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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이 은 선 김 종 남‡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남녀 고둥학생 387명을 대상으로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

적 통제가 각각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

기불일치의 두 가지 인지적 요인을 통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간의 관

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 간의 직접경로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를 매개로 거쳐야만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인한 사회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에게 부적응적 완

벽주의 성향과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줄이도록 도와야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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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 증상은 연령과 시기에 따라 그 양상

이 달라지며, 초등학생에 비해 중, 고등학생의 사

회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재

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사회불안을 가진 청소

년들은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며, 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한다(Beidel, Terner, & Dancu,

1985). 또한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대인 관계 및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등교 거부와 학교에서의 수행 손상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LaGreca &

Stone, 1993; Beidel, 1991).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

안 수준이 더 높아지고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에는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을 수도 있다. 사회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우울장애, 신체

화장애, 약물남용장애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다른 정신장애와의 공동발병률도 높아지며

(Essau, Conradt, & Peterman, 1999), 자살 위험

성의 증가 및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난다

(Davila & Beck, 2002; Mendlowicz & Stein,

2000).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불

안의 발달 및 유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불안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따라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의 두 가지 하위 유형

으로 구분된다(Schlenker & Leary, 1982). 대인불

안은 타인과 대면하는 상황에서, 수행불안은 수행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및 두려움을 의미한다(박선

영, 2003; Schlenker & Leary, 1982).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은 서로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며, 서로

구분되는 변인임이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확인되

었다(박선영, 2003;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이처럼 어떤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불안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박신영, 2014; Beazley,

Glass, Chambless, & Arnkoff,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두 하위 유형에 미치는

경로를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외적 요

인 및 내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으며, 개

인외적 요인 중에는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불안, 부모와의 애착, 외상경험, 또래 관계

등이 있다(강민지, 김광웅, 2008; 김상희, 한기순,

2017; 송은영, 하은혜, 2008; Ballash, Leyfer,

Buckley, & Woodruff-Borden, 2006). 특히 청소

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들에게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

려져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13; 박효정, 2015; 최은

경, 2017). 즉 부모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

들은 전반적으로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양육행동의 개념 중

하나로, 자녀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부모가 자신의 기대대

로 자녀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조종하고자 하

는 행동을 의미한다(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와 Luyten(2010)은 기존에

단일차원으로 측정되던 심리적 통제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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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여 나타나는 통제적 양육방식으로, 자녀에

게 자기비난적인 태도를 유발시킴으로써 이로 인

한 죄책감, 우울, 불안, 중독 등의 심리적 문제들

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명희, 신희수,

2012; 안희정, 2012).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

토 아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체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통제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도 성취지

향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불안의 하

위 유형에 미치는 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

하고자 하였다.

또한 Chang, Schwarts, Dodge와 McBride-

Chang(2003)은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Arim

과 Shapka(2008)는 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

등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증가시키지만

부의 심리적 통제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윤선숙(2005)에 따르면 부와

모가 과잉통제했던 청소년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회불안이 더 높았으며, 최은경(2017)도 부와 모

의 심리적 통제 모두가 사회불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서로 구분되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Clark와 Wells(1995)는 사회불안을 인지모델로

설명하였으며,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메타분석을

한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요인

중 인지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홍영근, 이경숙, 2013).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주의의 초점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고,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부정적

인 생각과 불안을 유지시킨다(김성주, 이영순,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왜곡된 인지

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

에 따라 인지적 측면에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관

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 중

인지적 요인은 완벽주의, 자기불일치, 부정적 자

동적 사고, 낮은 자기효능감 등이 해당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송은영, 하은혜, 2008; 오언, 방명

애, 2012; 이유진, 2013; Gaudiano & Herbert,

2006). 이러한 인지적 요인들 중, 완벽주의는 모

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되

었으며(김지연, 2013),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인 수행불안 사이를

매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박신영, 2014). 이

러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밀어붙이는

완벽주의의 모든 하위 요인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완벽주의 중 역기능적 측면

을 강조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정윤과 조영

아(2001)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인 실

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이 높아질 때 사회불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

