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3 -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

성별간 다집단 분석*

박 지 은 설 경 옥† 정 희 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과의 부정적인 관계

의 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수록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는 좌절되고 이는 곧 자녀가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낮은 질로 연결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자녀관계 질과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적응에서 성차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에서 기본심

리욕구가 매개하는 모형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초기 청소년기

중학생 1-3학년 508명(남학생 265명, 여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

식으로 매개모형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완전매개하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다집단 분석

으로 성차를 검증한 결과, 남녀 집단에 따른 구조모형의 성차는 없었지만 남녀 청소년의 경

로계수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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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려

는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고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8; Lerner 

& Steinberg, 2009). 이 때 또래집단은 청소년들

이 자율성을 발휘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장

으로서 그 중요성이 이전 발달단계보다 더 부

각되고 안정적인 또래관계는 이후 발달단계에

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강력

한 요인이다(Bergh & Erling, 2005; Nickerson & 

Nagle, 2005). 청소년기에 또래의 영향력이 급

격히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또래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발달적 선행요인은 부모-자녀

관계이다(Steinberg, 2001). 부모의 민감하고 안

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가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도식을 형성하게

하여 아동 및 청소년기 이들의 안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반면 부적응적인 부모

의 양육태도는 안정적인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도 위협하는

요인이다(Gorrese & Ruggieri, 2012). 특별히 부

적응적인 양육태도 중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행동적 수단이 아닌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를 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모-

자녀관계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청소년기 자

녀의 또래 관계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대표적인 양육방식이다(Barber & Harmon, 

2002).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의 질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

적이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 중에서 주 양육자로 주로 부각되는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과 자녀의 또래관

계의 질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을 밝히고, 어머

니-자녀관계의 질과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적응에서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언어, 감정표

현을 통제하고 애정을 철회한다고 위협하는

등 심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부모의 방식대로 조정하려는 역기능적

인 양육방식의 한 형태이다(Barber & Harmon, 

2002).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무시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녀의

사고, 감정과 자기표현 과정에 과도한 간섭과

비난을 가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부

모-자녀 간에 적절한 심리적 경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Baumrind, 1965; Hauser, 1991).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

이나 규칙 준수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행동

적으로는 엄격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지지적인

양육방식인 행동통제와 구분된다. 행동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기능과 정적 상관이 있

지만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또래관

계의 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이다(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내적 기

능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기능에도 부정적이

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자녀의 외로움, 우울

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안명희, 2014) 대인관계

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이 수용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부모는 물론 또래에게도 정

서적 거리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유리, 김희정,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이 또래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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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정하고 애정 철회를 위협하는 방식의 관

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한나, 이승연, 

2015). 비록 종단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아직 없지만, 발달단계별 횡단연구 결과를 살

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기뿐 아

니라 성인초기까지 또래관계를 포함한 심리사

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정도가 심할수

록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은 교사 및 또래

관계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에 어

려움을 겪었고(장경문, 2011) 대학생 자녀 역

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정도가 심할수록 타

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기준에서 자

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도

더 높게 나타났다(마은애, 손은정, 2014). 이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발달단계 전반

에 걸쳐 자녀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이

다. 특별히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동시에 자율성의 욕구가 증

대되며 정체성 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그 어느 발달단계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가 중요하

리라 예상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지극

히 제한적이다.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어떻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애착이론(Bowlby, 1980)

과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으로 설명가능

하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에 형성

된 애착관계는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내적 작

동 모형으로서 작용하는데(Ainsworth, 1989) 생

애 초기에 형성된 관계에 대한 도식은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나 이성관계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인지적 도식이 된다(Allen & 

Land, 1999).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부모

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는 불안

정 애착의 표상이 또래관계로 이전되어 나타

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Bowlby, 

1980; Doyle & Markiewicz, 2005). 사회학습이론

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방식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사회적 행동을 학

습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타인을 대

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보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다(Bornstein, 2002). 부모

