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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이 양 희 김 미†

운 학교 성균 학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서 부모 학습지원

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하고자 실시하 다. 이를 하여 경기도 소재 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 행동을 측정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학업 자기효

능감을 측정하 다. 총 240부의 배부된 설문지 가운데 부모 200부, 자녀 225부를 분석에 사

용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학습지원 행동의 완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하 요인별로 볼 때, 학습 환경 가꾸기 요인, 학업 정보제공 요인

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 학업 자기효능감의 발

달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고,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 수 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한 이는 자녀의 학업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부모 학습지원행동의 효과와 한계를 보여 다는 에서 학술

, 실제 으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어서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을

논의하 다.

주요어 : 양육효능감, 학습지원행동, 학업자기효능감, 학업정보제공, 학습환경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550 -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제 1의

교육열’이라 할 만큼 높은 교육열을 가졌다고

한다(이종각, 2003). 이러한 자녀들에 한 높

은 교육열은 우리나라가 발 하는데 큰 기반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나치게 경쟁

인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자녀들의 조기 해외유학으로 인

한 기러기 아빠의 발생등 많은 어려움들이 생

겨나고 있다.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에 어들

면 학업성취도를 기 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학업부분

에 있어서 높은 목표성취를 기 받거나 강요

당하고, 좋은 성 을 기 하는 부모들의 리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들의

자녀에 한 사랑과 바람직한 양육의 범 를

넘어선 지나친 학업 성취기 로 자녀와 갈등

이 생기게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만

족도가 낮아지게 될 수 있다. 한 부모의 지

나친 학습에 한 여가 수동 이고 의존

인 학습태도를 형성시켜 자기주도 학습능력

이 결핍된 자녀로 성장시키는 역기능을 낳기

도 한다(윤미선, 2006).

자녀들에 한 구체 인 이해가 부족한 상

태에서 부모들의 무조건 인 높은 교육열은

부모와 자녀사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자와 가정 교육

자 차원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한 학

습지원 행동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필요성이

두된다(노명숙, 2009). 이러한 실에서 자녀

들의 발달단계상 많은 부분의 학습습 이 형

성되는 시기인 학령기 부모의 역할은 더욱

요하고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에

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

가운데 아이의 성 향상을 해 공부목표와

성과를 함께 검토하고, 목표 설정 시 자녀의

의사를 존 하거나, 공부와 진학에 도움이 되

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 인 형태

의 행동을 통해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

고 이에따라 자녀의 학업성취수 이 더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연수, 2007).

한 선행연구들 가운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최형성,

2002), 부모의 올바른 학습지원 행동을 통해

자녀의 학업에 한 성취정도를 높이고자하는

부모교육 련 연구(김연수, 2007), 부모의 양

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의 계에

한 연구(박 옥, 2008), 그리고 직 자녀에게

효과 인 학습방법을 통해 학업성취를 높이고

자 하는 측면의 연구(권순 , 2007)가 있다.

그 외에도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련변

인들 간의 계 구조분석에 한 연구(한신

애, 2010)가 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업자기효능감을 향상하

기 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로 인한 부

모와 자녀의 학업 련 갈등을 이고, 부모

들의 역할만족도를 높이면서 자녀의 학업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로그램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먼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향을 주

는지에 한 부분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

녀의 학업자기효능감 사이에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이 매개하는지를 실제로 검증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로그램 개발의 단계로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의 계

와 이 계에서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데 이 연구의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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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이나 지 발

달에 직 으로 작용하는 요한 변인이다

(송 정, 1998).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

녀의 입장에서 그 로 달되지 않을 수 있는

데, 양육태도를 받아들이는 자녀 자신의 여러

요인 심리 과정 때문에 그들 부모의 실

제 태도와 자녀에 의해 지각된 태도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된다(박지홍, 1984). 그러나 부모

와 자녀 가운데 한 쪽에 집 하여 연구함으로

써 ‘지각된’ 태도를 연구하게 되면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어려

운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

도 가운데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향을 동시에 측정하여 알아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Bandura(1982, 1997. 최형성, 2002에서 재인

용)는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해

필요한 행동과정으로 조직능력과 실행능력에

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하 다.

