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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 emotion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The sample consisted of 471 adolescents (212 boys,

259 girls) attending high schools in Seoul. The result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 emotions mediated the impa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depression only i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such that with mothers' greater

psychological control, girls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

emotions, and reported higher depression scores. Similarly, dysfunctional perfectionism functioned as a

mediator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on. This tends

to support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ame sex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lso had the largest direct effect of all variables analyzed on

depress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elf-conscious

emotions for either boys or gir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designed to promote



2 아동학회지 제32권 4호, 2011

- 16 -

adolescents' mental well-being should focus on parenting of the same sex parent as well as adolescent

cognitive characteristics.

Key Words：부모의 심리적 통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역기능적 완벽주의(dysfunctional

perfectionism),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s), 우울(depression), 청소년(adolescent).

Ⅰ. 서 론

성취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와 과도한 교육열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경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정서적 문제에 매우 취

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서 실시한 제 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하는 중․고등학

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41.3%), 미국의 경우(28.0%)에 비해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08).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인기에

도 우울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9; Kessler,

Avenevoli, & Merikangas, 2001), 우울 증상이 자

살 사고(Flisher, 1999), 약물 의존(Lewinsohn,

Solomon, Seeley, & Zeiss, 2000), 불안 장애

(Pine, Cohen, Gurley, Brook, & Ma, 1998), 반사

회적 행동(Rice, Lifford, Thomas, & Thapar,

2007)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을 초래하는 선행 변인들을 발견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

우 다양하나,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

인들은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

아왔으며, 특히 부정적 양육행동의 문제는 공통

적으로 지적된다(김애경, 2002; 소선숙․송민

경․김청송, 2010; Rey, 1995; Stolz, Barber, &

Olsen, 2005). 청소년기의 경우 독립적 개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

른 발달단계의 아동에 비해 심리적으로 통제하

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Barber, 1996). 국내외적으로 심리

적 통제를 우울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의 애정철회적이며 성

취지향적이고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유발하는

심리적 통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뿐만 아니

라(김희영․박성연, 2008), 청소년의 우울을 예

측하였다(이은경․박성연, 2010). 이와 유사하

게 국외연구들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높다고 지각한 아동은 중학교 2학

년 때 우울 및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

하였으며(Barber, 1996), 심리적 통제는 수용적

인 양육행동이나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엄격히

통제하는 양육행동에 비해 우울, 공격성, 비행,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보다 많이 예측하였다

(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한편,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자녀에게 나타

나는 결과를 탐색함에 있어서 부모의 성 및 자

녀의 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제안(Russell &

Saebel, 1997)과 더불어,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남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

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4-5학

년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동성

부모의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

동 모두가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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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반면, 이성 부모의 경우 부정적 양육행동 만

이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정

문자․전연진․김진이, 2004).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가 아닌 여아의 우울에만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김희영․박성연, 2008).

이 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긴 하였으나, 대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

를 함께 고려하기보다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Reed, Goldstein, Moris, & Keyes, 2008),

자녀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Alloy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함께 고려하여 부모의 통제가 남

녀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우울은 부모의 영향과 같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

기도 한다. 이는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

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인지적

측면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

을 받고 있는 것이 완벽주의이다. 적응적 측면의

기능적 완벽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부적응적 측면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가지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결과물을

평가한다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접

하기가 쉽다.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기능적 완벽

주의에 비해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

심(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김현

정․손정락, 2007)를 포함하는 역기능적 완벽주

의가 우울과 관련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는 경향

이 있다(남궁혜정, 2002;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업 및 작업 영역에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점(Stoeber & Stoeber, 2009)에 근거

할 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

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시기에

비해 완벽성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 특히 우울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측면인 역기능적 완

벽주의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들 중에서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서적 측면인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s)를 들 수 있

