의하여 아이의

성격 형성 그 후 모든 인간 계의 기본 틀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정희,

2011).

본 연구결과에서도 상 계 이론에서 보여 지는 계의 양상 계의

질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는 학생 자녀를 둔 부모

에게 큰 시사 을 알려 수 있는 부분이다. 여자 학생들은 어머니와의 계를

요시 여기고 있으며, 어머니의 과도한 학업 압박은 그 로 학업 스트 스를 높

이는 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학업 지지기 는 학업 스

트 스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과도하게 거

부하거나 제재하는 행동을 할수록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한 선행연구(김동희,

2013)와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한 압박을 높게 가할수록(박서연, 정 숙,

2010; 오정희, 선혜연, 2013) 스트 스를 더 받는다고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 50 -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특수성인 계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차 후 어머니와 딸의 계성 증진에 한 방법 개입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과거 아버지는 생계 부양자, 어머니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고정되던 시 와는

다르게, 는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어느 한 쪽의 고정 념에 박힌 역할 수행이

아닌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1970년 에 Lamb가 자녀양육과 련한 아버지 역

할에 한 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이후 아버지 한 어머니 못지않게 자

녀의 성장 양육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학업과 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

자녀와의 정 인 계 형성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주요 타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정 이고 한 학습

기 를 하여 학생들이 불안과 좌 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생활

학습에 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 가 학업스트 스에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학생의 학업스트 스에는 남자 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업기 가 유의하게 상 이 있었고, 여자 학생의 학업스

트 스에는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기 가 유의하게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 어머니와 딸의

계와 계의 양상이 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계 속에서 계의

정 이고 질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과도하게 기 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부모의 학업기 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자녀들의 성장 발달을

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부

분이다. 따라서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모교육 상담 개입의 필요함

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부모 교육에 있어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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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 개입이 필요하다. 아버지와 아들, 어

머니와 딸의 특수한 계의 요성을 인식하는 근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 따른 실질 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학생은 아버지와의 정 이고 우호 인 계가 기반이 된 아버지

의 정 이고 한 학업 기 가 필요하며, 아버지의 과도한 학업성취 압력

을 인다면 남자 학생의 학업에 한 스트 스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남자 학생에게 있어서 동성 부모인 아버지의 향력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여자 학생은 어머니와의 계성을 통한 정 인 유 계가 요하며,

그로 인하여 어머니가 한 기 를 하 을 때, 여자 학생의 학업스트 스를

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자 학생 에게는 동성 부모인 어머

니와의 유 계가 훨씬 더 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연구 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설명 되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륙과 떨어져있고, 인구가 많

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각 종 국을 단 로 하는 조사에서 상자로서

의 기능을 하지 못하 다. 더불어 항상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리 ‧지역 인 특징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동

질성을 가질 수 도 있다는 장 도 있다. , 이러한 지리 ‧지역 특징으로

국단 의 단 사업과 수조사 등에서 시범 인 운 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

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어머니와 딸 사이의 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동성 부모와

동성 자녀와의 계 증진 상담 교육 개입이 필요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

구의 실질 인 의의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시사 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제한 을 밝히고, 후속으로 이어

질 연구를 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의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 ‧지역 특수성을 기반으

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만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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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함으로서 상자를 제한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국 규모의

연구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외

에 다른 지역들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의 연구를 실시한 후 그

연구결과물과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가능하다면 연구 상을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등학생과 고등

학생 등으로 확 하여 연구 실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 하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둘째,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는 연구 상 선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정보를 한 부모 가정의 편부‧편모, 다문화 가정, 그리고 조손 가정 등 사

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음을 간과하고, 양쪽 부모 모두 존재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연구가 시행 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다양한 가족 형

태가 존재함을 연구에 반 하지 못한 단 이 발생하여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

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모두 반 할 수 있는 다각 인 연구를 통하여 연구 상을 확 하고, 결

과를 도출하여 본 연구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자료 수집 기간 다른 외 인 상황들을 통제