며, 안현선과 박성연(2010)도 완벽주의의 부적응

적 측면이 높아질 때 사회불안이 높아진다고 보

고하였다. 이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 집단

이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집단 보다 사회불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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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유형 중 대인불안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과 관련하여(황혜리, 2001), 사회불안이 부적응

적 완벽주의의 핵심 특성인 자기평가와 더 강하

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김윤희, 서수

균, 2008).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지적 요

인으로 Higgins(1987)가 제안한 자기불일치(self-

discrepancy)도 제안되었다. 자기불일치 이론은

자기의 영역을 실제적 자기(actual self), 이상적

자기(ideal self), 의무적 자기(ought self)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의무적

자기의 불일치가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

다고 제안한다. 특히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

의 격차를 크게 지각할수록 사회불안이 더 높아

진다는 것이 보고되었다(김완태, 2016; 신혜진,

2005; 이가은, 강민주, 2011; 정승아, 오경자,

2005; Higgins, 1987; Strauman, 1989). 조용래와

표경식(1996)은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불일

치가 불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는 수행불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제안된 개념

으로, 지적 능력 및 성취와 관련된 실제적 자기

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

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수행불안, 시험불안, 우울,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김대

현, 2016; 신혜린, 2003; 조용래, 표경식, 1996; 표

경식 등, 1998). 또한 신혜진(2005)은 실제적 자

기와 의무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클수록 사회불

안의 하위 유형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수준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성취

및 지적 능력과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

기의 불일치를 기초로 하여 측정하는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완벽주의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성취 지향

적이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부모의 통제적인 행동은 자녀의 부적

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latt,

1995; Enns, Cox, & Larsen, 2000). 이러한 통제

유형 중에서도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연, 2013;

박신영, 2014). 이는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에게 지

나친 성취 기대와 통제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자

녀는 자신의 수행 결과에 과도한 부담감을 느껴

완벽주의 성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김지

연, 2013).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받아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이 가

지고 있는 기준이 높으므로 실제적 자기와 이상

적/의무적 자기와의 괴리를 크게 지각하는 경향으

로 이어질 수 있다. 김대현(2016)은 부적응적 완

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우

울이나 불안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다고 주장하

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

안의 하위 유형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미치

는 영향과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



지각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 169 -

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매개하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

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의 관

계를 처음으로 탐색함으로써 이전에 진행되지 않

았던 새로운 변인 간의 영향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소희와 양성은(2011)은 부모의 성취압력

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 간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고하였는데,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성취 기대 및 압력

수준을 의미한다(박수자, 1996). 부모의 성취압력

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 지향적인 태도를 요구

하고 조종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

련 자기불일치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

였다.

청소년들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

립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성인보다 부모의 양육태

도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 시기에는 성인에 비

해 성취와 학업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낀다. 또

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불안의 증상은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장기적인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오경자, 양

윤란, 2003). 더 나아가 사회불안의 수준이 과도

하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중재가 개입되

지 않는 경우, 만성화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사회불안장애를 겪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홍영근, 이경숙, 송호준, 백미숙, 2012). 특

히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성취와 학업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

으며, 고등학생의 사회불안 수준이 중학생의 사

회불안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국화,

하은혜,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

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

주의를 예측 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를 크게 지각함으로써,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실제 상담현

장에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인한 청

소년기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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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

다. 즉,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

안의 하위 유형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

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수도권 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

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435부가 배부

되어 이 중 419부가 수거되었고, 무응답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 32부가 제외되어 총 387부

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80명(46.5%), 여학생이 207명(53.5%)였

으며, 학년은 1학년이 237명(61.3%), 2학년이 74명

(19.1%), 3학년이 76명(19.6%)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Soenens,

Vansteenkiste와 Luyten(2010)이 개발하고, 조은

주와 이은희(201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The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 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DAPCS) 척도의 하

위 요인 중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통제정도를 각각 9문항으

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

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성과가 남보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신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될 때만 나

를 존중해 주신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아버지에 대한 문항은 .92, 어머니

에 대한 문항은 .92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이 제작하고, 정승진과 연문희