는데, 연구자들은 수치심 및 죄책감과 같은 정서

에 관심을 두고 있다. 수치심의 경우, 타인의 평

가를 의식하며(Tangney & Dearing, 2002), 실패

의 잘못을 전체적인 자신(entire self)의 탓으로

돌려서 나타나는 정서(Lewis, 1971)라는 측면에

서 죄책감에 비해 더 부정적인 정서로 간주된

다. 이는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높

은 수치심은 높은 우울과 관련되었다(김용희,

2008; 이영호․심종온, 2000; Alexander, Brewin,

Vearnals, Wolff, & Leff, 1999; Harder, Cutler, &

Rockart, 1992; Webb, Heisler, Call, Chickering,

& Colburn, 2007). 반면 죄책감의 경우, 부정적

정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여, 부

정적 정서이지만 수치심에 비해 병리적 심리증

상과 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남기숙, 2008;

Harder et al., 1992)이 보고되는가 하면, 부정적

정서가 아니라는 연구결과(송수민, 2008)도 보고

된다. 이처럼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서 수치심

이 죄책감보다 우울에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비교해 보아야

한다(Tangney, 1996). 그러나 자의식 정서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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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 뿐만 아니

라 수치심만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의 자의

식 정서는 우울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심리적 통

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

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서라는

점에서, 아동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인 부모-자녀관계를 제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연구들은 자의식 정서의 초기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Kochanska, Gross, Lin, & Nichols, 2002; Zahn-

Waxler, 2000), 부모의 양육행동과 수치심 및 죄

책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애

정철회는 자의식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Ferguson & Stegge,

1995). 그러나 양자 간의 관계는 수치심인지 혹

은 죄책감인지와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견되어, 남녀 모두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가 높

을수록 수치심이 높았던 반면, 죄책감은 여자 대

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애정적 통제가 높을수

록,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

가 높고 아버지의 애정적 통제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Abell & Gecas, 1997). 애정철회는 심

리적 통제방법 중 하나인 점(Barber, 1996)을 감

안할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수치심 및

죄책감에영향을미칠 수있음을유추해볼 수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드물다.

한편, 역기능적 완벽주의도 자의식 정서에 영

향을 미친다. 완벽주의자들은 주로 높고 완고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자

신을 평가해보는 자기-평가에 많은 에너지를 쏟

는 경향이 있다(Tangney, 2002). 따라서 자기-평

가적 정서(self-evaluating emotion)라고도 불리는

자의식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역기

능적 완벽주의를 가진다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으므로 수치심 및 죄책감 등 부정적

자의식 정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역기

능적 완벽주의라고 여겨지는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가 높을 때 수치심도 높은 반면 죄책감은 낮았

다(Tangney, 2002; Wyatt & Gilbert, 1998).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 때 수

치심 및 죄책감 모두 높았으며(Fedewa, Burns, &

Gomez, 2005),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기능적

완벽주의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치심을 보고하

는 한편(Stoeber, Harris, & Moon, 2007), 역기능

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증가하였다

(Ashby, Rice, & Martin, 2006). 그러나 완벽주의

와 자의식 정서를 연결시킨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 특히 국

내 연구의 경우에는 근래의 몇몇 연구들(예：김

정미, 2009; 서영숙․김진숙, 2009)을 제외하고

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와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청소년의 역기능

적 완벽주의는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러 이론가들은 완벽주의의 발

생 원인을 아동기 경험,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서 비롯되는 것임을 제안하였는데(Blatt, 1995;

Sorotzkin, 1998), 이러한 측면에서 완벽주의의

예측 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변수, 특

히 근래에 들어서는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김희영․박성연, 2008; 양승윤, 2008; Soenens

et al., 2005; Soenens et al., 2008).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Craddock, Church, & Sand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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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부모의 민주적․권위주의적․허용적 양

육행동과 함께 심리적 통제를 추가하여 이들과

자녀의 완벽주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역기능적 완벽주의뿐만

아니라 기능적 완벽주의도 예측한 반면, 심리적

통제의 경우 역기능적 완벽주의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에 부모의 심리적 통

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1년 뒤 청소년의 부적응

적 완벽주의가 높았다(Soenens et al., 2008). 아

울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반응성, 행동적 통

제 가운데 심리적 통제만이 청소년과 대학생

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았다

(Soenens et al., 2005). 국내에서도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완벽주의,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

주의가 높았다(김희영․박성연, 2008; 양승윤,

2008).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기는 자율성을 추

구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

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

으로 조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다른 발달단계

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에는 성취, 특히 학업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관

