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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반응적/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other’s Responsive/Restrictive Parenting and Peer 
Attachment on Academic Stress in School Aged Boys an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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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Min H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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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other’s responsive/ restrictive parenting and peer attachment on 
academic stress in school-aged boys and girls. The participants were 493 5th, 6th graders from five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t–test, multiple regression, hierarchial 
regression using SPSS Win 19.0.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Level of academic stress of school-aged girls was 
higher than boys. (2) Responsive parenting of mothers was the most powerful explanation in academic stress of school-aged 
boys. However restrictive parenting of mothers was the most powerful explanation in academic stress of school-aged 
girls. (3) In boys, responsive parenting of mothers influenced their academic stress but peer attachment didn’t influence 
the boys academic stress. In girls, responsive parenting of mothers and peer attachment influenced their academic stress, 
and interaction effects of responsive parenting of mothers and peer attachment on academic stress was observed. (4) 
Both boys and girls, restrictive parenting of mothers and peer attachment had influences on academic stress. And interaction 
effects of responsive parenting of mothers and peer attachment on academic stress was not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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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최근 발표한 ‘청소년 건강 실태 국제비교 조사’ 보

고서에 의하면 한국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0). 이는 우리나라 중고

등학교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이나 긴장감이 객관적으로 높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학

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특목고나 대학 입시를 둔 중

고등학교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

으로는 특목고나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고, 단기적으로

는 국제중이나 특목중 입시를 앞에 둔 초등학교 고학

년 학생들 역시 상당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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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역시 다양한 스트레

스 증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높이 지각하는 중고

등학교 청소년들(Yom & Cho, 2007)처럼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지각(Hwang, 2006)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성적의 저조(Keogh 
et al., 2007) 외에 학습된 무력감(Lee, 1999), 우울과 불

안(Back & Choi, 1997), 자살 충동(Liu & Tein, 2005) 
등 부정적 정서 발달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알려

져 있다. 학업 스트레스가 가지는 이와 같은 부정적 예후

를 고려해 볼 때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중고등학생

의 학업 스트레스만큼이나 조기 관리되거나 중재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Park & 

Chung, 2010)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지만, 그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지, 행동적 또는 심리적 관리 및 감독 등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Bean et al., 2006; Bronstein et al., 2005; 
Kerr & Sattin, 2000).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이

고 거부적일 때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높은 것(Ahn et 
al., 2012)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

동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 중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낮은 학업 

스트레스와 연결된 반면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

은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만 주지하

고 있을 뿐,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있어 어떤 유형

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인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 단위의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를 경제적 한계효용

이라할 때,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낮아지는 학업 스트레스의 감소분과 통제

적이고 거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한 단위 줄어들 때 

낮아지는 학업 스트레스의 감소분은 학업 스트레스의 심

리적 한계효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과 부모의 부

정적 양육행동인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한 단

위 투입될 때 감소되는 학업 스트레스의 양을 비교해 본

다면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에 보다 효용적일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반응적 양육행동

과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제한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설명

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란 Baumrind(1966)의 권위 있는 양육행동(authoritative 
parenting)처럼 수용적이며 애정적이며 민주적인 양육행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Coolahan et al.(2002)은 최근 이

를 반응적 양육행동(responsive parenting)이라 명명했다.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Baumrind(1966)의 권

위주의적 양육행동(authoritarian parenting)처럼 일방적

이며 강요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Coolahan et al.(2002)은 이를 제한적 양육행동(restrictive 
parenting)이라 명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발표된 

Baumrind (1966)의 양육유형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행동 

양식을 재확인한 Coolahan et al.(2002)의 양육행동 양식을 

근간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온정적이

고 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반응적 양육행동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부

정적 양육행동을 제한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여기서 고려할 점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

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여

아에 대해서는 남아에 비해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 양육

행동을 보인다. 반면 남아에 대해서는 여아에 비해 보다 

통제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Chung & Chun, 
2005; Fristad & Karpowitz, 1988; Zakeri & 
Karimpour, 2011). 이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

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이 남녀 

아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남녀 아동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함을 함

의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관

한 연구를 남녀 아동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것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태도 차이 뿐 아니라 남녀 아동의 학

업 스트레스에 대한 성차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학업 스트레스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Park, 2011)가 있는가 하