(2000)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사용하였다. Frost 등(1990)은 본 척도에서 개인적

기준, 조직화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

판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이 중 허

심양(2011)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이 완벽주

의 자체의 핵심적인 측면이 아닌 완벽주의의 발

달에 기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에서 두 차원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는 ‘부분적으

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

과 다름이 없다’,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 대한 사

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등이 있다. 본 척도

는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

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

도 계수는 .92이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조용래와 표경식

(1996)이 Higgins의 자기불일치 이론에 기초하

여 개발하여 타당화하고 신혜린(2003)이 수정한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척도(Achievement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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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pancy Scale: ASD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성취 및 지

적 능력과 관련하여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를 평가하며(10문항),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

어져 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항

상 남들보다 잘 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유능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등이 있다. 후반부에서는 전

반부에서 응답한 의무적인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

여, 실제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평가(10문항)한다. 후반부의 각 문항은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취관련 불일치 지각 정도

는 후반부에 응답한 10문항의 점수만을 합산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

도 계수는 .95이다.

대인불안.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중 대인불안

을 측정하기 위해 LaGreca와 Lopez(1998)가 개발

하고 양재원 등(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

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K-SAS-

A)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8문

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 일

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의 하

위 요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

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고 걱정한

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이야기를 잘 하

지 않는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다.

수행불안.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중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Beidel, Turner와 Morris(1995)가

개발하고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한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의 하위

척도인 수행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는 ‘어떤 집단이나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발표할 때 긴장한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겁이 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

도 계수는 .91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18.0을 사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 분포와 전체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확

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모형의 평가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

다. Anderson과 Gerbing(1988)은 측정모형의 적합

도와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먼저 확인한

뒤, 구조모형을 검토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실시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였다(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

하므로 먼저 각 측정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살펴

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

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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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각

구조모형을 검토한 뒤, 부트스트랩(ML방식) 검증

을 사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연구계획서

를 제출하여 2018년 1월 3일 심사(승인번호:

SWU IRB-2017A–54)를 통과하였다. 설문 진행

은 2018년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6주간 이

루어졌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연

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배포하였으며, 법정대리인

이 참여에 동의하고 서명한 뒤, 학생들이 참여의

사를 밝히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실시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주요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

다. 먼저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모의 성취

지향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 r=.93,

p<.01, 을 보였고,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

r=.43, p<.01; r=44, p<.01, 을 나타냈다. 또한 사

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r=.28, p<.01; r=.29, p<.01, 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 r=.45, p<.01; r=.47,

p<.01, 을 보였고,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도 유

의한 정적 상관, r=.28, p<.01; r=.30, p<.01, 을 나

타냈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 r=.58, p<.01, 을 나타

내었으며,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r=.59, p<.01; r=.46, p<.01, 을 보였다.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는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 유의

한 정적 상관, r=.49, p<.01; r=.42, p<.01, 을 보였

으며, 대인불안 역시 수행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

관, r=.68, p<.01, 을 나타냈다.

1 2 3 4 5 6

1.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1

2.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93** 1

3. 부적응적 완벽주의 .43** .45** 1

4.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44** .47** .58** 1

5. 대인불안 .28** .28** .59** .49** 1

6. 수행불안 .29** .30** .46** .42** .68** 1

M 13.56 13.71 29.31 23.70 37.78 17.22

SD 5.97 6.25 11.12 9.62 13.25 7.29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 (N=38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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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구조방정

식 모형의 수행을 위한 가정인 정규성을 충족시

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관측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각 관측변인은 왜도가 2미만

이고, 첨도가 7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정규분포를 만족해야 구조방정식 모형

의 모수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다(Curran,

West, & Frinch, 1996). 정규성 확인 결과, 관측변

인들의 왜도는 .51∼1.7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첨

도는 -.41∼2.62의 범위로 확인되어 모든 데이터

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연구모

형 별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검증결

과, 모든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통제

의 측정모형에서는 χ2(df)=83.214(29), NFI=.967,

CFI=.978, TLI=.966, RMSEA=.070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통제의 측