한 그는 효능감이란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해 인지 이고 정서 이며 행동 인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 으로 배합해야 하는 생성

능력이라고 하 다. 한 Bandura(1982, 1997.

최형성, 2002에서 재인용)는 사람들에게는 바

람직한 미래를 실 하고자 비하고, 바람직

하지 않는 미래는 사 에 처하고자 노력하

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만일 자

기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 다. 따라서 효능감에

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에 한 기

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았다(최형성, 2002).

부모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고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육효능감

(parenting self-efficacy)1)이라는 개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

로 자기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용시킨 것

이라 볼 수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재까지 진행되어온 양육효능감에 한 연구

들을 통해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Dorsey, Klein, Forehand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은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

력에 한 부모 자신의 마음으로 보았고, 양

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

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 ․심리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김미옥,

2011에서 재인용),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들이 자녀에게 애정 , 정 인 태도를 가지

며, 학업성취도 래와의 계에서도 효능

감이 낮은 부모의 자녀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래와의 계를 잘해나간다고 보

고하고 있다(김미옥, 2011).

한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이란

효율 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능력에 한 부모의 믿음이라고 언 하 다.

신용주와 김혜수(2003)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특징은 첫째, 자녀양육과 부모-자

녀와의 계에 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임하고, 둘째, 생활과 학습에

있어 성공 으로 수행했던 부모의 경험이 양

육효능감의 수 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근원으

로 작용하고, 셋째, 양육효능감은 성인기의 사

회 역할이자 발달 과업인 부모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넷째, 효율 인 부모

1) parenting self-efficacy을 연구자에 따라 ‘양육효능

감’, ‘부모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으로 번역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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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자

발 으로 습득하여 자녀를 해 즉각 으로

용한다고 하 다.

그리고 문태형(2002)은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사회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Mondell과 Tyler

(1981)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와 자녀의 문

제해결 상황과 놀이상황을 찰하여 부모의

지각된 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계를 연구

하 는데,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

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정 인 태도를 가

지며, 자녀의 능력과 자원을 인정하며, 문제해

결 상황에서 더 한 도움을 주었다(김미옥,

2011에서 재인용). 한 김 미와 도 심(2004)

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 스와 양육 행동

간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양육효능감

이 높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사회 응에

정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부모가 양육효능감

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향상을

돕게 된다고 보았다.

한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

여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표 인 동기이론

하나는 학업 자기효능감 이론이다. 다양한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인간행동의 변화를 설

명하거나 언하기 한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한 학업 자기효능감 이론은 학습상황에

련된 수행 성취수 에 요하게 직/간

인 측을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김효순,

2003. 김연수, 2007 재인용). 학업 자기효능감

은 학습자의 과제선택, 과제에 투자하는 노력

의 양과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포기하

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정도, 효과 인

학습 략의 수행 여부 등 성공 인 학업성취

를 한 다양한 측면에 결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 , 2007).

구체 으로 학업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 과제의 수행을 해 필요한 행 를 조

직하고 실행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해 내

리는 모종의 단으로, 자신감, 자기조 효능

감, 과제수 선호 등의 하 요인이 포함된다

(김아 , 2001).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

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해 보

이는 확신 는 신념의 정도라는 축소된 의미

를 용한다(sherer 1982. 김아 , 2001에서 재

인용).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인지

단 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반응으로 표

출된다(Bandura, 1986; 1993). 한 자기조 효

능감이란 개인이 자기 찰, 자기 단, 자기반

응과 같은 자기조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라고 정의내릴 수 있

다(Bandura, 1986). 그리고 과제수 선호는 자

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

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 이고 구

체 인 목표를 선택한다(Bandura, 1988; Latham

& Locke, 1991).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

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며, 그들이 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Bandura, 1977). 한 김아 과 박인 (2002)은

일반 자기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간의 상

이 .76으로 높았으나 학업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일반 자기효능감에 비해 학업성취

도를 잘 측한다고 보고하 다(양난미,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볼 때 자녀

의 학업자기효능감 형성 발달은 부모가 자

녀를 양육하는 과정과 한 계가 있다(박

옥, 2008). 따라서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를

해서는 자녀가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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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자기효능감 형성을 한 부모의 역

할이 필요하다. 한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발

달시키는 부모의 필수 인 양육태도는 부모

가 자녀를 으로 수용하고, 자녀에게 명

확한 한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녀의 행

동에 자유를 주고 존 하는 태도라는 연구

(Coopersmith, 1967)가 있다.

