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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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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 379명을 상으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 스에 향을 주

는지, 그리고 학업스트 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사회  지지가 조  효과를 보이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회

귀분석 결과, 남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 스가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 과

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조  효과가 나타났다. 여아들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 스가 높게 보고되었지만,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스트 스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남아들은 사회  지지

의 조  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여아들은 자아탄력성의 조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여주었다. 즉, 남아에게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으로 인해 학업스트 스를 느끼고 그로 인해 내재화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 둘 다가 도움이 되는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만이 

부분 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학업성취압력, 학업스트 스, 내재화 문제,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

등학교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  하나는 다

양한 학습 과제를 해결하여 성취감을 느끼며 근면

성을 획득하는 것이다(Erikson, 1963). 그러나 부모

의 지나친 성취압력이나 과도한 학업 부담은 오히

려 아동에게 좌 감이나 열등감을 래할 수 있다

(황미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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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스

트 스가 학업 련 스트 스로 확인되었는데(정성

인, 1998; 추정옥, 2000; 한미 , 1996), 이는 우리

나라 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87.9%)이 

학생과 고등학생 보다 더 높다는 사실(통계청, 

2008)이나, 등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이(주당 평균 

7.19시간) 일반 고등학생들의 시간보다 더 많은 것

(한국교육개발원, 2004)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모 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성 비 으로 

자살한 사건(한겨 신문, 2008, 10, 29)은 등학생

들이 느끼는 학업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 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겪는 학업스트 스의 주요 

원천 의 하나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녀들의 학업스트 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해 고

찰한 후, 학업스트 스가 아동의 심리  부 응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아동의 학업스트 스원으로서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

학업성취압력이란 부모가 자녀에 하여 가지는 

교육  심, 성취  역할 기  등에 해서 아동

이 지각한 압력이다(강 철, 2003; 이명숙, 1990). 

체로 학업성취압력의 지각 정도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종석, 2000; 정지선, 

2007).

학업성취압력에 한 선행 연구들은 정 인 

기능과 부정 인 기능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먼  학업성취압력의 정  기능을 보

고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높은 학업성

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구 경, 2008; 박 신, 김의철, 정

갑순, 2004; Baker & Stevenson, 1986; Yonezawa, 

2000), 학업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류연자, 1994; 박 신, 김의철, 정갑순, 2004; 

Smith, Beaulieu, & Seraphine, 1995).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들이 부모의 기 에 

도달하고자 하여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한 실제

로 열심히 공부하여 성 이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정  

측면이 있지만,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여러 가지 

부정  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 우선 많은 연구들

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

동들이 보고하는 스트 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나(박경희, 2008; 류연자, 1994; 최경숙, 2007; Ang 

& Huan, 2006; Misra, Crist, & Burant, 2003), 부

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에게 스트 스를 주는 

주요 원천 의 하나임을 입증해 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들의 스트 스 지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 응도 야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학습, 시험  능력에 한 성취 불안이 높아지고

(김경옥, 1992; 임종석, 2000), 부정 인 정서도 높

았다(박지 , 2007; 최경숙, 2007). 한 부모로부터 

오는 외  압력은 아동의 수행뿐만 아니라 목표, 

가치, 열망  흥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Levine, 

2006). 한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학습된 무력감

(손낙주, 최보가, 1996)과 우울, 불안  신체 증상

과 련이 있었다(Hardy, 2003). 높은 학업성취압

력은 원만하지 않은 교우 계, 높은 공격성(탁경문, 

1992), 학교생활의 부 응과도 련이 있었다(정지

선, 2007).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의 지나친 학업성

취압력은 아동의 스트 스를 높이는 주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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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 스와 련하여 보다 심각한 은 ·

고등학교 시기의 유물로 여겨지던 학업스트 스

가 최근에는 그 연령이 차 낮아져 등학교 시

기에도 학업 련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는 추세

라는 것이다(정성인, 1998; 추정옥, 2000; 한미 , 

1996; 황혜정, 2006). 취학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과도한 학업성취압력은 아동

의 높은 스트 스 수 과 련이 있었다(홍은자, 

김희진, 2002).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리 

자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갖

는 지나친 심과 걱정은 오히려 아동들에게 부담

을 주게 되어 높은 수 의 스트 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성인, 1998). 

