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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 분석1)

2)                              
      최리연(마산합포초등학교)

류현아(진주교육대학교)

Ⅰ. 서론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유지하여 높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이

있다.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조절학습이 학습자의 내적동

기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해야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이해하는 관점이 타당해 보인

다(장인실, 이성규, 2009). 더불어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대한 많은 연구(황구연, 2010; 장인실, 이성규, 2009; 남

혜경, 2006; 김진선, 2004)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

상을 위해서는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신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한편,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대한 연구

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가 여러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

학습을 지속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변인에 주목하였다.

Zimmerman(1989)은 학습에 있어서 여러 방해요소에

도 불구하고 성취를 이루는 학습자의 내부적 힘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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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저자

조절학습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동기 이론에서

는 행동의 원동력을 동기(motivation)로 보았지만 처음

의 의도(intention)를 유지하는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기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

지(volition)가 거론되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거나, 학습의 목표를 정

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동기가 작용하게 되고, 처음에

목표로 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 바로 의지의 역할이다. Kuhl(1985)에 따르면 의지는

학습을 하는 데 정서적이고 실행적인 방해 요소의 발생

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심리적 기제이다. 의지는 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하

게 작용한다.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가

바로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학습 목표 도달이나 과제

성취를 위해서 의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의지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 목표의 도달

을 위해서 여러 방해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의 의

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꾸준한 노력이

나 끈기를 통해 이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표에 도

달하기까지의 여러 장애물에 의해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목표도달 정도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통제 능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의지통제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의도한 이후에

여러 경쟁적인 방해요소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의도에 따

라 행동하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Kuhl,

Kazen-Saad, 1989)을 말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의지통제가 부모나 교사 등 어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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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들의 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의지통제의 하

위 전략인 동기통제와 정서통제 전략의 형성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학령기에 이르러 부모와 교사의 영향과

성패경험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 되어온 전략이다(Corno & Kanfer, 1993). 따라서,

부모나 교사가 학습자 개개인의 의지통제 능력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정택용, 2011; 박정미, 2010; 박지영,

2010)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가치관, 성

격, 자기통제력, 공격성, 심리 사회적 적응 등에 많은 영

향을 준다. 부모의 양육방식 중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

동의 정서적 안정성 및 사회적 적응력 형성에 좋은 영향

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

전반에 걸림돌이 된다. 선행연구(정택용, 2011; 박정미,

2010; 박지영, 2010)에서는 주로 부정적 양육방식에 해당

되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방식에 주목한다.

부모의 통제요인을 심리적 통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

분할 수 있는데, 김혜진(2014)에 따르면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가치관 및 사회, 문화적 요구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는 일상적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의

다양한 시도 및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

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행하

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욕구를 무시

한 채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로 하여금 죄

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자

녀의 독립심 표현이나 자율성 차단을 통해 자녀를 조종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1996).

본 연구는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학학습에 있어

서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울 수 있으며

(장인실, 이성규, 2009; 김선희, 2012; 문화선, 2015), 자기

조절학습은 학습에 있어서 여러 방해요소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이루는 학습자의 내부적 힘, 즉 의지에 의해 형

성된다(Zimmerman, 1989). 학령기 아동의 의지통제는

교사나 부모 등의 권위자의 통제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

을 감안하여, 수학학습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지속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지통제

개인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

자 하는 마음, 즉 동기(motivation)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기대-가치 이론(성취동기 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 귀

인 이론, 자기효능감 이론 등)에서는 개인의 사고가 행

동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동기의 유발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 수행 과정 중에서는 동기만으

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처음의 의도를

유지하는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기로 설명하지 못하

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고, 이로 인해 제시된

것이 ‘의지(volition)’이다. 과거에는 의지와 동기를 함께

연구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구분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Kuhl(1985)과 Corno(1989)는 의지를 동기와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Heckhausen(1991)과 Kuhl(1985)은 동기

과정들을 두 가지의 연속적인 심리적 상태로 구분하였

다. 이들은 동기를 결정 이전 상태(predecisional)라 하였

고, 의지조정을 결정 이후 상태(postdecisional)라고 구별

하였다.

