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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및 효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O구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29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

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父와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母와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둘째, 효에 대한 인식은  父와의 의사소통과 母와의 의사

소통은 유의미한 정의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과 부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효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연구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gap in perception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filial p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enagers. The test subjects were high school students from academic and vocational
school from different districts of Seoul.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to July of 2014 to 290 high school
student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PSSWIN 18.0 program using a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and other test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xperiments were verifi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First, communication with father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school division, economic class, 
religion; and communication with mother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school division, grade-level, academic
performance, domestic discipline, and economic class. Second, the perception of filial pie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and with the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s and teenagers correlate with the higher filial
p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enagers, and should become a central material f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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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가족제도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

되면서 청소년의 탈선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재 및 효행의 상실로 인한 

청소년 비행문제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범죄 유형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도범죄의 경우 14세에서 16세까지의 청

소년이 66% 증가하였고, 강력범죄는 13세미만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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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에서 16세가 500%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1], 

이러한 결과는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우

리사회가 서양문화와 정보화시대의 영향으로 급변하면

서 우리의 전통적인 효(孝)문화, 인성과 가치관이 퇴색되

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효 교육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질서가 회복되도록 가정에서 효와 

사랑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모인 사회와 국가는 정의사회가 될 것이며. 이제는 새로

운 관점에서 효 사상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효행 지도방

안을 위한 이론적 틀을 다져야 할 때이다. 효를 더 이상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지하

고 각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효(孝)’ 교육문제를 깊

이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2]. 결국 효 문화가 새롭게 

정립되고, 효 교육이 사회 곳곳에 널리 보급되어 청소년

들이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

니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남학생과 여

학생은 아버지가 학력이 높고, 어머니와 대화시간이 많

을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문제가 가장 높았으며, 위축, 

공격성, 내재화 문제 등의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어

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비행, 공격성, 외현화 문제 등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 연령

이 높고, 월 소득이 적을수록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3]. 

또한 부모-자녀가 놀이나 취미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의

사소통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 결과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와의 의사소통에 더 개방적이었으며, 의사소통 및 자녀

비행은 부모와의 스포츠 참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

측할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변인이고 자

기격려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5-8].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이 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들이 생각하는 

효 행동인 자기관리, 우애, 자율성, 공경, 의사소통, 감사, 

신뢰 등의 행동을 많이 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

도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1]. 따라서 오늘날 바람직한 부

모-자녀 관계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와 간섭

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해주는 중고생의 욕

구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효사상과 

가족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공경심

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효 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이

다[12,13]. 결론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효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와 

가정질서가 회복되려면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 스스로 효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선행연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효에 대한 

연구는 하였으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이 효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

는 어떠한가.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

떠한가.

셋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효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설계

연구대상자는 2014년 3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서울

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

하였으며, 5%유의수준과 80% 검정력, 독립변수 11개 및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상

자 160명을 표본크기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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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49 61.1

Female 95 38.9

School 

classification

Academic high school 121 49.6

Vocational High School 123 50.4

Grade

1st Grade 158 64.8

2nd Grade 7 2.9

3rd Grade 79 32.4

School record

High 57 23.4

Average  133 54.5

Low 54 22.1

2.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조

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자의 

개인별 면담으로 조사되었다.  

2.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21개 문항, 효에 대한 

인식 설문 25개 문항, 부모와의 의사소통 21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구분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Korea Institute of Youth 

Policy[1],에서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상

자에 대한 문항은 성별, 학교,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

수준, 종교, 가족형태, 부모직업, 등을 측정 하였다.   

2.3.2 평상시 효의 척도

효의 척도 조사도구는 Ko[15]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효에 대한 인식 하위요인은 각각 ‘공순 

대봉의 효’, ‘신체 보존의 효’ “생육은공의 효” 등3개의 영

역으로 19문항에 5점 만점으로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

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

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2.3.3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척도는 Barnes 외[16]가 개발하고 

Min[17]이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등의 2개의 영역으로 16문항에 5

점 만점으로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전

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

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소통이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2.3.4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신뢰성은 Cronbach α계수로 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다음 Table 1와 같다. 

