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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학업성취도 간의 계:

학습동기와 학습 략의 매개효과*

손 원 숙† 배 주

경북 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 은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

계를 탐색하고,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학업성취도 간의 계에서 학습동기 학습 략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상은 S지역에 치 한 여자고등학교 1학년 총 398명을 상으로 하 으

며, 변인 측정을 하여 자기보고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구체 으로 선행연구 이론에 근거하여

변인 간 계에 한 3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 용을 통하여 본 연구 자료에 가장 부합하

는 모형을 선정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지각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내재 동기에는

정 인, 외 조 동기에는 부 인 효과를 보 으나,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의 내재 동기에만 정 인 효

과를 보 다. 한 지각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인지 학습 략에 정 인 직 효과를 보 으나, 어머니의 자율

성 지지는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여고생의 학습동기는 인지 학습 략에 모두 직

효과를 보 는데, 내재 동기와는 정 인, 외 조 동기와는 부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학습동기와 학업성

취도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직 효과는 없었다. 셋째, 지각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내재 동기-

인지 학습 략, 외 조 동기-인지 학습 략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악되었다. 반면 지각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의 내재 동기-인지 학습 략, 는 인지 학습

략만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에 향을 주었다. 여고생의 학습동기 특히 외 조 동기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 효과의 크기가 내재 동기를 통한 경로보다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학

업성취도 향상을 한 가정과 학교 장면에서의 교육 시사 을 논의하고, 인지 성취뿐 아니라 정의 성취

를 포함한 보다 일반 인 성취 모형(achievement model) 탐색을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주요어 :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교사의 자율성 지지,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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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궁극 으로 인 자본

에 기반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국가에서는 국

가수 의 장기 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자

국의 교육의 질을 리하고, 개선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표

인 노력으로 국가수 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 정책 수립 개선

을 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으며,

한 학교교육의 요한 성과에 해당하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이에 향을 주

는 련 변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 연구

도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를 이해하기 한 목 으로 학교, 가정

학생 특성 등 향력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거

나, 이들과의 인과 인 계에 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표 인 학업

성취도 연구 하나는 콜맨 보고서(Coleman,

1966)에 기반한 학교효과연구로써, 학교변인들

을 투입(input)과 과정(process)요인으로 구분하

여서 이들과 학교교육의 성과(outcome)에 해당

하는 학업성취도 간의 계를 악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학교효과 연구의 주요 결

과 하나는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학생 상

호작용, 학교 풍토, 교사 열의 등과 같은 학교

내부의 과정 인 요인들이 물리 인 투입요인

들의 효과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매개하여

학생들의 성취도에 향을 다는 이다(김

성숙, 송미 , 최인 , 김희경, 김 엽, 이 숙,

박서홍, 김진화, 2010; 손원숙, 김경희, 2011).

특히 지난 40여 년간의 학교효과 연구 경험을

요약해서 보고한 Hoy(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

가 학생들을 신뢰하고 학업 성취 향상을

한 분 기를 조성해 때, 학생들의 성취도

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을 강조

하 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각한 학교

나 교사의 특성 분 기 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학업에 임하는 태도 성취

에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성취

상황을 이해하기 한 목 으로 가장 주목

을 받고 있는 이론 하나로써 자기결정성이

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들 수 있

다. 이 이론은 특정 학습 활동에 한 학습자

동기의 질 인 측면을 강조하고, 학습상황에

서 학습 략이나 성취도 학습의 지속성 등

에 한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유용성을 갖고

있다(Ryan & Deci, 200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 탐색된 다양한 학업성취도의 결정요인

기존의 학교효과 연구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 하여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학생들

이 자신의 학습과제에 부여하는 가치와 과제

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모 특히 주 양육

자에 해당하는 어머니와 교사의 여는 높으

며, 이들은 학교 이나 학생의 성별에 따라

서도 그 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

된다. 한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할 때 자율성에 한 기본심리욕구가 만

족되고(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이는 다

시 학습동기와 상호작용하여 학업성취에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이상우, 2010; 이숙정, 2006; 임

은미, 1998). 하지만 이들의 연구 상은 주

로 등학생(이상우, 2010)이거나 부모(임은

미, 1998)나 교사(이숙정, 2006) 한 변인만

을 포함하여서 부모와 교사의 효과를 동시에

탐색하지 못하 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교사의 자율성 지지

가 고등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고자 하며, 특히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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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이들이 학습동기 학습 략에 미치는