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

고한 연구(Park & Chung, 2010),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Hu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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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Kim et al., 2012; Park & Kim, 2008)도 있다. 
이와 같이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성차 연구 결과의 비일

관성은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성차 연구가 누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연구에서도 성별을 구분해 접

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초등학생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

스가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

용적인 양육행동 즉 반응적 양육행동과 통제적이고 거부

적인 양육행동 즉 제한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

펴보는데 있어 남녀 아동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친밀감인 또래애착에 의해 변화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 또래관계의 질은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변인(Li et al., 2011; 
Rubin et al., 2004)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 또래관계

가 학교생활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초기 청소년

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 

역시 공부나 시험 등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의미 있는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

동에 의해 영향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내 또래관계

의 질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
반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반응

적인 양육행동은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

적인 양육행동의 부적 영향이 또래애착과 결부되어 낮아

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통제성과 

거부성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인 양육행동은 학업 스트레

스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

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정적 영향이 또래

애착과 결부되어 낮아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 즉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 또는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 

간 상호작용의 영향이 남녀 아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며 또래로부터의 지지나 인정을 더 중

요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er & Asher, 1993). 
뿐만 아니라 소수의 또래들과 오랜 기간 친구관계를 유지

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Adler et al., 2004; Joo, 2011; Rubin et 
al., 2004).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아의 학업 스트레

스는 남아의 학업 스트레스에 비해 또래애착에 의해 보다 

더 많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아는 남아

에 비해 어머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의한 

학업 스트레스의 증감이 또래애착의 질에 의해 보다 더 

민감하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학령기 아동

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또래애착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거나 완충된다면 또래는 학교

생활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의미 있

는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그리고 제한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또래애착에 의해 각각 완충되는지를 상호작용 효

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남녀 아동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제한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 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4)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 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272명(55.2%), 6학년 221명(44.8%) 총 4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국제중이나 특목중 등 중학 진학 준비가 가

까워지면서 입학시험이나 성적 서열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감이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4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5호 2013

- 450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aged children(N=493)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Grade
5th 272(55.2)

Gender
boy 246(49.9)

6th 221(44.8) girl 247(50.1)

Mother
age

30s 232(47.1)
Father
age

30s 97(19.7)

40s 261(52.9) 40s 379(76.9)

50s 0(0.0) 50s 17(3.4)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103(20.9)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79(16.0)
2 year college 50(10.1) 2 year college 61(12.4)

university 340(69.0) university 353(71.6)

인 5, 6학년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서 살펴보

면, 5학년 아동은 272명(55.2%), 6학년 아동은 221명

(44.8%), 남아는 246명(49.9%), 여아는 247명(50.1%)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0대가 97명(19.7%), 40대가 379
명(76.9%), 50대 이상이 17명(3.4%), 어머니 연령은 30대

가 232명(47.1%), 40대가 261명(52.9%), 50대 이상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 79명

(16.0%), 전문대졸 61명(12.4%), 대졸 이상 353(71.6%),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 103명(20.9%), 전문대졸 

50(10.1%), 대졸 이상이 340명(69.0%)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Min과 Yoo(1998)가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학업 스트레스 척

도를 사용하였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노력해도 기대만

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방

법을 몰라서’ 등 8문항으로 이루어진 학업 관련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했는

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
점)’의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반응적/제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반응적/제한적 양육행동은 Coolahan et 
al.(2002)이 Baumrind(1966)의 부모 양육양식을 토대로 

작성한 부모 양육양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반응적 양육행

동(responsive parenting)은 Baumrind(1966)의 권위 있

는 양육행동(authoritative)과 유사한 차원(Coolahan et 
al. 2002)으로 아동의 요구에 대해 온정적이고 수용적이

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합리적 설명

에 기반해 아동을 설득한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잘 해

보려고 애쓸 때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신다’ ‘우리 어머니

는 자식이 마음 상했을 때, 그 맘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

주신다’ 등의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제한적 양육행동(restrictive parenting)은 Baumrind 

(1966)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유사한 차원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비난적 태도를 보이며 체벌적 훈육을 사용한

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애를 먹일 때 표나게 화를 내

신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말을 안들을 때 때리신다’ 
등의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

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

본(IPPA-R) 중 또래애착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Ok(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걱정해준다.’,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구에게 의지한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할 때 

귀담아 듣는다’,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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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ean(SD) of variables(N=493)

Variables(# of item) Min-Max Mean(SD)

