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9 -

Ⅰ. 서론

자기조절은 아동기에 성취해야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이후학업성취및절제력, 청소년시기의비행이나반사회적

행동의제어뿐아니라성인기원만한사회생활을예측하는

의미있는능력이다 [6, 14]. Heckman 외는 IQ나학력평가

식의성취도점수에비해절제나정서적자기조절과같은비

인지적인기술이학령기의학업성취뿐아니라성인기의성

공적인삶의더중요한예측요인임을주장하고있어, 아동기

자기조절능력의중요성이더욱주목받고있다[14]. 아동기의

자기조절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능력으로 이어지고,

보다 나은 자기관리능력은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등학교적응에유리한능력을예측하는것으로밝혀지고있

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단 시일 내에 집중 훈련으로 얻을

어머니의양육신념과애착이초등학생자녀의자기조절을통해
자기관리기술에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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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능력이아니므로, 유소년기부터성인이되기까지부

모자녀관계와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되

어야 하는데[22],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습행동을

비롯하여 대인행동·여가활동·취업준비·일상생활습관 등

을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적절하게통제하지못한다는지

적이 있다[26]. 이에 아동의 자기관리능력과 이를 예측하는

자기조절능력과관련된부모변인을살펴볼필요성이제기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자기관리능

력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

고자한다.

아동의 자기조절의 발달은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양육

행동의차이에의해설명될수있다[6]. 그중본연구에서초

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다. Kohn

에따르면, (a)부모가속한사회적맥락의요소들은부모가자

녀에 대해 가지는 목표와 가치에 향을 미치고, (b) 이러한

가치들은부모의양육실재에차이를가지고오고, (c) 양육행

동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적 결과의 차이로 나타

난다. 즉, 부모가자녀에대해가지고있는믿음과가치관은

양육행동등다양한경로를통하여자녀에게전달되며, 그결

과자녀의다양한발달적특성들이결정된다는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의 특성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

를밝히려노력해왔는데, 그양육행동의기반에는부모의양

육신념이라는기저가존재한다는것을지적한것이다[28].

부모들은 나름의 자녀양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암묵적 이

론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과업을 성취하는 적절한 연령,

자신의자녀들이가졌으면하는자질, 부모가자녀발달에

향을미칠수있다고믿는 역또는학교성취에대한기대

등에 대해 다양한 믿음과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11, 12, 36,

38]. 이후다양한연구들은양육신념과자녀의발달간의관

계를 검증하고자 하 는데, 특히 부모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인지적발달및학업성취간에의미있는관계들이밝혀졌다.

부모가진보적인성향의양육을하고, 자녀를활동적이고독

립적인 개체로 인정할 경우, 자녀들은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 는데[43, 44], Kohn에따르면부모의신념에따라형성

된 아동의 자기감독(self-direction), 즉 주도성을 가지고,

독립적인결정을내리며, 스스로문제해결을위해사고하고,

상황에대해책임을지는자기조절능력이이런성취와관련

될것으로추정할수있다[29]. 실제로Moon의연구에서초

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부모의 독립심을 중요시 여기는 양

육신념이자녀의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자기조절능력과정

적인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을밝힌바있다[39]. 하지만선

행연구에서는부모의양육신념에따른학업성취를연구함에

있어, 학업성취라는수치적결과가나오기이전의아동의자

기조절및관리능력의역할을동시에살펴본경우가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양육신념이유아의행동문제[25, 31],

유아기사회적능력[21, 34], 유아의창의성[30], 아동의자기

능력지각[50, 51], 아동의학습적성취와자신감[18], 아동의

자기지각[25] 또는자기조절능력[39, 49]과가지는관계에대

해살피거나, 양육신념과양육행동을살펴보는방식[1, 3]으

로연구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어머니의양육신념이자

기조절능력을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기

본이라할수있는생활관리및시간관리에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자한다.

양육신념과 더불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양육관련 요인은 부모-자녀 간 애착이다.

