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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니터링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강력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자칫 청

소년기 자율성의 발달과 대치되거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여겨져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

동청소년패널(KCYPS)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1 청소년 발달 전반에 걸친 부모

모니터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여기에 청소년의 성별이 조절변수로서 상호작용효

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모니터링은 중1 학

생들의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휴대전화의존도 등 발달 전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력은 성별 및 성별과 모니터

링간 상호작용항, 그리고 통제변수(가구연간소득, 맞벌이 여부)를 모두 투입한 후에

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부모모니터

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의 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해 본 결과 청소

년의 삶의 만족도와 비행에 있어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남

녀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의 기울기가 남학생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점수는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모니터링 수준에 따른 비행 감소 기울기가 더 큰 폭으로 

떨어져 모니터링 수준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남학생 비행이 여학생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결과에 따른 논의점과 실천적 시사점, 제안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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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누군가를 모니터링(monitoring) 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삶에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감지된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해 본인이 적절히 반

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자

녀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지원을 부모의 역할로 인식할 것

이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편적인 부모양육 행동 중 하

나이며 자녀에게는 주요한 자원이자 보호요소로 작용한다. Dishion과 

McMahon(1998)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을 “자녀의 소재, 활동, 적응

에 관심을 기울이고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는 부모 양육행동의 세트” 라고 정

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감독” 또는 “지도

감독” 이라는 변수명으로 사용되어 왔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자녀에게 알릴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이며 자녀에게는 안전

감과 안도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Lee & Randolph, 2015). 지난 수세기

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은 자녀

의 비행과 학교부적응, 인터넷 사용상의 위험을 낮추거나 완충하며(김용석, 

1999; 김지혜, 정익중, 2010; 박나래, 오수경, 진미선, 백수정, 정익중, 2015; 이

상균, 2008; 조윤주, 2013; Kerr, Stattin, & Burk, 2010), 학업성취와 자존감, 삶

의 만족 등의 긍정적 산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손보영, 김수정, 박지

아, 김양희 2012; 윤연정, 이미숙, 전춘애, 2011; 정병삼, 2010a; 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

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가치구조 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

리는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감을 느끼는 동시에 나의 삶을 침해받는다 혹은 통

제당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Foltz, 2011). 부모모니터링으로 인

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에는 우울감이 

높아지는 등 자녀들의 적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Barber, 

Olsen & Shagle, 1994; Wang, Pomerantz & Chen, 2007), 특히 청소년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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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부모의 적극적 모니터링을 개인 간 경계의 침해로 인식하기 쉽다는 

연구결과들(Hawk, Hale, Raaijmakers, & Meeus, 2008; Kakihara & 

Tilton-Weaver, 2009; Keijsers et al., 2012; Kerr, Stattin, & Burk, 2010)은 부모

모니터링의 이중적 특성을 반영해준다. 

그러나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에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

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Barber, Olsen & Shagle, 

1994; Seligman, 1991)은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의 연구에서는 종종 발견되지만 

국내의 연구에서는 좀처럼 지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 하다. 즉 국

내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부모모니터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을 뿐 부

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흔치 않

은 실정이다. Stattin과 Kerr(2000)의 연구결과를 국내에서 검증해 보고자 유사

한 연구를 수행하여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 나유미와 임연진(2003)은 이를 문화

적인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고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고 구속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

연하게 받아들여지므로 부모가 규율을 세워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자

녀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논쟁점 중 하나는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성차이다. 자녀의 의미가 가족의 후계자나 노후 부양

자로서가 아니라 애정 어린 양육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아들과 딸에 대한 기

대나 태도의 차이가 상당부분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에 대한 일상 

태도와 상호작용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잔존해 있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문제행동, 사이버비행 등 부적응

을 억제하는 효과가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하다(박나래 외, 2015; 안혜원, 이재

연, 2009; 이상문, 2016; Jacobson & Crockett, 2000;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는 결과와 이와 반대로 여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박현선, 

이상균, 2008; 손보영 외, 2012; 서봉언, 김경식, 2015; 정병삼, 2010a; Struin et 

al., 2015)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고.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예측하는 데 있어 