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성취에 있어

서 완벽성의 문제가 더욱 강조될 것이고 이와 관

련된 부모의 압력 또한 클 것이다. 이렇게 부모

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력과 역기능적 완

벽주의의 문제가 청소년기에 두드러짐에도 불구

하고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알

아본 연구는 드물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

제,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식 정서

및 우울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위의 네 변인

들 간의 경로를 가정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들 가운데 일부 변인들 간의 경로에 대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

육행동과 자녀의 우울간의 관계를 자녀의 역기

능적 완벽주의가 부분 매개 하였거나(김희영․

박성연, 2008; Enns, Cox, & Clara, 2002) 완전

매개하였다(Kenny-Benson & Pomerantz, 2005).

또한 자녀의 연령 혹은 성에 따라 역기능적 완벽

주의가 부분 매개 하거나 완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Soenens et al., 2005; Soenens et al., 2008)

도 보고된다. 대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수

치심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도 있으며(Ashby et al., 2006), 부모의 정서적 학

대와 아동의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의식 정서가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황은

수․성영혜, 2006)도 발견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역기

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는 청소년의 우울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또한 이 변인들 중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매개 경로에 있어 성차

가 나타난 연구들이 있지만(예：김희영․박성연,

2008; Ashby et al., 2006; Soenens et al., 2008)

실제 성차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아울러,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자녀의

성에 따라 우울에 대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

지를 알아본 연구 역시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남녀 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1).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는 우울에 어떠한 경

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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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부모의심리적통제와청소년의역기능적완벽주의및자의식정서가우울에영향을미치는경로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471명의 남녀 청소년들이다. 연구대상을 고등학

생으로 선정한 것은 우울이 청소년기 중에서도

15-18세에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결과(Hankin

et al., 1998)와 함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완벽

주의와 같이 스스로 세운 규범과 기준이 더 내재

화되고(Harter, 1992), 내면적 사고에 따른 죄책감

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결과(Williams & Bybee,

1994)에 근거하였다. 청소년의 성별구성은 남학

생이 212명(45.0%), 여학생이 259명(55.0%)이었

고 평균연령은 17.4세(SD = 0.65)이었다. 아버지

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47.1%와 62.4%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청소

년들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류층으로 지각하고

있었다(86%).

2.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

식 정서 및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청소년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1)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Schaefer(1965)의 CRPBI

(the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에

기초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PCS-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을 조주연(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

려 하신다’, ‘내가 아버지(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등이 있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통제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

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수 당 2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필요하다는 제안(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에 근거

하여 척도의 문항을 나누는 파슬링(parceling)을

사용하였다. Little과 동료들은 세 가지의 파슬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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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random assignment) 방법을 사용하여 2개

의 측정변수로 파슬링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

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각각 .72와

.76, 어머니의 경우에는 각각 .71과 .77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83이었다.

2)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다차원적 완벽

주의 척도들을 남궁혜정(2002)이 합쳐서 요인분

석을 통해 개발․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은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의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MPS)을

현진원(1992)이 번안한 척도와, Hewitt와 Flett

(1991)가개발한 Hewitt and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HMPS)을 한기연(1993)이 번

안한 척도이다. 남궁혜정의 척도에는 기능적 완

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두 가지 하위요

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역

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선

행 연구들(Bieling, Israeli, & Antony, 2004; Enn

et al., 2002)에 근거하여, 역기능적 완벽주의 문

항만(20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

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나는 그 일 전체를 다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결코 이해

하려 하지 않으신다’ 등이 있다. 응답 범위는 1

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척도의 총점수

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경우 역시 측정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 방법(Little

et al., 2002)으로 2개의 측정변수로 파슬링하였

다. 각 측정변수의 신뢰도는 각각 .76과 .75이었

으며, 전체 신뢰도는 .86이었다.