학업스트 스와 심리  부 응 

학업스트 스란 학교 학업  방과 후 학업으로 

인해 아동이 느끼는 정신  부담과 긴장, 근심, 

조함과 같은 불편한 심리 상태를 지칭한다(오미향, 

1994). 학업스트 스는 학업성 의 조(Keogh, 

Bond, & Flaxman, 2007), 우울과 불안  신체 질

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정 인 건강 문제와 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rera & Baca, 

1990; Compas, Oroson, & Grant, 1993; Erina, 

Wendy, & Seth, 2005). 한 과도한 학업스트 스

가 지속되면 학습된 무력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박성희, 2006; 이경님, 1999), 심지어 자살 생각이

나 자살 충동을 래할 수도 있다(문경숙, 2006; 

Ang & Huan, 2006; Levine, 2006; Liu & Tein, 

2005). 

아동 후기는 청소년기로의 환이 이루어지는 

과도기  시기로 응상의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아동기의 심리  부 응은 크게 외

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구분되는데, 내재화 문

제는 자신의 내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  문제와 련 증상들을 지칭한다

(한미 , 1996; Achenbach, 1991). 내재화 문제는 

남아들보다 여아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

향이 있다(오경자, 이혜련, 1990; Crijnen, Achenbach, 

& Verhulst, 1997; Horwitz & White, 1987). 

그런데 스트 스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 스의 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재화 문

제를 더 많이 겪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

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응 인 삶을 살아간다

(유은애, 2008). 여기서는 스트 스 재 요인으로

서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사회  지지의 역할을 살

펴보기로 한다. 

학업스트 스와 심리  부 응의 완화 요인으로

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이 처한 상황에 효율 으로 

응하기 해 자아통제의 수 을 하게 변화

시키는 자아의 동기 조  능력과 인지  능력 등

을 포 하는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일반 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다 정 인 정서를 보이며 자신감도 

더 높아 심리 으로 잘 응하는 반면, 자아탄력성

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 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직되고 집요한 태도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경

향이 있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심리  응과정에서 보호요

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이나 불안으로 나타나는 심

리  부 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은

애, 2008). 시험스트 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아탄

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그 지 않은 아동들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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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스트 스를 낮게 지각하 고, 신체증상도 더 

게 경험하 다(김교헌, 권선 , 심미 , 2005). 한 

자아탄력 인 아동들은 외향 이고, 친화 이며 성

실할 뿐만 아니라 정서 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

신의 경험에 해 개방 인 것으로 나타났다(구형

모, 황순택, 김지혜, 2001). 특히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반 으로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정 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해 보다 명

확하게 인식하여, 낯설거나 험한 상황에서도 융

통성을 발휘하고 충동성을 조 하여 효율 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Klohnen, 1996). 

사회  지지에 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지만, 체로 타인과의 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 등의 정  자원

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아동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에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이 있다(DeRosier & Kupersmidt, 

1991; Furman & Buhrmester, 1985). 요한 타인으

로부터의 사회  지지는 스트 스의 발생을 방

하고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  응에 도

움을 주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지지가 부족하면 심리  부 응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백경애, 1997; Cohen & Wills, 1985; 

Mitchell, 1983).