동기는 하고자 하는 행위, 대안들의 가치에 관해 생

각해 보게 해 주며,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수용성을 높

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종결된다. 반면, 결정

이후 상태인 의지조정 또는 자기조정은 하고자하는 하나

의 결정사항을 실제 행위로 집행하는 것과 다른 대안적

행위나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행하기로 결정한 현재의 의도 혹은 목표들을 계속 집

행하도록 한다(김영상, 2001).

이처럼,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 이후에 결정에 맞는 행동을 수행하는 전반

에 작용하는 것이 의지이다. Ach(2006)는 의지와 동기를

구별하여 정의하였는데, 그는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나

의도가 동기에 의해 발생되지만 의지적 통제는 충동과

의도를 통제하여 계획한 행동이 실천되도록 해준다고 하

였다.

한편, Kuhl & Kazen-Saad(1989)는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의도한 이후에 여러 경쟁적인 방해 요소에도 불

구하고 처음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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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지통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아

동의 선호도를 인지적 선호도(학습), 정서적 선호도(놀

이), 실행적 선호도(행동)로 분류하면서 세 개의 선호도

가 일치하면 학습을 수행하는데 의지의 작용이 크게 필

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인지적 선호도와

정서적 선호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실행적 선호도

가 처음의 의도(인지적 선호도)를 집행하기 위해 작용한

다고 하였다. 즉, 현재 실행 중인 행동이 의도와 불일치

할 때 처음의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심리적 기제

인 의지가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 초에는 정서적 선호도와 실행적

선호도가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이 곧 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동기 후반이 되면 자신의 의도를 인지

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즉, 정서적

선호도와 실행적 선호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인지적

선호도를 유지하는 자기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

를 들어, 공부에 대한 인지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나

정서적 선호도와 실행적 선호도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부에 대한 인지적 선호도는

친구들과 밤에 놀기 전에 숙제를 끝내겠다는 이전의 결

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것은 공부와 놀이의 다양한 결과

들을 고려해 볼 때 공부에 대한 의도를 형성하였고 놀이

보다 공부가 정서적으로 더 낫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공부하는 동안 인지적 선호도와 정서적 선호도 사

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로 공부에 대한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 발생했거나 지루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은 공부에 대한 인지적 선호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했거나 정서적 선호도의 영향이 인지적 선호도

보다 적었다면 처음 의도하였던 의지적 선호를 행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정연숙, 2015).

실제로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킬만한

흥미로운 학습주제를 제시해주는 것은 교사이지만,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상황(어려운 문

제를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 방해가 되는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는 것 등)을 조절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의 몫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스로 의지를 조절

하는 능력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부모나 교

사 등 권위자의 말과 행동 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의지통제에 미치는 부모

나 교사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 통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

이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유아기 자녀의 의사소통능력

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영남, 2014). 그러나

부모의 서투른 양육 방식이나 부정적인 가정환경은 자녀

가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반응을 외부로 나타내게 한다(홍

세림. 2017).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대개 애정의 정도,

통제의 정도 혹은 기대의 정도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양육 태도를 몇 개의 양

상으로 유형화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김정남, 1997).

그 중에서 Barber(1996)는 부모의 통제요인을 심리적 통

제와 행동적 통제로 구분하고, 각각이 아동 발달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먼저, 부모의 행동적 통제

란 확고하고 일관된 규칙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

는 것으로 부모가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을 감

독,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자녀는 이런 부모의 행동적

통제를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인식한다(Bean,

Barber & Crane, 2006). 김혜진(2014)에 따르면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가치관 및 사회, 문화적 요구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는 일상적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의 다양한 시도 및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과정, 자기표현,

정서와 부모와의 애착과 같은 자녀의 정서 및 심리적 발

달에 개입하려는 부모의 시도로,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감정과 표현을 무시하고 억누르며, 자녀의 생각,

표현, 감정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의미

한다(Barber, 1996). Schaefer(1965)는 심리적 통제를 자

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통제적인 양육방식으로 정의하고, 심리적 자율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았다.