3)청소년의 자의식 정서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는 Tangney(1989, 1990,

1991)에 의해서 개발된 TOSCA(Test of Self-

Conscious Affect), TOSCA-C, TOSCA-Adol을

류설영(1998)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한 척도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인

인 우울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수치심과 죄책

감의 정서를 평가하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12가지 상황이 시나리오로 제공되고, 각각

의 상황 아래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을 현상학적으로 나타내는 반응들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12개의 시나리오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정서 반응에 대한 문항이 각각 1문항씩

제시되어,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매점에서 무엇에 걸려 넘어져

서 친구의 음료수를 엎질렀습니다’의 상황에 대

해 수치심의 경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웃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죄책감의 경우

‘나는 친구에게 미안하게 느낄 것이고, 내가 잘

보고 갔어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

이 제시된다. 본 척도는 1점(거의 그렇지 않다)

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

며, 각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수치심 및 죄책

감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

뢰도는 수치심의 경우 .75, 죄책감의 경우 .75이

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2이었다.

4)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한국판 CES-D 척

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

울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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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보고된 CES-D의 다양한

요인 모형들 중 어떤 모형이 가장 잘 부합하는지

를 검증한 국내 연구결과(배성우․신원식, 2005)

를 근거로, CES-D 척도의 원저자인 Radloff

(1977)가 제시한 요인구조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이하, 신체/행동

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 등 4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우울 감

정의 경우 ‘우울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등이

있으며, 긍정적 감정의 경우 ‘미래에 대하여 희

망적으로 느꼈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이 있고,

신체/행동 둔화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

운이 나지 않았다’ 등이 있으며, 대인관계의 경

우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극히 드물게)부터 4점(거의

대부분)의 4점 척도이며, 우울 감정, 신체/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

의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 전체 집단의 CES-D 총점 평균은

16.96점(SD = 7.78)이었으며, 남자 청소년 집단

의 평균점수는 16.54점(SD = 7.91), 여자 청소년

집단의 평균 점수는 17.31점(SD = 7.66)이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우울 감정 .86, 긍정적 감정

.72, 신체/행동 둔화 .76, 대인관계 .79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3.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2월에 서울시와 성남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두 곳의 1, 2학년을 선정하여

총 5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

지 가운데 536부를 회수하였으며(약 97.5%의 회

수율), 이 중 한 쪽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

(28부)와 기재가 미비한 경우(37부)에 속하는 65

부를 제외하고 총 4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문

항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AMO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

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청소년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에서 측정모형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잠재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을 통해 구조모형에서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남녀 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모형을 분석

하였다.

Ⅲ. 결과분석

1.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

벽주의, 자의식 정서 및 우울의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변수

들의 독립성을 입증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및 공차한계

(Tolerance) 값을 살펴본 결과, 각각 10 이하

(1.88-5.70)와 0.1 이상(0.18-0.53)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의식

정서의 측정변수 중 하나인 수치심의 오차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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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p

부 심리적 통제
부 심리적 통제 1

부 심리적 통제 2

1

1.378

.662

.908

-

.151

-

9.152

-

***

모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 1

모 심리적 통제 2

1

1.094

.732

.853

-

.107

-

10.227

-

***

역기능 완벽주의
역기능 1

역기능 2

1

1.052

.811

.949

-

.063

-

16.635

-

***

자의식 정서
수치심

죄책감

1

.399

.987

.428

-

.039

-

10.110

-

***

우울

우울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행동 둔화

대인관계

1

-.602

.820

.834

.873

-.484

.776

.714

-

.059

.047

.052

-

-10.285

17.445

16.022

-

***

***

***

***p < .001.

<표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 = 471)

이 음수로 나타나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가 발생하여 오차분산을 0에 가까운 값으로

고정시켰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가 χ2
= 183.824(df = 45), GFI = .940, TLI =

.903, CFI = .934, RMSEA = .081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RMSEA 지수의 값이 .80 이상이었다. 따

라서 수정지수(MI：Modification Index)를 고려

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1 측정변수 오차항

과 어머니 심리적 통제 1 측정변수의 오차항 간

에 공분산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모형 수정을 거쳐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128.857(df = 44), GFI =

.956, TLI = .939, CFI = .960, RMSEA = .064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변수들의 C.R.(Critical Ratio)값이 p < .001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

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β)의 경우, 본 측정모

형에서는 모든 β값의 절대값이 .428-.987로서 모

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구성요소를 잘 반영

하였다(송지준, 2009)(표 1).

