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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pathways from mothers' beliefs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activities and stress levels. A sample of 230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25 boys and 105 girls) in Seoul completed questionnaires on children's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ir moth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mothers' beliefs and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activitie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mothers' beliefs in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both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activities and stress levels. Neither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activities nor children's stress mediated between mothers' beliefs an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Mothers' beliefs also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ignificantly, both mothers' beliefs and children's stress played crucial roles in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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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양육신념(Parental Beliefs), 사교육 경험(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아동의 스트레

스(Children's Stress),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Ⅰ.서 론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는 성취 지

향적이고, 경쟁 주의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행복한 삶은

상실되기 쉬운데, 실제로 12-14세 아동의 9.8%

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

망감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아동은 8.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보건복지부, 2005). 또한 우리나라 아동이 경

험하는 삶의 주관적 만족도는 35.9%로 보고되어

(통계청, 2006), 아동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

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사회는

더욱 피폐해지고 아동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

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

감(subjective 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친 자신

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그리고 자신의 기능에

대해 되돌아보고 가치를 부여하고 종합한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내리는 평가 혹

은 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Diener, Suh, Lucas,

& Smith, 1999; Keyes, Shmotkin, & Ryff, 2002),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환경 변인으

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신념, 아동의 긍정적인 학

교경험, 외부의 지지체계 등을, 아동의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우울, 불안, 낙관성, 자존감, 스

트레스 등을 보고한다(고재홍․김미정, 2009; 도

인종, 2006; 이정미, 2006; 최윤정, 2007; Garmezy,

1993; Masten & Coatsworth, 1998; Pollard,

Hawkins, & Arther, 1999; Rutter, 1987; Werner,

1989; Werner & Smith, 1983). 가정, 학교, 또래,

이웃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들 가운데 특히

부모관련 요인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의 애착 등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변

인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 후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등의 인지적 요소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

(Bell, 1979; Parke, 1978)이 등장함에 따라, 부모

의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양육신념은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심리적 가이드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객관적이고 인지적으로 파악하

는 일종의 개념 틀이다(안지영․박성연, 2002;

전경숙, 1995).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

하고 성숙주의 양육신념을 가질 때, 유아의 생활

만족도는 높고 우울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며(남

덕임, 2004), 유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졌

다(전은영, 2004). 어머니의 지적 성취 강조 신념

과 유사한 개념인 학업기대, 학업성취 및 공부압

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선행 연구들(김종범,

1995; 류연자, 1995)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학

업적 기대는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였

다. 이는 어머니가 지닌 양육신념과 아동이 지닌

주관적 안녕감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

을 가질수록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우

울, 불안 정도는 낮아지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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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등 아동은 스스로 높은 안녕감 수준을 지

각하리라 가정된다. 그러나 아동이 지각하는 주

관적 안녕감의 증진이 중요함에도 이와 관련된

변인들의 경로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

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경로를 통

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또 다른 환경

변인으로 초등학생의 88.8%가 참여하고 있는(통

계청, 2008) 사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사교육 경

험을 아동발달과 관련시켜 살펴본 선행 연구들

은 사교육 자체 보다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선행학습으로 인해 사교육의 경

험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보다 쉽게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이옥, 1997; 통계청,

2008; 허철, 1997).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부적

절한 사교육이 아동의 우울, 불안, 자율성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이은주․이

기연, 1995; 임자성, 2002; 정의옥, 2004). 실제로

전교조 충북지부가 청주시내 4-6학년 어린이

522명을 대상으로 한 ‘얼마나 행복한가’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행복감을 제대로 느

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성적 스트레스’와 ‘학

원 때문에 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주를

차지하였다(노컷뉴스, 2008. 5. 7). 몇몇 연구결

과를 통해서도 아동의 안녕감은 사교육의 경험

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사교육을 받는 시간과 학습을 위한 숙제시간이

많아질수록 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정영

임, 2008),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

으로도 행복감 수준은 낮아졌다(조성연․신혜

영․최미숙․최혜영, 2009). 이와 유사하게, 과

외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초

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

는 연구결과(임자성, 2002)는 사교육이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교육과 관련한 부

정적 정서 및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나,

사교육과 아동의 긍정적 요인에 대해 살펴본 연

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

교육이 아동의 긍정적 요인, 즉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의 개인관련 변인 중 하나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스트레스란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에