차별 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자율성 지지는 독립 인 문제해결을 장려하

고, 학습자의 을 인정해주고 선택권을 주

며 착수한 일을 격려해주며 학생의 행동에 반

응 이며 지지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ronlnick & Ryan, 1989). 따라서 부

모나 교사가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

은 그들의 자율성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환경은 학습자를 더욱 내재 으로 동

기화 시킬 수 있고(Deci & Ryan, 2000; Deci,

Schwartz, Sheinman, & Ryan, 1981), 이는 유능감

계성(박병훈, 2013), 자기조 (Grolnick &

Ryan, 1989; Zimmerman, 1983), 그리고 학업성

취(이지연, 하정희, 수 , 2006)와 깊은 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선행연

구를 고려해 볼 때, 학교 가정에서의 자율

성을 지지하는 환경 제공은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 동기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성이 가장 높은 내재 동기

에서부터 통제성이 가장 높은 외 조 동기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내재 동기란 학

습자가 완 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결정

하에 행동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개인이 가지는 목

표나 가치에 따라 요하다고 단되는 행동

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 자체에 한 내재

즐거움 때문에 행동한다. 반면 외 조

동기란 학습자가 내면화된 다른 상에 향

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특히 자율성이 높은 학습동기인 내재

동기는 학업성취도에 주요한 향요인으로

악되고 있다. 즉 학습자의 동기는 학업성취도

에 직 인 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김명

희, 하정희, 차경희, 2006; 김주환, 김은주, 홍

세희, 2006; 임지 , 류지헌, 2007; Gottfried,

1990),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능력과

성취목표지향성과 같은 학습동기는 인지 략

사용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지헌, 임지 , 2008;

이지혜, 2010; 조 철, 2003; 한순미, 2004;

Greene & Miller, 1996). 한 학업동기를 자율

타율 학업동기로 나 어 학습 략

학업성취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조 철,

2003), 자율 학업동기와 학업성취도 간의

계에서 상 인지 략의 매개효과를 악하

다. 이처럼 학업성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

기조 학습과 같은 학습 략은 요한 요소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는 Zimmerman(1989)

에 의하여 제안된 개념으로 학습자가 학습에

한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고 인지 , 정서

, 행동 차원의 조 을 통하여 체계 인

학업수행을 실행하고 조 할 수 있는 학습

략을 의미한다. 자기조 학습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기본 으로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

며 기억하는 인지 략, 학습과정에서 자신

의 시간과 노력을 통제하고 조 하는 행동조

략, 그리고 자신의 인지과정을 통제하고

조 하는 메타인지 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Pintrich & De Groot, 1990). 특히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 하도록 도와주

는 메타인지를 포함한 인지 략(Alexander,

Murphy, Woods, Duhon, & Parker, 1997)은 상

학교 에서 학습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응 수행의 성공

을 정 으로 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uhl, 1987). 즉, 이러한 인지 학습 략은 학

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의 계를 매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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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며, 동기 략의 하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별 인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련 연구(한순미, 2004)에 따르면, 학습자의

내재 동기는 인지 차원의 학습 략과 높

은 련성을 보 고, 이러한 학습 략이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상 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외 조 동기의 경우

표면 는 심층 인지 략과는 계가 없

으며, 인지 략과는 부 인 상 을 보 다

(이은주, 2001). 따라서 학습자들이 인지

략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학습동기 유형에

따라 차이를 가지며, 궁극 으로 학업성 을

측하는데 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한

학생들의 자기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

사와 부모의 역할의 요성(Zimmerman, 1983)

을 고려해 본다면, 학습 략 역시 부모나 교

사의 향을 직, 간 으로 받을 것을 가정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

의 자율성 지지가 학습자의 내재 동기와 외

조 동기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한

이러한 동기가 학습자의 인지 학습 략과

학업 성취도에 향을 주는 등 이들 변인 간

의 구조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를 통해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향을 미

치는 련변인의 계를 이해하여 한 교

사 부모의 태도를 밝히며, 학습동기

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향상을 보다 체계 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험 인 자료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주로 많