Barber & Harmon(2002)는 심리적 통제의 특징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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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문항
수

인지
통제

주의

집중

시끄럽게 떠드는 친구를 조용히 시키는

것, 소란한 교실상황과 관계없이 과제

에 집중하는 것, 지나친 소음을 없애는

것 등과 같이 성취목표와 관련된 행동

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등
16

부호화

목표의 달성이나 과제의 완성을 촉진

시켜주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험 볼 자료만을 암송하거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계획하

는 것 등

[표 1]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검사지의 내용

[Table 1] The contents of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조종하기 위해

부모가 전술적인 양육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죄책

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 유발과 같은 전략을 이용해 부

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르게 하여 자녀에게 압박을 가

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여 자녀

의 자아발견과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다. 셋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 거부, 무관심, 일정

하지 않은 정서적 표현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

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이미

정, 2011; 김혜진, 2014; 박선경, 2017) 대부분의 결과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을 저

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여러 연구(장계림, 2010; 류현정,

2011; 이종희, 2012; 오연경, 임정하, 2017)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아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

할수록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 게임 등에

몰입하게 되어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위험성이 높아진

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으며 또래관계가 부정적이

고,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 몰입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4곳의 6학년

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8

명의 응답 중에서 편부모 가정 학생의 응답지,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응답지, 중복응답이 있는 것 등 26부를

제외시켜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자는 371명이

다. 설문분석대상자 371명 중 남학생은 186명(50.1%), 여

학생은 185명(49.9%)을 차지하여 연구 대상자의 남녀 구

성비는 비슷하다.

2. 검사도구

1)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본 연구는 정연숙(2015)의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학습

에서의 의지통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Kuhl(1985)

과 Corno(1989)의 의지통제 이론에 근거하여 최진승 외

(1998)이 개발한 의지통제 측정도구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예비검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립한 후 본 검사도구로 확정한 것

이다.

본 검사도구는 의지통제를 인지통제, 정서통제, 동기

통제, 환경통제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1) 총 48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영역별 내용과 관련 문항 수는 [표 1]

과 같고 검사지는 [부록1]에 첨부한다. 본 연구에서는 4

점 평점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는 4점, ‘대체로 그

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의지 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질문은 모두

긍정문으로 표현되었다.

1) Kuhl(1985)은 개인의 결정이나 의도된 행동을 원활하게 실

행하고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지통제로 주의집중통제,

부호화통제, 정보처리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 환경통제의

여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음. 동기에 의해 목표를 세우거

나 결정을 내린 학습자가 그 실행을 위해서 이 여섯 가지

의지통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임. 이에 Corno(1989)는 이

여섯 가지 요인들에 메타동기와 메타인지 등을 반영하여 인

지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 환경통제의 4가지 요인으로 구

분하였음. 인지통제, 정서통제, 동기통제는 내적 전략에 해

당되며, 환경통제는 외적전략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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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 결정

을 효과적으로 내리는 일과 관련된 것

등

정서통제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긍정적인 마음의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는 과제를
성취하게 할 만큼의 부담감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충고한다든지 언짢은 마음
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는 것 등

12

동기
통제

유인적
상승

학업을 수행하며 목표를 완수하기에 동
기가 너무 낮다고 느낄 때 실패하거나
성공한 후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목표
를 계속 추진하도록 부추기는 것

12
귀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것

자기
교시

“이번 시험에는 실수가 많았어. 다시 차
근차근 읽어보고 확실하게 이해해야겠
어.”와 같이 스스로에게 지시하는 것

환경
통제

상황
통제

과제를 보다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음이나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 떨
어져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산기나
워드 프로세서 또는 다른 도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 등

8

과제
조력자
통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좋은 친구에
게 부탁하거나 과제의 실패에 관해 말
하지 않도록 친구에게 부탁함으로써 의
도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교사들로부
터 특별한 도움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이나 시도들과 관련