Responsive parenting(16) 1-4 3.09(.59)

Restrictive parenting(8) 1-3.92 2.13(.56)

Peer attachment(25) 1.28-4.92 3.49(.65)

   Academic stress(8) 1-4 2.25(.74)

<Table 3> The mean(SD) of academic stress in boys and girls

Variables Mean(SD) t

Boys(N=246) 2.16(.71)
-2.58**

Girls(N=247) 2.33(.76)
Note  ** p < .01  

등 25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

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

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내 5개 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

를 실시하였다. 척도 구성을 위한 문헌 고찰 과정에서 학

업 스트레스나 또래애착 등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대부분이 국내 연구에서 신뢰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질문지 

조사를 허락받은 초등학교에 아동학 전공의 석박사과정

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

지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5, 6학년 아동들에 대한 질문

지 배포와 수거는 담임교사에 의해 각각 이루어졌으며 수

거된 질문지는 인편으로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준비된 

600부의 질문지 중 527부가 수거되었지만 이중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34부의 질문지는 제외하고 

493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9.0 프로그램의 독립

표본에 의한 t검증, 중회귀분석,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

해 이루어졌다.

Ⅲ. 연구 결과

4개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Table 2>에서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은 4점 평점 중 평균(표준편차) 3.09(.59)
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을 평균적으

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제

한적 양육행동의 경우 4점 평점 중 2.13(.56)의 평균(표준

편차)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이 높

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래애착은 5점 평점에 평균

(표준편차) 3.49(.65)를 나타냈다. 이는 또래관계에서 높

은 정도의 심리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학업 스트레스는 4점 평점에 2.25(.74)의 평균(표준편

차)을 나타냈다. 이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지 않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차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에 의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여아의 학업스트레스 평균(표준



6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5호 2013

- 452 -

Gender Variables
Academic stress

adjR2 F(df)
B β

Boys
(N=246)

Responsive parenting -.13(.09) -.21**

.09
12.77***

(2, 243)Restrictive parenting .18(.07) .16*

Girls
(N=247)

Responsive parenting -.11(.04) -.18**

.13
22.43***

(2, 244)Restrictive parenting .33(.08) .28***

 Note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academic stress with responsive/restrictive parenting for boys and 

girls

편차)(M(SD) = 2.33(.76))는 남아의 학업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M(SD) = 2.16(.71))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t = -2.58, p < .01).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의 수용적/제한적 양육행동의 영향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수

용적/제한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대

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 남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

니의 제한적 양육행동(β = .16, p < .05)보다 반응적 양육

행동(β = -.21, p < .01)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

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β = -.18, p < .01)보다 제

한적 양육행동(β = .28, p < .001)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

용 효과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반

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은 독립변인의 투입 순서를 서열 배치하는 방

법으로 1단계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반응적 양

육행동(A)과 또래애착(B)의 상호작용 변인(A×B)을 독립

변인으로 추가 투입하도록 서열화 하였다. 2단계에서 투

입되는 상호작용 변인은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

래애착의 곱(A×B)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

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상호작용 변인은 어머

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 변인에서 각각의 평균

값을 뺀 센터링 값(Park, 2003)을 구한 후 이를 곱한 값으

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과정을 통한 후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빈 왓슨

(D-W)값,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보았다. 남아

와 여아의 더빈 왓슨(D-W)값은 2에 가까운 1.94와 1.66
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자기상관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공차한계 값인 Tolerance는 남아의 경우 

.85-.93, 여아는 .93-.96을,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남아

의 경우 1.10-1.18, 여아는 1.04-1.08범위에서 나타나 독

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Yang, 2002)으
로 나타났다.

<Table 5>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결과에서처럼, 어머니

의 반응적 양육행동은 남아(β = -.25, p < .01)와 여아(β 
= -.25, p < .01) 모두 학업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의 주효

과를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반

응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

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또래애착

은 학업 스트레스에 주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여아의 또래애착은 학업 스트레스에 부적 영

향의 주효과를 유의하게 미치는 것(β = -.23, p < .001)으
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