Bowlby는 애착이란한개인이자신과가장가까운삶에대

해서느끼는가장강한감정적유대관계로서건강한인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소이며 아기의 생존수단인 동

시에전생애를통한성격발달의적응적기제라고하 다[7].

부모-자녀 간 애착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되는데,

Bowlby는 아기 애착은 생물학적 통제시스템을 발현시키

며, 이런 조절능력은 적응과 대처능력이라는 생존에 필수적

인 정신적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7]. Bowlby가

제시한 애착과 대처메카니즘 간의 관계를 뇌과학 분야에서

연구해온Schore에따르면, 아기어머니와의안정적인애

착의발달은환경의빠른변화에적응하는우뇌의변연계와

자동신경시스템(autonomic nervous system: ANS)을활성

화하여, 인간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스

트레스및새로움에보다유연하게적응하고, 자신의감정과

행동을조절하는데기여한다[7, 45]. 이런효율적인우뇌의

기능은이후생애에지속되는발달단계에있어적절한성장

을위한탄력성요인(resilience factor)으로작용한다. 실제로

Volling 외는부모가자녀와의상호작용에서온정적이며정

서적 가용성을 많이 보여줄수록 아의 초기 자기조절발달

의신호라볼수있는의식적인주의집중능력이높다고보고

하 다[53]. Keller 외 역시 비교문화적 연구에서 어머니가

상호작용에서주는자극과신체적인접촉이이후유아의자

기조절능력을유의하게예측함을밝혔다[20].

애착은 아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부모와의 관

계의특성이지만, 그발달과 향력은아동기와성인기에이

르는 장기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Bowlby에 따르면 학령

기아동은부모와의의사소통을통해정서적안정감과사회

적유능감을발달시킨다고하 다[7]. 다시말해학령기애착

은양육자와개방적의사소통을통해 접한정서적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사고를촉진하며, 건강한인성을형성하

기위한기초적인요인이라할수있다. 최근Belsky 외는자

녀가지각한어머니와의애착을포함하는어머니양육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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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히 여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 다[4].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32], 어머니와 안

정된애착을형성한초등학교 5, 6학년자녀가더우수한자

기조절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된 어머니애착

관계를형성한아동은환경에대한통제감과안정감을가지

고, 정서적 행동적 대응양식이 긍정적이므로 자신의 행동과

사고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

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결론 내린 바 있다

[32]. 반면 불안애착의 아동은 사회적 행동과 주의집중능력

및자기조절능력의결핍으로행동상의문제를보일수있으

며, 정서조절과 행동조절장애를가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47]. 또한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자기조

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7]. 해외 연

구들도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정적인관계를보고하고있다[5, 46, 48}. 하지만이런연구

들은 연구대상을 학령전기 유아로 한정하고 있어 학령기

아동을대상으로한연구가요구된다.

어머니의 애착과 자기관리와의 직ㆍ간접적인 관계를 살

펴본연구는많지않지만, 온정적인양육행동및자녀가지

각하는 부모지지와 자기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진행되

었다. 기존연구에따르면, 어머니의양육태도가성취적이고

자율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자녀가 시간관리를 잘 한다고 보

고하 으며, 부모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인식이 적은 자녀들

이시간사용에어려움을보인다는연구결과[17, 23]도있다.

또한어머니의지지가자녀들의성취동기와문제해결능력을

높여 주고[33] 어머니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목표를달성하기위해그들의사용시간을다시점검하고평

가해보는과정을가지고그결과를다음의시간사용계획에

반 할줄아는능력이있다[19]. 이와같은연구결과들을종

합해볼 때, 자녀가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은 자기조절능력과

관리능력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경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초등학생 자녀

가지각하는어머니와의애착이자기조절능력과자기관리능

력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한다. 본 연구의연구문제는 Figure 1에 개념적

모델로제시되었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은 초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예측하는가?

<연구문제2-1> 초등학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생활관리

기술을예측하는가?

<연구문제2-2＞초등학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시간관

리기술을예측하는가?