합계 28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

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Cronbach α계수

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

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문

항을 제거하여 알파계수 향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표 2]와 같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인

지통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912, 정서통제에 대한 신

뢰계수가 .865, 동기통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852, 환경통

제에 대한 신뢰계수가 .828로, 모든 문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영역별로

모든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믿을 만한 검

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 Cronbach - α 문항 수

인지통제 .912 16

정서통제 .865 12

동기통제 .852 12

환경통제 .828 8

[표 2]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검사도구의 신뢰도

[Table 2] The reliability of volition control test in

mathematics learning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이 느끼는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정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부모의 심리통제척도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를 사

용하였다.(부록2 첨부) 이 검사는 청소년이 직접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이며, 심리적 통제 개

념의 구성요인을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

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가지 하위

요인으로 두고 있다.

본 검사는 총 16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요

인별 내용 및 관련 문항 수는 [표 3]과 같다.

하위요인 내용 문항 수

자기표현
제한

부모가 아동의 감정 및 생각을 표현하
는 것에 대해 제한하도록 하는 것

3

감정
불인정

부모가 아동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
지 않는 것

3

비난 자녀의 잘못을 책잡아 힐난하는 태도 3

죄책감 유발
부모가 아동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부
정적인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2

애정 철회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
는 것

3

불안정한
감정기복

부모가 아동에게 일관되지 못한 방법
으로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

2

[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내용

[Table 3] The cont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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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감정을 제

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영역에 과도하

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성별을 구분하

여 알아보고자 하였고, 실제 검사지를 투입할 때도 부,

모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검사도구에 대한 신

뢰도 검사 역시 부, 모를 구분하여 따로 실시하였다.

부, 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검사도구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하위요인
Cronbach - α 문항

수부 모

자기표현 제한 .891 .909 3

감정불인정 .762 .787 3

비난 .628 .649 3

죄책감 유발 .667 .704 2

애정철회 .801 .833 3

불안정한
감정기복

.657 .739 2

[표 4] 부, 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 검사도구의 신뢰도

[Table 4] The reliabilit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est

위의 [표 4]와 같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검사

도구의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자기표현 제한

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891, 감정불인정에 대한 신뢰계수

가 .762, 비난에 대한 신뢰계수가 .628, 죄책감 유발에 대한

신뢰계수가 .667, 애정철회에 대한 신뢰계수가 .801, 불안정

한 감정기복에 대한 신뢰계수가 .657로, 모든 문항에서 .6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검사도구 역시 높은 신뢰

계수가 나타났는데, 자기표현제한에 대한 신뢰도 계수가

.909, 감정불인정에 대한 신뢰계수가 .787, 비난에 대한 신

뢰계수가 .649, 죄책감 유발에 대한 신뢰계수가 .704, 애정

철회에 대한 신뢰계수가 .833, 불안정한 감정기복에 대한

신뢰계수가 .739로, 모든 문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 검사도구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지

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

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급 담임교사의 지

도하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설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뒤 수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학급 담임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검사 실시 유의사항과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하였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한

시간을 두진 않았지만 대체로 검사는 30∼35분 정도 소요

되었고, 설문의 내용은 오로지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비밀

이 보장됨을 밝혀 솔직한 응답을 당부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는 연구자가 확인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빠뜨린 문

항이 있는 경우와 편부모 가정의 경우 자료 분석에서 제외

시켰다.

4) 자료의 처리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지통제와 부

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3버전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검사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를 산

출하였다.

둘째, 수학학습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지통제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수학학습에서 성별에 따른 의지통제의 차이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 여 학생의 의지통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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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N M SD t p

자기표현
제한

부 371 1.41 .595
2.618 .009*

모 371 1.33 .611

감정
불인정

부 371 2.09 .799
1.074 .283

모 371 2.05 .869

비난
부 371 1.49 .600

-.793 .428
모 371 1.51 .612

죄책감
유발

부 371 2.04 .848
-.968 .334

모 371 2.07 .930

[표 6] 부모의 심리적 통제 차이

[Table 6] The differences i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

와 같다.