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생기는 긴장이나 압박감 등의 정신적, 신체적

반응으로서 주로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주요한 생활사건

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

는 데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Holahan, Holahan, & Belk, 1984; Zarski, 1984)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

업, 교사 및 학교 영역과 관련한 일상적 스트레스

를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였다(김진영, 2006; 이

지원, 2002; 정성인, 1998; 한미현․유안진, 1995).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들은 부모나 학업관련 영

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는데

(고재홍․김미정, 2009; 김수빈, 2008; 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 이러한 결과

는 아동이 부모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심

리적 부담이나 갈등을 느끼고, 공부나 시험, 과

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

나 걱정, 부담 등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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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심리적 적응도가 낮아지고(Lazarus &

Folkman, 1984) 우울감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

였다(김정희, 1987; 신재은, 1998; 이영자, 1995).

이와 더불어 주요 생활 사건과 일상의 생활 사건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2년 후 청소년의 우울, 불

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

과(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는 학령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이후의 안녕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아동이 경험

하는 스트레스가 부정적 심리상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된 반

면, 아동의 스트레스가 긍정적 심리상태에 미치

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변인으로

서의 부모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 등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 부모의 양육신념과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부모가 지닌 교육관에

따라 아동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이러한

신념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

정은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기대하거나

지나치게 요구할 때 유아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였다(Grune & Brooks, 1985; Rutter, 1995).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데, 어머니의 기대감, 성취에 관한 압력은 유아

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김재은, 1998; 홍

은자, 2001),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적 성취를 강

조하는 신념을 갖거나, 지나친 기대와 자극으로

조숙하도록 강요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

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이정은, 1992;

정혜인, 2003).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부모의 교

육적 기대와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잉기대를 할 경우 아동은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였고(권혁록, 1996; 천

민필, 1993; 황혜정, 2007),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으면 아동은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류

연자, 1995). 즉,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

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

하는 경향이 떨어지고 지시, 통제 그리고 성취를

강요하게 되어(오정현․정태연, 2006),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지적 성

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과 자녀에 대한 과잉기

대가 유아 및 아동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령기 아동에게 어머니

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스트

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대부분 그 대상

이 유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

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스

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신념과 더불어 사교육 경험도 아

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다. 실제로 유아는 과외를 하지 않는 경우 학원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았으며, 학원 및 가정

학습지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하였을 때 학원스트

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강순희, 2004).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에서

도, 아동은 학업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었으며(류수영, 1994; 정성인,

1998; 한미현․유안진, 1995)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을 많이 수강할수록, 그리고 수강하는 과

목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정, 2005; 홍은자, 2001).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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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정동화, 2002)에서는, 학원과 관련된 문제

들이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또한 과외학습 기간이 길고, 일주일에

과외학습을 하는 날과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은

과외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

(강인성, 2004; 이은순, 2003; 이지은, 2007; 임자

성․채규만, 2005; 하정례, 2008).

이와 같이, 지나친 사교육 활동으로 많은 아동

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으로 많은 학령기 아동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

으며, 아동이 사교육을 받는 것은 또한 부모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학습지향적인

어머니의 신념은 자녀의 사교육의 시간, 가지

수, 비용 및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몇몇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조기, 특기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할수록 유아가 받고 있는 조기, 특기교육의 과목

수가 많아졌고(김보림․엄정애, 2007; 이기숙․

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 성취압력이 높

은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

에게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지를 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홍은자, 2001). 또한, 어머니의 교육적

기대가 높은 초등학교 5, 6학년 집단은 학업과외

학습에서 평균 3과목의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

의 기대 수준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은 학업과외

학습을 받지 않거나, 평균 1과목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권재기, 2001).

요약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

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는 각각 아동의 주관적 안

녕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양육신념 또한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두

가지 변인에 대하여 일차적 관계만을 살펴본 데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연구변인들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종합해 보고, 몇몇 직접

적, 간접적 경로의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

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직접적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

감은 높을 것이다. 간접적 경로로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를

통하여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아동은 사교육을 덜 경험

할 것이며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나아

가 아동은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갖게 될 것이

다. 또 다른 두 가지 간접적 경로는 어머니의 양

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 각각

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인성 강조 양육

신념을 가질 때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낮거나 혹

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이고, 이로 인해 아

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

다(<그림 1>).

<연구문제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

치는가?

1-1.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

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1-2.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1-3.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

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 영

향을 미치는가?

