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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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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학교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계를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학생 126

명을 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태도성숙의 목 성과 독립성,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기제시동기를 측정하 고, SPSS 12.0과 AMOS 5 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처음에 가

정하 던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태도

성숙을 부분매개하는 모델보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 경로를

제거한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완 매개 수정모델이 더 양호한 합

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의 함의와 진로상담에의 시사 그리고 추후연구

를 한 제언들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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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세계가 더욱 폭넓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사회에서 학 시 은 자신에 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한 탐색을 바탕으로 진

로를 구체화 해 나가는 시기로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요성을 반 하듯

학생을 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진로에

한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

며 상담소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이기학, 조 아, 송소

원, 2005). 학 상담소에 진로 상담을 받기

하여 내방하는 학생들 상당수는 자신에

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부모나 주변 타인

들의 시선과 평 에 한 의식 때문에 진로를

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

다(이기학, 조 아, 송소원, 2005). 이와 련하

여 이 주(2001)는 학생들의 진로 고민에 있

어서 개인 외 세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심리

사회 요인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면서 진로 결정 과정에 래나 요타인들

이 미치는 향을 강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을 심으로 부

모 사회 기 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사회 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제시동기의 결과물로서의 진

로태도의 성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동기 태도

에 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서 지각된 부모

의 양육태도의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요 타인 에서 가장 지속 이고 강한

향을 미치고 있는 상은 부모로써 부모의 양

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향은 오랜 기간

강조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 사

회 응에 많은 향을 끼치는 요한 요인

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Flett, Hewitt & Singer,

1995; Frost, Lahart & Rosenblate,1991; 이 숙,

조한익, 2004). Sear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하여 기르고

교육하는 행동에 한 반응양식이며 방향성을

가진 문화방식이라고 정의하 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 이수옥, 2007에서 재인용)은 부모

의 양육태도를 부모 는 부모를 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 이고

보편 으로 나타나는 외 , 내 행동이

라고 정의한 바 있다. 자녀가 받는 향은 부

모의 양육행동 자체가 어떠한가 보다는 자녀

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하여 어떻게 지각하

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Schaefer, 1965),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 으로 향을 미치기보

다는 부모에 양육방식에 한 자녀의 지각과

해석이라는 상호 과정을 통하여 자녀에게

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향은 다시 자녀가 외부세계에

하여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향을 미

치게 된다(진민희, 1994).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진로에 한 연

구에서 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진로성숙

에 한 연구이다. 진로성숙은 발달 인

으로 생애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과 련된

사건에 한 개인의 비와 처행동을 나타

낸다(Rojewski, 1994). Crites(1978)는 진로성숙의

구인을 직업을 선택할 때 능력요인과 태도요

인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태도요인의 하

요인으로는 개입성, 방향성, 독립성, 선호성,

선택과정의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이기학

(1997)은 한국 학생들의 진로태도와 련된 차

원은 이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새로이 5가지

차원을 가진 진로태도성숙의 요인들을 제시하

다. 진로에 하여 얼마나 확고한가에 한

결정성 차원, 진로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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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하고자 하는 심과 의도가 있는

지에 한 비성 차원,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 으로 결정하는가에 한 독립성 차원,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 을 때 잘 해낼 수 있

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에 한 확신성 차

원, 개인의 직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

지향성을 나타내는 목 성 차원이 그것이다.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향에 하여 Basow와 Howe(1979)는 진로선

택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라

고 한 바 있고, 최효순(2001)은 등학생과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부모가 직 인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지용근(2004, 2005)

의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각

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을 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

직 무하여 그에 한 검증이 필요한 시 이

라 하겠다. 학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비하는 시기이며 그에 따라 차 부모에게

서 받는 직 인 향력이 감소하는 시기(이

주, 2005)이므로 등학생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련하여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한 직 인 향 외에도 ,

,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며 부모의 양육태도

에 의하여 내재화된 개인 인 특성이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어떤 특성에 향을 주어 그것

이 내재화된 동기로서 작용하게 되고 결과

으로 그것이 매개로 작용하여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내재화된

개인 인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이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이다.