한편 좋은 학업수행 수는 낮은 스트 스와

높은 자기효능감과 련된다(이수민 2011). 좋

은 학업수행 수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발달에 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나 어지는

데,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일차 으로 가족 내

에서 형성되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상당한 향을 받는다(우희정, 1992).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으로 인한 교육 여는 인지

학업성취도 자체보다는 자녀의 학습 동기나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 요인에 향을 주어

간 으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이숙자, 2007).

Bandura(1977)는 부모자녀 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의 맥락에서 학업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면, 자녀의 학업

포부가 부모의 학업포부에 의해 많은 향을

받고 자녀의 학업포부는 성 에 향을 미치

기 때문에, 자녀의 성취를 해 부모의 포부

수 이 요하지만, 단순히 자녀의 학업기

을 설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형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녀는 달

성할 수 없는 높은 기 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 옥

(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자

기효능감의 상 계분석결과를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 , 자율 으로 지각

할수록 반 인 학업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성취

압력(과잉기 )은 자녀의 자신감 발달에 부정

인 효과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자녀는 학습습 을 형성해 나가는 단

계이므로 부모가 하게 개입하여 바른 학

습습 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남경인, 2010).

박 신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에서 아버지의 사회 지원은 청소년의 자

기효능감에 직 효과가 있었고, 어머니의 사

회 지원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직 효과

가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에 해 매우 높은 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자아효능감과 학업성

취는 비교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노명숙, 2009).

한편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은 자녀의 학업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행동으로(김민

수, 2006), 자녀교육과 련된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의미하는데, 일반 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에 한 기 , 교육수 , 학교활동이나

로그램 참가, 학습활동을 조장하는 가정환경,

학업과 련된 부모와 자녀간의 활동을 포함

한다(변용수, 김경근, 2006). 임은미(1998)는 부

모의 학습지원 행동과 련하여 ‘부모행동’을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 인 규칙제공, 정

성과 추구, 학업향상 격려, 학업 정보 제공으

로 정의하 다. 이때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은

자녀의 자아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정 상 계를 보이고, 자아효능감과 자기

주도 학습능력 역시 정 상 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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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명숙, 2009). 즉 부모가 정 학습지원

행동을 할수록 자녀는 자아효능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능력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은식(2003)은 상 계분석과 다회귀분

석을 통해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과 ․ 학

생의 학업성취도는 상 계가 높고, 그 정도

에 있어서 학생이 등학생에 비해 상

으로 상 계가 높으며, 학생의 학업성취

도에는 부모의 가정 심 학교 심 학습지

원행동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 한 이재 (1994)은 부모로부터 학업

에 한 기 와 격려를 받는 자녀들은 비교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며 오랫동안 학업성취의

향상을 해 꾸 히 노력한다고 보았다. 그리

고 홍 주(2011)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등학생 학업성취간의 계에서 부모의 학습

여와 등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 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한 기 와 심이 많아질수록 자녀가 자율

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자녀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학습 여가 진되었다.

한편 노명숙(2009)은 주로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을 높이기 해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어떠한 지 실태를 악하고, 모 상의 학습

지원행동에 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부모들

이 원하는 교육방법에 한 요구도 조사를 바

탕으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자녀의 자아효

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간의 련성을 살

펴 으로써 학령기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능

력이나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 변인을 탐색하 다. 그리고 부모-자녀의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학습코칭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학습코칭 부모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에 한 양 평가 결과에서 부모의 학

습지원행동이 실험집단의 로그램 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

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은 학습지

원 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업자기효능

감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해 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

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습지원행

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1

개 등학교 4-6학년 부모(240명)와 자녀(240

명)를 상으로 연구자가 검사에 한 설명을

한 뒤 자녀용 검사지를 배포하 고, 부모용

검사는 설문지를 투에 넣어 한 상태로

집으로 가져가서 검사를 한 후 다시 하여

회수하 다. 부모용 검사는 부모의 양육효능

감과 학습지원행동, 자녀용 검사는 자녀의 학

업자기효능감에 한 설문을 조사하 다. 임

의 표집하여 검사를 실시하 고 10문항 이상

동일한 번호로 표기한 경우와 답안지의 1/2을

락한 부모 40부와 자녀 15부는 분석에서 제

외하고 부모 총 200부, 자녀 총 225부의 자료

를 결과 분석에 활용하 다. 이 가운데 부모-

자녀의 응답이 매치된 자료는 187부 다.