[Table 1] The reliability verifying by area

Division Sub-factor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Communica

tion with 

parents

Communication with father 6 .905

Communication with mother 10 .839

communication with parents  16 .872

Awareness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for obedience 8 .808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6 .715

filial piety for bringing GNP 5 .722

Awareness of filial piety 19 .878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3.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정교

육과 경제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성적은 중위권

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가장 많고, 동거가족의 형

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쪽이 높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

지 직업이 회사원,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교육과 경제수준이 보

통이 가장 많은 것은 중산층의 자녀들이 주로 일반 고등

학교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가정주부가 가장 많은 것은 아직도 고등학교 학

생들의 부모는 맞벌이 보다 외벌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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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discipline

Conservative 25 10.2

Average 119 48.8

Democratic 100 41.0

Economic level

Proverty 31 12.7

Average 189 77.5

Rich 24 9.8

Religion

Buddhism 17 7.0

Christian 73 29.9

Catholic 15 6.1

No 135 55.3

Other 4 1.6

Family 

forms(Multiple 

responses) 

Parents 206 45.9

Single Parent 34 7.6

Brothers and sisters 186 41.4

Grandparents 16 3.6

Relatives or, welfare 

facilities
7 1.6

Job

Father 

(No 

response 

= 20)

Professional 22 9.8

Adults 95 42.4

Simple labor job 2 .9

Officials 14 6.3

Teachers 1 .4

Self Employed 37 16.5

Housewife 3 1.3

Sales and service 

jobs
12 5.4

Other 38 17.0

Mother 

(No 

response 

= 11)

Professiona 11 4.7

Adults 40 17.2

Simple labor job 10 4.3

Officials 9 3.9

Teachers 16 6.9

Self-employed 11 4.7

Housewife 80 34.3

Sales and service 

jobs
21 9.0

Other 35 15.0

Total 244 100.0

3.1.2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전체평균

보다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전체평균보다 낮

았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아버지와의 의

사소통보다 원활하다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상

대는 주로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ommunication with parents 

Divisions Sub-factors Mean SD

Communication with 

parents 

Communication with 

Father
3.42 .87

Communication with 

Mother
3.48 .67

communication with parents 3.45 .62

3.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

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에 따

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종교,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버

지와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

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와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

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의사소통은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

교 학생보다 잘되었고, 학년은 1학년 학생보다 2·3학년 

학생이 더 좋았다. 성적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원활하였고, 가정교육은 자유롭고 민주적, 보수적, 보통 

순으로 소통이 잘되었다. 경제수준은 부유함, 보통, 어려

움 순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원활하였고,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 전문직/회사

원/공무원/교사 순으로 의사소통이 잘되었다. 이 결과는 

민주적인 대화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18]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학교가 인문계학교 학생

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잘되었고, 경제수준은 ‘부유함, 

보통, 어려움 순으로 소통이 원활하였다.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인 학생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원활하였

다. 이 결과는 효에 대한 인식은 가정환경, 가족관계와 정

적인 관계가 있다[11]는 연구와 유의미하다.

셋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학교가 인문계학교 학생

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잘되었고 학년은 1학년 학생보

다 2·3학년 학생이 더 잘되었다. 성적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좋았고, 가정교육은 자유롭고 민주적, 보

통, 보수적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부유함, 보통, 

어려움 순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어머니와의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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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Communication Doctor and 

parent 

communicatio

n
Father Mother

Mean SD Mean SD Mean SD

Gender
Male 149 3.37 .87 3.43 .61 3.40 .58

Female 95 3.50 .87 3.55 .76 3.53 .67

t(p) -1.205(.229) -1.356(.177) -1.556(.121)

division

Humanitie

s
121 3.70 .84 3.70 .70 3.70 .61

Vocational 123 3.15 .82 3.25 .57 3.21 .52

t(p)
5.162***

(.000)

5.456***

(.000)

6.630***

(.000)

Grade

1st Grade 158 3.38 .90 3.40 .67 3.39 .63

2and and 

3dr grade
86 3.50 .81 3.62 .66 3.57 .59

t(p) -1.066(.287)
-2.443*

(.015)

-2.231*

(.027)

School 

record

Low 57 3.31 .98
3.26 

b
.57 3.28 b .58

Average 133 3.40 .90
3.51a

p
.71 3.47ap .64

High 54 3.59 .66
3.63 

a
.63 3.62 a .57

F(p) 1.571(.210)
4.651

*

(.010)

4.307
*

(.015)

Home 

discipli

ne

Conservati

ve
25 3.45 1.03

3.30 

b
.81 3.36ap .76

Average 119 3.35 .81
3.31 

b
.61 3.32 b .53

Democrati

c
100 3.50 .91

3.72 

a
.64 3.64 a .64

F(p) .795(.453)
12.439***

(.000)

7.914***

(.000)

Econo

mic 

level

Poverty 31 3.06 b .98
3.38 

b
.54 3.26 b .55

Average 189 3.37 b .82
3.42 

b
.68 3.40 b .59

Rich 24 4.26 a .60
4.03 

a
.49 4.12 a .47

F(p)
15.951***

(.000)