정모형에서는 χ2(df)=80.972(29), NFI=.969, CFI=

.980, TLI=.969, RMSEA=.069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측정모형에서는 χ2(df)=40.421(29), NFI=.985, CFI=

.996, TLI=.993, RMSEA=.032로 확인되었다. 마지

막으로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측정모형에서는 χ2(df)=36.119(29), NFI=

.987, CFI= .997, TLI=.996, RMSEA=.025로 나타

났다. 따라서 관측변인이 잠재변인들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대인불안의 관계

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측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df)=82.214

(29), NFI=.967, CFI=.978, TLI=.966, RMSEA=.070

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

보았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β=.472, p<.001, 와 성취관련 자기불일

치, β=.217, p<.001, 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 β=.546, p<.001, 와 대인불안, β

=.582, p<.001,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대인불안, β=.187, p<.01, 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

인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대

인불안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확인하고,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

하였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로 가

는 경로는 유의확률 .003으로 p<.01 수준에서 유

의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

일치를 매개하여 대인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

확률 .020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대인불안으로 가는 이

중매개의 경로는 유의확률 .001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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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부의 성취

지향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함으

로써 대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따라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경로 B β S.E. C.R.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부적응적 완벽주의 1.729 .472 .203 8.508***

부적응적 완벽주의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334 .546 .037 9.123***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 대인불안 .248 .187 .089 2.780**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486 .217 .118 4.104***

부적응적 완벽주의 → 대인불안 .471 .582 .062 7.592***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대인불안 -.145 -.049 .165 -.876

표 2.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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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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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대인불안의 관계

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측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df)=80.972

(29), NFI=.969, CFI=.980, TLI=.969, RMSEA=.069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

보았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β=.498, p<.001, 와 성취관련 자기불일

치, β=.229, p<.001, 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 β=.535, p<.001, 와 대인불안, β

=.588, p<.001,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대인불안, β=.198, p<.01, 을 유의하

게 에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

인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대

인불안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확인하고,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

하였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004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

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매개하여 대인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의 통제 → 완벽 .472 .472

부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217 .257 .474

완벽 → 성취불일치 .546 .546

완벽 →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582 .102 .684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187 .187

부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049 .363 .314

표 3.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주.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대인불안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유의하지 않았음

경로 B β S.E. C.R.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부적응적 완벽주의 1.786 .498 .195 9.172***

부적응적 완벽주의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328 .535 .037 8.881***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 대인불안 .261 .198 .089 2.920**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504 .229 .117 4.289***

부적응적 완벽주의 → 대인불안 .476 .588 .063 7.602***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대인불안 -.218 -.075 .164 -1.332

표 4.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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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로 p<.05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의 성취지

향 심리적 통제에서 대인불안으로 가는 이중매개

의 경로는 유의확률 .002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모의 성취지향 심리

적 통제가 클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함으로써 대인불

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

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림 3.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의 통제 → 완벽 .498 .498

모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229 .267 .496

완벽 → 성취불일치 .535 .535

완벽 →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588 .106 .694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198 .198

모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075 .391 .316

표 5.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주.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대인불안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유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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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

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측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df)=40.421

(29), NFI=.985, CFI=.996, TLI=.993, RMSEA=.032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

보았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경로 B β S.E. C.R.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부적응적 완벽주의 1.755 .471 .204 8.587***

부적응적 완벽주의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325 .541 .037 8.877***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 수행불안 .103 .193 .038 2.740**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493 .220 .119 4.153***

부적응적 완벽주의 → 수행불안 .114 .357 .024 4.686***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수행불안 .046 .039 .070 .652

표 6.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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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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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 β=.471, p<.001, 와 성취관련 자기불일

치, β=.220, p<.001, 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 β=.541, p<.001, 와 수행불안, β

=.357, p<.001,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수행불안, β=.193, p<.01, 을 유의하

게 에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

인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수

행불안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6과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확인하고,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

하였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로 가

는 경로는 유의확률 .003으로 p<.01 수준에서 유

의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

일치를 매개하여 수행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

확률 .029로 p<.05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수행불안으로 가는 이

중매개의 경로는 유의확률 .003으로 p<.01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부적응적 완벽주

