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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기승*, 함혜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elf-esteem

Ki Seung Kim*, Hae-Soo Ham
Division of Oriental Science,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220명을 대상으로
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총 18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배경에 다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에 비하여 어
머니의가 더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적 과잉보호적 태도가 낮게 나타나며 애정적 태도
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양육태도의 애정적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n self-esteem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220 students, including 5th
and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and 7th graders in middle schools in the Gyeonggi area. A total
of 188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22 responses that insincere 
responses or missing item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a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arental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stronger relationship for mothers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self-esteem perceived by children than for fath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grade of the children. Among the subfactors
of parental attitude, affectionate attitude and overprotective attitud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In particular, an affectionate attitude among fath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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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무기력과 신경
증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원인이 바로 부모양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 특히 부모관
계에서 청소년이 많이 호소하는 상담 주제 중 진로와 학
업에 대한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때로는 부모의 과
잉보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청소년, 부모의 기대치가 높
아서 걱정하는 청소년, 부모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의 고민과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불
만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다.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불만을 품고 전문상담실을 찾는 청소년의 수는 2010년
에서 2013년 3년 동안 두 배 정도 늘었으며[2], 2015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의 비율
이 2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과 장래 진로 상담이 20.6%, 신체건강 상담 
21.19%,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상담 11.4%, 스마트폰 과
다사용/인터넷 게임 중독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인관계 문제는 2014년에도 19.4%를 차지하여 이 
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청소년기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인격 
형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
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형성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
년기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사회적 지
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신뢰는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중
심성을 줄일 수 있고 남들을 이해하고 자기를 통찰하게 
되면서 자기신뢰와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 청소년 시기
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양육태도의 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부모는 항상 자녀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소한 일에
도 관심을 보이는 일은 중요하다[4]. 부모양육태도와 자
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
육태도 중에서 강제성과 감시가 심할수록 자녀의 자신감
과 책임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5]. 그리고 양육태
도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의 중단 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6]. 특히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태도
는 삶의 목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7].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검사, 진로결정수
준 검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8]. 
자아존중감은 자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자신이 존중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떤 
계획에 따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마음상태라고 하였다[9] Rosenberg는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존중하는 반면에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 하며 거부
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10]. Tafarodi & 
Swann[11]은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로서 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초등학
교 고학년부터 형성된다는 주장도 있다. 아동기 중반이후 
자아존중감은 자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합
하여 균형적인 자아평가를 함으로써 형성된다[12]. 이처
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
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13] 부모의 양육
태도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아동의 발달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대두되면
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이 남녀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고학년
과 저학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양육태도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유아는 부모를 통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얻게 된다. 유아의 성격 형성은 아이 본인의 
기질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 양육 태도, 가
정의 환경과 사회적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
될 수 있다. 아동의 기질은 유전적 요인으로 천성적으로 
타고나지만 양육 환경은 부모의 노력에 따라 조절 가능
하기에 부모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새를 보여
야 할 것이다[15].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그중에서도 부모라는 인적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발달심리학자나 교육학자 간에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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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사회 복지적 측면의 아동복지적 관점에서도 적극적
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아동이 최초로 상면하
게 되는 가족 중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부모는 그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즉 부모는 가정에서 아동의 훈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육자, 훈육자, 자아개념 발달의 촉진자, 주
도성 발달의 조력자, 학습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누구보다도 크다. 또한 Belsky[16]
에 의하면 부모의 민감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사
회적·지적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에 비해서 양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Baldwin[17]은 부모의 엄격하고 거부적인 태도가 유
아들의 정서불안정과 부모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로 인하
여 비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유아에게 베푸는 애정은 정서적인 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Symonds의 연구결과를 보면 애정을 
많이 받은 집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하고 협
동적, 우호적이며, 정직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으며, 쾌
활한 인성을 나타내는 반면 거절당한 집단은 정서적으로 
부안정하고 초조하며, 어수선한 활동이 많았다고 한다
[18].

Bandura와 Walters(1959)[19]는 부모간의 양육방태
도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에서 비행행동이 유아에게 미치
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Mussen과 그의 동료 교수들은(1979)[20]은 4가지 유형
을 사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첫째, 온정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
는 활동성이 강하고, 다정다감하며 창의성이 높고 독립적
이며 사회생활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둘째, 온정적이면서도 엄격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
는 성격이 온순하고 규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동시에  순종적이고  공손하고 단정하다. 

셋째, 적대적이고 감시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
는 자신에 대한 공격성향이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심하게 나타난다. 