<연구문제3-1> 초등학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생활관리기술에 미치는

향력을매개하는가?

<연구문제3-2> 초등학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시간관리기술에 미치는

향력을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를 다니는

5·6학년 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317쌍을 선정

하 다. 2011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명의아동

과그어머니20명을대상으로예비조사를실시한후결과와

신뢰도를 통해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

다.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초등학교3곳을선정하여, 350명의아동과그의어머

니350명에게질문지를이용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총700

부의설문지를배부하 으며, 그중 688부, 344쌍의설문지

를회수하 다. 부실기재한설문지를제외한 634부, 317쌍

의설문지를최종분석자료로사용하 다.

본연구에참여한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다음과같

다. 남아가 156명(49.2%), 여아가 161명(50.8%)로 1.6%의

차이로여아가많았다. 5학년이 182명(57.4%), 6학년이 135

명(42.6%)로 5학년이 4.8%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40대가 221명(69.7%), 30대는 74명(23.3%), 50대가 13명

(4.1%)로40대가많은비율을차지하 고, 중졸이8명(2.5%),

고졸이154명(48.6%), 대학교졸업이82명(25.9%), 대학원이

상 학력 소지자는 7명(7.2%)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200만원대미만’40명(12.6%), ‘200만원대’75명(23.7%),

‘300만원대’84(26.5%), ‘400만원대’이63명(19.9%), ‘500

만원대’가30명 (9.5%), ‘600만원대및이상’이23명(7.3%)

로나타났다.

Figure 1.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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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어머니의양육신념

양육신념은Okagaki 외가유치원및초등학교저학년학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자녀양육신념척도(Child-Rearing

Beliefs Scales)를번안, 본연구대상아동의연령수준에적합

하도록수정하여사용하 다[43]. 이들의원척도는문제해결

기술의발달, 창의적기술의발달, 순응적행동의발달, 일상

생활기술의 발달의 4개의 하위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선행연구[39]와요인분석에근거하여본연구에적합하

다고판단되는문제해결기술의발달, 창의적기술의발달, 일

상생활기술의발달의세변인으로어머니의양육신념이라는

잠재변인을구성하 다. 각변인은하위 역에해당하는기

술에부모가얼마나도움을주고, 그기술의습득을장려하여

야 한다고 믿는지를 질문하는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신념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독립

성을중요하게여기는신념을소유한것을의미한다. 각하위

역의신뢰도는Cronbach’s α = .78 .66 .88로나타났다.

2) 어머니애착

어머니 애착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애착으로서,

Armsden 외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척도 개정본

(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에 기초하여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

정·보완한척도[24] 중어머니애착을발췌·수정하여사용

하 다[2]. 각문항은Likert식 5점척도로측정하 다. 어머

니애착은의사소통(9 문항), 신뢰(10문항), 소외감(6문항)의

세하위 역으로구성되며, 본연구에서어머니애착의잠재

변인은이세하위변인으로구성되었다. 본연구대상에서애

착척도의내적인신뢰도(Cronbach’s α)는의사소통 .88, 신

뢰 .74, 소외감 .75를나타냈다.

3) 자기조절능력

초등학교아동의자기조절능력을측정하기위하여Miller

가청소년이의사결정과정속에서학업과사회적상황간의

이론 구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사결정능력척도(Decision

Making Competency Inventory)를재구성한척도[15] 중신

뢰도가낮은 3개의문항을제외한총 24문항을사용하여측

정하 다[3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인지적 조절, 행동적

조절, 동기적조절등3개의하위 역에서측정되었다. 각하

위 역의신뢰도는Cronbach’s α = .82, .72, .62 다.

4) 시간관리능력

Oh 외의초등학생을위한시간관리능력평가척도[41]와

Lee의시간관리척도를기초로초등학생수준에이해가쉽도

록한 27개의문항을사용하여아동의시간관리능력을측정

하 다[35]. 이척도는아동의시간계획(12문항), 관리유지(9

문항), 평가(6문항)의세하위요인을측정하며, 본연구의아

동을대상으로얻어진각하위척도의신뢰도는Cronbach’s

α = .89와 .84, .86 이었다.