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설명력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다. 남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에 의해 7% 설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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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Step Variables
Academic stress

adjR2 △R2 F(df)
B β

Boys 1 step
Responsive parenting -.15(.04) -.25**

.07
9.93***

(2, 243)Peer attachment -.02(.03) -.06

(N=246) 2 step

Responsive parenting(A) -.15(.04) -.25**

.07 .00
6.60***

(3, 242)
Peer attachment(B) -.02(.03) -.06

A×B .00(.002) .01

Girls 1 step
Responsive parenting -.16(.04) -.25**

.14
21.07***

(2, 244)Peer attachment -.09(.02) -.24***

(N=247) 2 step

Responsive parenting(A) -.16(.04) -.23**

.15 .01* 15.84***

(3, 234)
Peer attachment(B) -.09(.02) -.23***

A×B -.004(.002) -.13*

Note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academic stress with responsive parenting and peer 
attachment for boys and girls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of responsive parenting of mothers                 

      and peer attachment on girls’ academic stress

것(adjR2 = .07, p < .001)에 반해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에 의해 14% 설명

되는 것(adjR2 = .14, p < .001)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

동과 또래애착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 받는 것

(β = -.13, p < .05)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

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이 높아질 때 낮아지나 또래

애착이 높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는 보다 유의하게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명은 [Figure 1]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4.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

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제

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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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Step Variables
Academic stress

adjR2 △R2 F(df)
B β

Boys 1 step
Restrictive parenting .26(.07) .23**

.06
9.30***

(2, 243)Peer attachment -.05(.02) -.12*

(N=246) 2 step

Restrictive parenting(A) .25(.07) .22**

.07 .01
7.24***

(3, 242)
Peer attachment(B) -.05(.02) -.14*

A×B -.01(.01) -.11

Girls 1 step
Restrictive parenting .38(.07) .32***

.18 .
28.51***

(2, 244)Peer attachment -.09(.02) -.25***

(N=247) 2 step

Restrictive parenting(A) .38(.08) .32***

.18 .00
18.93***

(3, 243)
Peer attachment(B) -.09(.02) -.25***

A×B 1.289E-5(.004) .00

Note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academic stress with restrictive parenting and peer 

attachment for boys and girls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

착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제한

적 양육행동(A)과 또래애착(B)의 상호작용 변인(A×B)을 

독립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투입되는 상호

작용 변인은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곱

(A×B)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 문

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상호작용 변인은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 변인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 센터

링 값(Park,  2003)을 구한 후 이를 곱한 값으로 사용하였

다. 이러한 절차과정을 통한 후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

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빈 왓슨(D-W)값, 공차

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보았다. 남아와 여아의 더빈 

왓슨(D-W)값은 2에 가까운 1.98과 1.72로 나타나 오차항

의 자기상관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차한계 값

인 Tolerance는 남아의 경우 .96-.99, 여아는 .80-.97을,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남아의 경우 1.01-1.04, 여아는 

1.03-1.24범위에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

험은 없는 것(Yang, 2002)으로 나타났다.
<Table 6>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결과에서처럼, 어머니

의 제한적 양육행동은 남아(β = .23, p < .01)와 여아(β 
= .32, p < .001) 모두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의 주효

과를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제

한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

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애착은 남아

(β = -.12, p < .05)와 여아(β = -.25, p < .001)의 학업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의 주효과를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

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설명력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다. 남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에 의해 7% 설명된 

것(adjR2 = .07, p < .001)에 반해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에 의해 18% 설명

되는 것(adjR2 = .18, p < .001)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

와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대구 경북지역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493
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차이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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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한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및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남녀 아동별로 각각 살펴본 이 

연구는 4개의 연구문제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남아보다 높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성적 스트레

스, 학교 수업 스트레스 등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

결과(Kim et al., 2012;  Lau & Leung, 1992; Park & 
Kim, 2008)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

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사실(Jose & Ratcliffe, 2004; Rudolph, 
2002) 외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감정이입이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다는 사

실(Beutel & Marini, 1995)과 연결시켜 해석해볼 수 있

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중요시해온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심

양면의 지원과 희생을 기꺼이 감내해 왔다. 이러한 부모

의 모습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감정이입이 남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아는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믿음을 남아에 비해 보다 명확히 지각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모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학

업성취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심리적 어려움이 

여아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고 학업 스트레스를 가

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제한적 양육행동에 의해 남아와 여아 모두 유

의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제한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남아의 학