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자율

성 지지 인 양육행동에 을 두고자 하며

(김소 , 김아 , 2012), 한 어머니의 향력

을 상 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여학

생들로 연구 상을 제한하고자 한다(Smollar &

Youniss, 1989). 최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의

성차는 국제 으로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

세이긴 하지만, 학업성취도의 결정요인인 자

기결정성동기에 있어서는 잠재 인 성차는 내

재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컨 , 고등학

생을 상으로 부모, 교사, 학교 행정의 자율

성 지지에 따른 학업 자율성, 유능감 자

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향 행동 향

을 살펴본 연구(Vallerand, Fortier, & Guay, 1997)

에서도 이러한 계에서 성차의 가능성이 시

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교사

학생특성 변인의 향력이 기존선행연구와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으로써, 교육

장에서 학업성취도 향상을 한 교육 방안

마련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개입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객 으로 동일한 외부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자신이 수용하고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향력은 다르며(김주환 외, 2006), 부모나 교

사의 행동보다 학생이 지각한 것이 응이나

기타 특성과 더 많은 련이 있다는 연구 결

과(김아 , 차정은, 2010)에 기 하여, 어머니

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학생이 지각한 정도

로써 측정하 다. 즉, 지각된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투입요인으로, 여고생의 학업

성취도를 결과요인으로 가정하 으며, 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 략을 과정요인으로 설정하

여, 이들 변인간의 구조 인 계를 탐색하고

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교

사의 자율성지지와 학습동기, 인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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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 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교

사의 자율성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계에서 학

습동기 인지 학습 략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2개 년도에 걸친 설문조사

조가 용이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 는데,

이 학교는 S시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로써, 학

교의 사회경제 여건이 우수하고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이다. 본 연구 상으

로는 2011년 10월에 1학년인 398명의 여학생

들이 표집되었다. 모형 내 투입변인 학업

성취도는 2011년 10월, 2012년 5월 10월에

수집된 3차례의 간고사 성 으로 측정되었

다. 한편 본 연구 분석을 해서는 목록별 결

측치 처리법(listwise deletion)에 의하여 최종

으로 358명만이 분석 상이 되었다.

측정도구

지각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측정

을 하여 김소 과 김아 (2012)이 개발

타당화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기존 국내․외 양육태도 행동 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되었으며, 자율성 지지(8개),

여(8개), 구조의 제공(11개) 등 3개 하 척도,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

녀의 시각과 을 수용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며, 자녀의 개인 인 가치나 흥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특성을 측정하는

‘자율성 지지’ 하 척도만을 사용하 다. 응답

양식은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

의 5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체

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행동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지각된 교사의 자율성 지지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Williams, Grow,

Freedman, Ryan과 Deci(1996)이 개발한 ‘학

풍토 설문지(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를

Jang, Reeve, Ryan과 Kim(2009)의 연구에서 청소

년을 상으로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되었다. 문항의 로는 ‘선생님은 질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라고 격려 하신다’

등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 비 을 받아들이고, 고유의 생각을 존 해

주는 것에 한 학생들의 지각을 측정하며,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양식은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수가 높

을수록 지각된 교사의 자율성지지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의 신뢰도는 .89

로 나타났다.

학습 동기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 측정을 하여 자

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학습동기

척도』(이민희, 정태연, 2007)를 사용하 다. 이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가장 한

련을 갖는 2개의 동기 유형을 선택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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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능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탐색하고 무엇

인가를 배우고 신기함과 도 을 추고하는 생

득 경향성을 의미하는 내재 동기(6문항)

외 조 동기의 원형으로 보상, 처벌,

칭찬과 같은 외 요인 때문에 행동하는 경

향성을 의미하는 외 조 동기(5문항) 문항

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5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

록 해당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

구 자료의 신뢰도는 각각 .75와 .82로 나타났

다.

인지 학습 략

인지 학습 략을 측정하기 한 목 으

로 김아 , 차정은, 이다솜, 이수 , 임인혜,

탁하얀, 송윤아(2008a)가 개발한 자기조 학습

략검사 척도 상 인지(7문항) 인지

략(9문항) 척도를 사용하 다. ‘상 인지 략’

은 학습 목표 설정, 질문 만들기와 같이 효율

학습을 하여 필요한 략을 ‘계획’하고,

집 도나 이해정도 악과 같은 ‘자기감시’

략, 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략이

한지를 평가 자신의 략을 조 하는 ‘자

기평가’ 략 등이 해당한다. 반면 ‘인지 략’