아동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 에

서 특히 부모는 애정, 신뢰, 가치감 증진 등을 제

공해주는 요한 사람이다(백경애, 1997; 윤정진, 

정옥분, 1997; DeRosier & Kupersmidt, 1991). 따

라서 가족의 지지가 높은 아동은 응을 잘 하며

(Cowen, Pedro-Carroll, & Alpert-Gillis, 1990; 

Quamma & Greenberg, 1994), 어머니로부터 충분

한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Woods, 1972). 특히 부모의 애정, 칭찬, 심 등과 

같은 정 인 지원은 아동이 스트 스를 받는 생

활사건에 직면했을 때, 심리  부 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한미 , 1996). 반

면에 정서  지지를 포함하여 부모의 지지가 부족

하거나 부모의 사랑이 조건 인 경우, 아동들은 부

응 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Harter, Marold, 

Whitesell, & Cobbs, 1996).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는 아이

에게 학업성취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

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

도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내재화 문제를 다루면서 어머니의 사회  지

지를 완화 요인으로 다루는 것에는 어머니가 지닌 

이러한 이  측면에 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는 아동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제공하

는 사람인 동시에 아동의 성취에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스트 스원임을 부인하기란 매우 어

렵다.

연구 목   연구 문제 

성취압력이나 학업스트 스와 련된 선행 연구

들을 종합해 보면, 자녀의 학업수행  성취에 

한 부모의 지나친 학업성취압력은 아동에게 학업

스트 스를 야기하며, 증가된 학업스트 스는 여러 

가지 심리  부 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해

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에게 학업스트 스가 되고, 

학업스트 스는 내재화 문제와 같은 심리  부

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심리  보호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성취압력

으로 인한 스트 스 지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는 스트 스로 인한 심리  부 응 완화에 도움

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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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학업성취압력, 학업스트 스  내

재화 문제 간에는 어떤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 스를 완

화시키는데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학업스트 스로 인한 내재화 문제를 완화

시키는데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상

부산시 A 등학교에 재학 인 5‧6학년 학생 

38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이  응답이 불성

실한 아동 4명을 제외한 379명의 자료가 본 연구

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분

석에는 남자아동 221명(5학년: 100명, 6학년 121명)

과 여자아동 158명(5학년 75명, 6학년 83명)의 자

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어머니 교육 정도를 

보면, 학교 졸업( 문  포함) 이상이 64.1%, 고

등학교 졸업 이하가 35.9%이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를 보면, 취업모가 52.5%, 업주부가 46.7%, 

무응답이 0.8%이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 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53.6%, 풍족한 편이라

고 응답한 아동이 41.7%,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4.2%, 무응답이 0.5%이었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측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은 강 철

(2003)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지각 척도  어머

니의 학업성취압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는 김기정(1984)의 부모양육태도 검사에 포

함된 학업성취압력 련 문항과 김경옥(1992)의 학

업성취압력 검사지를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어머니 학업성취압력 척도는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학업성취압력 문

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아동의 학업스트 스 측정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스트 스 정도는 박성희

(2006)의 학교학업스트 스와 과외학업스트 스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은 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의 학업스트 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 측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기 해 권오균

(1996)의 문제행동지각척도  내재화 문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여러 선행 척도를 수정 보

완하여 만든 것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내재화 척

도에는 열등감, 무력감, 불안, 그리고 우울의 4개 

하 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

재화 척도는 네 개 역에서 각각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

동의 내재화 문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이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측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자아- 응 유연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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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에서의 남녀 아동의 평

균과 표 편차

변 인
남아

(N=221)

여아

(N=158)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46.37

(11.24)

 42.55

(12.44)

학업스트 스
 54.57

(16.16)

 54.56

(17.74)

내재화 문제 
 37.34

(12.34)

 39.50

(14.03)

자아탄력성l
 40.48

( 7.79)

 41.91

( 7.04)

사회  지지
 96.66

(20.41)

 96.95

(19.49)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번안한 뒤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다.

어머니의 사회  지지 측정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받고 있는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해 김승미(1998)의 사회  지지 척도 

 어머니의 사회  지지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원래 Dubow와 Ulman(1989)의 연구에서 

개발된 SSAS(the Social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를 기 로 박지

원(1985)이 만든 척도를 후에 윤혜정(1993)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사회  지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

었다.