9.803***

(.000)

18.439***

(.000)

Religion

Buddhism 17 3.13 b .90 3.67 .58 3.47 .63

Christian 88 3.62 a .87 3.42 .78 3.50 .68

Shamanis

m, other
139 3.32ap .85 3.49 .61 3.43 .57

F(p)
4.335

*

(.014)
.995(.371) .379(.685)

Fath

er 

job

Professional/

worker/civil 

servant/teac

her

132 3.55 .79 3.50 .70 3.52ap .62

Self-employ

ed
37 3.63 .98 3.69 .68 3.67 a .71

Other 55 3.30 .74 3.39 .63 3.35 b .49

F(p) 2.310(.102) 2.205(.113)
3.060*

(.049)

Moth

er 

job

Professional/

worker/civil 

servant/teac

her

76 3.47 .91 3.45 .81 3.46 .71

Simple labor 

job/sales 

and service 

jobs

31 3.36 .89 3.60 .58 3.51 .56

Housewife 80 3.53 .87 3.55 .57 3.54 .58

Other 46 3.41 .69 3.37 .66 3.38 .56

F(p) .361(.781) 1.057(.368) .676(.567)

통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가 기독

교, 천주교인 학생이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잘되었고, 어

머니와 의사소통은 가정교육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이 가장 원활하였다. 

[Table 4]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p<.05, *** p<.001   Scheffle's test: a>b

3.1.4 효에 대한 인식

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효

에 대한 인식은 생육은공의 효, 공순대봉의 효, 신체보존

의 효 순으로 효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라고 하면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

하고, 다음은 어른에게 공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Awareness of filial piety 

Division Sub-factors Mean SD

Awareness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for obedience 3.72 .60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3.47 .61

filial piety for bringing GNP 3.75 .63

Awareness of filial piety 3.65 .52

3.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6]과 같다. 효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 구

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

미하였고, 공순대봉의 효는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신체

보존의 효는 학교 구분, 학년, 성적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

하였고, 생육은공의 효는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

정교육,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첫째, 공순대봉의 효는 성별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가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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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Filial piety
Awareness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for 

obedience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Filial piety 

for bringing 

u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Gend

er

Male 149 3.63 .61 3.45 .62 3.68 .61 3.58 .52

Female 95 3.87 .55 3.51 .59 3.87 .64 3.75 .50

t(p)
-3.073**

(.002)
-.743(.458)

-2.318*

(.021)

-2.512*

(.013)

Divisi

on

Academic 

high school
121 3.92 .51 3.69 .53 3.96 .60 3.86 .45

Vocational 

High School
123 3.53 .61 3.26 .61 3.55 .60 3.45 .50

t(p)
5.519

***

(.000)

5.909***

(.000)

5.355***

(.000)

6.767***

(.000)

Grade

1grade 158 3.62 .61 3.39 .62 3.69 .58 3.57 .51

2and 3dr 

grade
86 3.91 .54 3.61 .57 3.86 .70 3.80 .51

t(p)
-3.620

***

(.000)

-2.750**

(.006)

-2.092*

(.037)

-3.473**

(.001)

Schoo

l 

record

Low 57 3.61 b .57 3.20 b .62 3.58 b .55 3.47 b .49

Average 133
3.70a

p
.61 3.49 a .59 3.72 b .63 3.64 b .52

High 54 3.90 a .56 3.70 a .55 4.02 a .62 3.87 a .47

F(p)
3.595

*

(.029)

10.313***

(.000)

7.603**

(.001)

8.730***

(.000)

Home 

discip

line

Conservativ

e
25 3.96 a .63 3.55 .71 3.99 a .69 3.84 a .61

Average 119 3.62 b .57 3.40 .62 3.63 b .60 3.55 b .50

Democratic 100
3.79a

p
.60 3.54 .57 3.83ap .62

3.72a

p
.50

F(p)
4.556*

(.011)
1.603(.203)

4.850
**

(.009)

4.833
**

(.009)

Econ

omic 

level

Poverty 31 3.66 b .65 3.33 b .71 3.59 b .61 3.54 b .56

Average 189
3.70a

p
.60

3.46a

p
.61 3.73 b .62 3.63 b .52

Rich 24 4.01 a .39 3.72 a .43 4.14 a .57 3.95 a .33

F(p)
3.160*

(.044)
2.951(.054)

5.996**

(.003)

5.163**

(.006)

