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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4차 산업 혁명의 본격화와 신산업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발

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교육부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 전 국민의 맞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의 구조관계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Career Maturity

김정은**, 김지숙***

Jung Eun Kim*, Ji Suk Kim**

요 약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또래애착, 부모성취압력 및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관계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13차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총 1,357

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로 아동의 학업스

트레스는 또래애착과 부적상관관계, 부모성취압력과 정적상관관계, 진로성숙도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각 변수

들은 모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또래애착과 부모성취압력을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도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주요어 : 아동, 진로성숙도, 학업스트레스, 또래애착, 부모성취압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peer attachment,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maturity. This study uses 
panel data from a total of 1,357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13th Child Panel Study of 
the Korea Child Care Policy Institute.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24 and AMOS 24.0 program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academic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peer attachment, positively related to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negatively related to career maturity. Each variable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and academic stress had an indirect effect on career maturity through the mediation of peer 
attachment an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In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hat school social work support 
that considers the causal relationship of all variables is necessary to improve children's career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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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진로설계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초등학교 교육에

서부터 양질의 진로 체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이를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1].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은 어느 한 순간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에 따른 변화와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2]. 진로성숙의 변화과정을 성장, 탐

색, 확립, 유지, 쇠퇴의 5단계로 구분하고[3] 각 단계마

다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어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로발달 초기단계인 초등학생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통한 진로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2].

진로성숙이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관심과 태도가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달 성숙해가는 과

정으로 개인이 속해 있는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말한다[4]. 진로성숙

은 진로발달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아동 즉, 초등학생은

자신에 대한 지각과 진로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

로 직업에 대한 이해, 희망, 꿈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5]. 아동의 또래관계와 진로성숙은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고[6] 진로성숙은 아동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 또래친구,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

에 영향을 받아 변화 형성된다[7].

학령전기에는 부모, 형제 등 가족이 주된 사회적 관

계였다면 학령기가 되는 아동기는 같은 학년, 학급 등

또래 집단으로 관계를 확장한다[8]. 또래 관계는 공통적

관심사를 가지고 고민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지지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키우는 애착 관계

이다[9]. 특정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감인

애착이 발달적 단계에 따라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약화되

는 반면 또래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10]. 아동 초기 또래관계 형성과 유지는 성장하면서 개

인의 사회적 대인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9] 진로

발달과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1]. 자신의

가치를 또래를 통해 확인하게 되고 또래와 심리적 친밀

감과 안점감을 형성한다[6]. 또래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11] 또래애착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과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12] 반사회적 성격과

등교거부[13], 학교생활부적응[14]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아교육기관과 비교 시 초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규범과 학업 수행 등이 요구되며

[20], 학생의 신분이 되면 대부분은 학교에서 생활하거

나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으면서 학업

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15]. 학업스트레스

란 학업성적, 입시, 진로와 같은 요인들로 인한 근심,

긴장, 열등감, 무기력감, 우울 등 심리적 부담감을 말한

다[9]..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

라 두통, 소화장애 등 신체적 증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16]. 또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을 경험하고 나아가 자살, 자퇴, 반사회적 성향으로 이

어질 수 있어[6] 학업스트레스가 과중되지 않도록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9]. 학업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압력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17].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자신의 학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수동적 생활 태도를 보이

게 된다[15]. 이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부모의 강요에 의

한 학습활동이 많기 때문이다[15].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한 개념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

되는 성취 기대와 열의가 실제로 자녀가 수행하는 내용

에 부합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긴장과 갈등이 쌓이게

되면서 자녀의 과업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다[18].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들은 자신

의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지고[19], 진로인식이 낮아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낮아진다

[15]. 지금까지 진로성숙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이 진로성숙에 부적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지만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앞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진로성숙에서 학업스

트레스와 또래애착, 부모성취압력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또래애착과 부모의 성취압력이 어떠한 효과

를 나타내는지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진로성숙에 기초

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진로성숙에 대해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애착, 부모성취압력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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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

스, 또래애착, 부모성취압력정도를 파악한다.

2)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또래애착, 부모성취

압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변수들간의 구조관계를 파

악한다.

4)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각 변수들의 직·간접효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연구는아동의진로성숙도에영향을미치는학업스

트레스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부모성취압력의 관계간

의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N=1,359)

2. 연구도구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류정희 외(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활용

하였으며 총 7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

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84이었다.