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또래관계에

서도 상대를 심리적으로 통제 및 조종하려 하

여 또래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Nelson & Crick, 2002; Nelson, Hart, Yang, 

Olsen, & Jin, 2006). 심리적 통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

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심리사

회적 적응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

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연구한 경우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만 자녀의 행동문

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요한 변인으로 고

려되었다(장경문, 2011; 전혜련, 이지연, 2014; 

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그렇다면 어떠한 기제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것인

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우울, 불

안과 같은 개인내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기제

에 대한 연구는 더러 있으나(안명희, 2014)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부

적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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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국외논문으로는 관계적 공격성과 같

은 행동변인을 매개변인으로 밝힌 연구가 유

일하다(Soenens, Vansteenkiste, Goossens, Duriez, & 

Niemiec, 2008). 구체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

제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부적 관련성이

없었으나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심

리적 통제가 아닌 거부, 통제, 과보호, 방임과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전반과 또

래관계 질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자기

효능감, 자존감 등 개인 내적인 심리변인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김현주, 홍상황, 2015;  

임희진, 진미경, 2014; 임연정, 진미경, 2015; 

이귀숙, 정현희, 2006; 장인실, 장석진,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에 관한

매개변인 연구는 한편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 증

가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또래관

계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전혜련, 이지연, 

2014). 비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

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02)에 근거

해 또래집단에서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관

계성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

서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을 매개변인으로 제시

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의 심리적인 성장, 통

합, 안녕감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

는 심리내적 욕구로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인 자율성, 환경과 효과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충족되는 유능

성,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사회에 연결

되어 있다는 감정인 관계성에 대한 욕구로 구

성되어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심리적 성장과 발

달을 지원하는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자신

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성이

기능하게 된다고 가정한다(Deci & Ryan, 2000).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결정성동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

미나, 이진숙, 2015; Deci & Ryan, 2000). 하지

만 심리적 통제 양육방법은 자녀의 요구나

필요는 무시한 채 자녀에게 부모의 뜻에 따

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통제적이고 비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방식으로 자녀의 자율

적인 자기결정성 동기를 억제한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의하

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독

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려는 자율성 욕구와 자

신이 맡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유능성 욕구가 좌절되고, 부모와 또래관계에

서 경험하는 연결감이 약화되어 다양한 심리

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에 관한 종단연구에서는

13세에 인식한 심리적 통제가 16세에 어머니

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한 부정적 양육이

이후 이들의 자율성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

함을 의미한다(Hare, Szwedo, Schad, & Allen, 

2015).

국내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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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리욕구 좌절이 청소년의 낮은 자기 주도

적 학업능력과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에 관련

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지만(이희선, 권영애, 

2012; 한송이, 장석진, 2015) 또래관계 질에 주

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 

비록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적응을 직접적

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한 국내연구에 의

하면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또래관계

적응이 측정문항으로 포함된 전반적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아영, 이명희, 2008). 어머니-자녀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마은애, 손은정(2014)의 논문

이 유일한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

록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대학생 자녀의 자율

성 욕구가 좌절되고 어머니가 부과한 기준에

도달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실패에 대해

가혹한 자기비난을 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져 더 많은 우울 증상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서

어머니-자녀 간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하

였다.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방식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Brown, & Bakken, 2011). 양육행동과

행동문제에 관한 성차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

년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청소년보

다 여자 청소년의 비행 문제와 더 관련이 있

었고, 우울, 불안 등 내재화 행동문제와 더 강

한 관련이 있었다(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Rogers et al., 2003). 또한 학령전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아의 관계적 공격

성과 관련이 있었던데 반해 남아의 관계적 공

격성과 관련이 없었다(Casas et al., 2006). 하지

만 양육의 질과 관련이 있는 어머니-자녀 애

착관계와 또래관계에 관한 성차연구에서는 후

기 아동기 어머니-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관계

는 여아보다 남아의 또래관계 질과 더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2003).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또래