N M SD t p

인지
통제

남 186 2.68 .578
-2.173 .030*

여 185 2.81 .506

정서
통제

남 186 3.00 .591
-1.749 .081

여 185 3.10 .495

동기
통제

남 186 2.64 .592
-2.195 .029*

여 185 2.76 .518

환경
통제

남 186 2.60 .636
-3.253 .001*

여 185 2.80 .526

수학적
의지
통제

남 186 2.74 .518
-2.715 .007*

여 185 2.87 .398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p<0.05)

[표 5]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지통제

[Tbble 5] The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of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학습에서 성별에

따른 의지통제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

지통제는 남학생이 2.68점, 여학생이 2.81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통제가 0.13점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t=-2.173, p-value가 0.030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인지통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서통제

는 남학생이 3.00점, 여학생이 3.10점으로 나타나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정서통제가 0.10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1.749, p-value가 0.081로 유의수준 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별에 따른 정서통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동기통제는 남학생이 2.64점, 여학생이 2.76점으

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기통제가 0.12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195, p-value가 0.029로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기통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환

경통제는 남학생이 2.60점, 여학생이 2.80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다 인지통제가 0.20점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t=-3.253, p-value가 0.001으로 유의수준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환경통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목

표 달성을 위해 정보나 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거나,

과제 수행 의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생각을 생성하

는 것이나 과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변 환경

을 개선하는 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

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유해한 감정 상태를 억

누르거나 바꾸어서 본래의 의도를 보호하는 것은 남학생

과 여학생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학학습에서 의지통제에 대해서는 남학

생이 2.74점, 여학생이 2.87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의지통제가 0.1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175, p-value가 0.007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지통제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학습목표를

세워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주위의 여러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

제하는 능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수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부모에 따른 심리적 통제의 차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부모 중 누구의 심리적 통

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심리

적 통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최리연, 류현아442

애정
철회

부 371 1.42 .623
-.341 .734

모 371 1.43 .684

불안정한
감정기복

부 371 1.49 .706
2.288 .023*

모 371 1.41 .677

심리적
통제

부 371 1.64 .520
.910 .364

모 371 1.62 .563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p<0.0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차이

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표현 제한은 아버지가

1.41점, 어머니가 1.33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

다 자기표현 제한이 0.0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618, p-value가 0.009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

기표현 제한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감정불안정은 아버지

가 2.09점, 어머니가 2.05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감정불안정이 0.0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1.074, p-value가 0.283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감정불안정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비난은 아버지

가 1.49점, 어머니가 1.51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비난이 0.02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0.793, p-value가 0.428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비난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죄책감 유발은 아버

지가 2.04점, 어머니가 2.07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

니보다 비난이 0.0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0.968, p-value가 0.334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죄책감 유발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애정철회는

아버지가 1.42점, 어머니가 1.43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애정철회가 0.0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t=-0.341, p-value가 0.734로 유의수준 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른 애정철회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감정기복은

아버지가 1.49점, 어머니가 1.41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08점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t=2.228, p-value가 0.023으로 유의수준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통제는 아버

지가 1.64점, 어머니가 1.62점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어머

니보다 심리적 통제가 0.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t=0.910, p-value가 0.364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 모에 따

른 심리적 통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

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알아본 오연경,

임정하(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심리적 통제의 하위 요인 중에

서 자기표현 제한과 불안정한 감정기복 면에서는 아버지

가 어머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아버지

가 어머니보다 아이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고 억제하

거나 감정기복이 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수학학습에서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 여학생들의 의지통제

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

과 여학생 각각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2)

1)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

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의 선형관련성 정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인지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계수가

–0.290으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

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233, 비난과 애정철회

는 -0.207으로 음의 선형 관련성이 나타났다. 정서통제

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계수가 –0.294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

안정한 감정기복이 –0.195, 애정철회가 –0.184, 비난이

2) 앞의 분석 결과에서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가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있어서