2.구조모형에서의 성차

구조모형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부모의 심리

적 통제,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높고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의식

정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높았으며(r =

.28, .29, .45, .33,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높고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

록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r =

.11, .12, p < .05, r = .39, p < .001).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

벽주의가 높았고(r = .44, .43, p < .001),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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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A

B

C

D

66

59

47

24

225.969

247.675

259.087

2248.622

90

97

109

132

.927

.921

.917

.484

.906

.903

.914

.000

.936

.929

.929

.000

.057

.058

.054

.185

A：B

A：C

B：C

χ2
B-χ2

A = 21.706 dfB-dfA = 7 p = .003

χ2
C-χ2

A = 33.118 dfC-dfA = 19 p = .023

χ2
C-χ2

B = 11.412 dfC-dfB = 12 p = .494

주) A =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 측정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Measurement Weights)

C =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Structural Covariance)

D = 포화모형(Independence Model)

<표 3> 구조모형에서의 성차 (N = 471)

<표 2>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N = 471)

잠재변인 1 2 3 4 5

1.부 심리적 통제

2.모 심리적 통제

3.역기능 완벽주의

4.자의식 정서

5.우울

-

.49***

.44***

.11*

.28***

-

.43***

.12*

.29***

-

.39***

.45***

-

.33*** -

*p < .05. ***p < .001.

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도 높았다(r = .49, p < .001)(표 2).

이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

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구조모형에서 성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

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중집단분석 방법으로는 크게 Bentler(1980)

가 제안한 측정동일성(Metric Equivalence) 검정

방법과 Steenkamp와 Baumgartner(1998)가 제안

한 스칼라의 동일성(Scalar Invariance) 검정방법

이 있는데(김계수, 2007),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사용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성에 따라 요인부하

량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A)을 기준으로, 성에 관계없이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측정동일

성을 비교하는 측정 제약모형(B)과 구조공분산

도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구조의 동일성을 비

교하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을 통해 측정동

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모형은 측정 제약모형 및 구조

공분산 제약모형과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남자 청소년 집단

과 여자 청소년 집단이 서로 다른 모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구모형에서 비제약모형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

다는 제약 후에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A：B → Δχ2 = 21.706; Δdf = 7; p =

.003). 또한, 측정제약뿐만 아니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 일부 지

수의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A：C → Δχ2
= 33.118; Δdf = 19; p = .023). 따

라서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표본에서 동일

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는 교차타당성(김계수, 2007)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모형을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

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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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GFI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남자 청소년 83.888 44 .000 .939 .938 .958 .066(.044-.087)

여자 청소년 88.102 44 .000 .945 .943 .962 .062(.043-.081)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경로
남학생(n = 212) 여학생(n = 259)

B β C.R p B β C.R p

부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완벽

자의식 정서

→

→

→

→

우울

우울

우울

우울

.123

-.043

.564

.409

.091

-.050

.384

.132

1.004

-.626

3.970

1.658

.315

.531

.000

.097

.081

.208

.381

.693

.057

.180

.269

.191

.729

2.020

3.371

2.595

.466

.043

.000

.009

부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완벽

→

→

→

자의식 정서

자의식 정서

자의식 정서

.020

-.020

.215

.047

-.071

.453

.535

-.910

4.175

.593

.363

.000

-.058

.003

.176

-.151

.010

.452

-1.923

.120

4.667

.055

.905

.000

부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

→

→

역기능적 완벽

역기능적 완벽

.373

.107

.405

.183

4.231

2.061

.000

.039

.175

.303

.176

.371

2.304

4.292

.021

.000

<표 5>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471)

3.남녀 청소년의 구조모형 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

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어떠한 경

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먼저 살

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χ2 = 83.888(df = 44),

GFI = .939, TLI = .938, CFI = .958, RMSEA =

.066, 여자 청소년의 경우 χ2
= 88.102(df = 44),

GFI = .945, TLI = .943, CFI = .962, RMSEA =

.062로 나타나 각각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4).

남녀 청소년의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먼저 남자

청소년의 구조모형에서, 남자 청소년의 역기능

적 완벽주의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β = .384,

p < .001),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자의식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β = .453, p < .001) 미쳤다. 그리

고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각각 남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각각 β = .405, p < .001, β = .183, p <

.05). 그러나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

지 않았다(그림 2).