의가 높아지며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

함으로써 수행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

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측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df)=36.119

(29), NFI=.987, CFI=.997, TLI=.996, RMSEA=.025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

보았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β=.498, p<.001, 와 성취관련 자기불일

치, β=.233, p<.001, 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 β=.529, p<.001, 와 수행불안, β

=.357, p<.001,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수행불안, β=.199, p<.01, 을 유의하

게 에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

인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수

행불안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의 통제 → 완벽 .471 .471

부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220 .254 .475

완벽 → 성취불일치 .541 .541

완벽 →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357 .105 .461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193 .193

부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039 .260 .298

표 7.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주.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수행불안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유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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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8과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확인하고,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

하였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로 가

는 경로는 유의확률 .004로 p<.01 수준에서 유의

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

치를 매개하여 수행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

률 .035로 p<.05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의 성

경로 B β S.E. C.R.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부적응적 완벽주의 1.813 .498 .196 9.266***

부적응적 완벽주의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318 .529 .037 8.629***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 수행불안 .105 .199 .038 2.802**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511 .233 .118 4.346***

부적응적 완벽주의 → 수행불안 .114 .357 .024 4.650***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수행불안 .032 .028 .070 .464

표 8.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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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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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수행불안으로 가는 이중

매개의 경로는 유의확률 .004로 p<.01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모의 성취지

향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함으

로써 수행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따라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논 의

청소년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회가 증가하고, 주관적인 불편감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향상

됨으로써 사회불안에 노출되는 기회가 증가한다

(Morris & Masia, 1988). 이와 관련하여 사회불안

은 주로 청소년기에 처음 발병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이 시기의 사회불안은 장기적인 부

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주목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Dumas & Nilsen, 2005). 이러한

사회불안은 왜곡된 인지적인 요인으로 인해 형성

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제

안되어 왔다(김성주, 이영순, 2013; 홍영근, 이경

숙, 2013; Clark & Wells, 1995).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의 경로를 인

지적인 측면에서 탐색하여, 더 나은 치료적 접근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와 모 각각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유의한 순차

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부

적응적 완벽주의와 대인불안 간의 유의한 직접경

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

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의 관계에서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대인불

안과의 관계에서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각각

유의한 간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대인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와 모의 성

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들을 통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의 통제 → 완벽 .498 .498

모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233 .263 .496

완벽 → 성취불일치 .529 .529

완벽 →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357 .105 .462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199 .199

모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028 .276 .304

표 9.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주.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수행불안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유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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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

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부와 모 각

각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유의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

지며, 더불어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대인

불안 간의 유의한 직접경로가 검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와의 관계에서의 부적응적 완벽

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

서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각각 유의한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와 모

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부와 모의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매개변인들을 통해서만 수행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이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들을 더 많이 증가시키

지만, 부의 심리적 통제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

으로 보고한 Arim과 Shapka(2008)의 연구와는 일

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모두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진다고 제시한 국

내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김송

아, 2009; 윤선숙, 2005; 배효숙, 홍혜영, 2017; 최

은경, 2017). 이는 부와 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모두 청소년의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청소년 자녀의 사회

불안의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타인의 반응으로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를 가하

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신건강을 저

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

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지연, 2013; 박신영,

2014)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의무적 자기와의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게

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Hankin, Roberts, &

Gotlib, 1997; Higgins, Bond, Klenin, & Stauman,

1986)와도 일치한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거쳐 불안을 일으킨다고

제시한 선행연구(김대현, 2016)와도 맥을 같이 하

는 결과이다. 이는 즉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와 지

적 능력에 대해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통제를 가할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수행결과에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에게 그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

구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이 발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성취와 관련된 실

제 본인의 모습과 꼭 해야만 한다고 믿는 의무적

자기의 격차를 크게 지각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

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

해 스스로 낮은 평가를 내리게 되어 타인을 대면

했을 때나 수행 상황에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평가받는 듯한 느낌으로 인해

두려움 및 불안을 경험하게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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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간의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었지만,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부모의 성