는 부,모의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으므로,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버지

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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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
한감정
기복

심리적
통제

인지
통제 -.290** -.062 -.207** -.042 -.207*

*
-.233** -.215**

정서
통제 -.294** .009 -.168* .019 -.184* -.195** -.165*

동기
통제 -.232** .038 -.114 -.003 -.045 -.145* -.098

환경
통제 -.248** -.065 -.146* -.001 -.108 -.115 -.145*

수학적
의지
통제

-.308** -.023 -.187* -.011 -.164* -.207** -.184*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표 7]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

적 통제의 상관관계

[Table 7] The correlation between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male students

–0.168으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동기통제의 경

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계수가 –0.232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145으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환

경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계수가 –

0.248로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

로는 비난이 –0.146으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제한과의 상관계수가 –0.308로 가장 높

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207, 비난이 –0.187, 애정철회가 –0.164

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전체적으로 -0.184의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

을수록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가 낮아짐을 의

미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해석하면,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

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요인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남학생

의 의지통제는 낮아지고, 반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낮을수록 남학생의 의지통제가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여러 하위 요인 중에서도

자기표현제한이 가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는

데, 이것은 남학생들이 부모의 여러 심리적 통제 수단

중에서도 의사표현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제한하

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

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기
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
한감정
기복

심리적
통제

인지
통제

-.172* -.095 -.239** -.002 -.194** -.143 -.171*

정서
통제

.006 -.062 -.089 -.074 -.067 -.007 -.067

동기
통제

-.040 .045 -.045 .125 -.083 -.007 .005

환경
통제

-.208*
* -.048 -.168* .001 -.179* -.201** -.154*

수학적
의지
통제

-.130 -.056 -.180* .017 -.169* -.109 -.125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표 8]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

리적 통제의 상관관계

[Table 8] The correlation between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female students

위의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학학습에서 여학생

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선형관련성 정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인지통제의 경우 부모

의 비난의 상관계수가 –0.239으로 유의수준 .01에서 가

장 높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애정

철회는 –0.194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인다. 자기표현제한은 -0.172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정서통제

와 동기통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모든 하

위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통제의 경우 부모의 자기표현 제한과의 상

관계수가 –0.208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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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0.14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다. 애정철회는 .179, 비난은 .168으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의 경우

부모의 비난의 상관계수가 –0.180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음의 선형관련성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불안

정한 감정기복이 –0.201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지통제

전체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해석하면, 수학학습에서 여학생의 의

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학학습에서

의 의지통제 내에서도 인지통제나 환경통제의 경우 부모

의 심리적 통제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그 상관관계의 정도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은 자기표현제한과 같

은 요소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남학생과는 다르게

비난이나 애정 철회와 같은 부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학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

지통제와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알

려진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여러 하위요인이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의지통제를 바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부모의 바람직한 학습개입 및 양육방식의 방향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의 해석을 위해 초등학교 6학

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지통제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

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차이를 알아보았

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지통제와 부모의 심리

적 통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

른 교육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수학학습에서 자녀의 의

지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가 애정 철회, 비난,

죄의식 유발 등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수

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제한하려는 부

정적인 양육행동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동안 과정

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낮춘다는 박

혜성(201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의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점검하거나 조절

하는 것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학습에서 초등학

교 고학년 학생들의 의지통제를 높이고자 한다면, 부모

의 양육방식 중에서도 심리적 통제에 해당되는 자기표현

제한, 비난 등과 같은 것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었던 수학학습에서 남학생의 의지통제와의 관련성을 살

펴보면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 요인 중 자기표

현제한이 다른 하위요소보다 유의하게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자녀와

의 대화 상황에서 자녀의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무시하거

나 제한하는 행동은 수학학습에서 자녀의 의지통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조절하고 학습 방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

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가정

환경변인 중에서도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상황에서 나

타나는 심리적 제한 및 언어적 통제를 줄여 나가는 방법

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학학습에서 자녀의 의지통제

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여러 하위요인 중

에서 자기표현 제한이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계림(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

