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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인지능력, 인성, 환
경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연구로 발전하
고 있는 현상(김명숙, 2001; 김종안, 1998; 
김혜숙, 최인수 2002; ; Csiksentmihalyi, 

1988, 1999; Fasko, 2000-2001; 
Hennessey & Amabile, 1988;  Sternberg, 
& Lubart, 1996, 1999; Vincent, Brian, & 
Mumford, 2002; Weisberg, 1999)은 분명 
창의성 연구의 진보를 암시한다. 그러나 각 
측면의 연구 정도를 양적으로 비교해 볼 때 
심각한 불균형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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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나타나는 불균형은 그동안 연구들이 
창의적 인지능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다. 창의적 인지능력은 확산적 사고력, 창의
성과 지능과 지식과의 연관성, 창의적 사고
과정 등의 측면으로 세분되어 연구되어왔는
데 이중 특히 확산적 사고력에 대한 연구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창의적 인지 
능력을 대표하는 용어로 떠올랐다. 그 결과 
확산적 사고력 요인이 창의성 요인인 듯, 확
산적 사고력 개발이 창의성 개발인 듯 하는 
착각을 낳게 되어 일부에서는 이러한 연구
들이 창의성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여왔다는 비판도 하게 되었다
(Sternberg, Lubart, 1999). 

확산적 사고력에 관한 연구만큼은 아니지
만 창의적 인성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
되어 왔다. 창의적 인성 요인을 분석한 학자
들은 내재적 동기, 독립심, 위험 감수, 고정
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실패에 대한 인내, 
집중력과 과제 집착력, 동기, 개방성과 모호
함에 대한 인내, 호기심, 흥미 다양성, 관심 
있는 일에 몰두, 개성, 특이한 선호, 탈 규
범, 자기 확신, 상상, 유머, 모험심 등을 창
의적 인성 요인으로 제안하였다(송인섭과 
김혜숙, 1999; 하주현, 2000, 2001; 
Amabile, 1989, 1997; Urban, 1995). 또한 
박병기(1998)는 이러한 창의적 인성 요인
들 중 호기심, 집요성, 유희성은 창의적 동
기로, 독자성, 모험심, 개방성은 창의적 태
도로 분류하였다. 

이에 비해 창의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미
미하게 진행되어 왔으며(백지숙, 1998; 조
성연, 1997; Csikszentmihalyi, 1999; David 
& Rimm, 2004; Feldman, 1999; 
Stremikis, 2002; ), 인지나 인성 측면의 연

구와 비교해 볼 때 창의성 연구에서 가장 소
홀시 되어온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네이버 
논문 검색 싸이트(http://journal.naver.com)
에서 ‘창의성’을 검색어로 넣고 국내 학술 
논문을 찾아보았을 때 창의적 환경과 관련
된 논문의 비율은 4% 내외로 매우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Csikszentmihalyi(1988, 1990, 1999)는 그
동안 창의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
졌던 주제가 개인과 관련된 특성 즉, 확산적 
사고력, 개인의 호기심, 동기 등에 관한 것
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창의성 연구가 발전하
려면 창의성 연구의 관심이 개인의 특성에
서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확장되어야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창의적 환경 
변인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고 판
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연구
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창의적 환경 그
중 특히 창의적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어머니 변인(어머니의 내외통제성)
과 자녀의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를 규명하
려 한다.  