연구 상의 부모 설문지 응답자는 어머니

166명(87.0%), 아버지 22명(11.5%), 기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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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로 부분의 응답자는 어머니 다.

한 본 연구에 참여한 자녀응답자는 남 118명

(52.9%), 여 105명(47.1%)로 남학생의 분포가

더 많았다.

측정도구

양육효능감 척도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해서 최형

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효능

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원래 부모의

양육효능감척도는 5 척도의 37문항으로

반 양육효능감(Cronbach's α= .9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Cronbach's α =.75), 의사소통 능

력(Cronbach's α =.86), 학습지도능력(Cronbach's

α =.84), 훈육능력(Cronbach's α =.74) 등 5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를

본 연구에서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는 원

래 검사와 같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못하 다.

최형성과 정옥분(2001)의 원래 연구 방법에

하여, 공통요인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스

크리 검사와 분산비율을 고려하며 요인

회 방법으로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 으나,

본 자료에서는 요인 1～3, 즉 건강하게 양육

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두 개의 요인에

.4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 다수

섞여 있으며 공통성이 0.4 이하인 문항이 있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에 근거하여

공통성이 0.4 이하인 문항으로 제외하고, 신뢰

도와 체 문항의 의미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부하되는 문항을 제거하

고, 스크리 검사와 분산 비율을 고려하여

총 세 개 요인을 추출하 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62.15%이고, 각 요인의 명칭은 문항

의 내용과 원래 요인의 명칭을 참고하여 각각

‘구체 인 양육효능감’(문항 : 나는 내 아이

에 해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 아이에

해 잘 이해하고 있다), ‘학습지도능력’(문항

: 나는 아이의 성 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 으로 지도할 수 있다, 나는 아이가 학

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훈육능력’(문항 :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으로

명명하 다. 이 문항들의 요인별 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구체 인 양육효능감 .89,

학습지도능력 .83, 훈육능력 .70이며 체 신뢰

도 계수는 .89이다. 각 문항은 1～5 척도이

고,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지원행동 척도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을 측정하기 하여 노

명숙(2009)이 학부모를 상으로 하여 개발한

자기보고식 학습지원행동검사를 사용하 다.

이 검사는 원래 자녀를 상으로 한 ‘부모의

학습 여형태 검사’(김종덕, 2001)에 기 한 것

으로, 이 검사의 문항들이 윤미선(2006)에 의

해 학생 수 의 어휘로 수정, 보완 되었고,

이 검사를 다시 부모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원래 검사는 총 30문항으로 5개의 하 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즉 부모의 선택권 부여(6문

항), 민주규칙 제공(6문항), 정성과 추구(6문

항), 학업향상 격려(6문항), 학업 정보제공(6문

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를 용

했으며, 노명숙(2009)의 연구에서 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문항이 개정되고, 요인분

석이 생략된 채 신뢰도 분석만을 실시하 음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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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기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

사, 고유치, 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

원래 척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네 요인을 추

출하 다.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을 가능한 한 제

외하고, 해석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네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8개의 문항을 선정하

고, 이는 체 변량의 63.35%를 설명하 다.

각각의 하 요인은 민주 인 학습 선택권 부

여 6문항(문항 : 나는 공부에 한 자녀의

의견을 존 한다), 학업향상 격려 6문항(문항

: 나는 자녀의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

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 한다(R)), 학습

환경 가꾸기 3문항(문항 : 나는 자녀의 성

이 잘 못 나오거나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하

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

다), 학업정보제공(문항 : 나는 공부방법에

한 정보를 모았다가 해 다)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요인별 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민주 인 학습선택권 부

여 .87, 학업향상 격려 .84, 학습환경 가꾸기

.72, 학업정보제공 .72, 체 .82로 나타났

다. 각 문항은 1～5 척도이고,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높음을 의미

한다.