넷째, 적대적이면서 허용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
녀는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절제된 행동을 하
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Leahy-Warren(2012)[21]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이
고 존중이나 권위적 양육방식이 도덕적 판단과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 권위지향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맹목적
인 존중을 강요하고 반대로 비 권위적인 부모는 아동에
게 더 많은 자율성과 가족 내에서 참여를 허락함으로써 
아동의 도덕적 판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안진·
이점숙l(2004)[22]은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은 유아에게 
사교적이고 협동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원영(1983)[23]은 어머니의 과잉
보호는 자녀를 퇴행적이고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인지적이고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행동을 강조하였다. 17세기 이전까지
만 해도 부모의 엄격함이 가장 효과적인 양육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소아의학과 심리학의 
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부모 자녀 관계의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Freud 학파의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Freud는 18～19세기의 시대적 영
향으로 수유(feed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린 아
이는 수유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 
수유를 통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신생아는 발달의 제1단계가 구강기에 형성되고 
영아에게 애착의 대상은 구강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
머니라는 것이다.

Freud 이후 그의 이론을 전수받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Symonds는 수용과 거부 그리고 지
배와 복종 차원애서 양육태도를 연구하였다. 그는 양육태
도의 유형을 적극적 간섭형, 조금 불안형, 매우 소극적 비
교적 거부형, 적극적 거부형, 매우 엄격형, 약간 기대형, 
무조건 복종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과보호도, 절대 종도 아닌 절
충 형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라고 보았다. 한편 
Schaefer는 Symonds가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양육
태도를 분류한 방법애서 탈피하여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애정 혹은 적대, 자
율 또는 통제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양육태도를 분류하였
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애정과 자율적 태
도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양육태도 하에서 아동은 협동적, 외향적, 독립적 
성향을 지니고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상호작
용의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과 성격을 파악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바람직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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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에서 친 성이다. 부모는 아동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진
실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기대
는 발달 수준 이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진 친 성을 포함하여 구성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
반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 차원과 자녀
에 대한 부모의 감독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Bowlby가 제시하고 있는 애착의 개념 중 친 , 의존, 
불안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여 부모 양육태도를 살펴
보았다. Bowlby는 젊은 시절 교사 생활의 경험을 통해
서 가족의 행동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
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Bowlby는 자신의 저서 「The 
Nature of the Child’s Tieto His Mother」에서 어머
니와 영아의 유대관계의 형성은 구강적 욕구에서 출발한
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대관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된 것이고, 애착은 이차적인 욕구충족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애착을 통해
서 유아는 부모에게 친 감을 느끼고 의지하려는 본능이 
그대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아동이 불안을 경함하게 되는 
경우는 부모의 비일관적 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불안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요인아라고 하
였다. 

 
2.2 자아존중감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을 높은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해 불
만과 경멸 등을 나타내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낮은 자
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 Branden은 자아존중감을 행복
한 삶을 위해 모험하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다.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언어적 
판단과  정서적 발달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자기에 대
한 평가적 측면을 강조한 Coopersmith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중심적
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들의 심리적 안
녕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의 성장과 어려움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비행, 
자해, 공격성을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
킬 수 있다. 고혜영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신체화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높아진 스트

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신체
화 증상을 유발시킨다고 하여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
진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사건에서 심리적 고통을 더 많
이 호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자아존중감을 연구해온 전문
가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향상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Beck[24]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우울을 구
별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Jahoda(1958)는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의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자아존
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도 있다. Lingren(1991)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은 청소
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25], 자아존중감
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호작용으
로부터 시작되고 격려 혹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형
성된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할
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
과와 타인들의 동의여부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26]. 박선희[27]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의 지
지하는 학년인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Sarason, Sarason과 Pierce(1990)[28]는 다른 사람
들이 자신을 믿고 신뢰할 때 만족감을 얻게 되고 다른 사
람들에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긍정적인 자아가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
을 탐색하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자
기의 가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전하거
나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불안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유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기법을 사용하였으
며,  수집과정에서 누락된 설문지와 회수된 설문지 중 불
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8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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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3 factor4