은 작업 기억 속에서 정보의 손실을 막기

한 략인 ‘기억’, 새로운 정보와 이 의 정보

들 간의 계를 논리 으로 구성하여 내용간

의 련성을 높여 이해를 돕는 ‘조직화’, 새로

운 지식을 기존의 알고 있던 내용과 지속

으로 연결시켜 장기기억으로 장시키는 ‘정

교화’ 략 등을 말한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

은 5 Likert식 척도로 정 인 답을 할수록

해당 학습 략 사용이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 자료의 신뢰도는 각각 .79와 .73로 나타

났다.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의 고1 2학기, 고2

1, 2학기의 간고사 국어, 어 수학 평균

수로써 학업성취도를 측정하 다. 각 측정

시기별 검사 수는 z 수로 변환시켜서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인으로 투입하 다. 한

계열구분이 있는 고2 성취도 수는 각 계열

(인문, 자연) 내에서 표 화한 수를 사용하

다.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하여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 로그램을 사용하 고, 구

체 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들의 일반 인

경향을 살펴보기 하여, 평균(표 편차)분석,

변인 간 상 정도를 악하기 하여 Pearson

의 률상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어머니

의 양육태도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학업성

취도 간의 계에서 학습동기 학습 략의

구조 인 계를 악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Anderson과 Gerbing

(1988)의 제안에 따라, 먼 1단계에서는 측정

모형의 합성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구조모

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 계를

검증했다. 계수추정방법은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했으며, 각 모형과 자

료간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서 카이자승

()을 기본 으로 고려하고, 몇 가지의 다른

합도 지수도 상호보완 으로 활용하 다.

모형의 합도 기 으로는 TLI(기 >.90),

CFI(기 >.90), RMSEA(기 <.08) 값 등을 사

용하 다. 한 학습동기 학습 략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붓트스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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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ing) 추정방법을 사용하 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이론에 기반을

두어서 3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그림 1

참고). 이 3개의 연구모형은 공통 으로 교사

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업성취에 직

인 향을 주기 보다는 학습동기 인지 략

변인이 단일 는 이 매개(single or double

mediation)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먼 연구

모형1에서는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여고생의 내재 외 조 동기를 포함한

학습동기에 모두 직 효과를 보이지만, 인지

학습 략 학업성취도에는 간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는 교사나 학부

모가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은 학습

자의 자율성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

한 환경은 학습자를 내재 으로 동기화 시킬

수 있고(박병훈, 2013; Deci et al., 1981), 압력

을 가하는 통제 인 환경, 를 들어 보상, 마

감일, 혹은 감시와 같은 요소들은 학습자들의

내재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Deci, 1972;

Lepper & Greene, 1975)는 연구결과에 기반하

다. 한 이러한 학습동기 변인은 인지

략의 사용에 향을 주며, 이는 궁극 으로

학업성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

과에 기반(조한익, 권혜연, 2010; 조 철, 2003;

최병연, 유경훈, 2010; Greene & Miller, 1996)하

여 모형을 설정하 다. 반면 연구모형2는 연

구모형1의 모든 경로에 2개의 경로를 추가하

는데, 즉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인지 학습 략으로 가는 직 경로를 추가하

여 설정하 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경우,

정 인 정서표 을 많이 할수록 혹은 자율

성을 지지할수록 자기조 능력이 향상(김동일,

김명찬. 남지은, 강은비, 오지원, 장정 , 2013;

유은희, 임미옥, 2006; 임선아, 2013; 정정

애, 2010; Grolnick & Ryan, 1989; Grolnick &

Slowiaczek, 1994)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

한 교사의 태도는 학습자의 인지 략과 상

인지 략을 포함한 자기조 학습능력과 상

이 있으며(김혜 , 2004), 교사의 자율성 지

지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자기주도 학습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허 빈과 김

아 (2012)의 연구결과 등을 토 로 교사의 자

율성 지지가 인지 략에 미치는 직 경로를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형3은 연구모형2와 동일하지만, 내재

외 조 의 학습동기가 학업성취도로 가는 직

경로를 추가하여 모형으로 설정하 다. 부

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습동기 변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동기변인들

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 있다(이상우, 2010; Grolnick, Gurland,

DeCourcey, & Jacob, 2002; Vallerand, Pelletier,

모형 1 모형 2 모형 3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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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is, Briere, Semecal, & Vallieres, 1992). Grolnick

등(2002)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받은 학습자는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내재 동기를 유발하여 정 인 과제수행

학업성취를 가져오게 되며, 교사의 자율성

지지 한 외 조 동기 보다는 내재 학습

동기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정 향을 미

친다고 보고(이숙정, 2006)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 하 다.