학업자기효능감 척도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정효(2003)가 수정한 김아

과 박인 (1999)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 23

문항이었고 하정효(2003)의 연구에서 체 신

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정효

(2003)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이나 각 요인에

한 신뢰도를 분석하고 있지 않아서 본 연구

에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고,

두 개 이상의 요인에 공통되게 부하되는 문항

들을 제거하여 과제난이도선호 6문항(문항 :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 하는 것이

재미있다), 자기조 효능감 7문항(문항 : 나

는 수업시간 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

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자신감

4문항(문항 :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답하지 못한다)으로 총 17

문항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요인별 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과제난이도 선호

.77 자기조 효능감 .76, 자신감 .60, 체 .83

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4 척도이고,

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양육효능감, 학습지원행동, 학업자기효능감의

상 분석

변인들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양육효능감, 학습지원행동, 학

업자기효능감의 평균(표 편차)과 상 계수를

제시하 다. 먼 평균(표 편차)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행동의 하 변

인들가운데, 부모는 자신의 훈육능력에 해

서 5 만 에 4.17 으로 가장 높게 평 했

고, 학업정보제공은 평균을 조 넘는 3.10

으로 가장 낮게 평 했다.

다음으로 상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행동 계에서 유의

미한 정 상 을 보 다(r=.63, p<.01).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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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지원행동이 높아

짐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의 하 요인과 학

습지원행동 하 요인의 상 을 살펴보면 양육

효능감의 구체 인 양육효능감은 민주 인 학

습선택권 부여와 학습환경 가꾸기, 학업정보

제공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그 다음

으로 학습지도능력의 경우 학업향상격려를 제

외하고 모든 하 요인이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훈육능력

은 학업향상격려를 제외하고 모든 하 요인이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체 으로 학

습지원행동 가운데 학업향상격려요인은 양육

효능감과 상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양육효능감 체와 양육효능감의 하 요인

들간에 상 이 매우 높고 그 하 개념들간의

상 은 간 정도여서 하 요인들과 양육효능

감 체 요인간의 한 계를 알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학업자기효능감과의 계에서

도 정 상 계(r=.17, p<.05)를 보 는데,

이를 볼 때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자기

효능감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

습지원행동은 학업자기효능감과의 계에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는데(r=.23 p<.01),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이 정정인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지

원행동의 하 요인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간의 상 을 살펴보면, 민주 인 학습선택권

부여는 과제난이도 선호와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다. 그 다음으로 학업향상격려

는 학업자기효능감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습환경 가꾸기는 과

제난이도선호, 자기조 효능감에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업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구체 인양육효능감 1

2 학습지도능력 .56** 1

3 훈육능력 .55** .45** 1

4 양육효능감 체 .84** .85** .78** 1

5 민주 학습선택권 .53** .37** .29** .49** 1

6 학업향상격려 .03 .06 .13 .08 .15* 1

7 학습환경가꾸기 .52** .42** .48** .57** .42** .14 1

8 학업정보제공 .43** .58** .23** .52** .35** -.01 .38** 1

9 학습지원행동 체 .58** .55** .42** .63** .73** .52** .71** .67** 1

10 과제난이도 .16** .23** .14 .22** .18* .06 .22** .27** .28** 1

11 자기조 효능감 .15* .12** .17* .18* .11 .04 .17** .16** .19** .48** 1

12 자신감 -.02 -.01 .02 -.01 -.02 -.02 .08 .07 .04 .20** .19** 1

13 학업자기효능감 체 .12 .16* .14 .17* .13 .04 .22** .23** .23** .79** .74** .60** 1

M 3.69 3.51 4.17 3.79 3.50 3.70 3.93 3.10 3.56 2.62 2.90 3.11 2.88

SD .57 .72 .56 .51 .68 .75 .62 .74 .46 .73 .59 .67 .48

*p<.05 **p<.01

표 1. 부모의 양육효능감, 학습지원행동,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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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 효능감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다. 체 으로 자

신감 요인을 비롯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부

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자

기효능감도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표 1 참조).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한 학습지

원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

감에 한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

기 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주장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즉,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과