하지 못한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시 이 11

월~12월로 학교마다 학기말을 맞이하여 학생들 부분이 학교 수업과 성 등에

서 조 은 자유로운 시기이고, 각 학교마다 인성, 진로, 자기성장 등 특색 있

게 련 로그램들이 교육되고 시행되고 있는 시 이었다. 따라서 앞서 언 한

로 학생들이 본인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기 를 정 으로 지각할 수도 있

었으며,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학업스트 스도 좀 더 정 인 쪽으로 응답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에 이어질 연구에서는 어느 한

시 에서 실시되는 설문 조사가 아닌 조사 시기를 결정 할 때 좀 더 다양하고

다각 인 시 을 기 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심층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척도 선정과 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

고식으로 구성된 객 인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이는 스트 스 요인이 발생할

때 객 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 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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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했으며, 이것은 자기보고식 설문지 응답 방식이 갖는 단 을 내포한다.

를 들면 자신을 좀 더 좋게, 세련되게 보이게 하기 하여 의도 으로 정

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반 로 좀 더 부정 으로 응답해 버릴 수도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악하고 확인하지 못하

으며, 당한 방법 인 차도 없었다. 따라서 후속에 이어질 연구에서는 이러

한 단 과 제한 을 염두에 두고, 자기보고식 객 설문지 외에 주변 주요 인

물들에 의한 인터뷰 찰을 통한 보고를 추가하고, 각 상자들에게 개인

으로 주 인 인터뷰 형식의 면 을 시행한 양 근 방법도 병행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 인 방법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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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on the academic stress

- Focus on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Lee Bok Ja

Major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oi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is study aimed to have a look at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on the academic stress, and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refore, subjects

for inquiry are arranged as the followings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udy:

Q1: Does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affect to their academic stress?

Q2: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middle students in their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2-1) What effect does mal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stress make on their academic stress?

2-2) What effect does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stress make on their academic stress?

For this stud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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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school students from five schools: two Jejusi-located middle schools, and

three seogwiposi-located middle schools. Survey period was arranged from Nov.

20th to Dec. 10th , 2015. Statistical investigation are made based on the 372

answers, except for insincere 28 answers from 400 answers.

Study measurement tools are the followings.

First,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scale was measured by 5-point-Likert

scale, composed of total 24 questions, which was used by 오은진(2013). Next,

academic stress was measured by 5-point-Likert scale, composed of total 35

questions, which was used by 곽민경(2015).

The data was verified by SPSS for Window 18. 0, conducting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s.

First, fathers’ academic expectation is statistically correlated not only

to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tress, but also to the sum of all the sub

factors. It can be understood that as perceived fathers’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increases, students’ academic stress increases. On the

other hand, fa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both

to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tress, and to the sum of all the sub factors,

in statistics. In opposition to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students’

perceived fa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s increases, students’ academic

stress decreases.

The similar aspect was observed between mothers’ academic

expectation and academic stress. Mothers’ academic expectation is statistically

correlated not only to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tress, but also to the sum

of all the sub factors. It can be understood that as perceived mothers’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increases, students’ academic stress increases.

On the other hand, mo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both to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tress, and to the sum of all

the sub factors. In opposition to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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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mo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s increases, students’

academic stress decreases.

Second,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on academic stres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re the followings.

In case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s perceived fathers’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increases, the students’ academic stress increases.

Therefore, fathers’ excessive academic expectations is found out to be a

factor raising male students’ academic stres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s

perceived mothers’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increases, the students’

academic stress increases. However, if perceived mo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 increases, the students’ academic stress decreases.

Therefore, while mothers’ excessive academic expectations is found out to be

a factor raising female student’s academic stress, mothers’ supportive

academic expectation decreases academic stress of female middle students.