Religi

on

Buddhism 17 3.66 .75 3.29 .56 3.56 .75 3.52 .62

Christian 88 3.79 .54 3.56 .55 3.88 .60 3.74 .46

Shamanism

, other
139 3.69 .62 3.44 .65 3.69 .62 3.61 .53

F(p) .861(.424) 1.915(.150)
3.307*

(.038)
2.360(.097)

Fathe

r job

Professional

/worker/civi

l 

servant/teac

her

132 3.77 .57 3.54 .61 3.83 .61 3.71 .50

Self-employ

ed
37 3.84 .61 3.53 .62 3.80 .68 3.73 .56

Other 55 3.61 .67 3.34 .65 3.61 .66 3.52 .56

F(p)
2.033

(.133)

2.126

(.122)
2.509(.084) 2.922(.056)

Moth

er 

job

Professional

/worker/civi

l 

servant/teac

her

76 3.71 .57 3.55 .60 3.70 .61 3.66 .51

Simple 

labor 

job/sales 

and service 

jobs

31 3.71 .62 3.49 .61 3.68 .57 3.63 .51

Housewife 80 3.83 .60 3.49 .61 3.86 .67 3.73 .53

Other 46 3.69 .63 3.39 .59 3.81 .59 3.63 .51

F(p) .730(.535) .681(.565) 1.140(.334) .527(.664)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부유함, 보통, 어

려움 순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공순대봉의 효에 대

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둘째, 신체보존의 효는 학교가 인

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학

년은 1학년학생보다 2·3학년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생육은공의 효는 성별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

났고, 학교는 인문계학교 학생이 실업계학교 학생보다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효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잘하고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으

며, 가정교육은 보수적인 가정의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의 효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효가 부모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을 전제로 함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학교로 

많이 넘어갔고 학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효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는 결과[14]와 일치한다.

[Table 6] Difference between the recognition of filial 
piet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p<.05, ** p<.01, *** p<.001  Scaffle's test: a>b

3.1.6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효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효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효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정의상관이 있었다. 

공순대봉의 효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

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정의상관이 있었고, 신체보존의 효

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

소통과 정의상관이 있었으며, 생육은공의 효에 대한 인

식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정의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효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를 행하여야 할지를 가정과 

학교, 사회 차원에서 효 교육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는 결과[14]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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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mmunication

Awar

eness 

of the 

effects

Filial piety

Awar

eness 

of the 

effects
Father Mother

filial 

piety 

for 

obedie

nce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

on

filial 

piety 

for 

bringi

ng 

GNP 

Commu

nication 

with 

parents 

Communication 

with father 
1

Communication 

with mother
.354*** 1

Communication with parents .770*** .869*** 1

Awaren

ess of 

filial 

piety

filial piety for 

obedience
.477*** .392*** .519*** 1

filial piety for body 

retention 
.384*** .401*** .477*** .557*** 1

filial piety for 

bringing GNP 
.530*** .452*** .588*** .589*** .579*** 1

Awareness of filial piety .544*** .484*** .618*** .882*** .828*** .822*** 1

[Table 7] Correlation of filial piety on communication 
and awareness of parents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와 의사소통 및 효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

정교육,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이 전체평균보다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남학생은 아버지 학력이 높고, 

어머니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더 개

방적이었다고 하는 결과[3, 18]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

다. 즉,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권위적 태도에서 개방적 태

도로 전환해야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것으로 해

석된다.

둘째, 효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공순대

봉의 효는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

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신체보존의 효는 학교 

구분, 학년, 성적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생육은공

의 효는 성별, 학교 구분, 학년,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남학생은 

육체적인 도움과 경제적인 원조를 하기 위한 효도가 높

게 나타났다는 결과[14, 19]와 유의미하다. 효에 대한 인

식은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순대봉의 효와 생육은공의 

효에 대한 가정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효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유의미

한 정의상관이 있었다. 공순대봉의 효, 신체보존의 효, 생

육은공의 효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의상

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 중 통합과 순응 

스타일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14 ,20]과 유의미하다. 결

론적으로 공순대봉의 효, 신체보존의 효, 생육은공의 효

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순대봉의 효, 신체보존

의 효, 생육은공의 효에 대한 가정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성적, 가정교육,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결과로 볼 때,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교육은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와의 의

사소통에 대한 효 교육프로그램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을 위하여 부모가 권위적 태도에서 개방적 태도로 전환

해야 한다.

둘째, 효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 구분, 성적, 가정교

육,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효에 

대한 인식 모텔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에 활용이 기대된

다. 향후 부모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효에 대한 인식 교육

이 필요하다. 

셋째, 효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의상

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유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부모-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효

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며, 향후 효 윤리와 효 인식

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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