정에서 학습지원행동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

는지 알아보기 해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이를 자세

히 살펴보면 1) 양육효능감(β=.63, p<.001)이

학습지원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향을 확인하

다. 한 2) 양육효능감이 학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β

=.17, p<.05). 마지막으로 3) 양육효능감과 학

습지원행동을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설

명하는 정도가 β=.17에서 β=.07로 어들었

고 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서(t=.69, p>.05)

매개효과가 유의하며 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구체 으로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한 학습지원행동의 하 요인별 매개효과 검

증을 실시하 다. 학습지원행동의 하 요인인

민주 학습선택권, 학업향상격려, 학습환경가

꾸기, 학업정보제공 가운데 민주 학습선택

권과 학업향상격려는 매개효과가 밝 지지 않

았고, 나타난 두 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학습환경 가꾸기에 해서는 1) 양육효능감(β

=.57, p<.001)과 학습환경 가꾸기의 계는 유

의했다. 한 2)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

의 상 이 유의했다(β=.17, p<.05). 마지막으로

3) 양육효능감과 학습환경 가꾸기를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자녀

변인 R² B β t

β1 양육효능감 → 학습지원행동 .39 .56 .63 11.01***

β2
학습지원행동 → 학업자기효능감 .05 .24 .23 3.21**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3 .16 .17 2.35*

β3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5
.06 .07 .69

학습지원행동 → .18 .18 1.87+

+p<.10 *p<.05 **p<.01***p<.001

표 2.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한 학습지원행동의 매개모형

그림 1.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

감에 한 학습지원행동의 체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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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β=.17

에서 β=.11로 유의하지않게 감소하 으므로

(t=1.20, p>.05)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학습지원행동의 하 요인인 학업정보제공에

해서는 1) 양육효능감(β=.52, p<.001)이 학업

정보제공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한 2) 양

육효능감이 학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β=.17, p<.05). 마지막으로 3)

양육효능감과 학업정보제공을 동시에 회귀시

켰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β=.17에서 β=

.07로 감소하 고, 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서

(t=.82, p>.05)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

업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효과에서 부모

의 학습지원행동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실

시되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치한 한 개

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240명의 부모와 그

자녀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척도를 재검증하 다. 양육효능감 학업자

기효능감, 학습지원행동 척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양육효능감 척도는 최

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효

능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 는데 그 결과

원래 요인과 같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변인 R² B β t

β1 양육효능감 → 학습환경 가꾸기 .32 .69 .57 9.59***

β2
학습환경 가꾸기 → 학업자기효능감 .22 .17 .22 3.00**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3 .16 .17 2.35*

β3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5
.10 .11 1.20

학습환경 가꾸기 → .11 .15 1.66+

+p<.10 *p<.05 **p<.01 ***p<.001

표 3.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한 학습환경 가꾸기의 매개모형

변인 R² B β t

β1 양육효능감 → 학업정보제공 .27 .76 .52 8.36***

β2
학업정보제공 → 학업자기효능감 .05 .14 .23 3.16**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3 .16 .17 2.35*

β3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6
.07 .07 .82

학업정보제공 → .12 .20 2.30*

*p<.05 **p<.01 ***p<.001

표 4.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한 학업정보제공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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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결과를 토

로 문항과 요인을 재검토하 다. 그 결과 이

요인의 설명력은 62.15%이고, 각 요인의

명칭은 문항의 내용과 원래 요인의 명칭을 참

고하여 각각 ‘구체 인 양육효능감’, ‘학습지

도능력’, ‘훈육능력’으로 명명하 고, 총 15문

항을 사용하 다. 그리고 학습지원행동 척도

는 부모의 학습 여형태 검사(김종덕, 2001)에

기 한 것으로 윤미선(2006)에 의해 수정, 보

완되었고, 이 검사를 부모용으로 개발한 것이

다. 여러 연구들에서 새로운 문항에 하여

요인분석을 하지 않고 신뢰도 분석만을 실시

한 채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네 개 요인 총 18개의 문항을 선정

하 고, 이는 체 변량의 63.35%를 설명하

다. 각 요인은 민주 인 학습선택권 부여, 학

업향상 격려, 학습환경 가꾸기, 학업정보제공

으로 명명하 다. 한 자녀의 학업자기효능

감 척도를 측정하기 하여 하정효(2003)가 수

정한 김아 과 박인 (1999)의 자기효능감 척

도를 사용하 는데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의 3개 하 요인에 해

요인분석과 각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총 17문항을 사용하 다.