결  과

주요 변인에서의 남녀 아동의 차이

남아와 여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과 학업스트 스, 아동의 내재화 문제,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사회  지지 정도의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어머니로부터의 학업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77)= 3.12, p<.01]. 학업성취압

력 이외의 변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즉, 남아와 여아가 보고한 체 학업스

트 스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7)= .004, ns]. 한 남녀 아동이 보이는 체 

내재화 문제[t(377)=-1.589, ns], 자아탄력성 정도

[t(377)= -1.833, ns], 그리고 어머니의 사회  지지 

정도에서도[t(377)= -.139, ns]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 스에 미치

는 향에서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조  효과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조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해, 남녀 자료를 구분하여 학업성취압력과 자아

탄력성, 사회  지지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학업스

트 스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2 참조). 그런데 계  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을 분석할 경우 독립변인들과 상호

작용항 간의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Aiken과 West(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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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녀 아동의 학업스트 스에 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의 계  회귀분석 

모형 β    t R2 ⊿R2 모형 β    t R2 ⊿R2

남

아

1 학업성취압력(A)  .422  7.066
*** 여

아

1 학업성취압력(A)  .577  9.034
***

자아탄력성(B) -.209 -3.496
**

.224 자아탄력성(B) -.155 -2.428
*

.386

2 학업성취압력(A)  .418  7.090*** 2 학업성취압력(A)  .570  8.793***

자아탄력성(B) -.223 -3.766
*** 자아탄력성(B) -.151 -2.344

*

A × B -.146 -2.458
*

.245 .021 A × B -.038   .593 .387 .001

남

아

1 학업성취압력(A)  .403  7.119*** 여

아

1 학업성취압력(A)  .488  7.293***

사회  지지(C) -.352 -6.214
***

.304 사회  지지(C) -.274 -4.090
***

.424

2 학업성취압력(A)  .387  6.842
*** 2 학업성취압력(A)  .490  7.344

***

사회  지지(C) -.348 -6.197*** 사회  지지(C) -.301 -4.367***

A × C -.120 -2.130
*

.318 .014 A × C -.098  1.543 .433 .009
*p<.05, **p<.01, ***p<.001

의 센터링기법(centering)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 다.

먼 ,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성취압

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보고한 학업스트 스가 높

았다(각각 β=.422, p<.001; β=.577, p<.001). 그리고 

남아와 여아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이 

보고한 학업스트 스는 낮았다(각각 β=-.209, p<.01; 

β=-.155, p<.05).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 스가 증가되

는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의 재 기능을 확인하는 

한 가지 분석은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변인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의 조  효과는 성

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들의 경우에

는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 지만(β=-.146, p<.05), 여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스트 스에 한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β=-.038, ns). 

이는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 때, 남아들은 자

아탄력 일수록 학업스트 스를 덜 경험하는 반면, 

여아들은 자아탄력성의 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 스 

지각에서의 어머니의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 ,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

의 사회  지지가 많다고 보고할수록 아동이 느끼

는 학업스트 스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β

=-.352, p<.001; β=-.274, p<.001). 그리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지지 역시 성별에 따라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압

력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 지

만(β=-.120, p<.05), 여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스트

스에 한 학업성취압력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β=-.098, ns). 이는 학

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 때, 남아들은 어머니의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 학업스트 스를 덜 경험

하는 반면, 여아들은 사회  지지의 향을 덜 받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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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한 학업스트 스와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의 계  회귀분석  