2) 또래애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에서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 중 6

문항, 2개 의사소통과 신뢰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853이었다.

3) 부모성취압력

부모의 성취압력은 강영철(2003)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구성한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5점 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아

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24이었

다.

4)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문항에서 추출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5점 리커트척도로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

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는 .802었다.

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에서 연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2차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자료로 심의면제 승인(**

IRB-1041553-202308-014-01호)을 받았다. 본 데이터는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 종단패널 연구자료로 2020

년에 실시된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결측치를

제외한 1,3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과 AMOS 24.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

하였고,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애착, 부모성

취압력, 진로성숙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

였다.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애착, 부모성취압력, 진로성

숙도 간의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

부모성취압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을 활용하여 직․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89명(50.7%)이고,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Career Maturity

- 636 -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1,221명(89.8%)이었으며 사

교육에 대한 부담감은 부담되는 경우가 75(5.6%), 보통

이 383명(28.2%), 부담이 적은 경우가 687명(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425명

(31.3%)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1,359)

2.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 하였다<표 2>.

표 2.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1,359)

3.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또래애착(r=-.163, p<.001)

와 부적상관관계, 부모성취압력(r=.345, p<.001)과 정적

상관관계, 진로성숙도(r=-.265, p<.001)와 부적상관관계

를 보였다. 또한 부모성취압력은 진로성숙도(r=-.269,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애착과 부모성

취압력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51,

p>.05)<표 3>.

표 3.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constructs (N=1,359)

4. 구조모형 검증과 경로검증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독립변수, 또래애착

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매개변수로, 진로성숙을 종

속변수로 하는 구조 모형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을 검

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절대적합지수

인  , RMSEA와 CFI와 TLI를 확인하였다. 산출된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으며 연구모형의 값은

2220.670(p=.000)이었으며 RMSEA의 값은 .066로 나타

나 RMSEA의 기준인 .08미만으로 나타났다. TLI는

.868로 .80보다 크고, CFI도 .880으로 .80보다 커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4. 구조모형 경로분석

Table 4. Structural Model Path Analysis

Variable M±SD Skewness Kurtosis
Academic Stress 2.89±.69 -.102 .596
Peer Attachment 3.38±.55 -.801 1.121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2.78±.64 -.480 .755

Career Maturity 3.19±.441 -1.645 6.1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689(50.7)
Female 668(49.2)

Private education
Use 1,221(89.8)
not use 136(10.0)

Missing value 1(0.1)

Burden of private
education

High 75(5.6)
Middle 383(28.2)
Low 687(50.5)

Missing value 214(15.7)

The person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good earner

425 (31.3)

I want to be
famous

206 (15.2)

I want to be a
h i g h - r a n k i n g
person

36 (2.6)

I want to be
someone who
helps others

135 (9.9)

I have a happy
family want to be
a person

316 (23.3)

I want to be a
person who enjoys
hobbies / le i sure
rather than work

241 (17.7)

total 1,359 100

Variables
1. 2. 3. 4.
r (p) r (p) r (p) r (p)

1. Academic Stress 1
2. Peer Attachment -.163** 1

3.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345** .051 1

4. Career Maturity -.265** .202** -.269** 1

경로 B  S.E. C.R.
Peer

Attachment
<-

Academic
Stress

-.137 -.190 .025 -5.533***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
Academic
Stress

.316 .380 .030 10.462***

Career Maturity <-
Academic
Stress

-.197 -.174 .040 -4.895***

Career Maturity <-
Peer

Attachment
.314 .199 .051 6.169***

Career Maturity <-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220 -.162 .046 -4.822***

* p<.05,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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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5

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또래애착과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 그리고 진로성숙도에 각각 부적 및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진로

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진로성숙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전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한 후,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업스트레

스와 또래애착,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그리고 진로성숙

도간의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2. 구조모형
Figure 2. Structural model (N=1,359)

Ⅳ.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스

트레스, 또래애착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관계와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2.89점(±.69), 또래애

착 3.38점(±.55),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2.78점(±.64), 진

로성숙 3.19점(±.44)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a[2]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3.42점, 또래애착 3.72점,

부모의 감독 3.42점이며 Yoon[5]의 연구에서는 진로성

숙 3.50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일한 연령은

아니지만 Lim[9]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남녀 각각

2.79/2.82점, Park[24]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2.44점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진로성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준다. 진로성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진

로성숙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

Park[25]와는 달리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는 연구Koo[26]도 있어 일관적이지 않게 보고되고 있

