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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

김 정 희 안 귀 여 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기는 다양한 심리적·인지적·신체적 욕구가 드러나는 시기인데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이 시

기 적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 시기

적응의 지표인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부모양육태도척도와 자기조절능력척도, 학교적응척도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기 조절 능력과 학교 적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용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경우에만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사이에

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능력이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매개변수이며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사이에서는 부분

매개 변수로 작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태도․학교적응․자기조절 능력

†이 논문은 2012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귀여루,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읍 산 6-2,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Tel: 031) 280-3484, E-mail: agyr7@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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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로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아동기와 성인기의 심리적 특성

인 의존성과 독립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다른 발

달시기에 비해 부적응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부모에게서 독립

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부모에게 의존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

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정원식, 1975; 김민정, 2005).

이와 같은 시기에 청소년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획득의 정도

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는 달리

말해 부모가 가진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자녀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환경

적 변수가 된다(김신정, 김영희, 2007; 성선진,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는 부

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

내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으로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을 나타나는 반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영, 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Fishbein(1975)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

응양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하나의 문화양식

으로 간주 하였다(정선희, 1999에서 재인용). 한편

Baumrind(1991)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권위

주의적 양육형태(authoritarian parenting), 민주적

양육태도(democratic parenting), 허용적 양육태

도(permissive parenting) 태도의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Baumrind(1991)에 따르면 먼저 권위주의적 부

모는 통제가 높고, 애정이 낮은 경우로 자녀의 양

육에 있어 행동을 제한하고 많은 규칙을 부여하

면서 무조건의 순종을 기대한다. 자녀의 생활을

규제할 때 규칙을 부과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규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

과 응분의 처벌도 사용한다. 두 번째, 민주적 양육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는 애정과 통제가 모두 높

은 경우로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자녀들의 행동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정하

고 자녀에게 적절한 요구와 기대를 갖고 애정적

이며 수용적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지막으

로 허용적 양육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는 애정은

있고, 통제가 낮은 경우로 자녀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고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규제도 하지 않으며 가끔 사용하더라도

일관성이 결여된 수준의 양육형태이다.

부모-자녀관계와 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

펴보면 이 관계가 바람직하면, 자녀의 정서적 성

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자녀관

계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박은미, 1993). 또한 부모-

자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Martin, 1975),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

정적인 태도가 자녀의 지적·정서적 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가 자녀에게

안정감,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다(이종승, 오성심

1982; Rosen, 1972)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청소

년기에 있는 자여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이들의 적응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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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조절(selt-regulation)능력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한 가지는 학교적응이라

고 할 수 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자기조절 능

력이 청소년의 나머지 다양한 발달 과업을 달성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

며 행동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이 속한 가정이외의

가장 중요한 환경인 학교적응이 가장 중요한 발

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opp(1982)는

자기조절능력이란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 교육적 장면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을 조절할 수 있

는 능력으로 보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화

과정 중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의미한

다고 정의하였다. 이런 특성은 청소년이 학교생활

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

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 자기

조절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은 자신

의 인지나 의식을 사용하여 행동을 실행하기 전

에 계획하여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사전

에 미리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행동을 실행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들을 억제, 유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안미경,

1996). 학교생활 적응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중

요한 특성의 하나도 자기조절능력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이기 때문

이다(양옥승, 2006; 윤영신, 2007). 자기조절 능력

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은 인지적 문제해결과 학업

성취에 있어서 낮은 성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대

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서

적·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폭

력이나 파괴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성이 있다

(Rose, 1997). 더욱이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 될 수 있기 때문에

(Mischel, Shoda, ＆ Peake, 1988) 그 중요성이 더

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청소

년들은 하루 활동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

교생활 전반에 걸쳐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

교수업, 학교 규칙 등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

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변화시키기거나 환

경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왕식, 임영희,

2004).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이규미

(2005)가 정의한 하위체계인 학습, 교우관계, 교사

와의 관계, 학교생활측면으로 학교적응을 개념화

하였다. 청소년은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부모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생활에서도 적용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박은미(1993)는 학교적응과 가정환경