1. 창의적 가정환경

Woodman과 Schoenfeldt(1989)에 따르
면 창의적 산물은 인지 능력과 인성차원이 
창의적 성취를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상황
과 상호 작용하여 만들어 진다고 한다. 창의
적 성취를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상황 중
에 개인과 가장 긴밀한 연관을 갖는 상황은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Torrance(1962)와 Vernon(1989) 등도 창
의적 가정환경이 창의성 발현에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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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김명숙, 정대
련, 이종희(2002) 역시 과학 영재 집단과 
일반아 집단을 비교한 결과 과학영재 집단
이 일반아 집단보다 더욱 높은 창의적 가정
환경을 가졌으며 일반아의 창의적 인성을 
예언하는데 가정환경 변인이 유의한 예언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창의성 발현을 위한 가정환경 특
성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창의적 가정환경
의 특성에 관한 최근 10년 내외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Csikszentmihalyi(1988, 
1990, 1999)는 창의적 업적을 낸 사람들의 
가정환경을 연구하면서 호기심을 격려하는 
분위기, 부모의 교육적 분위기, 인생 초기에 
관련 분야의 숙련가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
는 환경 등이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Csikszentmihalyi, 1999). 
Stremikis(2002)는 음악영역에서 성공한 
여성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대부분 자율
적이며 음악에 대해 지지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였다. Davis와 Rimm(2004)은 
영재아 양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대부분 성
공한 여성들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
었으며 자녀의 행동에 지지적이고 도전적이
라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줌으로
써 자녀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고 하였다. Feldman(1999)도 ‘창의성 발달’
을 연구하면서,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사람
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흥미에 대해 계속적인 지
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였다. 백지
숙(1998)은 창의성과 관련된 가정환경 요
인을 다양한 문헌을 참고로 고찰한 결과, 자

녀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자녀에게 자율성과 
독립심을 허락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자녀간의 평등한 관계 유지가 창의성을 길
러준다고 하였다. 또한 조성연(1997)은 초
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을 존중해주고 아
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고 아동을 격려
해줄 수록 아동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었다고 하였
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창의성 발현을 
위한 중요한 가정환경 특성은 부모가 자녀
를 존중하고 자녀의 자율적 선택과 그에 따
른 행동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후에 
창의적인 개인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와 가정환경의 영향력
이 청년후기 또는 성인초기의 창의적 인성
에 지속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아
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특성과 대
학생의 창의적 인성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 또는 창의적 가정환경 
특성이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관련되어 있
음을 암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2.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자녀의 창의적

인성

내외통제성에 대한 연구는 윤명희, 김석
우(1997) 등도 언급하였지만 1950년대와 
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주
제 중에 하나이다. Rotter(1990)에 따르면 
내적통제성은 어떠한 행동의 산물 또는 보
상이 그 자신의 행동 또는 성격에 따라 나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외적통제성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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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운, 운명 등에 따라 나타난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즉 내적통제성의 사람은 스스로
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고 독
립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기를 좋
아하며 정보를 추구하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반면, 외적통제적인 사람은 운 등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고 타인에게 더 의
존적으로 행동하며 스트레스, 무기력, 좌절, 
불안, 우울 등의 문제를 많이 나타낸다고 한
다(김애경, 2003). 

성은현과 박현경(2001), 이주옥(1995),  
 Arbuckle과 MacKinnon(1988)은 아동을 
대상으로 내외통제성과 양육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 교육성취 등을 연구한 결과, 외적
통제성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내적통제성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고 
자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모
자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외적통제성을 지닌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자녀의 자율
성을 격려하기보다 어머니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이주옥, 1995). 여기
서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고 자녀를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적통제적인 어머니의 
태도는 앞 절에서 소개한 창의적 가정환경
의 특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 자녀를 못마
땅하게 생각하거나 어머니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 외적통제적인 어머니의 태도는 
창의적 가정환경 조성에 오히려 부적 영향
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
환경 경험이 개인의 인성 발달에 중요하다
는 점을 고려해볼 때 어머니의 내적통제성
은 창의적 가정환경을 매개로 자녀의 창의
적 인성발달에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Arbuckle과 

MacKinnon(1988)의 연구를 통해 유추해볼 
때도 지지된다. 그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스
스로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
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며 정보를 추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내적통제성을 가지면, 자녀 역시 독립
적이고 자율적이며 정보를 추구하고 긍정적
인 내적 통제적인 인성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통제적인 인성은 서론
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창의적 인성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특
성은 창의적 인성 특성인 독자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외부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특성은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보를 추구하는 특성은 
호기심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고 타인에 의
존적이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성향을 띄게 
되는 어머니 또는 자녀의 외적통제성
(Norwicki & Strickland, 1973, 김애경, 
2003에서 재인용)은 창의적 인성특성과는 
관계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자녀의 창의
적 인성은 상호 관련이 있고, 이 관련성은 
자녀가 성장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성을 과학적
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아동기 
보다 어머니와 가정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래와의 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청년후기 또는 성인초기에 있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창의적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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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를 규명하려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가정환경과 어머니
의 내적통제성 및 자녀의 창의적 인성 간에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 만약 관계가 있다
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통해 살펴보려한다. 