관계의 질에서 성차는 발견되었으나 그 방향

성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는 성차에 대한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가능한데, 초기 청소년

기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친밀한 관

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부모나 또래관계

에서 스트레스나 갈등을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Barber, 1996; Rose & Rudolph, 2006) 어머

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여자 청소년의 행동

문제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문제와 더 부정적

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자 청소년

은 관계 지향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과 정서

적 신뢰를 중시하고 또래관계 질을 높이는 행

동을 하도록 사회화 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화 하는 과정이 덜 강조되어(Ryan, 

La Guardia, Solky-Butzel, Chirkov, & Kim, 2005)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문제와 더 부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서 성차의 방향

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기

본심리욕구 만족,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의해 조절효과를 탐

색적으로 검증했다. 구체적인 연구가설 및 연

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어머

니-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완전매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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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는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침해하는

위험요인이 되고(Barber et al., 2005).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Soenens et al., 2008)를 바탕으로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

증하였다. 또한 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

계 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

구(전혜련, 이지연, 2014)를 바탕으로 기본심리

욕구 만족이 부분매개하는 경쟁모형을 비교검

증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기본

심리욕구 만족,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에

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조절되어 관련성의 강

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곳의 중학교

1, 2, 3학년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

집된 총 526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여 총 508부의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청소년

의 평균연령은 만 13.97세(SD=.82)이고, 성별은

남학생 265명(52.2%), 여학생 243명(47.8%)으로

구성되어있다. 1학년 176명(34.6%), 2학년 170

명(33.5%), 3학년 162명(31.9%)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동거여부는 부모님과 동거 465명

(91.5%), 어머니와만 동거 30명(5.9%), 아버지와

만 동거 12명(2.4%),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음

1명(0.2%), 기타 1명(0.2%)이었다. 어머니의 평

균연령 45.15세(SD=3.2)였고, 어머니의 결혼상

태는 결혼 470명(92.5%), 이혼 22명(4.3%), 별거

11명(2.2%), 재혼 2명(0.4%), 사별 3명(0.6%)이

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 110명(21.7%), 

전문대졸업 30명(5.9%), 대학교졸업 317명

(62.4%), 대학원졸업 39명(7.7%), 기타(모름) 12

명(2.4%)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

245명(48.2%), 단순노무직 4명(0.8%), 사무직 72

명(14.2%), 판매서비스직 82명(16.1%), 전문직

58명(11.4%), 고위관리직 5명(1.0%), 예술직 7명

(1.4%), 기타 35명(6.9%)이었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게 위해

Barber(1996), Silk Morris, Kanaya와 Steinberg 

(2003)가 개발하고 Wang, Pomerantz와 Chen 

(2007)이 18문항으로 구성한 심리적 통제척도

를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2015)이 번안한 문

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들이 어머니

의 행동(예: 우리 엄마는 내가 엄마 기대에 미

치지 못하면 잘못한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다)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

렇다)로 평정하였다. 심리적 통제 점수가 높을

수록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인

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

회전방식을 사용한 최대우도법과 보다 객관적

인 요인수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Tataryn, & Gorsuch, 1996)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대상에도 단일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고,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낮은 한 문

항을 제외하여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문항꾸러미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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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arceling)하여 세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고, 

심리적 통제1, 2, 3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 .72, .73이었다.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측정

하기 위해 한소영, 신희천(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3개의 하

위요인인 자율성(예: 어머니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유능성

(예: 어머니와 있을 때 무엇이든 잘 할 것 같

은 자신감이 느껴진다.), 관계성(예: 어머니와

있을 때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낀다.) 욕구 만

족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

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결과와

동일하게 3요인 모형이 적절한 적합도로 나타

났다(χ²= 574.888, 자유도(df)=132, TLI=.937, 

CFI= .946, RMSEA=.081(90% 신뢰구간=.075- 

.088)). 본 연구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

욕구 만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율

성 .90, 유능성 .96, 관계성 .92였다.