완벽주의는 오랫동안 심을 가지고 연구된

주제 지만 완벽주의에 한 정의에 하여는

연구자들 간에 일치하지 않은 채 연구되어 왔

다. Hamacheck(1978)는 완벽주의를 정상 완

벽주의와 신경증 완벽주의로 구분하 다.

정상 완벽주의는 자신의 완벽주의에 하여

정 으로 지각하여 타인과 자신의 욕구를

향상시키려는 욕구이며 신경증 완벽주의는

자신이 하는 일에 하여 만족하지 못하며 실

패에 한 두려움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부

응 인 욕구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 다. 반면

에 Burns(1980)는 목표를 비 실 으로 높게

세우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여 개인의 기 설

정과 실수에 한 염려를 알아보는 병리 인

측면을 강조하 다.

기 완벽주의 성향에 한 일치되지 않은

정의에 하여 완벽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모

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다차원 인 완벽주의 척도가 개발

되었는데 Hewitt와 Flett(1989)의 다차원 인 완

벽주의 척도(MPS-H)가 그 표 인 척도이다.

이 MPS-H는 응 인 면과 부 응 인 면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써 개발되었다는

에서 다른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와는 구

별되는 장 을 가진다(Hewitt & Flett, 1989).

Hewitt과 Flett(1990)은 MPS-H가 세 가지 하

요인으로 나눠진다고 하 는데 자신에게 높은

기 을 부과하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 타인

에게 완벽할 것을 기 하는 타인 지향 완벽

주의, 그리고 사회 으로 자신에게 용하는

높은 기 을 따르려고 하는 사회 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가 그것이다. 이 에서 특히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인 계와 성취

스트 스에 향을 주며 자존감을 약화시키며

신경증으로 발 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는 부

응 인 요인이라고 밝 졌다(Blatt.1995).

이재창과 최인화(2006)는 완벽주의와 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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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한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확신성과

미결정 그리고 역기능 진로사고에 미치는

향에 하여 검증하 다. 이들이 사용한 완

벽주의 척도는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

(1990)가 개발한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MPS-

F)로써 이는 MPS-H와 개념 으로 비슷한 하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Blatt, 1995). Blatt(1995)에 의하면 특히, MPS-F

의 하 역인 부모의 기 , 부모의 비난, 실

수염려 차원은 MPS-H의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높은 개념 복이 있는 역으

로 알려졌다. 이재창과 최인화(2006)의 연구에

서 MPS-F의 하 차원인 부모의 비난, 실수염

려 차원은 역기능 진로사고 미결정과 높

은 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사회 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가 진로태도의 성숙과 련이

있을 것이라는 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향에 하여 검증한 김은아

(1997)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지향 완벽주의

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녀에 한 부모

의 애정 , 성취 , 합리 양육태도와 같은

정 인 양육태도와 련이 있었다. 반면 사

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모의 애정 ,

자율 , 합리 양육태도와 부 으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제시동기는 인 계나 사회 불안이 나

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하여 등장한 개념

이다. Leary와 Kowalski(1995)는 어떤 사람이 타

인에게 자신이 의도한 로 인상을 주려고 노

력하지만 원하는 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사회 불안이 생긴다는 자기제

시모델을 내놓았다. 이 자기제시모델에서 타

인에게 자신이 의도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자기제시 심’이 자기제시동기이다(Leary &

Kowalski,1995). 자기제시동기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들은 인상감찰, 원하는 산출물의