첫째, 어머니의 내외통제성 및 창의적 가정
환경과 자녀의 창의적 인성요인들은 관계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
환경은 각각 자녀의 창의적 인성요인들을 
예측할 수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창의적 가정
환경을 매개로 창의적 인성총점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충남지역에 있는 H 대학
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한 남녀 대학생 
159명(평균 연령: 20.7세)이다. 이들에게 
이틀에 걸쳐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내ˑ외 
통제신념 검사와 창의적 가정환경 검사 및 
창의적 인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39
명의 자료는 성의 없이 답하였거나 세 가지 
검사 중 하나 또는 두개를 수행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 가지 검사를 모두 
마친 사람은 120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내외통제성 검사 

어머니의 내외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tter(1966)에 기초하여 박영신(1995), 
박영신, 김의철, 최영균(1996)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제작한 통제부위신념검사1)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내적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
적통제성은 살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개인
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며, 외적통제성은 사건들이 
운명, 행운, 타인과 같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 내적통
제성과 외적통제성을 묻는 문항들은 각각 
20문항씩 전체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홀수는 내적통제성을 묻는 문항들로 짝수는 
1) 이 검사는 피검사자가 자신의 내외통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본 연
구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
머니의 내외통제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어머니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 보다 주관
성을 배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어머니의 내외통제성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방법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서 76명의 학생에게 자신이 지각한 어머니의 내
외통제성을 평가하게하고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자신의 내외통제성을 평가하도록 부탁하
였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자녀가 평가한 어머
니의 내적(또는 외적)통제성과 어머니 자신이 평
가한 어머니의 내적(또는 외적)통제성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적통제성의 상관계수(r)는 
.51(p<.001), 외적통제성의 상관계수(r)는 
.40(p<.001)으로 유의한 계수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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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통제성을 묻는 문항들로 편성되어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
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
어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내적통제성이 .87, 외적통제성이 .83이었다.

2) 창의적 가정환경진단 검사

창의적 가정환경을 진단하기 위하여, 김
혜숙(1998, 1999)이 개발하여 사용한 창의
적 환경 진단 검사 중 가정환경에 관한 12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
도로 되어있으며 내용은 자녀가 다양한 경
험을 하도록 허락하는지, 자녀가 만든 산물
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자녀의 의견을 존
중하는지, 자녀의 독자적인 행동을 격려하
고 주위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
은지 등을 질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
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9로 유
의한 수준이었다.

3) 창의적 인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창의적 인성 요인 
중 특히 내적통제적인 특성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독자성과 개방성 및 호기심을 측
정하려 한다. 이를 위해 김혜숙(1999), 박
병기와 유경순(2000)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창의적 인성 문항 중 독자성과 개방성 및 호
기심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독자성에 관한 7문
항, 개방성에 관한 6문항, 호기심에 관한 8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Cronbach α 값은 
독자성이 .83, 개방성이 .69, 호기심이 .75 
그리고 독자성과 개방성 및 호기심을 합한 
창의적 인성총점에 대해서는 .88 이었다. 

독자성 문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남과 다른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하
려고 하고, 상상력이 풍부한가를 측정하였
고, 개방성은 정해진 틀과 규칙에 따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모험을 좋아하는가를 측정하
였다. 호기심은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고 사
소한 것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를 알아보았다. 