또래관계 질

자녀의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하고 옥정

(1998)이 번안한 또래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사용하였

다. 총 25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상호신

뢰 10문항, 의사소통의 질 8문항, 소외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

도(1점=결코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

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하위요인인 상호신뢰, 의사

소통의 질을 사용하였고, 사각회전방식을 사

용한 최대우도법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수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et al., 1996)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문항

꾸러미를 제작(item parceling)하여 3요인으로

구성하였다(Russell et al., 1998). 또래관계 질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고, 또래관계

질 1, 2, 3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 

.83, .84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

하여 주요 변인의 정규성 검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를 검

증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으로 연구모형을 검증을 실시하였다.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와 Sheets 

(2002)의 two-step 매개검증에서 (a) 매개변인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b)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매개변인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 가지 조

건이 충족되면 매개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 

(1988)의 2단계 구조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20 -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1. 심리적 통제 1 .90** .92** .90** -.34** -.40** -.27** -.28** -.04 -.03 -.04 -.05

 1-1. 심리적 통제 1 .90** 1 .76** .72** -.35** -.42** -.27** -.29** -.09 -.08 -.09 -.09

 1-2. 심리적 통제 2 .93** .78** 1 .73** -.31** -.35** -.23** -.27** -.03 -.01 -.01 -.05

 1-3. 심리적 통제 3 .92** .75** .77** 1 -.33** -.37** -.28** -.26** -.01 -.01 -.00 -.01

2. 기본심리욕구 -.31** -.34** -.28** -.30** 1 .92** .92** .91** .16* .13* .16* .15*

 2-1. 자율성 -.41** -.43** -.36** -.39** .88** 1 .75** .78** .13* .10 .15* .12

 2-2. 유능성 -.17** -.20** -.15* -.19** .91** .68** 1 .73** .12 .10 .11 .11

 2-3. 관계성 -.25** -.28** -.24** -.25** .91** .71** .76** 1 .18** .16* .18** .17**

3. 또래관계 질 -.03 -.04 -.03 -.04 .38** .34** .29** .39** 1 .92** .95** .94**

 3-1. 또래관계 질 1 -.03 -.05 -.02 -.04 .35** .34** .24** .37** .93** 1 .81** .77**

 3-2. 또래관계 질 2 -.02 -.01 -.03 -.03 .35** .32** .28** .35** .95** .82** 1 .85**

 3-3. 또래관계 질 3 -.03 -.05 -.03 -.04 .36** .30** .29** .38** .94** .80** .86** 1

평균 2.76 2.74 2.67 2.75 4.81 4.88 4.46 5.08 3.56 3.56 3.50 3.61

표준편차 .68 .80 .73 .76 1.13 1.20 1.33 1.21 .73 .74 .78 .79

왜도 .14 .22 .14 .17 -.19 -.44 .03 -.31 -.56 -.45 -.46 -.60

첨도 -.22 -.15 -.29 -.36 -.10 .15 -.34 -.24 .21 .06 .14 .19

주. *p＜.05, **p＜ .01, 대각선 아래 남자 청소년, 대각선 위 여자 청소년

표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남 N=265, 여 N=243)

였다. 1단계는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

인들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2단계는 구조모형을 통해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

구 만족과 또래관계 질에 관한 구조모형을 검

증하였다. 연구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Sobel, 1982)을 실시

하였고,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상

대적 지수인 TLI, CFI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기준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

를 살펴보았다. TLI, CFI가 .90 이상(Bentler, 

1990)이고, RMSEA가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

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

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

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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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구조모형

 주.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남녀 모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자

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

관(남 r=-.31, p＜.01, 여 r=-.34, p＜.01)이 있었

고 또래관계 질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어

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또래관계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남 r=.38, p＜.01, 여

r=.16, p＜.05)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

적 통제(t=2.62, p<.01)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자녀

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t=-2.72, p<.01)과 또

래관계 질(t=-5.57, p<.001)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t=-3.19, 

p<.01), 관계성(t=-4.10, p<.001)은 여자 청소년

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능성은 성차가 없었다.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에서 어머니-자녀