1-4.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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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모형：어머니의양육신념과아동의사교육경험및스트레스가아동의주관적안녕감에영향을미치는

경로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 영향

을 미치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구에 위치한 S 초

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230명의 아동들(남

아：125명, 여아：105명)로서 아동과 그 어머니

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은 구체

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에 놓여있으며 구체적 개념 뿐만 아니라 추상

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Piaget, 1932), 효능감,

지지감, 향상감 등에 관한 자기평가가 가능하다

(Ruble, Boggiano, Feldman, & Loebel, 1980;

Morris & Nemcek,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느낌을 지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은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125명(54.3%)과 105명(45.7%)이었으며, 출생순

위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45.2%와 33%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87.4%를 차지하였

으며,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4.3%, 300-400

만원 미만이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37.8%, 어머

니는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50.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전업

주부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을 비롯하여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

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어머니

에 의해,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은 아

동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1)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박병기와송정화(2007)

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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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개 하위요인(정적 효능안녕, 정적 정서안녕,

정적 관계안녕, 부적 효능안녕, 부적 정서안녕,

부적 관계안녕) 중 긍정적 요인의 정적 효능안

녕, 정적 정서안녕, 정적 관계안녕을 측정하는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긍정적 정서

가 부정적 정서보다 적응적 행동 예언에 효율적

이라는 점(Watson & Clark, 1984)에 근거한 것이

다. 또한, 긍정적 안녕감과 부정적 안녕감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전자에 초점을 두어 세 가지

하위 요인을 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

면, ‘일단 일을 맡으면 제대로 해낸다’, ‘생활하

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

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 한다’ 등

이 포함된다.

원 척도의 형식은 ‘확실히 아니다’, ‘상당히 아

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

렇다’, ‘확실히 그렇다’의 6단계 Likert식이었으

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보다 명료한 응답을 얻

기 위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

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82이었다.

2)어머니의 양육신념 척도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안지영(2000)의 질문지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이원영

(1983)의 ‘자녀교육관’, 김지신(1996)의 ‘어머니

의 전통-근대 가치관’, Sigel(1985)의 ‘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 등에서 선택한 문항

들, 그리고 선행연구들(Luster & Rhoades, 1989;

Okagaki & Strenberg, 1993; Sameroff & Feil,

1985)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본 척

도는 인성 강조/지적성취 강조 신념(12문항)과

성숙주의/환경주의 신념(9문항)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관련되는 연구변인인 사교육이 그 개념적 특성

상 아동의 여러 발달적 측면 가운데 특히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다는 점(우남희 외, 2005)에 근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성 강조/지적성취 강조 신

념 요인만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양육신념 척

도의 한 쪽은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리고 다른 한 쪽은 학습 성

취를 강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

면, 인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성격이 좋은 것이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와 같이 공부

이외의 성격이나 친구 관계, 소질 등을 중시하

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습 성취를

강조하는 측면은 ‘아이가 일단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성격 좋은 것보다 중요하다’와 같이 학습

성취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학교의 성적, 사회

적인 성공이나 결과적인 성취들을 중시하는 내

용으로 제시된다. 본 척도는 7점 척도로서, 4점

을 기준으로 1-3점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

을, 5-7점은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의미한다. 또한, 중간값인 4점은 인성과 지적성

취 중 어느 한 쪽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보통 정

도로 중요시 하는 경우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평균이 2.27(1.00-5.50)

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인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살펴보았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을 덜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79였다.

3)아동의 사교육 경험 척도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

실태관련 연구들(김보림, 2007; 김수민, 2005; 박

수진, 2001; 박지연, 2004)을 근거로 아동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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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와 각 종류별 사교육 시간

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아동이 받

고 있는 주당 사교육의 시간 및 가지 수를 산출

하고자 하였으나, 양자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산

출되어(r = .69, p < .001) 회귀분석시 다중공산

성의 문제가 우려되었다. 또한 양 변수는 단위가

서로 달라 합산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는 주당

사교육 시간과 가지 수 가운데 주당 사교육 시간

만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4)아동의 스트레스

아동의 스트레스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Felner

와 동료들(198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Daily Hassles Questionnaire(DHQ)와 Shrout(1985)

의 Hassles Dimensions, Lempers와 동료들(1989)

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 국내 선행연구

들(류수영, 1994; 윤혜정, 1993; 천민필, 1993; 최

창호, 1999; 한미현, 1993)을 기초로 한국 아동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본 척도는 부모, 가