3. 자료처리

 각 검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어머니의 내ˑ외
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자녀의 창의
적 인성 요인들(독자성, 개방성, 호기심 및 
이들 요인의 총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내ˑ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이 
자녀의 창의적 인성요인들을 예측할 수 있
는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
지막으로 창의적 가정환경이 어머니의 내외
통제성과 창의적 인성총점의 관계를 매개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김애경(2003) 연구
에서도 사용되었던 Baron과 Kenny(1986) 
모델에 근거하여 3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2). 
2)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검증 
방법은 3단계를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 독립변
인이 매개변인을 예측하는지 회귀분석하고, 2단
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지 회귀분석
하고, 3단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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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

경 및 창의적 인성과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자녀의 창의적 인성요인들과의 상관 분
석을 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통해 어머니의 외적통제성과 
호기심과 관련된 요인들을 제외한 모든 요
인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은 창의적 
가정환경,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인 독자
예측하는지 회귀 분석한다. 매개가 성립되기 위
한 조건은 첫째,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에 영향을 끼쳐야하고 둘째, 2단계에서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쳐야하고 셋째, 3단계에
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쳐야한다. 
매개모델이 성립되었다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더 
작아야한다. 또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의 원인으
로 간주됨으로 이 두 변인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어야한다.  

성과 개방성 및 인성요인 총점과 유의한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인 호기심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
지 않았다. 어머니의 외적통제성은 창의적 
가정환경과 어머니의 내적통제성과는 유의
한 부적상관관계에 있었고 창의적 인성 요
인들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창의적 가정환경은 창의적 인성의 하위 
요인인 독자성과 개방성 및 인성요인 총점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호기
심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창의
적 인성의 하위 요인들(독자성, 개방성, 호
기심, 창의적 인성총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독자성, 개방성, 창의적 인성총점에 대

한 각 요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창의적 인성요인들(독자성과 개방성 및 
호기심과 인성요인 총점)을 예측하는데 어
머니의 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 및 창의적 
가정환경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내

<표 1>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창의적 인성과의 상관분석

모의

내적통제

성

모의

외적통제

성

창의적 인성

독자성 개방성 호기심
창의적

인성총점
창의적 가정환경 .22* -.26** .31*** .27** .15 .30***

모의 내적통제성 -.21* .25** .27** .13 .26**

모의 외적통제성 .04 -.05 .05 .01

창의적

인성

독자성 .53*** .50*** .83***

개방성 .56*** .85***

호기심 .81***

*p<.05, **p<.01, ***p≤.001



－8－- 8 -

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 및 창의적 가정환경 
변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이 독자성을 예측하
는 설명력은 15%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내적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변인만이 유
의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개방
성에 대해서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 및 창의적 가정환경 변인으로 구성
된 회귀식의 설명력은 12%였으며 독자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변인만이 유의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창의적 인성의 총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들 변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의 설
명력은 15%이었으며 역시 어머니의 내적통
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변인만이 유의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결과
와는 달리 호기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어머니의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 및 창의

적 가정환경 변인으로 구성된 회귀식의 설
명력은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3.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가정환경을 매

개로 창의적 인성총점에 미치는 가정환경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1>과 <표 2>의 결과로부터 어머니
의 외적통제성은 창의적 인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
음에서는 어머니의 내적통제성 변인만을 선
택하여,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이 창의적 가정환경을 매개로 자녀의 
창의적 인성총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았다. 그 결과가 <표 3>과 [그림 1]에 제
시되어 있다.

<표 2> 독자성, 개방성, 창의적 인성총점에 대한 각 요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B ß t

독자성
모의 내적통제성 .29 .12 .21 2.39*
모의 외적통제성 .21 .12 .16 1.81
창의적 가정환경 .38 .11 .31 3.41**
R=.39, R2=.15, F=7.03***

개방성
모의 내적통제성 .32 .12 .23 2.56*
모의 외적통제성 7.00E-02 .12 .05 .60
창의적 가정환경 .28 .11 .23 2.48*
R=.35, R2=.12, F=5.29**

호기심
모의 내적통제성 .14 .11 .12 1.23
모의 외적통제성 .13 .11 .11 1.16
창의적 가정환경 .17 .10 .15 1.60
R=.21, R2=.04, F=1.72