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심리적 통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 그리고 또래관계 질에 관한 측정모형

검증 결과 TLI는 .978, CFI는 .985, 그리고

RMSEA는 .064(90% 신뢰구간=.047-.081)로 적

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먼저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

²는 75.501, 자유도(df)는 25, TLI는 .978, CFI는

.985, RMSEA는 .063(90% 신뢰구간=.047-.080)

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심리

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기본심리욕

구 만족이 부분매개하는 경쟁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²는 73.509, 자유도(df)는 24, TLI는

.978, CFI는 .985, RMSEA는 .064(90% 신뢰구간

=.047-.081)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의 χ²차이검증 결과 .05수준에

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도

가 높은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

(△χ²=(1, N=508)=1.992, p<.25).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

수가 유의하였다(그림 1). 구체적으로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40(p<.001),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또래관

계 질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3(p<.001)이었다. 

Sobel 검증을 통해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

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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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주.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남자 청소년(괄호 속은 여자 청소년)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z=-5.27, p<.001).

남녀집단에서의 연구모형 적합도 비교

남녀청소년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만족, 또래관계 질의 관계가 성별의 조절효과

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특정 경로에서의 차

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잠재변인에

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TLI는 .983, 

CFI는 .986, RMSEA는 .039로 좋은 적합도를 나

타냈다. 또한 남녀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2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2개를 기저모

형과 비교하였다.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χ²(2, N=508)=7.989, △TLI=-.002, △

CFI=-.001, △RMSEA=-.002) 이는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런데 성별에 따른 표준화 계수의 크기

를 살펴보면(그림 2)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

욕구 만족 간의 관계는 남자 청소년이

-.35(p<.001), 여자 청소년이 -.42(p<.001)로 남

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

는 남자 청소년은 .41(p<.001), 여자 청소년이

.18(p<.001)으로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하게 나

타났다(△χ²(1, N=508)=7.099, p<.01).

논 의

본 연구는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고 자아

정체성의 탐색이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부적응적 양육방식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설명하

는 매개변인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

자 실시되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은 이들의 기본심리욕구

를 좌절시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

는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로 어머니-자녀관계에서 기본심리욕

구가 좌절되고 자녀의 또래관계에 주는 부정

적인 영향의 강도가 성 사회화(Fagot, Rodgers, 

& Leinbach, 2000)이론에 의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

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전체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연구가설대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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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부적 관계

를 기본심리욕구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차 검증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심리

적 통제로 인한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또래관

계 질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과 의의는 다음

과 같다.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가 애정 철회와 죄

책감 유발로 어머니-자녀 간 유대관계를 조정

하거나 실망감과 수치심을 표현하고 강한 소

유욕과 과잉보호로 과도한 통제를 하려는 심

리적 통제 양육방식을 더 많이 보일수록 이들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유능감, 소속

감 그리고 자율성과 같은 기본심리욕구는 더

욱 좌절되었고, 어머니-자녀관계에서 기본심리

욕구 좌절은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통

제가 어머니-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자녀의 자

율성 발달과 유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안명희, 

2014; 마은애, 손은정, 2014). 또한 청소년 자

녀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부정적 또래관계로

이어져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아영, 이명희, 

2008).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

족되었을 때 자녀는 신뢰롭고 만족스런 또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는 인간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

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심리욕구를 좌절시

키고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방해하는 위

험요인이다(Barber et al., 2005).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가 부모가 지시하는 방식대

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하여 자녀가 자

신의 삶에 대해 주체성과 통제감을 가지고 선

택하는 자율성 욕구를 침해하고, 부모의 기대

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적인 어조로

죄책감을 유발하여 자녀 자신의 수행이 부모

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적이라는 유능

감 욕구를 침해하고, 부모의 요구사항에 부합

하는지에 따라 수용하거나 거부하여 부모-자

녀관계에서 무조건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결감

을 가지려는 관계성 욕구를 침해한다(Rohner, 

Khaleque, & Cournoyer, 2004;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하