요성과 가치, 자기상과 자존심 그리고 인정

추구 등을 들었다. 자기제시동기는 사회 으

로 불안한 개인의 경우에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향 인 특성의 향을

받기도 하지만 상황 으로 좋은 인상을 주

기 하여 불안함을 느낄 때도 높아진다고 한

다(유하나, 2006). 기존에 자기제시동기는 주로

사회불안과 련하여 연구가 되어온 개념이었

지만 진로와 련하여 연구할 때에도 좋은 개

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제시동기가 높

은 개인은 진로를 선택할 때 타인의 기 에

부합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한

인정을 받고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

는 직업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고 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진로태도성

숙의 하 변인인 독립성, 목 성과 특히 더

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 따르면 내 통제성

이 높을수록, 직업가치를 외 보상보다는 내

보상에 둘수록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제시동기는 부 응

으로 자신의 약 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주

의 으로 자신을 내보이려 한다(Hewitt 등,

2003)는 에서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와 유사하다. 한 이 두 개념이 내 통제성

을 주기 보다는 외 인 통제임을 생각해 볼

때 진로태도성숙에 부정 인 향을 것이

라 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높

은 기 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자기제시동기는 그러한 높은 기

에 하여 맞추기 하여 노력하는 행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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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두 가지 개념은 각각 외 인 통제에 한

지각과 행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 진로태도성

숙과 련하여 연구되기 타당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지 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를 토 로 본 연

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애정 , 자율 , 합리

양육태도가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과 목 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검

증하고자 한다. 부와 모가 자녀의 진로에

하여 다른 향을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Lopez, 1989; 박찬주, 1993)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분리

하여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는 차를 통해

모형의 용이 더욱 합성을 가질 것이라 본

다. 그래서 우선 부와 모의 지각된 양육태도

를 합산하여 모형을 검증한 후 부와 모의 지

각된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모형의 재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로 진로태

도성숙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진로태도 성숙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구체 인 연구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Y 학에서 심리 교양

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127명을 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이 불성실하게 설

문에 응답한 1명을 제외한 126명(남 65명, 여

61명)의 설문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

자들의 평균 연령은 22.19세(SD=2.31)이었고,

학년 별 분포는 1학년 30.2%, 2학년 27.8%, 3

학년 22.2%, 4학년 19.8%로 비교 고른 분포

를 보 다.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a c

b d

e

애정

자율

합리

목적성

독립성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a c

b d

e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a c

b d

e

애정

자율

합리

목적성

독립성

그림 1. 연구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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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우리나라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가 심리 특성을 매개로 진로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 척도, 자기제시동기 척도, 완벽주의 척도,

진로태도 성숙척도 그리고 인구학 변인에

한 질문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

정하 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오성심, 이종승(1982)이 제작

한 ‘양육태도진단검사’를 사용하여 지각된 부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 다. 애정 , 자율 ,

성취 , 합리 양육태도의 4개의 하 차원

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차원이 15개 문항씩 총

6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60개의 문항에

하여 응답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하여

따로 평정하 다. 하 차원 애정 양육

태도의 수가 높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

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수용 이며 헌

신 으로 양육하는 것이며, 자율 양육태도

수가 높으면 자녀의 의견과 개성을 존 하

여 지나친 제제를 가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말

한다. 한 성취 양육태도는 자녀가 더 끈

기와 집 력을 가지고 일을 하여 높은 포부수

을 달성하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나타낼수록,

합리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이성 이고 논리

인 방식으로 근하여 일의 동기와 근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하는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수가 높아진다. 문항은 ‘거의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의 4 Likert척도이며 사

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상 이 나타나지

않은 성취 양육태도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사용된 하 척도들의 Cronbach's alpha계수는

각각 아버지의 경우 애정 양육태도 .84, 자

율 양육태도 .82, 합리 양육태도 .68이었으

며, 어머니의 경우 애정 양육태도 .64, 자율

양육태도 .80, 합리 양육태도 .67 으로 나

타났다.