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보다 반응적 양

육행동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반면 여아의 학업 스

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보다 제한적 양육행

동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

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어머니가 제한적 양육행

동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응적 양육행동을 강화하

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여아

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어머니가 반응적 양육행

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적 양육행동을 우선

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

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의 반응

적 양육행동과 제한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남

아와 여아간에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은 부모의 양

육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것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남아에게 여아보다 더 많은 

자유와 자율권을 주기도 하지만 더 엄격하고 더 처벌적이

며 더 일관성없게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rind, 
1991; Chung & Chun, 2005; Eastin et al., 2006; Jung 
& Kim, 2011; Zakeri & Karimpour, 2011).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보다 제한적 양육행동을 어머니로부터 경험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상생

활에서 여아에 비해 제한적 양육행동에 보다 더 많이 노

출되어온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은 상대

적으로 더 큰 만족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제한적 양

육행동을 한 단위 감소시키는 것보다 반응적 양육행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소가 일어

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유사한 설명이 여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제한

적 양육행동이 갖는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인간관계 내 소외감이나 단절감 등 관계 철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 지향성이 남아보다 

강한 여아의 경우(Gilligan, 1982),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

행동은 보다 큰 상실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철회를 기반으로 한 제한적 양육행동의 부정적 효과는 관

계 유지를 기반으로 한 반응적 양육행동의 긍정적 효과보

다 더 강하게 여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으로 제한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영향은 남녀 아동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이 학

업 스트레스에 주효과를 나타낸 것은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민주적인 양육행동이 학업 성취를 높인다

(Steinberg et al., 1992)거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Bean et al., 2006; Bronstein et 
al., 2005; Kerr & Sattin, 2000)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다. 한편 학령기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남아의 학업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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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달리 또래애착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경우 또래로부터의 심리적 지지가 큰 기능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아는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경우라도 또래로부터의 

심리적 지지는 또 다른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

를 두며(Adler et al., 2004; Rubin et al., 2004), 또래들

의 지지나 인정을 더 중요시 여기기(Parker & Asher, 
1993)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상호작용 효과

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행동이 높아질 때 

낮아지나,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의 경우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관계성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아는 남아에 비

해 인간관계에 보다 많은 가치와 의미를 둔다. 따라서 어

머니나 또래 등 다수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친밀

감과 신뢰, 애정, 감정 수용 및 공유 등의 경험은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형성하면서 보다 쉽게 높은 심리적 안정감

이나 만족감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만족감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에 의해 모두 유의하게 설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

스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

과 또래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각각 주효

과를 나타낸 것은 어머니의 과도한 학습관여적 양육행동

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Ahn et al., 2012) 및 또래지지가 학업 스트레스 수

준을 낮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Wilks & Spivey, 2010)
와 유사한 것이다. 학령기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

동이 제한적일 때 즉 통제적이고 거부적일 때 또래로부터

의 지지는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아는 또래관계에서 심리적 

지지를 주요 목적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가정 내 어머니

로부터 심리적 지지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교 내 또래는 

의미 있는 심리적 지지자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학령기 남아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설명력이 

여아의 50%도 안될 만큼 설명력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령기 여아의 경우 어머니나 또래 등 

대인관계의 질적 변화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어느 정도 구안할 수 있으나, 남아는 대인관계의 질적 변

화 측면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남아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안을 어머니

나 또래와 같은 대인관계 외적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제

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남녀아 모

두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

동은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나, 이러한 

증가가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차이가 없

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이 학업 스트레스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또래관계가 완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이 지니는 부정적 결과

가 또래관계를 통해 여과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직접적으

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어

머니의 제한적 양육행동은 절대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

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남녀 아동으로 구분해 어머니의 반응적/제한적 양육행동

과 또래애착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연구는 남아와 

여아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영향이 각각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예측하

는 변인이 남아와 여아간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Lee 
& Jung, 2012)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이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재활동 시, 성별 통합적 접근보다 성별 분리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머니와 또래 등 대인관계적 측면

에서만 접근하였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는 여타의 다른 

스트레스처럼 인지적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경험된다

는 점(Lazarus & Folkman, 1984)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

에서는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질이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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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또는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을 포함시켜 학

령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포괄

적으로 규명해 보았으면 한다. 