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학교 적응 집단은 자

신의 가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 구성원 상호간에

더 친밀하고 개방적이라고 느끼고, 구기회(2005)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친밀하고, 개방적,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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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적인 가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학

교생활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은

서로 높은 상관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적응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으나

이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조절능력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

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특히 중학생의 자기조절

능력과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모의 양

육태도와 학교생활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용인 및 수원 시내에 거주하는 중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400사례였으며, 그 중 연구에 주요변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설문지나 무성의한 답변을 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360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중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의 인

구 통계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 (%)

학년

1학년 107 (29.7)

2학년 149 (41.4)

3학년 104 (28.9)

성별
남자 174 (48.3)

여자 186 (51.7)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N=360)

도구

부모양육태도척도. 이 척도는 부모의 양육태

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시형 등(1997)이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유형, 민주

적 양육태도 유형, 허용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구

성한 것이다. 문항은 총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세 유형별로 점수를 계

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태도 유형

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하

위 척도별 신뢰도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Cronbach's =.86, 민주적 양육태도Cronbach's

=.79, 허용적 양육태도Cronbach's =.57이었다.

자기조절 능력.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

정하기 위해 Kuhl과 Fuhrmann(1998)이 개발한

의지구성목록(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

VCI)의 하위검사인 자기조절 양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영신(2007)이 영어판VCI-short

version을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 조

절 양식은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

다”, “좋은 생각을 해서 기분 좋아지게 할 수 있

다”, “문제가 생겨도 매번 잘 해결될 거라고 확

신한다” 등 자신의 통제력에 대해 묻는 1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에 반응하는 4점 척도이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3이다.

학교적응척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수준을 측정

하기 위하여 이규미(2005, 2008)의 중학생의 학교

적응 질문지 총38문항을 4점 리커트식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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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부모

양육

태도

(1) 권위주의적(부)

(2) 민주적(부) -.558
***

(3) 허용적(부) -.070 -.177**

(4) 권위주의적(모) .733*** -.451*** .025

(5) 민주적(모) -.414*** .708*** -.174** -.521***

(6) 허용적(모) -.017 -.138
*

.601
***

-.045 -.094

(7) 자기조절능력 -.237
***

.367
***

-.077 -.240
***

.394
***

-.023

(8) 학교적응 -.140
**

.362
***

-.161
**

-.151
**

.401
***

-.092 .578
***

표 2.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N=360)

p<.05,**p<.01,***p<.001.

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척도의

Cronbach's =86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

막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검증의 마지막 단계

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부모양육태도와 하위척

도(권위주의적, 민주적, 허용적), 자기조절능력, 학

교적응의 총점 및 그 하위척도(학교공부, 학교친

구, 학교교사, 학교생활)간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연구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에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

을 수록,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고,

다른 양육태도 역시 부모 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

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간에 상당한 일치도가 있

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양육태도는 대부분

자기 조절 능력및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

였는데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만이 자기조절

능력및 학교적응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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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남자

(n =174)
여자

(n =186) t

M(SD) M(SD)