To sum up,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affects

to academic stress meaningfully. Also, according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academic stress of male middle

students can be either high or low, depending on the effect of fathers’

academic expectation. In case of female middle students, the academic stress

can be high or low, depending on the effect mothers’ academic expect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strategic intervention for

develo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onsidering the

special tie derived from the same sex, should be needed. Therefore, education

and counselling for communicating with family must take precedence to mak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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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본 연  질문에 참여하는 것  동 하시면, ˅표 해 주세요. □ , 동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이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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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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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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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구 자료로서 필요한, 여러분에 한 질문입니다. 비 이 보장되니, 해

당되는 문항을 하나만 골라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1. 본인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 ) ② 여 ( )

2. 본인의 학교와 학년을 써 주세요. ( ) 학교 ( )학년

3. 본인의 출생순 는? ① 첫째 ② 둘째 이상 ③ 막내 ④ 외동(자녀가 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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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부모

구분
그 지

않다

거의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 다

아주

그 다

1
아버지(어머니)는 내 성

에 만족하지 못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좋은 성 을 받으면 기뻐

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

나는 공부를 잘 하고 있

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더 잘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4

나는 아버지(어머니)의

도움으로 학교에 잘 다니

고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5

아버지(어머니)는 학교생

활이 소 하다고 말 하신

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6

아버지(어머니)는 공부하

는 데 내 노력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7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학교생활에 심을 가져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부록 2. 부모 학업 성취기 척도

1. 다음을 읽고,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모님의 태도와 가장 같다’라고 여

겨지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체크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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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떨어진 성 표를 보여주는

것이 겁이 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9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생활에 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 만족

해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0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한

학생이 아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 숙제가 없다고 하면

나를 믿지 않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2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학교성 에 해서 인내심

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신

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길 바라

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4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내가 부담이 될 정도의

습, 복습을 하라고 말 하

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5

아버지(어머니)는 학교생

활에 한 것이라면 항상

열렬히 지지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6

아버지(어머니)가 학교생

활에 해 간섭을 게 하

신다면, 학교생활이 더 즐

거울 것이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7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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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학에 가기를 바

라신다.
어머니 1 2 3 4 5

18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내 교육에 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9

아버지(어머니)는 내 공

부나 학교성 에 해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0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어려운 일에 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시험에서 100 을 맞아야

만 만족해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2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학교생활에 한 조언을

잘 해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엄

격하게 제재를 가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

고 남에게 자랑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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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 다

매우

그 다

1
열심히 공부해도 성 이 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2
시험 과목수가 많거나 시험범

가 무 넓다.
1 2 3 4 5

3
내용이 무 어려워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4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 싫다. 1 2 3 4 5

5
부모의 기 만큼 성 이 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6 시험을 자주 쳐서 부담스럽다. 1 2 3 4 5

7
수업시간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

다.
1 2 3 4 5

8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

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
1 2 3 4 5

9
성 이 나빠서 선생님이나 부모

님께 꾸 이나 벌을 받는다.
1 2 3 4 5

10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조하다. 1 2 3 4 5

11 수업시간에 필요한 비물이 많 1 2 3 4 5

부록 3. 학업 스트 스 척도

2. 다음의 각 문항들은 여러분이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 스의 정도에 해 알아

보기 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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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짜증난다.

12
부모님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공부를 하라고 한다.
1 2 3 4 5

13
친구들 앞에서 시험 수가 공개

되서 기분이 좋지 않다.
1 2 3 4 5

14
내가 공부한 것과는 다른 문제

가 시험에 나온다.
1 2 3 4 5

15 수업시간에 졸음이 온다. 1 2 3 4 5

16
각 과목에 따라 효과 인 공부

방법을 모른다.
1 2 3 4 5

17 성 표를 받을 때 떨린다. 1 2 3 4 5

18 시험문제가 어렵다. 1 2 3 4 5

19 하루 수업시간이 무 많다. 1 2 3 4 5

20

공부 이외의 일(동아리, 종교 활

동, 체능활동)에 시간을 빼앗

긴다.

1 2 3 4 5

21
부모님이 나의 성 을 남과 비

교한다.
1 2 3 4 5

22
시험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하

다.
1 2 3 4 5

23
수업시간 에 질문이나 지 을

받는다.
1 2 3 4 5

24
공부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

이 없다.
1 2 3 4 5

25 성 이 떨어진다. 1 2 3 4 5

26 시험지만 받으면 떨려서 분명히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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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다.