주제어: 학업 관련 스트레스, 어머니의 반응적/ 제한적 

양육행동, 또래애착

REFERENCES

Adler, R. B., Rosenfeld, L. B. & Towne, N. (2004). 
Interplay the proces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9th e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Ahn, J. Y., Oh, M. K. & Kim, J. S. (2012). The effect 
of maternal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perceived by children to their academic stress and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peer suppor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241-253.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Back, Y. H. & Choi, W. S. (1997). Influence of 
environmental variables, inner control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adolescent’s 
stress-compare rural with urba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2), 
33-47.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4), 887–907.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Bean, R. A., Barber, B. K. & Crane, R. D.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7(10), 

1335-1355. 
Beutel, A. M. & Marini, M. M (1995). Gender and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436-448.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 I. S. (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559-575.

Choi, I. J., Lee, K. B. & Lee, H. N. (2010). Surve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Rep. of Korea, China, Japan and USA).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hung, M. J. & Chun, Y. J. (2005). Effects of the 
father’s experiences from his family-of-orgi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behaviors on his 
child’s behavioral problems as a function of the 
child’s sex.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2), 41-55.

Coolahan, K, McWayne, C., Fantuzzo, J. & Grim, S. 
(2002).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styles for low-income 
African-American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 356–373.

Eastin, M., Greenberg, B. & Hofschire, L. (2006). 
Parenting the Internet. Journal of Communication, 
56, 486–504.

Fristad, M. A. & Karpowitz, D. H. (1988). Norm for the 
children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modifief form. Psychological Reports, 62(2). 
665-666.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Huan, V. S., See, Y. L., Ang, R. P. & Har, C. W. (2008). 
The impact of adolescent concerns on their 
academic stress. Educational Review, 60(2), 
169-178.

Hwang, H. J. (2006). A study on the stress and its 
relative effects of variabl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9(1), 193-216.

Joo. E. J. (2011). Parent, peer, and romantic attachment 



12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5호 2013

- 458 -

of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141-171.

Jose, P. E. & Ratcliffe, V. (2004). Stressor frequency and 
perceived intensity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symptoms: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adolescence.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33, 145–154.

Jung, J. Y. & Kim, J. N. (2011).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ral 
inhibition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2), 227-254.

Keogh, E., Bond, W. & Flaxman, P. E. (2007). 
Improving academic performance and mental 
health through a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 
Outcomes and mediators of chang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3), 339-357.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Kim, M. K., Kim, Y. H., Hwang, S. R. & Chung, I. J. 
(2012). The effect of school grades on academic 
stress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4), 165-187.

Lau, S. & Leung, K. (1992). Self-concept, delinquency, 
relations with parents and school and Chinese 
adolescents' perception of personal 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5), 
615-622.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e, H. J. & Jung, E. H. (2012). An analysis of 
determining factors for academic achievement by 
using Data Min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2), 5-18.

Lee, K. N. (1999).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learning helplessness and related stress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8(2), 227-243.
Li, Y. B., Lynch, A. D., Kalvin, C., Liu, J. J. & Lerner, 

R. M. (2011). Peer relationships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engage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4), 329-342.

Liu, X. & Tein, J. (2005)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suicidal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6(2-3), 195-203.

Min, H. Y. & Yoo, A. J. (1998). Development of a daily 
hassles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2), 77-96.

Ok, J. (1998).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ark, K. B. (2003).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Seoul: Hak Ji Sa.

Park, S. H. & Kim, H.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3), 159-182.

Park, S. Y. & Chong Y. S. (2010).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academic stress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in 
boys and girl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7-32.

Park, Y. A. (2011). The influence of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3), 107-120.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Rubin, K. H., Dwyer, K. M., Booth-LaForce, C., Kim, A. 
H., Burgess, K. B. & Rose-Krasnor, L. (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어머니의 반응적/제한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13

- 459 -

Early Adolescence, 24(4), 326-356.
Rudolph, D. R. (2002).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 
3-13.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 1266-1281. 

Yang, B. H. (2002).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oul: Hak Ji Sa.

Yom, H. C. & Cho, S. Y. (2007). Relationships of 

ecological variables with adolescents’ str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9(2), 1-21.

Wilks, S. E. & Spivey, C. A. (2010). Resilience in 
undergraduate social work student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academic stress. Social Work 
Education. 29(3), 276-288. 

Zakeri, H. & Karimpour, M. (2011). Parenting style and 
self esteem.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29, 751-761.

접  수  일: 2013. 07. 04
수정완료일: 2013. 08. 29
게재확정일: 2013. 08. 30




	4.민하영(22-5)-최종수정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