부모

양육

태도

권위주의적(전체) 2.57(.56) 2.41(.60) 3.044**

민주적(전체) 3.60(.57) 3.80(.61) -3.251**

허용적(전체) 2.05(.53) 2.20(.61) -2.395*

권위주의적(부) 2.57(.61) 2.37(.62) 2.998
**

민주적(부) 3.60(.61) 3.81(.66) -3.166
**

허용적(부) 2.14(.60) 2.26(.67) -1.748

권위주의적(모) 2.63(.62) 2.45(.65) 2.684**

민주적(모) 3.61(.63) 3.81(.65) -2.994**

허용적(모) 1.98(.55) 2.14(.71) -2.361*

자기

조절

자기조절양식 2.47(.55) 2.31(.59) 2.669
**

의지적억제양식 2.37(.44) 2.32(.52) .941

일상스트레스 2.18(.56) 2.08(.66) 1.688

자기조절능력(전체) 2.67(.34) 2.68(.45) -.420

학교

적응

학교공부 1.69(.59) 1.61(.60) 1.151

학교친구 2.12(.60) 2.17(.57) -.704

학교교사 1.49(.71) 1.48(.75) .153

학교생활 1.78(.64) 1.70(.60) 1.279

학교적응 총점 1.75(.47) 1.75(.47) .548

표 3. 부모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학교 적응의 성차(N=360)

*p<.05, **p<.01.

부모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학교 적응의 성차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

절능력, 학교적응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t=2.998,

p<.01),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t=-3.166,

p<.01),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t=2.684,

p<.01),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t=-2.994,

p<.01),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t=-2.361,

p<.05)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

니를 모두 더 권위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민주적 양육태도를

지닌 것으로 지각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미

치는 효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조절능력과의 관계의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표 4).

그 결과, 아버지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민

주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앞의 상관분석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이때 민주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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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수
종속

변수
B β t R

2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부)
자

기

조

절

양

식

-.215 -.237 -4.580*** .056***

민주적 양육태도(부) .322 .367 7.404*** .134***

허용적 양육태도(부) -.068 -.077 -1.443 .006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모) -.215 -.240 -4.649
***

.057
***

민주적 양육태도(모) .349 .394 8.078
***

.155
***

허용적 양육태도(모) -.020 -.023 -.424 .001
*p<.05, **p<.01,***p<.001.

표 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N=360)

예측변수 종속변수 B β t R2

권위주의적양육태도(부)

학

교

적

응

-.110 -.140 -2.646** .020**

민주적 양육태도(부) .275 .362 7.249*** .131***

허용적 양육태도(부) -.124 -.161 -3.065
**

.026
**

권위주의적양육태도(모) -.116 -.151 -2.874
**

.023
**

민주적 양육태도(모) .305 .401 8.228
***

.161
***

허용적 양육태도(모) -.071 -.092 -1.736 .008
*p<.05, **p<.01,***p<.001.

표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N=360)

13.4%, 그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설명

력이 5.6%였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허

용적 태도는 자녀의 자기 조절력에 영향을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

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

우,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허용

적 양육태도 모두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만이 로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경우 허용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유의

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

녀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

녀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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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예측변수 종속변수 B β t R2 F

1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부) 학교적응 -.110 -.140 -2.646
**

.020 7.002
**

2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부) 자기조절능력 -.215 -.237 -4.580*** .056 20.975***

3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부)
학교적응

-.001 -.001 .019
.341 90.379***

자기조절양식 .505 .583 13.053
***

표 6. 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부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

예측변수 종속변수 B β t R2 F

1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부) 학교적응 .275 .362 7.249*** .131 52.983***

2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부) 자기조절능력 .322 .367 7.404
***

.134 54.820
***

3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부)
학교적응

.131 .173 3.786***

.367 101.244***

자기조절능력 .451 .521 11.403***

표 7. 부의 만주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

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

도 중 허용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

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였다. 1단계에서,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

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하는데, 부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62, p<.01).

2단계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자기조절

능력의 관계분석에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

도가 자기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β=-.263, p<.001). 3단계에서는 아

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과 학

교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때 매개변수인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576, p<.001), 독립변수

의 효과가 2단계회귀분석에서보다 작게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조절능력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매개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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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예측변수 종속변수 B β t R2 F

1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모) 학교적응 -.116 -.151 -2.874
**

.023 8.260
**

2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모) 자기조절능력 -.215 -.240 -4.649
***

.057 21.615
***

3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모)
학교적응

-.009 -.012 -.261
.335 88.494***

자기조절능력 .495 .575 12.841***

표 8.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모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