완벽주의 측정도구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하여 Hewitt와 Flett(1991)의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Multidirectional perfectionism scale: MPS-H)를

사용하 다. Hewitt와 Flett(1991)이 개발한 다

차원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 으로 부과된 완

벽주의의 3개 하 차원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사회 으로 자신에게 용하

는 높은 기 을 따르려고 하는 사회 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15개 문항을 분석

에 사용하 다. ‘ 그 지 않다’(1)에서 ‘매

우 그 다’(7)의 7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이

역의 합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으로 부

과된 기 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 기 치를 의사결정에 반 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자기제시동기 측정도구

자기제시동기는 Leary와 Kowalski(1995)의 자

기제시이론에 근거하여 김남재(1998)가 제작한

자기제시동기척도(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SPM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는

인 계 상황에서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를 받

고 싶은 욕구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며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 지 않

다’(1)에서 ‘매우 그 다’(5)의 5 Likert척도이

며 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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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어 하며 자신의 인상을 타인이 보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계수는 .88

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

숙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본래 진로에

한 결정성, 비성, 독립성, 목 성, 확신성

의 5가지 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가설에 합한 진로결정의 주체성을

측정하는 독립성 차원 9문항과 진로선택을 통

한 가치추구 실 타 정도를 알아보는

목 성 차원의 8문항, 총 17문항만을 선별하

여 사용하 다. ‘ 그 지 않다(1)’에서 ‘매

우 그 다’(5)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하 차원의 수가 높을수록 진로태

도 역에서 성숙되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alpha계수는 각각 독립성 차원

.76과 목 성 차원 .85로 나타났다.

차

본 연구의 자료 측정은 학과연구심의 원회

(DRC)의 승인을 받아 교내 설문 실험 사이

트를 통하여 설문참여 학생을 모집하 다. 학

생들은 설문 시작 에 참가자의 권리와 연구

의 윤리성에 한 설명을 듣고 설문참가 동의

서를 작성하 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약

20-25분가량 설문에 응답하 고 1 의 크 딧

수를 인정받았다.

자료분석

자료는 측정변수들의 빈도와 기술통계치

상 분석을 하여 SPSS 12.0을 사용하 고,

구조모델의 검증을 하여 AMOS 5를 사용하

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 차원인 애정 ,

자율 , 합리 양육과 진로태도의 성숙의 하

척도인 독립성과 목 성 각각은 개별하

측정변수로서 모형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수

가 비교 은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합산

수를 사용하는 척도에서의 결측치를 보완하기

하여 SPSS 로그램 상에서 유효응답자의

평균(Series mean)으로 결측치를 변환하 다.

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해서는 부와 모의

수를 각각 Z 수로 변환하여 합산한 뒤 분

석에 사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합도를 평

가하기 하여 IFI(Incremental Fit indices), TLI

(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 다. χ2은 표본수에 무 민감

하고 가설의 내용을 무 엄격하게 간주하

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

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합도 평

가에 사용하지 않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상 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간의 상

계를 산출하 고 그 계는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분석 결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는 체로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

기 제시동기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부모의 애정 양육태도와 자기제시동기

와의 상 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각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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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x1 x2 x3 x4 x5 x6 x7

x1 -

x2 .448 ** -

x3 .727 ** .581 ** -

x4 -.236 * -.328 ** -.275 ** -

x5 -.110 -.270 ** -.212 ** .474 ** -

x6 .069 .108 .108 -.305 ** -.413 ** -

s7 .100 .153 .079 -.368 ** -.339 ** .549 ** -

평균 0.37 0.37 0.45 57.23 92.94 31.92 25.13

표 편차 1.73 1.84 1.87 11.90 21.20 5.02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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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부모의 애정 , 자율 , 합리 양육태도는 부와 모 각각을 Z 수로 변환하여 합산하 다.

x1. 부모의 애정 양육태도, x2부모의 자율 양육태도, x3.부모의 합리 양육태도, x4. 사회 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 x5. 자기제시동기 x6.진로태도성숙-독립성 x7. 진로태도성숙-목 성