Ⅲ. 연구결과

본연구에서어머니의양육신념, 어머니-자녀애착, 자녀

의 자기조절능력, 자녀의 시간관리능력, 자녀의 생활관리능

력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는Table 1에제시되어있다. 또한Table 2에는변인들간의

일차상관관계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델에 포함된

변인들 간에 적절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모델구성절차로

진행하 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을이용하여초등학생자녀의시간관리

기술과 자기관리기술을 예측한 모델의 분석결과는 각각

Figure 2와Figure 3에제시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녀의 독립심을 장려하는

신념을가졌을때, 자녀는더나은자기조절능력을보여주었

다 (β = .26, p < .001). 자녀가지각한어머니의애착이안정

적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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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nalytic variables

M SD N

Parental 
belief

Problem solving 18.47 3.23 317

Creative 13.27 2.69 317

Practical 32.68 5.90 317

Attachment

Communication 32.80 7.66 317

Trust 35.96 6.10 317

Alienation 22.98 4.62 317

Self 
regulation

Cognitive 32.70 7.67 317

Motivational 24.17 4.98 316

Behavioral 25.35 4.20 315

Life
management

Self help skills 24.90 4.96 317

Health 25.58 5.28 316

Academic 32.20 5.14 316

Relationship 26.07 5.56 317

Monetary 21.29 6.16 316

Time
management

Planning 36.00 9.01 317

Performance 28.03 6.37 317

Evaluation 16.65 4.94 317



(β= .57, p < .001). 초등학교자녀의자기조절능력이우수할

때, 생활관리, 건강, 학업, 대인관계, 그리고금전적인관리기

술을의미하는생활관리기술역시더잘발달한것으로나타

나 (β = .96, p < .001) 어머니의양육신념과애착→자녀의

자기조절능력 → 생활관리기술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

으로검증되었다. Table 3에제시된효과분석결과에따르면

어머니의양육신념이자녀자기조절능력의매개효과를통해

자녀의 생활관리기술에 미치는 간접효과(표준화계수 = .11,

p < .05)와어머니-자녀애착이자녀자기조절능력의매개효

과를 통해 생활관리기술에 미치는 간접효과(표준화계수 =

.43, p < .01)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여, 본연구의세번

째 연구문제인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역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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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Zero-order correlations between the analytical variables (N = 3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 .68***

3 .65*** .60**

4 .09 .05 .03

5 .07 .04 .00 .83***

6 –.00 –.02 –.01 .48*** .38***

7 .20** .17** .11 .44*** .45*** .12*

8 .14* .08 .11 .46*** .44*** .20*** .56***

9 .07 .02 .05 .44*** .37*** .43*** .38*** .48***

10 .18** .11 .10 .55*** .52*** .22*** .56*** .52*** .37***

11 .09 .05 .02 .47*** .46*** .15** .54*** .47*** .28*** .59***

12 .23*** .13* .12* .48*** .48*** .18** .63*** .54*** .42*** .66*** .57***

13 .21 .14* .10 .53*** .53*** .20*** .55*** .48*** .38*** .48*** .55*** .59***

14 .08 .05 .05 .35*** .30*** .10 .54*** .38*** .32*** .50*** .50*** .55*** .36***

15 .19 .14* .12* .39*** .35*** .11 .64*** .43*** .34*** .57*** .48*** .64*** .45*** .59***

16 .20 .17** .11 .40*** .34*** .14* .61*** .42*** .30*** .60*** .50*** .64*** .44*** .55*** .82***

17 .17 .14* .12* .35*** .29*** .03 .56*** .37*** .26*** .51*** .41*** .59*** 38*** .52*** .74*** .76***