결 과

측정변인 간 상 분석 기술통계치

각 구인별로 해당 척도문항들을 탐색 요

인분석 내용분석을 토 로 유사성에 기반

하여서 2~3개의 문항 군으로 군집화 하 고,

이들을 본 연구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으로

사용하 다. 구체 으로 표 1에 제시된 측정

변인들 간 상 계를 살펴보면, 교사의 자율

성지지 측정변인들은 외 동기와는 부 인,

내재 동기와는 정 인 상 정도를 보 으

나, 그 강도가 약하거나 부분 으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인지 략과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정 상 (r=.16~.25)을 보

으나, 학업성취도와는 부분 으로 유의한 정

인 상 (r=.11~.12)만을 보 다. 한편 모의

자율성 지지 측정변인들은 외 조 동기와는

부 , 내재 동기 인지 략과는 정 인

상 을 보 고, 학업성취도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외 동기

와 내재 동기는 서로 부 인 상 (r=-.10~

-.32)을 보 고, 외 동기는 인지 략 학업

성취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을 나

타냈다. 반면 내재 동기는 인지 략 학

업성취도와 정 인 상 을 보 으며, 특히 인

지 략과는 다른 변인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상 정도(r=.25~.43)를 나타냈다. 학업성

취도의 경우는 상 으로 외 동기(부 )

인지 략(정 )과 높은 상 정도를 보 다.

한편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 편차는 체

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고, 첨도와 왜도는

모두 정상분포의 조건에 해당하는 왜도 3이하,

첨도 10이하 수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Kline, 2005).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포함될 6개의 잠재변

인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 값은 140.42(df=62)으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다른 합도

지수는 TLI=.959 CFI=.972로 모두 .90 이상이

었고, RMSEA=.059(.026~.071)으로 .08 이하로

모두 본 연구의 모형 평가기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 화 경로계수는 .61~.99(p<.001) 범 를 보

고, 각 측정변인의 설명량(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역시 약 35~99% 정도로 모

든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

모형 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3개의 연구모형 간의

합도 모형 간 비교를 한  차이 검

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합도 지수를 참고

하여 모형을 평가하면, 연구모형 1의 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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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167.37, TLI=.953, CFI=.965,

RMSEA=.063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 2의

합도 지수는 =147.15, TLI=.960, CFI=.971,

RMSEA=.058으로 나타났다. 값 차이 검증

결과, 연구모형 1과 2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2, =20.22,

p < .01), TLI, CFI RMSEA 등 기타 합도

지수를 검토해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연구 모

형 2가 보다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연구모형 2와 3의 값 차이를 검증한 결과

(=2, =4.49, p > .01),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모형의 기타 합도

지수 수 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모형 1, 2, 3 에서는 본 연구 자료에

모형 2가 가장 우수한 합도를 보이는 것으

로 단되었다. 한편 연구모형 2에서 설정한

경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2개의 경

로가 악되었는데, 이들은 선행연구를 참고

하고, 한 모형의 합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삭제하여 보다 약 인 연구모

형으로 수정하 다(=2, =4.50, p >

.01). 즉, 교사의 자율성 지지에서 외 조 동

모형  df TLI CFI
RMSEA

(90% CI)
 (df)

1 연구모형1 167.37*** 68 .953 .965
.063

(.051~.075)
-

2 연구모형2 147.15*** 66 .960 .971
.058

(.045~.070)

20.22(2)**

(모형1-2)

3 연구모형3 142.66*** 64 .960 .972
.058

(.045~.070)

4.49(2)

(모형2-3)

4 최종모형 151.65*** 68 .960 .970
.058

(.045~.070)

4.50(2)

(모형2-4)

*p<.05, **p<.01, ***p<.001; =모형 간 차이

표 2. 연구모형별 합도 검증 결과

그림 2. 최종 모형의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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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가는 경로(=.085, p > .01)와 모의 자율

성 지지에서 인지 학습 략으로 가는 경로

(=.104, p > .01)를 삭제한 모형의 합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고, 이는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선정되었다(그림 2 참고).