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자기표현 제한이 자녀의 학습몰

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윤희(2016)의 연구에서는 비난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

의하게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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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 및 학습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각 변인에 작용

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학습상황에서 나타

나는 자율성 및 조절능력에 평소의 양육 방식의 다양한

요인들이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녀의

감정 및 의사표현을 존중해주는 양육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지통제 능력은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능력 및 성공적인 학습 목표 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지

통제 능력이 유아기 때부터 학령기에 이르러 부모와 교

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비교적 장기적으로 형성된다

(Corno & Kanfer, 1993)고 볼 때, 의지통제 능력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인 정보를 학부모나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정보는 교사나 부모가 학생과의 관계에

서 통제적인 교육 및 양육방식을 개선하고 수학학습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지통제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가 되

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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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수학학습에서의 의지통제 검사지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그

렇다

대체로그

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 옆에서 놀고 있어도 계속해서 공부한다. ⓸ ⓷ ② ①

2 나는 수학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자신을 위로한다. ⓸ ⓷ ② ①

3 나는 수학공부하기 싫을 때 대학생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⓸ ⓷ ② ①

4 나는 모둠별로 수학과제를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한다. ⓸ ⓷ ② ①

5 나는 학교에서 주위가 소란해도 수학공부에 집중한다. ⓸ ⓷ ② ①

6 나는 수학공부를 하면서 불안할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⓸ ⓷ ② ①

7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을 때 다른 친구의 놀림을 생각하고 노력한다. ⓸ ⓷ ② ①

8 나는 수학문제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주위 사람에게 물어본다. ⓸ ⓷ ② ①

9 나는 수학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⓸ ⓷ ② ①

10 나는 수학공부에 실패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⓸ ⓷ ② ①

11 나는 수학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⓸ ⓷ ② ①

12 나는 수학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⓸ ⓷ ② ①

13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을 때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⓸ ⓷ ② ①

14 나는 수학시험 기간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 공부한다. ⓸ ⓷ ② ①

15 나는 평소에 수학시험에 대하여 불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⓸ ⓷ ② ①

16 나는 수학공부에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⓸ ⓷ ② ①

17 나는 수학과제를 해결할 때 도움자료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 ⓸ ⓷ ② ①

18 나는 수학공부 시간이 길어도 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한다. ⓸ ⓷ ② ①

19 나는 수학시험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으려 한다. ⓸ ⓷ ② ①

20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을 때 부모님의 실망하실 얼굴을 떠올린다. ⓸ ⓷ ② ①

21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공부 분위기가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을 찾아서 한다. ⓸ ⓷ ② ①

22 나는 수학시험 기간 중에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참고 공부한다. ⓸ ⓷ ② ①

23 나는 수학시험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시험 끝난 뒤의 보람을 생각한다. ⓸ ⓷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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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그

렇다

대체로그

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어도 장차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 한다. ⓸ ⓷ ② ①

25 나는 수학공부를 하기에 효과적인 장소를 미리 정해둔다. ⓸ ⓷ ② ①

26 나는 한 번 시작한 수학공부는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낸다. ⓸ ⓷ ② ①

27 나는 수학공부를 시작할 때 결심을 단단히 하고 시작한다. ⓸ ⓷ ② ①

28 나는 수학시험 결과가 좋다면 나의 노력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⓸ ⓷ ② ①

29 나는 수학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한다. ⓸ ⓷ ② ①

30 나는 수학시험을 망쳐서 기분 나쁠 때 다른 일을 해서 잊으려고 한다. ⓸ ⓷ ② ①

31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 옆에 앉으려 한다. ⓸ ⓷ ② ①

32 나는 수학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⓸ ⓷ ② ①

33 나는 수학공부나 시험으로 인해 안 좋은 기분이 들면 떨쳐버리려 노력한다. ⓸ ⓷ ② ①

34 나는 수학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침착하게 하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⓸ ⓷ ② ①