27
수업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
1 2 3 4 5

28 숙제나 과제가 무 많다. 1 2 3 4 5

29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
1 2 3 4 5

30
수업시간에 친구가 장난이나 말

을 건다.
1 2 3 4 5

31
공부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되

지 않는다.
1 2 3 4 5

32

운동장이나 교실의 소음으로

선생님의 설명이 잘 들리지 않

는다.

1 2 3 4 5

33
공부하는 도 에 다른 생각이

많이 난다.
1 2 3 4 5

34 선생님께서 성의 없이 가르친다. 1 2 3 4 5

35
쉽거나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

린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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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직장을 다니며 워킹맘으로서 나름 나의 일상들은 시간이라는 이름과 함께 흘

러가고 있었다.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귀여운 나의 분신을 보며 힘을 내어 보기

도 하고, 주변의 지인들과의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며 로를 삼아 지내온 나날들

이 이제 어언 40 에 어들었다.

‘나는 늘 괜찮다’라고 머릿속에 되 뇌이며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듬어 안고 살

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나약한 나의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

다. 이럴 때마다 갈 길을 잃어버린 듯 멍 하니 그 시간을 날려버리기도 수태

반복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주변의 수많은 정보 학원이라는 곳에 과 귀를 열게 되었고,

그 정보를 알아갈수록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힘을 실으며,

내면의 내공을 키워오는 작업을 스스로 하 다.

이 게 시작된 학원 5학기 생활은 나에게 쉽지만은 않았다. 일과 육아를 병

행하며, 밤에 학습을 한다는 것은, 물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리 녹녹한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간 간 ‘포기’라는 단어와도 무척 친하게 지내기도 하 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고, 나의 학원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리라 다짐하는 일을 무한 반복하 다. 그리고 여러 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아이에게 모범 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한 구보다

강렬하 다.

시작할 때의 기억이 벌써 아련함으로 남는 시기가 되었다. 학원 입학을 한

첫 면 심사 때부터 늘 심과 사랑으로 지켜 주신 김 성 교수님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지도교수로서 지켜 주시진 못하 지만, 교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알기에 마음 속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졸업을 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좌 을 경험했을 때에 힘을 내어 매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

의 사랑스런 지도 교수님이신 최 보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늘 한결 같이 에 있어 주시고, 변함없는 외유내강으로 지도해주신 살

아가는 동안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씨기의 기본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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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의 기본 방향에 해서 좋은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정환 교수님

께도 감사의 말을 꼭 하고 싶다. 감사드립니다.

인간 사 모든 것이 새옹지마처럼 스쳐 지나가버리는 것이 우리 내 삶인 듯하

다. 그 순간순간 시간들이 모여 각자의 인생 드라마가 그려지고, 그 속에서 우리

는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자기만큼의 깜냥으로 살아간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나의 학원 생활 한 요한 사건으로 내 인

생의 한 막을 그린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러나 한편으론 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나의 소 함으로 기억된다.

이제 인생의 한 막을 내리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든 한 유기체로서, 내 삶의 드라마는 내 스스로 개척하며, 경험하고 인내하

며 정 으로 그려보고 싶은 마음 더 간 해진다.

이 모든 경험과 시간들이 온 히 나의 내 자원이 되고, 나의 남은 삶의 원동

력이 되리라 믿으며 살아가는 이기도 하다.

때론 엎어지고 고난에 부딪히더라도 지 이 학원 생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 삶을 다독이고 로하며 살아가고 싶다. 내 학원 생활은 다른 가 아닌 온

히 나를 한, 나만을 배려한 삶의 한 조각이었기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늦은 나이의 학습을 지원해 든든한 가족들과 부족한 나의

지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교수님들 감사하

고 감사합니다. 그 모든 분들의 사랑과 열망에 걸 맞는 알찬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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