직 효과 검증

모형 내에 포함된 변인 간 직 효과 계수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외 조 동기

(=-.50, p < .001) 내재 동기(=.19, p

< .01)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경향을 많

이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외 조 동기는 낮

아지고, 내재 동기 수 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외 조

동기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으며, 내재 동기(=.12, p < .05) 인

지 략(=.22, p < .001)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효과를 보 다. 즉, 지각된 교사의 자

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여고생들은 내재 동

기가 높았으며, 인지 학습 략을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고생의 인지

략은 외 조 동기(=-.24, p < .001)와는 부

인, 내재 동기(=.37, p < .001)와는 정

인 련성을 보 는데, 즉 외 조 동기가

낮고, 내재 동기가 높을수록 인지 략을 많

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인지 략

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아지는

경향(=.35, p < .001)을 보 다.

변인 간 효과 총분해

변인 간의 총 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

로 분해해서 정리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먼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

는 외 조 동기를 통하여 인지 학습 략

에 이르는 간 효과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하 고, 특히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

동기를 통한 간 효과(=.045)보다는 인지

학습 략에 미치는 직 효과(=.216)가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내 포

함된 인지 학습 략을 제외한 4개의 설명변

인은 모두 학업성취도에 간 효과만을 포함하

고, 이들 간 효과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하 다. 간 효과의 경로를 좀 더 구체 으로

분해하면,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교사의 자율

경로 비표 화(B) 표 오차 표 화() t

외 조 동기 ← 모 자율성지지 -0.57 0.07 -0.50 -7.99***

내재 동기
← 모 자율성지지 0.12 0.04 0.19 2.73**

← 교사 자율성지지 0.06 0.03 0.12 2.06*

인지 략

← 교사 자율성지지 0.38 0.09 0.22 4.21***

← 외 조 동기 -0.43 0.12 -0.24 -3.68***

← 내재 동기 1.25 0.22 0.37 5.80***

학업성취도 ← 인지 략 0.09 0.01 0.35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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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직 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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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지와 학업성취도 간에 설정된 2개의 간

경로는 각각 .05 는 .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내재 동기(=.016)를 통한 경

로보다는 인지 략(=.077)만을 통하여 학업

성취도에 향을 주는 간 효과의 강도가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이르는 경로는

내재 동기-인지 략(=.025) 혹은 외 조

동기-인지 략(=.042) 등 2개의 유형으로 이

들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고, 외 조 동

기를 통한 간 효과의 강도가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모형에서 결과변인의 변량이

설명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

는 다 상 치(SMC)를 살펴보면, 모 자율성 지

결과변인 설명변인 체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설명량(SMC)

외 조 동기 모 자율성지지 -0.497*** -0.497*** 0 6.3%

내재 동기
모 자율성지지 0.188** 0.188** 0

24.7%
교사 자율성지지 0.121* 0.121* 0

인지 략

모 자율성지지 0.189*** 0 0.189***

34.4%
교사 자율성지지 0.261*** 0.216*** 0.045*

외 조 동기 -0.238*** -0.238*** 0

내재 동기 0.374*** 0.374*** 0

학업성취도

모 자율성지지 0.067*** 0 0.067***

12.5%

교사 자율성지지 0.092*** 0 0.092***

외 조 동기 -0.084** 0 -0.084**

내재 동기 0.133*** 0 0.133***

인지 략 0.354*** 0.354*** 0

*p<.05, **p<.01, ***p<.001; 제시된 숫자는 표 화계수임.

표 4. 변인 간 효과 분해표

경로 B SE  z

교사의

자율성 지지
→

내재

→ 인지 략 →
학업

성취도

.007 .003 .016 2.017*

- .034 .009 .077 3.822***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내재 .014 .005 .025 2.545*

외 조 .022 .007 .042 3.082***

*p<.05, **p<.01, ***p<.001; SE=

표 5. 간 효과 분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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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외 조 동기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6.3%, 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 동

기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24.7%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 학습 략과 학업성취도는 모형

내 투입된 설명변인들에 의하여 체 분산

각각 34.4%, 12.5% 정도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자기결정성 이론(Ryan &

Deci, 2002)에 근거하여 지각된 어머니 교

사의 자율성지지와 여고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계에서 학습동기 인지 학습 략의 매

개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 이들

변인 간 구조 계에 한 3개의 연구모형

을 설정하고, 가장 약 이고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제안하 다. 연구결과에 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가 여고생의 학습동기 인지 학습 략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차별성을 보 다. 즉, 어

머니의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내재 동기에는

정 인, 외 조 동기에는 부 인 효과를 보

으나, 인지 략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직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의 내재 동기와 인지 략에만

정 인 직 효과가 나타나는 차이를 보 다.