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 주변 환경 관

련 요인 등 총 6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나, 본 연

구에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8문항)과 학

업관련 스트레스 요인(7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는 학령기 아동의 대부분이 부모와 학업 관련된

요인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다

는 점(김수빈, 2008; 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에 근거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본 연구의 참여자인 어머니에 초점을 두

어 어머니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어머니관련 스트

레스 요인은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짜증이 난다’, ‘나는 어머니가 내 성적에

너무 신경을 쓰셔서 부담스럽다’ 등으로 어머니

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나 갈등을 나타내는 문항들

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나는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나

는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활동이 많아 힘들

다’ 등으로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

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 부담을 나

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 두

요인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r = .39, p < .001)

를 보여 하나의 요인으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

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

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

도의 Cronbach's α는 .84이었다.

3.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8년 4월에 서울시 K구에 위치

한 S 초등학교 6학년 교사들의 도움으로 실시되

었다.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

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각 교사들을 통해 아동

과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실시한 다음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총 29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66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90.8%) 이 중

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36부

를 제외하고, 총 230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각각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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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어머니의 양육신념

2. 아동의 사교육 경험

3 아동의 스트레스

4.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

.17**

.16*

-.26***

-

.29***

-.17*

-

-.28*** -

M(SD) 2.27(.87) 9.33(5.43) 2.16(.53) 2.85(.53)

주) 양육신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을 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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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 = 230)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

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단순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연구결과

1.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산출한

결과(<표 1>),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

레스는 부적으로(각각 r = -.26, p < .001; r = -.17,

p < .05; r = -.28, p < .001)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각각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

타내었으며(r = .16, p < .05와 r = .29, p < .001),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유의

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r = .17, p < .01).

2.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아동의주관적안녕감에영향을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첫째, 어

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독립변

인으로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

의 사교육 경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β = .17, p < .01), 그 설명력은 3%이었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덜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

수록 아동은 사교육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

험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

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첫 번

째 모델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 = .16, p < .05), 그 설명

력은 3%이었다. 다음 모델에서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했을 때, 아동의 사교

육 경험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β = .27, p < .01), 그 설명력은 10%

로 증가하였다. 이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β = .11, p > .05). 즉, 어

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동시

에 고려했을 때, 사교육 경험만이 아동의 스트레

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아동은 사교육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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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사교육 경험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3

양육신념

사교육 경험

스트레스

.17** .16* .11

.27**

-.26*** -.24***

-.13*

-.21**

-.07

-.22**

F(df)

R2

6.98**(1, 228)

.03

6.03*(1, 228)

.03

12.40***(2, 228)

.10

16.64***(1, 228)

.07

10.41***(2, 227)

.08

11.14***(3, 226)

.13

주) 양육신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을 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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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β) (N = 230)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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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받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

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첫 번째

모델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독립변인으로 투

입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

력은 7%이었다(β = -.26, p < .001). 그 다음 모델

에서 사교육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β = -.24, p < .001)과 사교육

경험(β = -.13, p < .05)은 모두 아동의 주관적 안

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

은 8%이었다.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추가한 마지막 모델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β =

-.21, p < .01)과 아동의 스트레스(β = -.22 p <

.01)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각각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더 이

상 유의적이 아니었다(β = -.07, p > .05). 이 때,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13%로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덜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지

며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림 2>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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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아동의 사교육 경험 →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아동의 스트레스 →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21

-

-.22

-.01

-.06

-

-.22

-.06

-.22

어머니의 양육신념 → 아동의 스트레스

아동의 사교육 경험 → 아동의 스트레스

-

.27

.05

-

.05

.27

어머니의 양육신념 → 아동의 사교육 경험 .17 - .17

<표 3>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의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

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를 통하여 주관적 안녕

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나 스트레스

각각을 통해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

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포함한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변

인들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에 동일한 정도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

며,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그 다음 순이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

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주

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 경로를 비롯하여, 어

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

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한 가지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각각 아동의 사

교육 경험과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통한

두 가지 경로 등 세 가지 간접 경로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

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인성을 강조할수록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남덕임, 2004; 전은영, 2004)이나 부