한편, 여자 청소년의 구조모형에서는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β = .180, p < .05)와 여자 청소년

의역기능적완벽주의(β = .269, p < .001) 및자의

식정서(β = .191, p < .01)는각각우울에정적영

향을 미쳤다. 또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자의식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 = .452, p <

.001), 아버지및어머니의심리적통제는여자청

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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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측정오차항은 생략하였음.

*p < .05. ***p < .001.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 측정오차항은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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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쳤다(각각 β = .176, p < .05, β = .371, p < .001).

그러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서 여자 청소년

의 우울에 이르는 경로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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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남학생(n = 212) 여학생(n = 259)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MC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MC

부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완벽

자의식 정서

→

→

→

→

우울

우울

우울

우울

NS

NS

.384

NS

.186

NS

NS

-

.186

NS

.384

NS

.241

NS

.180

.269

.191

NS

.134

.086

-

NS

.314

.356

.191

.262

부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완벽

→

→

→

자의식 정서

자의식 정서

자의식 정서

NS

NS

.453

.183

NS

-

.183

NS

.453

.207

NS

NS

.452

NS

.168

-

NS

.168

.452

.181

부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

→

→

역기능적 완벽

역기능적 완벽

.405

.183

-

-

.405

.183
.265

.176

.371

-

-

.176

.371
.233

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 다중상관치

<표 6>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인과적 효과분해 (N = 471)

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3).

이러한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

률을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확

인한 결과(표 6),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

며(β = .186, p < .01),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

의가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

은 반면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β = .384, p <

.01). 즉,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가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효

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아,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청소년의 우울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

(β = .134, p < .01),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

벽주의가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효과(β = .086, p

< .05)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의식 정서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β = .168,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

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β = .269, p < .05)도

유의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

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 경로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버

지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유의

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아버지의 심리

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

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어떠

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남녀 청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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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

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함께, 남

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의식 정서

를 통해,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그리고 자

의식 정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간접 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모형의 주요 결

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

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

우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이 우울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우울을 보다 많이 경

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

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아의 우울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여아의 우울에는 직

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희영․박성

연,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 외에,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고 수

행된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본다면, 남자 청

소년에 대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의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연구결과(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와, 여

자 청소년에 대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

동․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우울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 연구결과들(양유진․정경미, 2008; 이

주희․이춘재, 2003; Finkenauer et al., 2005)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에만 발견된 점은 여자 청소년만이 가지는 관계

적 특성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

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훨씬 더

늦게 독립하는 경향이 있어(Huston & Alvarez,

1990) 가족관계에 더 민감한 편이다(Sheeber,

Hops, Alpert, Davis, & Andrews, 1997). 또한 모-

녀관계는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 가운데 가

장가깝고친밀하다(Kaufman & Uhlenberg, 1998).

즉, 여자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민감하

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동성 부모의 영향력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Gecas, 197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발견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역기능

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를 통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발견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식 정서 및

우울 모두를 살펴본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워 비

교하기 어렵지만, 부모가 기대하거나 비난하는

식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를 가져, 수치심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

한다는 연구결과(서영숙․김진숙, 2009)와 유사

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질수록 수치심을

가지게 되어 우울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Ashby

et al., 2006)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각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남녀 청

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가 요구․통제적이며, 심리적인 방법

으로 자녀를 조종하려 하는 것이 부적응적 완

벽주의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김희영․박성

연, 2008; Craddock et al., 2009; Soenen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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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심리적 통제를 권위

주의적 양육과 유사하게 개념화한다면(Barber,

2002),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

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유발하였던 연구결과

들(강희경, 2002; Flett, Hewitt, & Singer, 1995)

과도 유사하다. 즉,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태

도를 가진 부모는 비판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높은 수준의 수행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Blatt, 1995), 자녀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

는 한편, 부모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실수

를 피하고자 하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

을수록 자의식 정서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수치

심이 높으며(Ashby et al., 2006), 완벽주의자들

이 비완벽주의자들에 비해 죄책감을 더 많이 느

낀다는 연구결과(Stoeber et al., 2007)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세워 완벽을 기하는 성향은 그들

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나 행동에 따른 결과물

에 대해 비판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잘못한 행

동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

도록 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녀

청소년의 모형 모두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자의식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본 연구에서 살