자녀 성별의 조절효과는 없다(조혜정, 윤명숙, 2010; Kerr, Stattin, & Burk, 

2010)는 연구결과도 있다. 부적응뿐 아니라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도 성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정병삼(2010b)은 부모모니

터링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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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준호와 박현정(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모니

터링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 즉 자녀가 혼자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자기보

호 경험이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반해 손보영 외(2012)는 부모모니터링

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남녀 

성차는 없다고 보고하여 보다 면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자녀의 삶과 발달적 

적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적응(김광혁, 차유림, 2007; 이중섭, 이용교 2009), 자존감(이미리, 2005), 삶

의 만족도(박성희, 최은영, 2016) 등에 있어 불리하다는 연구들과 더 높은 수준

의 비행(윤우석, 2011; Bjerk, 2007; Rekker et al., 2015), 그리고 더 높은 인터

넷 및 스마트폰중독 점수를 나타낸다(김은미, 정화음, 2006; 김지혜, 정익중, 

2010)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맞벌이 여부는 빈곤과는 달리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상반된 연구결과가 발견되어, 모 취업의 긍정적 관점이 지지

되기도 하고(이상록, 2009; Vander Ven, Cullen, Carrozza, & Wright, 2001). 부

정적 관점이 지지되기도 하는(이수정, 2014; Crouter et al., 1990; Jacobson & 

Crockett, 2000)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도 가족

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학업이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효과

가 달라지고(김지혜, 정익중), 모 취업여부에 따라 모니터링의 문제행동 억제효

과가 다르다(Jacobson & Crockett, 2000)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연간소득과 부모의 맞벌이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모니터링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강

력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자칫 청소년기 자율성의 발달과 대치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또한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국내 연구결과들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한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니터링 효과의 성차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전국표

본을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에 

입학한 초기 청소년들의 발달 전반에 걸친 부모모니터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자 하며 여기에 청소년의 성별이 조절변수로서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 검증

해보고자 한다. 중1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은 이때가 통상 아동기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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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과거 아동기 때 모니터링 방식이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부모모니터링은 청소년의 발달(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휴대전화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모니터링과 청소년 자녀의 발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웰빙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비행, 자존감, 삶의 만족도라

고 한 Kazdin(1993), Millstein, Petersen과 Nightingale(1994)의 견해에 따라 이 

세 가지 변수들을 청소년의 발달적 지표 변수로 선정하였고, 한국의 청소년들

에게 있어 학업과 학교생활이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학교적응도 종속변수

로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연

구되어 온 데 반해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들어 관심을 끌기 시작한 영

역으로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문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모두 5가지 변수를 

청소년 자녀의 발달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모니터링은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며 심리적 안정감

과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tterson, & 

Dishion, 1985). 이는 부모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의 위험행동을 예

견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여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애정과 관심 

및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다양한 

생활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

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임순선, 한상철, 2012). 그런데 부모모니터링이 청

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초점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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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 발달이나 적응적 행동에 맞추기 보다는 부적응적 결과에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Everri, Mancini & Fruggeri, 2015). 이것은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초창기 연구가 품행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추적, 그

리고 규칙 설정과 준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촉발

되었기 때문이다(Patterson, & Dishion, 1985). 이후 부모 모니터링과 자녀의 비

행 및 부적응 행동 간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쏟아졌고, 부모양육행동 중

에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가 모니터링이

라는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박나래 외, 2015; 박현선, 이상균, 2008; 손보영 외, 

2012; 서봉언, 김경식, 2015; 안혜원, 이재연, 2009; Jacobson & Crockett, 2000; 

Laird et al., 2003).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문제 역시 부모의 모니

터링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양육행

동과 함께 모니터링은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의존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발견된다(김지혜, 2012; 유평수, 2010; 장석

진, 송소원, 조민아, 2011). 박주나와 전종설(2013)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 점수가 낮아지며, 부모의 감독은 

휴대전화중독을 설명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혔다.