모가 과도한 학업적 기대를 가질수록 자녀가 심

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김

종범, 1995; 류연자, 1995; 장은경․박은혜․김

희진, 1998)과 유사하다. 즉, 어머니가 학교성적,

사회적인 성공이나 결과적인 성취들을 중시하게

되면 아동은 우울하거나 위축되기 쉽고 낮은 자

아존중감을 보일 수 있다.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등의 인지적 요소가 자녀의 발달 및 심리적 특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Bell, 1979;

Parke, 1978)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가정환경 변

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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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

험과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강

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아동은 사교육을

덜 받았고, 이러한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스트레

스를 낮추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갖게 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

견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사교육의 필요성

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가 받게 되는 사교육의

과목수가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들(권재기, 2001;

이기숙 외, 2002)과 어머니가 학습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학습 및 지능에 관련된 조

기․특기 교육을 시키는 가지 수와 비용이 증가

한다는 연구결과(김보림․엄정애, 2007)와 유사

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부모는 자신의 신념

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활동에 영향

을 미쳐, 자녀양육시 인성을 강조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덜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삶에 있어

서 부모의 영향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어 주당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이 증가할수

록 아동은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는데, 이러

한 연구결과는 과도한 학업이 아동의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심

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국외 연구결

과들(Burts, Hart, Charlesworth, & Kirk, 1990;

Burts, Hart, Charlesworth, Fleege, Mosley, &

Thomasson, 1992; Elkind, 1984; O'Brien, 1988)

이나 아동이 학원이나 학습지 등 사교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많은

국내 연구결과들(강순희, 2004; 장혜정, 2005; 홍

은자, 2001; 임자성․채규만, 2005; 하정례, 2008)

과 일치한다. 즉, 아동은 일주일 동안 사교육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공부,

시험 그리고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하여 긴장이나 걱정, 부담과 같은 스트레스

를 많이 경험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아동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은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

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관련 스트레스(고재홍․김

미정, 2009; 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가 아동의 정서적 적응, 심리적 안녕감 및

신체적 건강 상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강인성, 2004; 박안

나․김춘경, 2003; 신종순, 1996; 정성인, 1998;

정춘자, 2004; 최성윤, 1992; 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ak, 1989; Larson & Asmussen,

1991; Lazarus & Folkman, 1984; Youngs, 1995)

과 일치한다. 이는 또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

구결과들(김정희, 1987; 남윤주․이숙, 2008; 신

은영․김경연, 1996; 신재은, 1998; 이영자, 1995;

임자성, 2002; Daniels & Moos, 1990; Rowlison

& Felner, 1988)과도 유사하다. 특히 학령기 후

기인 6학년은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인 만큼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스트레스

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박안나․

김춘경, 2003)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매우 설득

력 있는 결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

험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어머니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은 아동의 사

교육 경험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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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양자간

의 관계를 긍정적으로(이옥, 1997; 통계청, 2008;

허철, 1997), 혹은 부정적으로(조성연․신혜영․

최미숙․최혜영, 2008; 정영임, 2008) 보고한 선

행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

일치는 양자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이기범, 2008; 조성연 외, 2009)과 달리

선행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신념을 동시에 고

려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신념이 사교육

경험과 비교하여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점에 근거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와 연결시켜 볼 때 아동의 사교육 경험

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스

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자녀

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취압력으로 인해 자녀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권혁

록, 1996; 류연자, 1995; 천민필, 1993; 황혜정,

2007)과 관련시켜 볼 때, 본 연구결과 역시 어머

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스트레스라는 두 변인

간의 단순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발견되어 이러

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하였듯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간의 영향력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어머니

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동의 스트

레스에 대한 선행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

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후자의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으로 인해 전

자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환경적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아동

의 개인적 변인인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

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아동이 경험

하는 스트레스의 커다란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

감에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를 통해 간

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침으로써, 자녀양육시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

는 신념을 갖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얼마나 긍정

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는 아동발달에 있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현 우리 사회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해 아동전

문가는 물론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얼마나 시급

한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스트레스는 제거하거

나 회피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므로 아동의 스

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통하여 스

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

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안녕감

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은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은 인성

과 지적 성취를 양 극단의 개념으로 하여 부모로

하여금 어느 한 측면에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는 본 척도의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타당도 높은 척도의 개발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

단적 설계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함으로

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는 무리

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 그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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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주관

적 안녕감과 같이 아동의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후 치료적 관

점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는 점이다. 또한, 현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사교육과 관련하여 실태 조사연

구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 선행

및 결과 변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부모의 양육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인성

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탐색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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