다. 동일한 척도와 동일한 연령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

만 Park[10]에서는 또래애착 3.54점, 진로성숙 3.36점이

었고, Lim[9]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남녀가 각각

3.50점/3.88점으로 나타났다. Jung[6]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적 태도가 2.31점, 진로성숙이 3.28점으로 나타

났고 Park[24]연구에서는 또래애착 2.96점으로 나타나

발달단계별 변인들간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또

래애착(r=-.163), 진로성숙도(r=-.265)과 유의한 부적상

관관계를 보이며 부모성취압력(r=.345)과는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성취압력은 진로성숙

도(r=-.269)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또래애

착과 부모성취압력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r=.051). 초등학생을 대상 Lee[27]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부모의 교육 참여와

학업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고 Park[10], Ahn & Lee[8]의 연구와 Kim[4]의 연구

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진로성숙에 부적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Moon[28]의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진로

성숙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Kim[29]은 학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부적 영향을 미

Matric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eer
Attachment

<-
Academic
Stress

-.137 - -.137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
Academic
Stress

.316 - .316

Career Maturity <-
Academic
Stress

-.197 -.113 -.309

Career Maturity <-
Peer

Attachment
.314 .314

Career Maturity <-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220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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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of Structural Models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Career Maturity

- 638 -

친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진로성

숙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이 또래와의 유대관계

이며 부모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밝히면서 아동 스

스로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 진로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5].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

에 대한 불안감이 낮고 심리적 안녕감에 덜 영향을 받

는다[5].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또래애착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그리고 진로성숙도에

각각 부적 및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또래애착은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

의 학업성취압력은 진로성숙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성취압

력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지고 또래애착이 높

을수록 진로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또래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Park[31]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부모교육참여 그리고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

숙도가 낮아지는 부적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를 높이기위해 학업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

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부모의 긍정적 지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부모참여 교육이 필요하며

발달단계적 특성에 맞는 또래애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진로성숙은 아동

의 성장 발달에 주요한 역량으로 다양한 변인을 통해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선별적이고 개별적

으로 진행되어 학생 개인의 스트레스와 또래집단 그리

고 부모 변인을 동시에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성숙도를 변화시킬 수 있

는 구조화된 연구가 필요하다[25]. 초등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동시에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로를 탐색해 가는 시작점이니만큼 특별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가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

어[5]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부모

의 진로준비와 진로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여겨진다.

매개효과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또래

애착,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그리고 진로성숙도 간의 경

로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Chang[11]연구에서 또래애착이 진로성숙에 집접

효과와 간접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Park[24] 연구결과

에서는 또래애착이 진로성숙에 직접효과와 자아존중감

을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e[27]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이

직접적 관계가 있고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진로

성숙도는 높아진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교육

참여의 직접적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수준은 부적 영

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Lee[18]의 중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성취압력이 진로성숙의 하위개념

중 확신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어 본 연

구결과와 일부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지적수준이 점점 높아지지만 장래의 꿈과 희망에 대한

자아는 낮아서 부모의 학업에 대한 압력으로 학업에 전

념하려고는 하지만 학업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

레스와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 부모의 교육적 역할에 대

한 함의가 요구된다[27].

진로성숙은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취

압력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선행연구가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또래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초석이며 부모가 또래관계를 수용하고 인정해 줄 때 심

리적 안정감과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된다[6]. 따라서 초

등학생의 진로성숙을 위해 학업스트레스, 부모, 또래간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 간의 인식과 제도적 개선

이 요구된다. 즉 개인의 내적 진로성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을 마련하고 또래와 부모 간 지속적인 소통과 긍정

적 교육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아동패널 이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에서의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어 검증이

제한적이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 자료의 보완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로인식을 확인하고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애착, 부모의

성취압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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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성숙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진로성숙을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애착,

부모의 성취압력 그리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

하여 학생들의 진로성숙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스

트레스, 또래애착과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관계와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와 또래애착은 부적상관관계, 부모성취압력과는 정적상

관관계, 진로성숙도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또래애착과 부모성취압력을 매개로 하

여 진로성숙도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와 진로성숙, 또래애착 등은

모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를 기반으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과 또래관계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적 분

석에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

숙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하부요인들 간 또래,

교사 등 다양한 변인들간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 대상 현행 진로교육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진로교육

수준과 방법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진로성숙도를 측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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