창의적 인

성총점

모의 내적통제성 .25 .10 .23 2.57*
모의 외적통제성 .14 .09 .13 1.46
창의적 가정환경 .27 .09 .28 3.11**
R=.38, R2=.15, F=6.5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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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가정환경을 매개로 창의적 인성총점에 미치는 매개 효과 분석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ß F R2
1 창의적 가정환경 모의 내적통제성 .22* 6.20* .05
2 자 창의적 인성총점 모의 내적통제성 .26** 8.86** .07
3 자 창의적 인성총점 모의 내적통제성 .21* 8.72*** .13창의적 가정환경 .25**
* p<.05,  ** p<.01, *** p≤.001

<표 3>과 [그림 1]의 결과는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 즉, 1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매개변인인 
창의적 가정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
며,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내적통
제성이 종속변인인 창의적 인성총점에 유의
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 

2단계: 모 내적통제성 자 창의적 인성

1, 3 단계
창의적

가정환경

자 창의적 인성모 내적통제성

ß=.26, p<.01

ß=.22, p< .05 ß=.25, p< .01

ß=.21, p< .05

<그림 1> 창의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변인인 창의적 가정환경과 독립변인인 어머
니의 내적통제성이 종속변인인 창의적 인성
총점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독립
변인인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종속변인인 
자녀의 창의적 인성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ß=.26, p<.01)에서보다 3단계      
(ß=.21, p<.05)에서 더 작았고, 독립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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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머니의 내적통제성과 매개변인인 창의
적 가정환경과의 상관관계도 유의한 수준
(r=.22, P<.05)이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은 창의적 가정환경의 매개를 통
해서 자녀의 창의적 인성총점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1. 논의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내적통제
성이 창의적 가정환경과 독자성과 개방성 
및 창의적 인성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앞서 서론에
서 어머니의 내외통제성을 설명하면서 예측
하였던 것과 일치한다. 즉 성은현과 박현경
(2001), 이주옥(1995),  Arbuckle과 
MacKinnon(1988)의 연구 결과, 내적통제
성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
하고 자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
인 모자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
급한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허락
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독자
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창의적 가정환경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은 납득 가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욱 독자적이고 개방적인 창의적 
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Arbuckle과 MacKinnon(1988)의 연구를 통