35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알아둔다. ⓸ ⓷ ② ①

36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본다. ⓸ ⓷ ② ①

37 나는 수학공부를 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⓸ ⓷ ② ①

38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⓸ ⓷ ② ①

39 나는 힘든 수학과제를 할 때 잘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격려한다. ⓸ ⓷ ② ①

40 나는 모둠별 수학활동을 할 때 수학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한다. ⓸ ⓷ ② ①

41 나는 수학공부를 할 때 공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 ⓸ ⓷ ② ①

42 나는 내 수학성적에 대해 주위 사람이 걱정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⓸ ⓷ ② ①

43
나는 수학공부가 하기 싫을 때 노력해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⓸ ⓷ ② ①

44 나는 수학자료가 필요할 때 친구의 도움을 구한다. ⓸ ⓷ ② ①

45 나는 수학시험을 잘못 봐도 노력하면 된다며 자신을 격려한다. ⓸ ⓷ ② ①

46 나는 효과적인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 친구에게 물어 본다. ⓸ ⓷ ② ①

47 나는 수학과제 해결 계획이 수립되면 즉각 실행으로 옮긴다. ⓸ ⓷ ② ①

48 나는 수학과제 해결 방법을 잘 모를 때 친구에게 물어 본다. ⓸ ⓷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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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검사지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그

렇다

대체로그

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⓸ ⓷ ② ①

2 나의 아버지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잘라버리신다. ⓸ ⓷ ② ①

3 나의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신다. ⓸ ⓷ ② ①

4
나의 아버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⓸ ⓷ ② ①

5
나의 아버지는 어떤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하려고 하신다.
⓸ ⓷ ② ①

6 나의 아버지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⓸ ⓷ ② ①

7 나의 아버지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⓸ ⓷ ② ①

8
나의 아버지는 나를 혼낼 때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시 꺼내어

말씀하신다.
⓸ ⓷ ② ①

9
나의 아버지는 내가 가족에 대해 의리가 없다고 하시거나, 좋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⓸ ⓷ ② ①

10 나의 아버지는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⓸ ⓷ ② ①

11
나의 아버지는 내게 아버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⓸ ⓷ ② ①

12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⓸ ⓷ ② ①

13 나의 아버지는 내가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⓸ ⓷ ② ①

14
나의 아버지는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릴

때까지 내게 말하지 않으신다.
⓸ ⓷ ② ①

15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⓸ ⓷ ② ①

16
나의 아버지는 내게 잘해주시다가도 비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다.
⓸ ⓷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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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그

렇다

대체로그

렇지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어머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⓸ ⓷ ② ①

2 나의 어머니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을 잘라버리신다. ⓸ ⓷ ② ①

3 나의 어머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신다. ⓸ ⓷ ② ①

4
나의 어머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⓸ ⓷ ② ①

5
나의 어머니는 어떤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하려고 하신다.
⓸ ⓷ ② ①

6 나의 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⓸ ⓷ ② ①

7 나의 어머니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⓸ ⓷ ② ①

8
나의 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일까지 다시 꺼내어

말씀하신다.
⓸ ⓷ ② ①

9
나의 어머니는 내가 가족에 대해 의리가 없다고 하시거나, 좋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⓸ ⓷ ② ①

10 나의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⓸ ⓷ ② ①

11
나의 어머니는 내게 어머니를 정말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⓸ ⓷ ② ①

12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⓸ ⓷ ② ①

13 나의 어머니는 내가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⓸ ⓷ ② ①

14
나의 어머니는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릴

때까지 내게 말하지 않으신다.
⓸ ⓷ ② ①

15 나의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⓸ ⓷ ② ①

16
나의 어머니는 내게 잘해주시다가도 비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다.
⓸ ⓷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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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of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has carried out a survey for 371 male and female students in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Gyeongnam.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statisticall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level of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was found to be higher in

female groups than in male group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ather an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level perceived

by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ir

children's level of volition control in mathematics learning.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volition control

level in mathematics learn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higher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e lower the level of volition control of their children. So,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parenting attitude

that respects their children's emotion and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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