표 1. 부모의 양육태도 주요 변인들간 상 계

어머니
아버지 x1 x2 x3 x4 x5 x6 x7

x1 .489 ** .678 ** -.224 ** -.080 .027 .042

x2 .451 ** .604 ** -.259 ** -.203 ** .057 .033

x3 .727 ** .580 ** -.254 ** -.200 ** .073 .074

x4 -.236 * -.329 ** -.257 ** .474 ** -.305 ** -.368 **

x5 -.109 -.271 ** -.212 ** .474 ** -.413 ** -.339 **

x6 .066 .109 .108 -.305 ** -.413 ** .549

s7 .097 .156 .079 -.368 ** -.339 ** .549 **

아
버
지

평균 50.09 44.59 47.81 57.23 92.94 31.92 25.13

표 편차 6.12 6.42 4.94 11.90 21.20 5.02 6.00

어
머
니

평균 50.97 43.93 47.80 57.23 92.34 31.92 25.13

표 편차 7.50 6.71 5.27 11.90 21.20 5.02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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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x1. 부/모의 애정 양육태도, x2.부/모의 자율 양육태도, x3.부/모의 합리 양육태도, x4. 사회 으

로 부과된 완벽주의, x5. 자기제시동기 x6.진로태도성숙-독립성 x7. 진로태도성숙-목 성

표 2. 아버지와 어머니 별 양육태도 주요 변인들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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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는 진로태도성숙의 목 성과 독립성

과의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

는 모두 진로태도성숙의 목 성 독립성과

의 강한 상 을 나타내었다. 부와 모 각각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산출한 상 계수는 표 2

에 제시하 다.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 매개 모형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향에 하여 사회 으로 부과된 완

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 매개모형를 검

증한 결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

도성숙으로 가는 직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

았다. 경로계수는 그림 2에, 합도는 표 3에

제시하 다.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완 매개 모형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

기의 부분매개 모형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

지 않았으므로 안모형으로 이 경로를 제거

한 완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IFI, TLI, CFI

그리고 RMSEA의 지수를 고려했을 때 반

으로 보통 정도의 합도를 보여 한 모형

으로 검증되었다. 각 경로계수는 그림 3에, 이

모형의 합도에 한 산출결과는 표 4에 제

시하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 인 향에 한 완

매개모형 검증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각각 와

같은 양상으로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Model df χ2 IFI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39 70.123 .949 .909 .946 .080

표 3.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매개 모형의 합도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36 (-3.3***) -.29 (-2.4*)

-.28 (-2.7**) -.42 (-3.6***)

-.17 (-.40)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36 (-3.3***) -.29 (-2.4*)

-.28 (-2.7**) -.42 (-3.6***)

-.17 (-.40)

그림 2.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부분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 화된 계수, ( )안은 t검증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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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χ2 IFI TLI CFI RMSEA

완 매개모형 40 70.291 .950 .914 .948 .078

표 4.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완 매개 모형의 합도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아버 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38 (-3.3**) -.27 (-2.4*)

-.33 (-3.2**) -.41 (-3.7***)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아버 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38 (-3.3**) -.27 (-2.4*)

-.33 (-3.2**) -.41 (-3.7***)

그림 4.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심으로 한 완 매개 모형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34 (-3.0**) -.26 (-2.3*)

-.25 (-2.4*) -.42 (-3.7***)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34 (-3.0**) -.26 (-2.3*)

-.25 (-2.4*) -.42 (-3.7***)

그림 5.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심으로 한 완 매개모형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36 (-3. 3**) -.27 (-2.4*)

-.28 (-2.7**) -.42 (-3.7***)

사회적으로
부과

완벽주의

로태도성숙

각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제시동기

-.36 (-3. 3**) -.27 (-2.4*)

-.28 (-2.7**) -.42 (-3.7***)