이러한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

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

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완 매개하 다. 그리고 양육

효능감이 학습지원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향

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양육효능감과 학

습지원행동을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설

명하는 정도가 어들었고, 그 경로가 유의하

지 않아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논문을 비교하면 노명숙

(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학습지원행동에

한 실태 악과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자

녀의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한 학습코칭 부모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필요성에 따라

부모의 학습지원행동 변인을 탐색하고, 부모

의 학습지원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학습코칭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평가한 후 수

정 로그램을 제시하 는데, 등학생의 부모

와 자녀를 상으로 로그램을 진행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등학생

학년과 고학년 간의 발달 단계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학습 수 과 학습 내용이 다르다

는 것을 고려하여 학령기인 등학교 고학년

(4～6학년)의 부모와 자녀를 상으로 각각 검

사를 실시하 고, 척도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문항의 정확성을 높 다.

한 구체 인 학령기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해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향

을 미치고 이를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매개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연구결과

에서 첫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습지원 행동 수 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 수 을 향상시키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둘째, 부모의 경우 양육효능감 하 변인인

자신의 훈육능력에 해서 5 만 에 4.17

으로 높게 평 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들

은 자녀에게 실제 으로 도움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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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는 다르게 자신이 훈육능력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

서 실제 으로는 자녀들에 한 이해가 낮아

지고 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

리고 부모의 학습지원행동 하 변인인 자신의

학업정보제공에 해서 5 만 에 평균을 조

넘는 3.10 으로 가장 낮게 평 했다. 이

러한 을 고려하여 이후에 부모 학습코칭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결과를 바

탕으로 한 후속 연구의 방향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상을 학습의 습 을

형성하는 학령기(4학년∼6학년) 자녀들과 학령

기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하 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각각

유치원생 부모와 자녀, 등학생( 학년, 고학

년)부모와 자녀, 학생 부모와 자녀, 고등학

생 부모와 자녀와 같이 상을 세분화해서 효

과를 비교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를 상으로 하 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일치할 수도

있으나 그 지 않은 경우가 많다(정정애,

2010). 이러한 측면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

지와 어머니의 아동의 양육에서 보이는 차이

를 보면서 비교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상의 표집이 1개

등학교에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 어렵고, 연구의 일반화를 해서는 연구

상의 표집이 다양한 지역의 등학교를 상

으로 표집한 연구의 결과가 반복 검증될 필요

가 있다. 한 각 변인들을 타당하게 측정하

기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척

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으나, 이후 연

구들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반복 검증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

의 학업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학습

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그 과정

에서 매개변인의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나 매개

한 후에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하

요인 가운데 유의한 요인과 그 지 않은 요인

으로 나뉘어서, 이에 해 모형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추가로 수행 될 필요가 있다.

네째, 학습지원행동의 하 요인들 가운데

특히, 학업향상격려요인은 학습지원행동 체

와의 상 이 .52(p<.01)로 유의하지만, 다른 요

인들과의 상 에 있어서, 양육효능감 체(.08,

n.s.)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체(.04, n.s.)와

계에서 다른 요인들과 매우 다른 패턴을 보

이고 있다. 이 하 요인은 학업향상격려와

련하여 자녀의 능력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

법으로 격려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들이 학업향상을 격려하

는 것이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의 향상과 상 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련되면

서, 부모의 격려를 통하여 자녀의 학업효능감

이 향상되도록 돕는 구체 인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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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Lee, Yang-Hee Kim, Keum-mi

Gwangwoon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To achieve

this, this study measured parenting self-efficacy of parents who have children in 4-6 grade of on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province and their children ’s academic self-efficacy by

conducting survey. Among 240 distributed questionnaires, 200 from parents, 225 from children were used

for analysis and it was verified the parenting supports of learning‘s complet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It was also confirmed by the sub-factor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management factors and the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factors. These results imply that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is a variable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level of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to improve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It also has an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meaning to show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parenting supports of learning in improving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The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information,

Learning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