모형 β    t R
2

⊿R
2 모형 β    t R

2
⊿R

2

남

아

1 학업스트 스(A)  .337  5.569
*** 여

아

1 학업스트 스(A)  .425  6.375
***

자아탄력성(B) -.288 -4.752*** .238 자아탄력성(B) -.325 -4.871*** .355

2 학업스트 스(A)  .329  5.414*** 2 학업스트 스(A)  .466  6.911***

자아탄력성(B) -.293 -4.836
***

자아탄력성(B) -.359 -5.376
***

A × B -.072 -1.206 .243 .005 A × B -.173 -2.565
*

.381 .026

남

아

1 학업스트 스(A)  .264  4.221
*** 여

아

1 학업스트 스(A)  .334  4.553
***

사회  지지(B) -.360 -5.757
***

.270 사회  지지(B) -.361 -4.932
***

.357

2 학업스트 스(A)  .240  3.937*** 2 학업스트 스(A)  .341  4.656***

사회  지지(B) -.299 -4.743*** 사회  지지(B) -.331 -4.359***

A × B -.220 -3.696
***

.314 .044 A × B -.099  -1.477 .366 .009
*
p<.05, 

***
p<.001

학업스트 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향에서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

지의 조  효과 

학업스트 스가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 효과가 성별

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해, 남녀 자

료를 구분하여 학업스트 스와 자아탄력성, 사회  

지지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내재화 문제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

에 제시하 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도 Aiken과 

West(1991)의 센터링기법(centering)을 사용한 

계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3을 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스트 스

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β=.337, p<.001; β=.425, p<.001), 남

아와 여아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

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β=-.288, p<.001; 

β=-.325, p<.001).  

그런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의 

조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는 여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스트 스와 자아

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 지만(β =-.173, 

p<.05), 남아들의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에 한 학

업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하지 않았다(β=-.072, ns). 이는 학업스트 스가 높

을 때, 여아들은 자아탄력 일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학업스트 스로 인한 내재화 문제 발

생에서의 어머니의 사회  지지 역할을 살펴보겠

다.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사회  지지가 많

다고 보고할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보고하 다(각

각 β =-.360, p< .001; β=-.361, p<.001). 그런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지지에서는 성별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스트 스와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 지만(β =-.220, p<.001), 여아들의 경우에

는 내재화 문제에 한 학업스트 스와 사회  지

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β =-.099, 

ns). 이는 남아들은 학업스트 스 수 이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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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 다. 

표 2의 결과와 표 3의 결과는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 스 지각과 이로 인한 내재화 문제 

발생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논  의

사회 으로 만연한 학벌주의와 입시 주의 교육

실로 인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교육  

심이나 성취기 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업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류연자, 1994; 

박 신, 김의철, 정갑순, 2004; Smith, Beaulieu, & 

Seraphine, 1995; Yonezawa, 2000), 지나친 학업성

취압력은 스트 스를 증가시키고, 내재화  외

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박경희, 2008; 탁경문, 

1992; Hardy, 2003; Levine, 2006; Misra, Crist, & 

Burant, 2003).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학업스트

스를 그 게 심하게 지각하지 않거나 내재화 문제

를 덜 경험하는 것에는 스트 스에 한 지각을 

감소시키고 내재화 문제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 변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주요 스트 스원이 되는 학

업성취압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면서(정성인, 1998; 

홍은자, 김희진, 2002), 동시에 다양한 사회  지원

을 제공하는(백경애, 1997; 윤정진, 정옥분, 1997; 

DeRosier & Kupersmidt, 1991) 서로 모순 인 다

 역할에 을 두고,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으

로 인한 내재화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회  지지를 주요 완화 요인으로 다루었다. 

자아탄력성은 여러 상황에서 스트 스를 완화시

키고 응력을 높이는 표 인 개인 변인으로 간

주되고 있기에(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김교

헌, 권선 , 심미 , 2005; Klohnen, 1996), 본 연구

에서도 잠정 인 스트 스 완화요인으로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자아탄력성을 다루었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등학생 5‧6학년들을 상으로, 어머니의 학업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 스를 높이고, 높아진 

학업스트 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사

회  지지가 완화요인으로서 효율 인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주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먼 ,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

트 스를 높이고, 학업스트 스가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사회  지지의 완화 역할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조