그림 3.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의 완 매개 모형

경로계수는 표 화된 계수, ( )안은 t검증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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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시동기의 완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를 분리하여 모형을 검증하 다. 아버지와 어

머니의 양육태도 모두 각 경로가 유의미하

고, 모형 합도 한 모두 양호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양육태도로부터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로 가는 경로의 설명

량은 아버지의 모델이 어머니의 모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델의 합도는 어머니의

모델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림 4와 5, 표 5에 제시하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 , 자율 , 합리

차원이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

시동기를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과 목

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하 던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직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을 완벽주의와 자기

제시동기가 완 매개하는 모형이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은 기각되었

고 가설 2와 3은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 수정모형으로써 제시한 완

매개 모델에 하여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분리하여 검증한 결과 부와 모의 양육태도 모

두에서 완 매개 모델의 합도가 양호하 다.

정리하면, 부모의 양육방식이 애정 , 자율 ,

합리 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그 지 않

은 학생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

의 높은 기 에 자신을 맞추려는 완벽주의

태도가 감소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자 하는 욕구도 낮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결과로써 이들은 자신의 주 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태도의 독립성과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태도의 목 성이 높아지게 됨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심으로 주

요 사항에 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 으로 부과

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부분 매개하여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처음의

가설과는 다르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신, 이 경로를 제외한 완 매개모형

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등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하 던

사 연구들(최효순, 2001; 지용근, 2004, 2005)

과는 다른 결과로써 학생들은 어도 진로

태도성숙의 독립성과 목 성에 있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직 으로 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

소년기 이후를 지나면서부터 개인은 부모로부

터의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여 부모와의 상

Model df χ2 IFI TLI CFI RMSEA

아버지 73.074 40 .946 .906 .943 .081

어머니 66.679 40 .956 .924 .954 .073

표 5. 지각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심으로 한 완 매개 모형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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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이 감소하게 되고(이시은, 이재창, 2005)

부모에 한 애착 유 가 약화된다는 연구자들

(Steinberg & Silverberg, 1986)의 주장이 이를 뒷

받침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직 인 향을 받기보다는 부모

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향 받아 길러진 개인

특성에 의하여 진로태도에 향을 받는다

는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매

개변인으로 상정한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

의와 자기제시동기가 에서 언 했던 부모의

양육태도의 향에 의하여 길러진 개인 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양육태

도의 향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며 개

인 내에서 내재화된 특성으로서 발달하 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청년기 이후에도 이

내재화된 특성이 진로 태도등과 같은 의사 결

정에 있어 지속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Blatt(1997)에 따르면 사회 으로 부과된 완

벽주의는 신경증 완벽주의로 변하게 될 가

능성이 많은데 신경증 완벽주의는 열등감

과 련되며 실패에 한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 인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과 련한다

고 하 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이기보

다는 이고, 자율 이기보다는 통제 이

며, 합리 이기보다는 비합리 일 때 부모의

양육방식은 허용 이기 보다는 권 이 된다.

권 인 부모에게서 양육된 아이는 부정 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은데(Baumirad,

1971) 자아존 감에 부정 으로 작용하며

(Soenens et al., 2005) 이로써 열등감과 실패에

한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한

계속 으로 부모의 기 에 미달되었다고 느낌

으로써 자신의 욕구보다는 우선 부모나 타인

으로부터 인정받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자기제시동기가 부모의 향을 매개하여 진

로태도의 목 성과 독립성에 향을 미친 결

과에 하여는 자기제시동기와 함께 많이 연

구되고 있는 사회불안의 개념과 연 지어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제시모형에서 자기

제시동기는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

고 있는데(김남재, 2004), 사회불안을 가진 사

람들의 부모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자녀의 회피행동을 더 강화하며

용기 있는 행동을 더 막는 경향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Bruch & Heimberg, 1994). 이러한 사