고 이에 따라 자녀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자신

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충족시킬 수 있는 내재

적 동기가 삶을 이끄는 주요 동기가 되기보다

어머니의 기대를 알아차리고 충족시키려는 외

재적 동기가 삶의 주요 동기가 된다. 또래관

계에서도 능동적으로 만족스런 또래관계를 형

성하기보다 수동적이고 반응적으로 또래와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또래관계를 통해 만족

을 경험하기보다 또래관계가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Deci & Ryan, 2000; Hodgins, 

Koestner, & Duncan, 1996).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을 직접 예

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완

전매개로 또래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가 또래관계 질과 관련성이 없고 관

계적 공격성을 완전매개로 또래관계 질을 설

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Soenens et al., 2008). 

하지만 후기 아동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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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시기 아동의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직접 예측하기도 했고,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부분매개로 하여 예측하기

도 하였다(전혜련, 이지연, 201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간접효과만이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특성상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기로(Steinberg, 1990)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

력을 갖기보다 이 시기 중요한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과 같은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통해 또

래관계의 질에 부정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성차 분석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또

래관계의 질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

구의 완전매개 모형은 성별에 따라 같았으나

변인 간 관계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

체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

구의 관계에서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

고, 기본심리욕구가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

향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

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를 높게 인식할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자 청소년

이 경험하는 또래관계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한 해석으로 첫째, 부모-자녀관계에서 여자 청

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신뢰와 친

밀한 의사소통 등 관계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

록 사회화 되어(Ryan et al., 2005)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로 인해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해도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행

동으로 또래관계 질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남

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행동을 사회화 하는 과정이 덜

강조되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지 못했을 경우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경험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부모의 지지적 양

육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 보다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더 주고받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

과는 달리 부모 지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관계 지향적인 행동을 사회화 하는데 더 중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Tuggle, Kerpelman, & 

Pittman, 2014). 둘째,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부

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외재적 동기를 유

발하고 또래관계에서도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또래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과

정은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남녀 청소년 모두

에게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내재

적 동기가 저하되었을 경우 여자 청소년 보다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Deci 

& Ryan, 2000).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와 또래관계의 질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최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 뿐 아니

라 이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차

를 검증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은 부모

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이 아닌 이성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고, 남자 청소년은 관계유형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 다시 말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이 있는 관계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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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성관계인데 반해 남자 청소년은 이성관

계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

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 보다 남자 청소년의 전반

적인 사회적 관계에 더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관계 유형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Tuggle et 

al., 2014).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심리내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이 정체성 확립과 자율성 발달

이 중요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위험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는 안정적

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많은 자율성을 추구

하려는 욕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

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민감하

게 받을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초기

청소년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이후의 발

달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Hare et al., 2015) 심리사회적 발달의

장이 되는 청소년기 또래관계 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성이 클 수 있다(Soucy & Larose, 2000). 

따라서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이 중요한 초

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 양육방식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또래

관계 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자녀관

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중요성을 확인하

였다. 심리적 통제는 동서양 문화에서 모두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이지만 서양 부모들보다

동양 부모들에게 더 빈번히 보고되는 만큼

(Wang et al., 2007) 국내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

소년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자기

결정성 동기를 억제하여 자녀의 또래관계 질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구

체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기제를 밝힌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녀의 성

별에 따른 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사회화 이론에 따라 남자 청소년의 또

래관계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머

니-자녀관계의 질이 여아보다 남아의 또래관

계 질과 더 강한 관련이 있었던 선행연구

(Coleman, 2003)와 일치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주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어 부

모-자녀관계에서 자녀의 성차를 고려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상담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청소년 상담에서 또래관계 문제는

점차 증가하여 학업관련 문제보다 더 빈번하

게 호소하는 문제이다(여성가족부, 2015). 본

연구결과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

년 내담자들의 상담개입시 어머니-자녀관계의

질을 탐색하는데 있어 특별히 청소년 내담자

들의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의 기본적

욕구가 좌절되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상담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

제 양육방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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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에서 청소

년 이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행동을 경험

하고, 상담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효능감

과 연결감을 경험하여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를 충족할 수 있다. 상담에서 청소년의 기본

심리욕구 만족은 치료적 동기에도 영향을 주

어 또래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yan, Lynch, Vansteenkiste, & Decy, 2010). 