rejective attitude

factor1 .702 .102 .084 .246

factor2 .744 .084 .079 .022
factor3 .692 .082 .014 .028

factor4 .552 -.042 .018 .134
factor5 .673 .143 .046 .023

factor6 .712 .063 .021 .243

affectionate attitude

factor1 .032 .723 .254 .068

factor2 -.009 .776 .333 .071
factor3 .008 776 .302 .062

factor4 .156 776 .304 .022
factor5 .362 776 .402 .002

factor6 .032 776 .179 .826
factor7 .221 776 .144 .602

overprotective 
attitude

factor1 -.045 -.346 .736 .023
factor2 .066 .002 .842 .024

factor3 .154 .042 .811 .153
factor4 .184 .064 .811 .189

factor5 .176 .084 .811 .286
factor6 .126 -.432 .811 .277

factor7 .721 -.014 .811 .209

self-esteem

factor1 .007 .003 -.146 .811

factor2 .036 .026 .006 .764
factor3 .194 .234 .121 .621

factor4 054 002 024 .681
factor5 012 024 044 .643

factor6 .193 .314 .072 .702
Eigenvalue      8.516      5.204      9.012      4.008

Description ratio     24.337     12.236     16.228     13.116
Cumulative rate     24.337     36.563     52.791     65.907

Table 1. Factor analysi

3.2 연구도구
3.2.1 부모양육태도
Arrindell et. al[29]. 등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3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거부적 태도 6문항, 애
정적 태도 7문항, 과보호적 태도 7문항 등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신뢰도는 거부적 
태도 부 .763, 모 .802, 애정적 태도 부 .803, 모 .712, 
과보호적 태도 부 .721, 모 .703 등의 Cronbach's   
값을 보여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3.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senberg(1979)[30]가 개발하여 국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 등 6개의 개별항목을 Likert 5 Point 
Scale(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분석하여 합산한 점수
를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793으로 신
뢰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요인분석결과 요인의 적체현
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SPSS Window for 21.0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신뢰성(reliability)을 Cronbach's 
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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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factor M S.D

parenting 
attitude 
(Father)

rejective attitude 1.29 .39

affectionate attitude 2.94 .67
overprotective attitude 1.67 .44

Total 1.99 .27

parenting attitude 
(Mother)

rejective attitude 1.31 .45

affectionate attitude 3.21 .61
overprotective attitude 1.82 .56

Total                               2.13                      .31
self-esteem                     3.18                      .33

Table 2. General parenting attitude and self-esteem                                           
     (N=188)

Variable Sub-factor Grade N M S.D F   p

parenting attitude 
(Father)

rejective attitude
Grade 5 67 1.32 .46

1.828  .316Grade 6 61 1.32 .42
M.school 60 1.24 .28

affectionate attitude
Grade 5 67 2.98 .64

.096  .092Grade 6 61 2.92 .62
M. school 60 2.94 .65

overprotective attitude
Grade 5 67 1.72 .43

1.088  .344Grade 6 61 1.68 .34
M. school 60 1.70 .42

parenting attitude 
(Mother)

rejective attitude
Grade 5 67 1.32 .58

.642  .586Grade 6 61 1.34 .68
M. school 60 1.26 .62

affectionate attitude
Grade 5 67 3.26 .58

.682  .502Grade 6 61 3.24 .48
M. school 60 3.16 .54

overprotective attitude
Grade 5 67 1.82 .28

1.348  .292Grade 6 61 1.74 .34
M. school 60 1.82 .42

self-esteem

Grade 5 67 3.08 .28

.662  .422Grade 6 61 3.23 .33

M. school 60 3.14 .41

Table 3.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grade                                    
     (N=188)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자아
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아
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특성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동이 인식한 양육태도
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거부적 태도는 1.29, 어머니의 거
부적 태도는 1.31이었으며, 애정적 태도는 아버지가 
2.94, 어머니가 3.21로 나타났다. 과보호적태도는 아버
지가 1.67, 어머니가 1.82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 아버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
중감의 전체 평균은 3.1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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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factor Gender N M SD t   p

parenting attitude 
(Father)

rejective attitude
 M 96 1.36 .46

1.162 .316
 F 92 1.22 .42

affectionate attitude
 M 96 2.82 .28

.082  .882
 F 92 2.98 .66

overprotective attitude
 M 96 1.72 .64

.096  .902
 F 92 1.70 .63

parenting attitude 
(Mother)

rejective attitude
 M 96 1.36 .47

1.066  .338
 F 92 1.28 .44

affectionate attitude
 M 96 3.24 .41

.544  .582
 F 92 3.26 .54

overprotective attitude
 M 96 1.86 .66

.682  .504
 F 92 1.74 .60

self-esteem
 M 96 3.21 .43

1.443 .301
 F 92 3.16 .52

Table 4.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gender. 
                (N=188) 