이는 선행연구(Deci et al., 1981; Grolnick et al.,

2002)와 공통 으로 자율성을 지지하는 가정

교실환경은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이해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내재 동기를 강화하

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여고생의 내재 동기

에는 교사보다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의 효

과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

동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외 조 동기

를 약화시킴으로써 학습자의 학업동기에는 교

사보다는 어머니의 향력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 이는 자율성 지지를 받는 학

습자들의 경우 통제를 받는 학생들 보다 내재

동기부여가 되며, 유능감을 더 많이 느끼

며, 부모나 교사 신뢰(이숙정, 2006)가 학습자

의 외재동기 보다는 내재동기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

다. 한편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인지 략에

직 효과보다는 간 효과를 보 고, 반면, 교

사의 자율성 지지는 인지 략에 직, 간 효과

를 모두 보 다. 먼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인지 략 간의 계는 학생이 느끼는 자율성

이 자기조 능력을 측하는데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며, 그 이유는 자기결정성 동기로 설명

하고 있는 선행연구(김아 외, 2008b; Grolnick

& Ryan, 1989)에 의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이

다. 반면에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인지 략에

내재 동기를 통한 간 효과뿐 아니라 직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교수학습

장면에서 학습자에게 직 인 향력을 제공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과 교사의 심이나,

학생의 능력과 인성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자

율동기(Black & Deci, 2000) 인지 략(김혜

, 2004)과 상 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고생의 내재 는 외 조 학

습동기는 인지 학습 략에 서로 다른 방향

으로 유의한 직 효과를 보 다. 즉, 자율성

수 이 높은 동기인 내재 동기를 가진 학습

자들은 인지 학습 략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통제성 수 이 높은 외 조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266 -

동기는 인지 학습 략의 사용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인지 학습 략에

있어서 상 향력의 크기는 내재 동기

가 다소 높았다. 이는 부분의 학업 동기와

자기조 학습능력에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데, 즉 학습자의 내재 동기는 학습에

한 주도 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자기조

학습을 유도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김은 ,

2007; 최병연, 2009; Kaplan, Lichtinger, &

Gorodetsky, 2009). 한 자기결정성 동기는 자

기 주도 학습능력에 필수 인 요소이자 주

요한 변인으로 보고한 Deci 등(1981)의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어떤 유

형의 학습동기를 갖고 있느냐는 학습상황에서

학습 략의 사용과 직 인 련을 가지며,

궁극 으로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자율성 수 이 높은 학습동기를 강화시

킬 수 있는 가정 학교장면에서의 방안 마

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내재 는 외 조

동기는 인지 학습 략을 매개로 학업성취도

에 유의한 효과를 가졌고, 이들 간 직 효과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 간의 계에 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는 다소 복합 인데, 즉, 윤미선과 김성일

(2003)의 연구에서 외 조 동기는 학업 자체

와는 련이 없음을 보고했고, 일부 연구(김명

희 외, 2006; 조한익, 권혜연, 2010; Gorrfried,

1990)에서는 내재 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

는 직 효과가 악되었다. 반면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성취의 계에 있어서 인지 략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들(이지혜, 2010; 임지 ,

류지헌, 2007)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

다. 즉, 이들 연구에 따르면, 학습동기가 성취

도에 미치는 직 효과보다는 인지 략을 매개

로한 간 효과의 크기가 더 큼을 보고하고 있

다. 특히 상 학교 에서는 자기결정성동기

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학업성취가 높다고 단

정 지을 수 없으며, 학업성취로의 효과를 매

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학업성

취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지 략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학습자의 내 동기와 더불어서,

인지 학습 략의 요성(김아 , 주지은,

정소 , 2005; Zimmerman, 1990)이 시사되고

있다.