펴본 변인들 간 경로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보다

는 청소년의 인지적 성향이 청소년의 수치심 및

죄책감 정서가 유발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수치심 및 죄책감이 높을수록 우

울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용희, 2008)와 유사하

며, 대학생의 수치심이 우울을 높인다는 연구결

과들(이영호․심종온, 2000; Ashby et al., 2006;

Tangney Wagner, & Gramzow, 1992)과도 부분

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난 그 행동을 했기 때문

에 나빠(수치심)’ 혹은 ‘그 행동을 한 건 잘못된

거였어(죄책감)’와 같이 생각하는 정서는 자아비

난과 유사한 맥락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의 자아비난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

과(박성연․이은경․송주현․Soenens, 2008)와

도 비슷하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의식

정서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

로써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죄책감이 높을

때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은 내면화 증상을 경

험한다는 연구결과(Ferguson, Stegge, Miller, &

Olsen, 1999)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의식 정서(Lutwak & Ferrari, 1997;

Tangney & Dearing, 2002)와 우울(Allgood-

Merten, Lewinsohn, & Hop, 1990; Avison &

McAlpine, 1992)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러한 경로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역기능

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부-자관계와 모-녀관계에서만 발견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각각 남자 청

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높

여 우울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

적 통제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

지며, 이를 통해 우울증상이 높아진다는 선행연

구들(Kenny-Benson & Pomerantz, 2004; Soenens

et al., 2005; Soenens et al., 2008)과 일치하며, 엄

격한(harsh) 양육행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

개로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Enn

et al., 2002)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동성의 부

모-자녀간에 양육행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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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보고(Gecas, 1971)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

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동성부모의 영

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간의 경로에 더해,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 대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남녀 청소년의 역

기능적 완벽주의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

수록 우울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같은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들(이미화․류진혜, 2002; Bieling et

al., 2004; Hewitt, Caelian, Flett, Sherry, Collins,

& Flynn, 2002)과 일치한다. 즉, 청소년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을 가지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된다면 우

울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

서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발견된 점

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부모-자녀관계도 중요

하지만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이 청소년의 심

리사회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

정적 경험이 수치심을 통해 심리적 부적응을 높

인다는 결과들(이기학․신주연, 2003; Andrews,

1995)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적인 경로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

의식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부모의 애정철회가 자녀의 수치심 및

죄책감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Abell & Gecas,

1997)와 불일치한다. 또, 여자 대학생의 수치심

및 죄책감이 증가하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

이 관계가 없었던 반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부

모의 양육행동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Harvey, Gore, Frank, & Batres,

1997)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렇게 부모

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의식 정서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와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간의 개별적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 간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와 여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 간에는 서로 유

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로 모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

주의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

제보다는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자의식

정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보다 강하여 자

의식 정서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남녀 청소년

의 모형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자의식 정서

에 미치는 영향력이 본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였

던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청소년의 성에 따

라 달랐다. 즉,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각

각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동성 부모의 상대적 영

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

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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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력이 간접적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모-녀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을 발견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 감소 프로그램 개발 시, 어머니 양육행동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자 청소년

의 경우에는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직접 경로도 나타난 점에 근거할 때, 여자 청

소년의 우울에 개입할 때에는 가능한 선행 요인

으로서 부정적 정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

주의 및 자의식 정서 가운데 청소년의 우울에 가

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역기능적 완벽

주의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중재

에서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 특히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를 통한 청소년 보고에 의존하여, 다양한 보고자

에 의해 측정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고자를 통해서 자료

를 수집하거나, 면접법 및 관찰법 등의 측정방법

을 사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청소년이 지

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식 정서 및 우울을 측정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

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거나 혹은 역기

능적 완벽주의나 귀인성향과 같은 인지적 변인

들에 치우쳐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

인들에 더해, 최근 들어 우울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의식 정서를 함께 포함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고려

하여 남녀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 중 누구의 영향

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지를 알 수 없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을 살펴

봄으로써, 청소년들이 동성 부모의 영향을 더 많

이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나타나

는 경로에 있어서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을 고려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우울이 나타나는 경로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성에

따라 다르게 개입해야 함을 시사함으로써 청소

년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중재 프

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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