예측변수 종속변수 B β t R2 F

1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모) 학교적응 .305 .401 8.228
***

.161 67.700
***

2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모) 자기조절능력 .190 .250 4.861
***

.062 65.257
***

3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모)
학교적응

.157 .207 4.498
***

.371 103.644
***

자기조절능력 .428 .498 10.830***

표 9. 모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을 보여준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조

절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매개

변수임을 검증하였다(Z=-4.331, p<.001). 즉 자기

조절능력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학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완전 매개 역

할을 하는 유의미한 매개변수이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

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앞

서와 동일한 절차로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

서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의 효과가 2단

계회귀분석에서보다 작게 나타났다. 한편 권위주

의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

의하였는데 이는 자기조절능력은 아버지의 권위

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부분매

개하는 매개변수임을 보여준다. 가설 검증의 마지

막 단계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

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6.429,

p<.001).

다음으로 아버지의 경우와 동일한 검증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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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조절 능력이 완전 매개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4.415, p<.001). 마지막으로 어머

니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자기

조절 능력은 부분매개 변인임이 밝혀졌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

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

다(Z=6.950, p<.001).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들 중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조절 능력과 사회적 측면에서 중

요한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

보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권위주의

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

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허용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민

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고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

수록 자녀가 학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민주적 양

육태도의 설명력이 16.1%, 13.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태도가 2.6%, 어

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2.3%, 아버지의 권

위주의적 양육태도가 2.0%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원만한 것으로 나

타난 신정희(2007)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 중심적이고 민주적이며 격려를 많이 하고

애정적이며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구기회(2005)의 연구와 일치

한다. 또한 문교민(1994)은 어머니의 수용적, 애정

적, 자율적 태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은 모두 부모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

단히 중요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

에 대한 가치관과 적절한 기대가 중요하다는 것

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민주적 양욱

태도가 이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역시 부모의 권위주

의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를 보이지 않을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중 민

주·자율적·온정적 태도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최숙미(2007), 임명숙

(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부모의 양

육태도나 학교적응사이의 매개변인, 혹은 중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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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

능력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매개변수이고 민주적

양욱태도는 부분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

니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학교적응 역시 같

은 양상을 보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가 민주적 양

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하

고 자기 조절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

모의 권위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

응사이에서 자기조절력이 완전 매개 변인이나 부

분 매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장면에서의 적응에 부모양육태도가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가정 내에서도 자녀지도에 있어서 입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인

해 청소년들의 자율성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

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율성이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

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적 차원에서 올바른 양육태도를 키울 수 있

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할 필요성이 있

으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일 때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간의 통합적인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도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사

결정능력이나 자기탐색 등의 프로그램들이 학교

장면에서 제공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앞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문화 환경, 학교 환경, 개인연령 등의 차이

를 고려하지 않아서 일반화여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대상의 지역을

넓히고 좀 더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의 측정을 자기보고

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진

문제점과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척도 외의 청소년의 개인적인

기질 및 성격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지며, 좀 더 심층적인 연구방법으로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의 연구방법이 병행되어야하며, 이를 토

대로 또래관계, 학교 및 교사와의 관계, 가정환경

등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변인으

로 확대하여 인과관계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셋

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학부

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자녀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하는 양

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부모양

육태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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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 are confronted by many psychological, and physical needs. In recent years, their

adaptations can depend on parental attitudes of child re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arents' rearing attitudes are perceived by adolescents' self-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s. A total of 420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Yong-in and Suwon Area

are being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demographic

questionnaire,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Self-Regulation Inventory, and School

Adjustment Scal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mong three Parent's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attitudes

significantly affect their self-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s. Fathers' permissive

attitudes only significantly affect the school adjustments. Secondly, self-regulation mediated the

process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adjustments. Particularly, the authoritarian'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decreased the self-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s completely. Additio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ies are further discussed.

Keywords: parents' rearing attitude, self-regulation,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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