자녀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부모모니터링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

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긍정적 결과를 촉진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

고 감독한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

지아, 김영희, 2015; 임선아, 2014;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장신재, 양혜

원, 2007; Keijsers, Frijns, Branje, & Meeus, 2009), 종단연구에서도 부모모니터

링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

다(좌현숙, 2012).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정병삼, 2010b; Parker & Benson, 2004), 부모가 자녀

의 외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때 자녀는 긍정

적인 심리적 자원을 얻게 되며 이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니터링이 자존감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은 일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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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뿐만 아니라 비행경험 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임선아, 2014), 

비교문화적으로 볼 때에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자

아존중감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비아시아권 사회보다 강하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Kagitcibasit, 1996; 박성희, 최은영, 2016에서 재인용).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보고(염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가 해마다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관

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미, 전성희, 유미숙(2010)는 부모의 

모니터링, 즉, 청소년 자녀를 잘 보살피고 보호하며 단속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들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점

검하고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모모니터링은 통제라는 개념보다는 

안정된 틀 안에서 자율성을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높은 부모모니터링은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

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왔다(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손보영 외, 

2012; 조성희, 박소영, 2015).

2. 부모모니터링 효과에 있어서 성차

오늘날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나 태도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에 대한 일상생활상의 태도와 상호작용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잔존해 있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Bumpus, Crouter와 

McHale(2001)은 청소년기, 특히 2차 성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는 초

기 청소년기는 성전형화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발달시기로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따르도록 하는 압력이 생애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초기 청소년기의 젠더강화

(gender intensification of early adolescence)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로 인해 부

모는 아들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딸에 대해서는 모

니터링을 더 세밀하게 하고 보다 보호적인 경향을 띤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부모모니터링의 정도와 효과는 자녀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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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아들의 경우와 딸의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혼재해 있다. 먼저 학교적응

과 관련하여, 이준호와 박현정(2012)은 부모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 즉 

자녀가 혼자 집에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자기보호 경험이 학업성취나 학

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자기보호 

경험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증가시켜 자기학습 통제능력을 감소시켰으나, 여

학생의 자기보호 경험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감소시켜 자기학습 통제능력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라는 같은 상황에서도 성별에 

따라 경험이 다르고 이로 인한 영향에도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자아존중감 또한 성별에 따라 부모모니터링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는

데, 정병삼(2010b)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 청소년집단에 비해 여자 청소년집단에서 더 유의미하게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남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가 자신의 외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지

도와 조언을 해 줄 때 안정적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자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들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삶의 만족도 역시 부모모니터링이 잘 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인숙(2012)

은 남학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큰 반면

에 여학생은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하는 간

접효과도 유의하다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여학생의 경우에 부모

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 교사관계가 모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

적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직접적인 지지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모니터링 관련 연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들이다.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부모모니터링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비행참여율이 더 높은 남자청소년에게 더 강하다는 결과들이 다수 발견된다

(박나래 외, 2015; 안혜원, 이재연, 2009; 이상문, 2016; Cottrell et al., 2007; 

Jacobson & Crockett, 2000; Kincaid, Jones, Sterrett & McKee, 2012; Laird et 

al., 2003).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병삼(2010a)의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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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탈행동 억제효과가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는 여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훈육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모의 

훈육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부모모니터링이 비행

또래의 영향력을 낮춤으로써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에 있어서(박현선, 이상균, 

2008), 모니터링이 자아탄력성을 거쳐 삶의 만족도로 가는 인과경로의 유의성

에 있어서(손보영 외, 2012), 그리고 부모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효과에 있어서(윤지은, 최미경, 2004) 오직 여학생에게만 그 유의성이 

검증된 바 있다. 한편 부모의 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성차가 없다(Kerr, Stattin & Burk, 2010)거나 휴대전화의존 점수를 낮추

는 효과에 있어 자녀 성별의 조절효과는 없음을 밝힌(박주나, 전종설, 2013) 연

구들도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상 아동기에서 벗어나 청소년기에 진

입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 및 휴대전화의존도 등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부모모니터링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이에 성별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

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남학생 1,098명(52.5%), 여

학생 994명(47.5%)을 포함한 총 2,09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288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0호(2017.10)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여 활용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부모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장소), 무엇을 하는지

(내용), 몇 시에 귀가하는지(귀가시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를 측정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결과 해석의 

편리성을 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니터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