1 2 3 4 5 6 7

parenting 
attitude 
(Father)

rejective attitude 1

affectionate attitude. -.49** 1

overprotective attitude .41** -.13 1

parenting 
attitude 

(Motherer)

rejective attitude .64** -.32** .26** 1

affectionate attitude -.31** .64** -.12 -.27** 1
overprotective attitude .38** -.24* .51** .52** -.16 1

Self-esteem .08 .16 .10 .14 18* 1
* p < .05, ** p < .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4.2 아동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아동의 일반적 배경(학년,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
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차이
아동의 학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

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5, 6학년의 평균이 높았으며, 
애정적 태도는 5학년의 평균이 높았다. 과보호적 태도는 
중학교1 학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6학년의 평균이 높았으며, 애
정적 태도는 5학년, 과보호적 태도는 4학년과 중학교 1

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6학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
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전체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r=.64, p<.01), 과보
호적 태도(.38,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적 태도(r=-.31, p<.01)와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거부적 태도
를 많이 취할수록 어머니가 거부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
도를 많이 나타내며, 애정적 태도는 덜 보이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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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Var. B  1     F

Grade5

(Father)
rejective attitude .08 .13 .93

.072   4.29*

affectionate attitude .08 .15 1.28

overprotective attitude .03 .04 .39

Mother)

rejective attitude .12 .18 1.46

affectionate attitude .06 .09 .72
overprotective attitude .08 .16 1.09

Grade 6

(Father)
rejective attitude .38 .32 2.44*

.344  34.22**

affectionate attitude .19 .33 2.69*

overprotective attitude .19 .21 1.66

(Mother)

rejective attitude .31 .41 3.28**

affectionate attitude .24 .44 4.12**
overprotective attitude .22 .29 2.52*

Middle
School1

 (Father)
rejective attitude -.47 -.32 -2.23*

.008  .522

affectionate attitude .08 .12 .83

overprotective attitude .25 .28 2.43*

(Mother)

rejective attitude -.51 -.32 -3.66**

affectionate attitude .07 .09 .78
overprotective attitude .26 .33 2.24**

Table 6.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self-esteem according to grade
      (N=188)

Dep. Var. B  t     F

Male

(Father)

rejective attitude .00 .00 .03

.063  7.94**

affectionate attitude .09 .16 1.24

overprotective attitude .14 .18 1.56

(Mother) rejective attitude -.06 -.08 -.09

affectionate attitude .13 .22 2.22*

overprotective attitude .21 .31 2.59*

Female

(Father)

.072  7.68**

rejective attitude .23 .18 1.44
affectionate attitude .16 .32 2.88*

overprotective attitude .05 .07 .59

(Mother) rejective attitude .21 .21 1.47
affectionate attitude .09 .16 1.53

overprotective attitude .03 .06 .46

Table 7.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self-esteem according to gender
 (N=188)

1) 학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은 다음 Table 5와  같다.

학년집단에 따라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은 5학년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7.25%(R2=.07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29, p<.05). 6학년의 부모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34.42%(R2=.344)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4.22, 
p<.001). 아버지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거부적 태도(β
=.32), 애정적 태도(β=.33)와  어머니양육태도의 하위요
인 중 거부적 태도(β=.41), 애정적 태도(β=.44)가 아동의 
자존중감에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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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4.22, 
p<.001). 중학교1학년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8%(R2=.008)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은 다음의 Table 7과 같다.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6.3%(R2=.063)이었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94, p<.01).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적 태도(β=.22)
와 과보호적 태도(β=.31)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7.2%(R2=.07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서 아버지양육태도의 애정적 태도(β=.32)
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아동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자
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강지은(2018)[31]은 초등학생 고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허미란(2012)[32]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년 중에서 5학년의 자아
존중감 평균은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학년적 특성으로 보여지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아
버지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미영(2006)[33]의 연구에서 성
별에 따라 부와 모의 애정, 자율, 성취, 비성취적 양육태
도와 자아존중감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나타
났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민혜영

(2011)[3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김민정(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학년 간
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
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
부적 태도, 과보호적 태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애정적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전체와는 유의미
한 상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 중 애정적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
도과보호적 태도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애정적 태도와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과보호적 태도는 어머니
의 양육태도의 거부적 태도, 과보호적 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전체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거부적 태도는 자아존중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으나, 애정적 태도는 자아존중감과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미영(2006)과 
이남숙(2011)[3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
중감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부모
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는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민혜영과 강숙정(2015)의 연구에서
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김혜경(2010)[36]의 연구에서 아
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가 온정적인 태도와 정적 상관을 
갖으며, 거부‧권위주의적 태도와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중요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와 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그러나 특성지역
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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