또한 상담자와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긍

정적인 의사소통을 한 경험은 또래관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Ryan et al., 2010). 둘째, 자

기결정성 이론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경

험한 청소년이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었을 경

우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이유로 내재

적 동기의 저하를 제시하고 있다(Deci & Ryan, 

2000; Hodgins et al., 1996). 상담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유능성 저하, 자율감 그

리고 연결감의 상실이 청소년 내담자의 또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재적 동기가 낮은

청소년 내담자들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신의

기본심리욕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더 수동적으로

또래들을 대하여 또래관계에서 즐거움과 친밀

함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다(Ryan, 1991). 또

한 외재적 동기를 가지고 또래관계에서 상대

를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

이고 또래관계에서 거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Ojanen, Stratman, Card, & Little, 

2013). 상담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청

소년 자녀의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어 가지게

된 동기들을 파악하고 또래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수준을 높이고 외재적 동기 수준을 낮추

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 있다(Frey, Nolen, Van 

Schoiack Edstrom, & Hirschstein, 2005). 셋째,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기본심리욕

구가 좌절되었을 때 남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부모자녀관계

의 문제가 남자청소년에게 더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여자 청소년은 부모, 교사, 

또래집단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관계지향적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지만 남자 청소년은 부모의 지지를 직접적

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또래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가 여자 청소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기

본심리욕구를 만족하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관계 질을 높이

는 대인관계 기술을 모델링하고 학습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직접적인 상

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의 상관을 가정하지 않는 MacKinnon 등(2002)

의 2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부정적인

또래관계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한 애착이론

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에 관한 연구모형

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

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침해하

는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어머니의 양

육태도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설명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전이

를 설명하는 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근거

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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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이성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

를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혀 학술적

가치와 실무에 함의가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기본심리욕구 만족, 자녀의 또래

관계 질 간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변인이 기

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로 자녀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

하다.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중기 청소년기의 자율성 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

(Hare et al., 2015)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는 이후 발달단계에도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날

수록 또래관계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

적 통제와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

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측

정하여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가 주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구분

하지 않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연구

하였다(Pettit et al., 2001). 하지만 부모-자녀관

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상호

작용 방식이 나타날 수 있고 아버지의 양육태

도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누적되거나 추가

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Steinberg, 2001). 구

체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각각 측정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

동문제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

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가 높을 때 남녀 자녀 모두의 내재적 행동문

제와 관련이 있었다(Rogers, et al., 2003). 또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에 관한 성차연구에

서는 중기 아동기 어머니-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여아보다 남아의 또래관계 질과

더 강한 상관이 있었고 아버지-자녀 간 안정

적인 애착관계는 남아의 또래관계 질에서만

관련이 있었다(Coleman, 2003). 후속 연구에서

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따로 구

분하여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또래관계

질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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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ling and Adolescent Peer Relationships:

Examining the Role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Gender

 Ji Eun Park          Kyoung Ok Seol          Hee Won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in early adolescence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hypothesis is that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The hypothesis was tested among 508 

adolescents from grades 1-3 in middle school (males: 265, females: 243). The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We further analyzed gender differences i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When we 

performed a multi-group analysis of this structural model, we confirmed that the model of the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mediator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held true for both boys and girls. However, differences in the path coefficients for boys and girls 

indicat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was stronger among boys.

Key words :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peer relationship, adolescent,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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