넷째, 지각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

의 내재 동기 는 외 조 동기-인지

학습 략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자

기결정성 동기의 내재 동기가 , 학생의

자기조 학습을 설명해주는 가장 유의미한 설

명 변인이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그 설명력이

상 으로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김은 ,

2007)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을

상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어

머니의 자율성 지지로 인해 자녀는 내재 동

기에 정 으로, 외 조 동기에 부 으로

향을 받아 인지 학습 략을 매개로 학업성

취도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한 부모의 양

육태도가 학습동기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향

을 미친다는 결과(김 진, 2010; 조한익, 권혜

연, 2010)와 부모의 통제가 자기조 을 하시

켜 성취를 낮춘다는 결과(Grolinick & Ryan,

1989)와 부분 으로 부합한다. 즉,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동기 인 측

면과 인지 측면에 미치는 향을 동시에 살

펴 으로써, 이들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합하는

모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각된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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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 동기-인지 학습 략, 는 인지 학

습 략만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에 향을 주었

다. Furrer과 Skinn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학

생은 교사가 신뢰롭고, 교사와의 계가 친

할수록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유의한 향을

다고 보았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 되

게 해석될 수 있다. 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

가 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 는 상 인지

략(김혜 , 2004; Zimmerman, 1983)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 이다. 특

히 본 연구의 모형 안에 투입된 향요인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큰 요인

은 인지 학습 략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

지 학습 략에는 어머니 보다는 교사의 자

율성 지지의 효과가 상 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여고생의 자기결

정성 동기에는 어머니의 효과가 컸지만, 학업

성취도와 직 련성을 갖는 인지 략에

있어서는 교사 효과의 요성이 강조된다. 이

는 교사가 학교장면에서 어떠한 수업분 기를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은 효율 인 학

습을 한 계획이나 자신의 학습이해정도를

악하고, 보다 조직화되고 정교화된 인지

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자율성

을 지지하는 양육태도와 더불어서 학교 내에

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해 수 있는 교

수학습 평가 방안 마련은 필수 인 요소로

악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학습

동기 특히 외 조 동기를 통해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간 효과의 크기가 내재 동기

를 통한 경로보다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Ryan과 Connell(1989)이 제시한 외 으로

동기화될수록 학업성취에 심이 낮다고 한

외국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하지만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재 동기가 낮아지며(김은 ,

2007) 학입시를 목표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실을 생각해 본다면 외

조 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더 큰 향을 미

치는 것(김아 , 2008)은 해석 가능한 결과라

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

정지역 1개의 여자고등학교 재학 인 1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본 연구 결

과의 일반화에는 유의가 필요하며, 보다 다양

한 지역의 균형 있는 표본을 상으로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 한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하

는 후속연구가 제안된다. 둘째,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지각된 교사의 자율성 지지 정도를 측

정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한 보다 상세한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효과가 안정 으로 측정될 수 있는 시기라고

단된 2학기 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설문조

사가 실시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교과별로 서로 다른 교사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학교의 선생님들’에 한 일반

인 자율성 지지 정도를 측정하 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교과특수 인 변인 선정

교사 변인의 효과가 충분히 반 될 수 있는

종단 연구 설계를 고려하여, 변인 간 인과

계에 한 보다 종합 인 해석이 추가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

의 성취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교과 성취도

와 같은 인지 성취만을 포함하여 어머니,

교사 학생 특성 변인간의 련성을 모형화

하 다. 그러나 정의 성취 역시 요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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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의 목표 하나로써, 인지 정의

성취를 모두 포함한 학생들의 성취에 향을

주는 부모나 교사 변인과 같은 투입요인과 학

생특성 변인과 같은 과정 요인의 효과를 보다

세부 으로 검할 수 있는 일반 인 성취모

형의 필요성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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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of Mothers' versus Teachers' Autonomy Support

with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and Strategy

Sohn, Wonsook Bae, Joohy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perceived mothers' or teachers'

autonomy support,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y with academic achievement.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and strategy between perceived mothers' or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98 female students(10th

graders) sampled from one high school located in S city.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 compared

three research models hypothesiz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autonomy suppor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tudents' intrinsic or extrinsic motivation in either

positive or negative ways, while teachers' autonomy suppor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ly on

students' extrinsic motivation in addition to students' learning strategy. Second,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learning strategy in that their intrinsic motivation had positive effects while

their extrinsic motivation had negative effects. Third, mothers' autonomy support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mediating by both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y. On

the other h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mediating by both extrinsic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y or only by learning strategy. The size of

indirect effects related to students' extrinsic motivation wa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their intrinsic

motivation.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mothers ’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students's motivation

and strategy in improv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Finally,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general

achievement model including non-cognitive achievement in addition to cognitive achievement was discussed.

Key words : mothers' autonomy support, teachers' autonomy support,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y, achie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