Note. ① Parental beliefs: Problem solving  ② Parental beliefs: Creative  ③ Parental beliefs: Practical  ④ Attachment: Communication
⑤ Attachment: Trust  ⑥ Attachment: Alienation  ⑦ Self regulation: Cognitive  ⑧ Self regulation: Motivational  ⑨ Self regulation:
Behavioral  ⑩ Life management: Self help skills  ⑪ Life management: Health  ⑫ Life management: Academic  ⑬ Life management:
Relationship  ⑭ Life management: Monetary  ⑮ Time management: Planning  ⒃ Time management: Performance  ⒔ Time
management: Evaluation  
*p < .05, **p < .01 , ***p < .001 

Figure 2. SEM model predicting child’s life management skills.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χ2 = 181.33, χ2/df = 1.619, CFI
= .945, TLI = .916, RMSEA = .060. Child gender, mother age, mother education and family income are included as controls
but not depicted in the figure. 
*** p <.001, + constrained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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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신념이나자녀가 지각한 애

착이 아동의 생활관리기술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는 않

았다. 총효과, 직접효과및간접효과의표준화계수비교결과

어머니-자녀 간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비해 더 강하

게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생활관리기술을 예측하 다. 초

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생활관리기술을 예측하는 이 구조방

정식모델은 χ2 = 181.33, χ2/df = 1.619, CFI = .945, TLI =
.916, RMSEA = .060의모델적합도지수를보여주어검증하

고자한모델이본연구의데이터에우수하게부합하는것으

로나타났다.

초등학교자녀의시간관리능력을예측하는구조방정식모

델검증의결과는Figure 3에제시되어있는데, 그결과는아

동의 생활관리기술과 유사하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자녀

의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 다. 어머니가 자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소유한 경우, 초등학생 자녀

는 자신의 행동과 동기, 그리고 인지를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에있어더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β = .15, p < .05).

어머니-자녀 간 애착이 긍정적으로 발달한 경우 자녀 역시

자기조절능력이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 .58, p < .001).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은 시간조절기술을 정적으로 예측하

다 (β = .79, p < .001). 따라서어머니의양육신념과애착→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 시간관리기술의 향력의 흐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과

자녀의 시간관리기술을 매개하는 자기조절능력의 효과 (각

각표준화계수= .11, p < .05; .43, p < .01) 역시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Table 3 참조).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자녀 간 애착이 어

머니의 양육신념에 비해 더 강하게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시간관리기술을 예측하 다고볼 수 있다. 생활관리기술 모

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육신념과 애착 모두 아동의 시간관

리기술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다. 모델적합도 지수

는모두우수한수준으로 χ2 = 189.00, χ2/df = 2.333, CFI =
.950, TLI = .915, RMSEA = .065 로나타났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는어머니의양육의특성이초등학교5, 6 학년자

녀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향력을 탐색하고, 자녀의 자기조

절능력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관리기술을 예측하는 경

로를 검증하고자 하 다. 어머니의 양육특성으로 본 연구는

Table 3.  
The decomposition of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hild life management Child time management

Total Direct Indirect Total Direct Indirect

Parental Beliefs .14* .01 .12* .16** .05 .11*

Attachment .62** .14** .49** .40** –.03 .43**

Self-Regulation .86** .86** _ .78** .78** _

Figure 3. SEM model predicting child’s time management skills.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χ2 = 189.00, χ2/df = 2.333,
CFI = .950, TLI = .915, RMSEA = .065. Child gender, mother age, mother education and family income are included as
controls but not depicted in the figure. 
* p < .05, *** p < .001, + constrained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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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양육신념과애착에초점을맞추어그 향력을살

펴보았는데, 분석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어머니의양육신념과애착은초등학교고학년자녀

의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 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부모의 독립심을 중요시 여기는 양육신념이

자녀의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자기조절능력과정적인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 연구[39]를 지지한다. 또한

Okagaki 외의연구에서부모가진보적인성향의양육을하

고, 자녀를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할 경우, 자녀

들은더나은학업성취를보 는데[43], 그 기제로예상되었

던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Kohn은부모가자녀의독립성을중요시여기는양육신념을

가진경우, 자녀가스스로결정하고문제를해결하며, 그 결

과에책임을지는자기감독및자기조절능력이발달될것으

로보았는데[29], 그러한그의가정을본연구결과는지지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착이 자기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