회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부모와 유사하게 자

기제시동기가 높은 개인들의 부모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자녀들이 이를

모델링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모의 양

육태도는 자녀들에게 있어 자신의 욕구를 충

족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기회를

더 게 제공하 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개인은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도 타인의 시선을 더 시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른 주체 인 행동보다는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선 그동안 사회불안이

나 안불안을 심으로 사용되었던 개념인

자기제시동기를 진로태도와 함께 측정하여 이

변인이 진로태도를 측하는데 있어 타당하다

는 을 검증하 다는데 있다. 진로의 결정이

개인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을 고려할

때 사회의 기 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 타인

의 인정에 한 욕구가 진로선택과정에 향

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

자녀의 진로태도 성숙에 있어 직 인 향

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을 밝힘으로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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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청소년기의 진로모형과 학생의 다른

진로모형을 제시하 다. 이로써 가장 진지하

게 진로에 하여 고민하고 선택을 할 시기인

학생에게 더 한 도움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진로상담에 시사 을 가진다. 진로에 하여

독립성과 목 성이 낮은 학생의 경우, 타인

의 시선이나 사회 인 요구에 민감하여 자신

의 진로선택에 있어 갈등을 느끼게 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 한 개

입에서 자기탐색을 통하여 사회 으로 기 치

에 부응해야 한다는 완벽주의 신념과 타인

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하여 깨닫게

함으로써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부

모의 향으로부터 더욱 독립 인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을 갖고 자기 내면의 욕

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한 시사 으로는

애정 이고 자율 이며 합리 으로 자녀를 양

육할 때 자녀가 자신의 욕구에 더 민감하고

주체 이 되며 그 결과 진로태도에 있어서도

더 성숙해 진다는 것이다. 도정숙(2005)의 연

구에 따르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평등

주의 으로 하는 반면 소유나 보호의 태도

를 나타내고, 무 심과 무시를 하는 한편 간

섭을 하는 이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

다. 그리고 이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우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취 하려는 태

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 다. 이러한 이

이고 비 일 인 태도는 자녀에게 지속

인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부모의 기 에 충족

하 을 때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수용의 인지 도식을 성립시킬 것이다. 그 결

과 자녀는 계속 으로 미달된 부모나 외부의

기 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반면 자신의

내부에 욕구에 하여는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욱 일 되

게 애정 이고 자율 이며 합리 일 때 자녀

는 자신의 내면을 더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진로선택에 있어서

도 외부 인 기 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덜

갈등을 느끼고 더 성공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남녀

의 차이 동성 이성부모의 자녀에게 끼

치는 향력 차이에 한 검증이 부족하 다

는 이다. 진로 연구에서 성차에 한 검증

이 요하다는 흐름(e.g., Betz, 2004)에 따라 후

속 인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사용한 성

차의 검증이 필요하겠다. 한 동성 이성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끼치는 향이 다르

다는 연구결과들(지용근, 2004; Flett et al.,

1995)에 따라 이후 확장된 연구에서 그 차이

를 검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표본이 서울시내 한 개 학교를 상

으로 비교 학력이 높은 집단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체 학생 집단에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 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 을 보완하여 더 많은 표본의

다양한 학생 집단을 상으로 한 검증이 필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

육태도 진로태도성숙과 련하여 연구된

개념인 사회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

시동기를 이후 더 많은 연구에서 확장하여 검

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제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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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인불안이나 우울 외의 다른 심리

변인들과 련하여 연구된 가 매우 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심리, 사회 변인들과의 계를 밝힘으로써

이들 개념이 진로태도성숙 뿐 아니라 다른 심

리 변인들과 어떠한 계성을 가지는지 더

욱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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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dergraduates: Mediated b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Young Jee Woo Ki-ha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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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s mediated by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 total of 126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a perceived parental attitude questionnaire, two career attitude maturity scales (goal orientation

and independence),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upported a full-mediation effects model with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presentation motivation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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