취압력과 자기불일치 간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

한 정소희와 양성은(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성취적으로 통제하

려고 하며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자녀에게 애정

을 주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질책하게 될 때,

자녀는 꼭 해야만 한다는 의무적인 기준들을 세

움으로써 실제 자기와의 격차를 크게 지각하게

되면서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을 직접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

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을 발달시킨

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으며(김윤희,

서수균, 2008; 안현선, 박성연, 2010), 부모의 성취

지향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박신영(201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통제로

인해 스스로의 수행에 대해 의심하고 실수에 대

해 걱정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발달시키

게 되는 듯 보인다. 그로 인해 대인 접촉 상황 및

수행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들이 타

인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불

안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이 지

각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개입될 때 설

명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

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에 초점을 두어 개

입해야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인해 사회불안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지향

적인 심리적 통제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

기불일치를 줄이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지적 접근이 상담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완벽주의와 관련된 내담자의 자동

적 사고를 탐색하고 의무적인 자기에 대한 모습

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그 속에 내재된 역기

능적인 생각이나 인지적 오류를 찾아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돕는다. 그럼으로써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실수를 수용하도록 돕는다면 성공

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를 검증하여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인지적 과정의

이해를 넓히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개입 및 적용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불안 증상은 장기적인 부적응의 원인으로 작

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해 보

다 깊이 있는 이해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둘째,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두 변인 간 관계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와의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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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정소희, 양성은,

2011)를 통해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

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관계를 유추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까지 확인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를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성취지향적

인 심리적 통제가 성취 및 지적 능력과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를 통해 사

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동시에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

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관계에서 부적

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밝혀내었

다. 이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

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새로

운 관계를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성취와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가 여러 심

리적 부적응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김대

현, 2016; 신혜린, 2003)와 더불어 추후에 진행될

연구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의 정

신건강 연구에 또 다른 통찰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즉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

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해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일으키며, 이를 통해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

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할 수 있

도록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에 대한 한계가 있다. 서

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자립형 공

립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집단에 본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

가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부모의 심리적 통

제의 하위요인 중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만을 선

정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

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더 많은 것으

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

벽주의와 더 높은 영향력을 설명하였기 때문이었

다(김지연, 2013; 박신영, 2014). 그러나 김지연

(2013)의 연구에서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성

취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사회불안의 모든 하위

유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

안에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부와 모

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각각의 영

향이 혼재되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윤선숙,

2005; 최은경, 2017; Chang et al., 2003; Arim &

Shapka, 2008),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대인불안

과 수행불안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분되

는 변인임이 밝혀짐에 따라(박선영, 2003; Turner

et al., 1992), 이를 각각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석에서 완전매개

모형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로는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추측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 관찰이나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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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제안

하는 바이다.

넷째, 각 변인이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유지시키

는 인지적 경로를 탐색하여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직접적

으로 이에 대한 적용 및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

로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측정방식에

한계가 있다. 성취와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

적 자기의 불일치 지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

반부 문항에 응답한 자신의 의무적인 모습을 토

대로 후반부에서 실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비

교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성취관련 자기불일

치의 값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구 참여자

에게 많은 집중을 필요로 했으며, 척도에 대한 이

해도가 낮은 참여자에게는 성실한 응답이 어려웠

을 듯 보인다. 따라서 이후로는 성취관련 자기불

일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된

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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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and

perfectionism and the achievement related self-discrepancy between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in high school students. Data

from 387 high school students were used for analysis. In addition,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a 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K-SAS-A),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the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 (DAPC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and

Achievement Self-Discrepancy Scale (ASDS). The SPSS 21.0 and AMOS 18.0 were used in

this study. Using these program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bootstrapping method based on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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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Modeling (SE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had a

significant and a direct effect o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related

self-discrepancy. In addition, achievement-related self-discrepancy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However,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didn’t

have an effect on social anxiety directly. Secondly,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related self-discrepancy had a complete double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with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y.

Keywords: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ocial Anxiety,

Maladaptive Perfectionism, Achievement-Related Self Discrepancy

지각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 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