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여아들의 자아탄력성은 학

업스트 스를 지각하는 과정보다는 학업스트 스 

지각 후에 내재화 문제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조

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성취

압력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업스트 스를 덜 경험하는 반면, 여아들은 학업

스트 스 수 이 높을 경우에 자아탄력성이 높을

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스트 스를 지각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학업스

트 스로 인한 내재화 문제 발생 과정이냐에 따라 

성차가 있긴 하지만, 체 으로 볼 때, 자아탄력

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스트 스 지각과 내재화 문제 발생을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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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매우 요한 조 변인임을 보여 으로

써 심리  보호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의 요성을 

지지해주고 있다(김교헌, 권선 , 심미 , 2005; 유

은애, 2008; 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자아탄력성과는 달리 어머니의 사회  지지 효

과는 남아에게서는 스트 스를 완화시키고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지만 여아에게

서는 스트 스 완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남아들은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

스트 스 지각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학업스트 스

가 내재화 문제를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사회  지지가 완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심리  보호 요인으로서 사회  지지의 요

성을 입증해주고 있다(Cowen, Pedro- Carroll, & 

Alpert-Gillis, 1990; Quamma & Greenberg, 1994). 

반면에, 여아들에게서는 학업스트 스 지각과 내재

화 문제 발생 과정 어느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사

회  지지로 인한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

약하면, 어머니의 애정이나 심 등과 같은 정

인 사회  지지가 남자 아동들에게는 학업스트

스를 완화시키고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요한 요인임이 드러났으나, 여자 아동들에게는 사

회  지지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여아들은 평소 동성인 어머니와 정서 인 친 성

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Kaufman & Uhlenberg, 1998; Youniss & 

Smollar, 1985) 어머니의 사회  지지가 특별하게 

더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본다. 

이에 반하여, 남아들에게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축 행동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

는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선희, 2007), 어머니

의 애정이나 심 등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어머니의 학

업성취압력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런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

다(임종석, 2000; 정지선, 2007). 본 연구에서 여아

에게서는 자아탄력성만이 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에, 남아의 경우 학업성취압력이 학

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

과 사회  지지 모두 조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여

아들보다 남아들이 실질 으로 학업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완화요인들이 발

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스트 스나 내재

화 문제에 한 완화요인에 해 보다 세 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는 자녀에게 

한 성취압력을 부가하기에 앞서 자녀가 어머니

로부터 심과 애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해 다. 어머니의 사회  지지가 있을 경우, 

아동들은 학업스트 스를 덜 지각하게 되고, 한 

학업스트 스를 많이 느끼더라도 이로 인해 무력

감, 열등감,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유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아동들

이 스트 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율 으로 처

할 수 있는 개인 자원으로서 자아탄력성의 계발 

 향상이 필요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에 한 제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속한 아동들만을 

상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아동 

체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연구 상의 지  능력과 학업성취도, 그리고 

아동들이 속한 사회경제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어머니의 사회  지지, 내재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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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에 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자

료에 의존하 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보다 객

 행동 지표로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완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서 학업스트 스는 

등학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입

학하면서 더 증가된다. 된 만성  스트 스는 

심리  건강과 신체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

친다(Tennant, 2002).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매우 한 학업스트 스에 한 종단  연구를 

통해 된 학업스트 스가 미칠 수 있는 장기

인 향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는 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 스와 학업스트

스로 야기될 수 있는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보여 으로써 아동의 

학업스트 스와 내재화 문제에 한 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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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Academic 

Stress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in Boys and Girls

Seo-Yeon Park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perceived academic stress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resulting from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379 elementary school boys and girls of the fifth and sixth grades were asked to 

complete a variety of questionnaires. On the regression analyses, it showed differential patterns of 

moderating effects depending on sex.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perceived academic stress was found in boys, but not in girls. Also sex difference was 

found on the internalization problem caused by perceived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ternalization problem was found in boys, while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internalization problem was found in girls. The result suggests that both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may play protective factors in boys but only ego-resilience in 

girls.

Keyword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internalization probl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