는데, 이는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간의유의한관계를밝힌연구결과[4]를지지하며, 또한

어머니애착이초등학생자녀의자기조절능력을예측한다고

했던연구결과[32] 역시지지한다. 애착은주로 아를대상

으로 연구되어왔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접어드

는초등학교고학년자녀들이느끼는부모와의애착이학령

기 학업발달과 또래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조

절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 애착연구의 종단적 접근의

중요성을 조명하 다. 양육신념과 애착이 자기조절이 미치

는각각의 향력을비교한결과, 자녀가지각한어머니-자

녀 애착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상대적으로 큰 향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시간관리기술 및 생활관리

기술을정적으로예측하 다. 즉, 자기조절능력이우수한학

생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

라사용하고, 결과를평가할수있는능력이더나은것으로

밝혀졌으며, 시간외에학업, 금전, 대인관계등다양한일상

생활을관리하고경 하는기술역시더발달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초등학교 4학년의자기조절능력

을향상시키는교수법의적용을통해숙제활동등에서효과

적인시간관리기술의향상을발견한결과[52]와 일맥상통하

며, 자기조절학습프로그램이아동의시간관리나학업관리능

력을향상시키거나[35, 42], 자기조절능력중특히내적통제

성이높은아동이수업준비물과과제물을스스로챙기고정

리정돈을 잘하는 등 자신의 일상생활을 능동적으로 관리하

고, 시간관리및자기생활관리에서도더나은능력을보 다

는국내연구결과[16, 19] 역시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양육신념

과 애착이 시간관리기술 및 생활관리기술에 미치는 향력

을 유의하게 매개하 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어머니

의 양육신념과 애착→자녀의 자기조절능력→시간관리기술

및 생활관리기술의 경로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매개효과가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지

지 않았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최근 자기주

도학습이 주목받으면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결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시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8]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할 아동의 자기조

절능력이부모의양육특성, 특히자녀의능력에대해신념을

가지고, 자녀의주도성과독립성을존중하는양육신념과, 자

녀와 친 한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며,

자녀를따뜻하게감싸는애착양육을통해형성될수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다음과같은의의와한계점을가진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미흡한 자기관리기술에

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특성의 역할을 탐색하 다는데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생활관리나 시간관리연구는 주로 주부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오다가[9, 10, 13, 17, 40] 최근

들어초등학교아동및청소년의관리능력에대해서도연구

들이진행되고있다[19, 41, 42]. 하지만부모의양육특성이

이러한능력에미치는 향이나 향의경로는밝혀지지않

았는데, 본 연구결과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의향상을통해자기관리기술을긍정적으로예

측하는 향력의경로를탐색하는데기여했다고할수있다.

또한 어머니가 스스로 응답한 양육신념, 자녀가 지각한 부

모-자녀애착, 자녀가응답한자기조절및자기관리기술등

다양한정보제공원에의한데이터를활용하여자기공선성의

우려를 극복하고자 노력하 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어머

니의아동이서울및경기지역에거주하는중산층을중심으

로 이루어졌다는데에일반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바이다. 그

리고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교사나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자기

조절능력이나 타당화된 실험 및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측정

된 자기조절능력이 가지는 객관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다는

한계를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관찰 또는 측정된 자기조절

능력을포함한연구를제안하는바이며, 유아기를통해형

성된 부모-자녀애착이 학령기 자녀의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능력에 미치는 종단적인 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기대한

다. 또한아버지의양육특성과아동의자기조절및자기관리

기술간의관계를분석하는연구역시흥미로울것으로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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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더하여어머니의양육신념과애착이자녀의자기

조절능력을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특징을 연구에 포함시킨다면,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적결과를예측하는보다구체적인 향력의경로를밝

혀낼수있으리라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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