해서 예측하였던 것과 같이, 스스로의 노력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고 독립적이
고 자율적이며 정보를 추구하고 외부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자녀
의 독자적이고 개방적인 창의적 인성 특성
과 관련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창의적 가정환경과 독자성과 개방
성 및 창의적 인성총점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는, 창의적 가정
환경일수록 자녀가 독자적이고 개방적인 창
의적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창의적 가정환경이 창의성 발현에 중
요함을 주장한 Torracnce(1962)와 
Vernon(1989) 등의 연구를 지지하며, 과학
영재 집단과 일반아 집단을 비교한 결과 과
학영재 집단이 일반아 집단보다 더욱 높은 
창의적 가정환경을 가졌고, 일반아의 창의
적 인성을 예언하는데 가정환경 변인이 유
의한 예언 변인임을 발견한 김명숙, 정대련, 
이종희(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창의적 인성 요인 중 호기심 요인
은 어머니의 내적통제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창의적 가정환경과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결과의 이유
에 대해 본 연구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추론해 보건데 호
기심은 창의적 인성 중 동기 요인으로 분류
할 수 있고 독자성과 개방성은 태도 요인으
로 분류할 수 있다(박병기, 1998)는 점에 
착안하여, 태도 요인인 독자성과 개방성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 어머니의 신념 변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동기 요인인 호
기심은 기질적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운에 따라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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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고 믿고 타인에 의존적인 어머니의 
외적통제성은 창의적 가정환경과 오히려 부
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
니의 외적통제성은 자녀의 창의적 인성요인
들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예측했
던 내용과 일치한다. 이주옥(1995)의 연구 
결과, 외적통제성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자녀의 자율성을 격
려하기보다 어머니의 뜻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김애경(2003)은 Norwicki
와 Strickland(1973)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
여 외적통제적인 어머니가 스트레스, 무기
력, 좌절감, 불안, 우울 등의 문제를 가진다
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로 생각
해 볼 때 어머니의 외적통제성이 자녀의 의
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독자적인 행동을 격
려하고 다양한 경험을 허락하는 창의적 가
정환경과 부적 관련성을 맺는다는 결과나, 
독자적이고 개방적이며 호기심 많은 창의적 
인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는 결과는 모
두 수긍이 가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표 2>로부터 자녀의 창의적 
인성요인(독자성과 개방성 및 창의적 인성
총점)을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의 회귀식이 12%에서 15%
의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
립변인 중에 어머니의 외적통제성은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니었고 내적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변인만이 유의한 설명변인이었다. 
이는 앞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체로 창의적 인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내적통제성과 창의
적 가정환경 변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어머니가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믿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율
적이며 정보를 추구하고 외부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내적통제성을 가질 경우 자녀의 
창의적 인성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 또한 가정환경이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고, 자녀가 만든 산물에 관심
과 격려를 해주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독자적인 행동을 격려하고 주위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
녀의 창의적 인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인성 요인 중 호기
심 요인에 대해서는 회귀식의 설명력이 유
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는 자녀의 호기심
을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내외통제신념과 가
정환경변인이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님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서는 앞서 세 번째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심도 있게 계획된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보
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표 3>과 [그림 1]은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창의적 가정환경을 매개로 자
녀의 창의적 인성총점에 영향을 끼침을 보
여준다. 즉 가정환경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채 내적통제성이 자녀의 창의적 인성총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본 결과 ß값이 
.26(p<.01)이었으나 가정환경 변인을 통제
한 후 ß값은 .21 (p< .05)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이 
자녀의 창의적 인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창의적 가정환경을 매개로 자녀들의 
창의적 인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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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및 연구의 의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시
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대상을 표집 하여 결과를 검증하는 후속연
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관과 회귀 분석에서 창의적 인성
요인 중 호기심 요인만이 어머니의 내적통
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에 대해, 독자성과 개방성은 태도의 측
면이기 때문에 환경 또는 부모의 신념에 의
해 영향을 받고 호기심은 창의적 동기의 측
면으로 동기는 기질적인 측면에 의해 영향
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연구자의 추론이므로 과학적인 이유
라고 할 수 없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의 타
당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좀더 심
도 있는 분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이 자녀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
향력이 창의적 가정환경을 매개로 하였을 
때 줄어들었으나 ‘0’에 가까운 값은 아니었
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Barron과 Kenny(1986, p. 1176)도 언급하
였듯이, ‘사회를 포함하는 심리적 영역은 다
양한 원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
표는,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제거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관계를 줄이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찾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된다. 그
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적 통
제성과 자녀의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가능한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내외 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자녀의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유아와 초
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에 대한 이들 변인의 
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유·초·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내외 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자녀의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 대한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가 갖는 의
의를 소개하면, 어머니의 내적통제성과 창
의적 가정환경 그리고 자녀의 창의적 인성
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창의적 가정
환경이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주며, 어머니
의 내적통제성이 자녀의 창의적 인성에 직
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창의적 가정환경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창의성
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는 사회 분위기에 따
라 창의성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
점에서, 과거의 확산적 사고력 위주의 창의
성 개발에만 관심을 두던 연구자들과 일반
인들에게 어머니의 내적통제성을 통해 창의
적인 가정환경 조성과 자녀의 창의적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미흡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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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창의적 환경에 관한 보다 발전된 연구물들
이 축적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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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daughters' and sons' creative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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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daughters' and sons' creative

personality composed of autonomy, openness and curiosity. Tests for moth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creative personality were administered to 120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others' internal locus of control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to the creative home environment. And it was also correlated with the

autonomy, openness and total score of creative personality but not with the curiosity. The

mothers' external locus of control was a negati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creative

environment. Finall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the mothers'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creative home environment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factors of

daughters' and sons' creative personality (autonomy, openness and total score). And the effects

of the mothers'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daughters' and sons' creative personality were

mediated by a creative home environment.

Keywords: moth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reative home environment, creative person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