딩 변환 후 사용하였다.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754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

계 4개 변인이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교우관계의 하위문항 중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는 측정모형검정 결과 요인부하량 수치가 .171로, 적정기준이라 볼 

수 있는 .4(김계수, 2010)보다 현격히 낮아 삭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변환하였으며, 예시문항과 문항 신뢰도 값

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적응 문항 신뢰도

변인명 문항수 예시문항 신뢰도

학습활동 5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782

학교규칙 5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824

교우관계 4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716

교사관계 5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850

자아존중감

Rogenberg(1965)의 척도를 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하위문항 중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항은 Rosenberg(1965)

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이자영 외, 2009). 본 연구의 측정모형검정 결과에서도 요인부하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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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033으로 기준치인 .4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김계수, 2010), 해당 문항

을 삭제하고 총 9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변환하였으며, 자존감 변인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838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측정변수가 많아 모형의 간명

성을 위해 문항을 3개씩 묶어 문항합산을 실시하였다. 문항합산은 구조모형을 

검증할 때, 측정지표가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들을 묶어 합산하

거나 평균을 구해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조현철, 강석

후, 2007; 홍세희, 정송, 201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나는 사는 

게 즐겁다’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

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

딩변환하였다.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37로 나타났다.

비행

비행은 연간 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들 중 위법행동은 아니지만 청

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인 지위비행으로 분류되는 흡연, 음주, 무단결

석, 가출(조아미, 임영식, 2009) 4문항을 사용하였다. 비행행동 경험 여부에 따

라 지난 1년 간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1, 경험한 적이 없으면 0으로 

리코딩하여 합산하였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499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존도

휴대전화의존도는 이시형 외(2002)의 청소년 휴대전화이용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등

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결과 해석의 편리성을 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에 더욱 의존하

는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을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95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존도 또한 측정변수가 많아 3개의 묶음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문항합산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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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SPSS 19.0, 구조방정식 모

형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둘

째,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

니터링, 학교생활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그리고 휴대전화의존도의 

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검증

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들 중, 문항이 많은 변수의 경우 모형의 간명화를 

위해 문항합산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모형 검증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기본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학교생

활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그리고 휴대전화의존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중심화, 상호작용 모형 개발의 순

서를 따라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기본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에서는 가

구연간소득과 맞벌이여부가 종속변수인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만족도, 비행,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여섯째, 상호작용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x2을 자유도 

값으로 나눈 표준카이자승치(x2/df), 기저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얼마나 자료

를 잘 설명하는지를 뜻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을 고려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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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차에 대한 t값 및 x2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니터링은 장소, 내용, 시간에 관하여 남녀 학

생 모두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성차는 유

의하지 않았다. 학교적응은 교사관계에서만 남학생이 더 높은 적응수준을 보

고했다(t=2.708, p<0.01).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자존감: t=5.300, 6.235, 5.591, p<0.001; 삶의 만족도: t=8.668, 9.633, 

8.923, p<.001), 비행 경험은 흡연과 음주 경험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흡연: x2=30.042, p<0.001; 음주: x2=6.376, p<0.05). 휴대전화의존도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의 일반적 경향

잠재변인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t or x2
남학생 여학생

모니터링
장소 1 4 3.44(.67) 3.48(.61)  -1.492
내용 1 4 3.37(.67) 3.37(.66)  -0.107

시간 1 4 3.08(.78) 3.08(.72)  -0.032

학교적응

학습활동 5 20 14.42(2.88) 14.24(2.74)   1.487
학교규칙 5 20 15.04(2.84) 15.08(2.50)  -0.367
교우관계 4 16 12.59(2.03) 12.56(1.74)   0.429
교사관계 5 20 14.84(3.28) 14.45(3.20)   2.708**

자존감

자존감1 3 12 9.67(1.77) 9.26(1.76)   5.300***

자존감2 3 12 9.65(1.66) 9.20(1.66)   6.235***

자존감3 3 12 9.76(1.61) 9.37(1.56)   5.591***

삶의

만족도

만족도1 1 4 3.44(0.62) 3.20(0.66)   8.668***

만족도2 1 4 3.03(0.81) 2.69(0.82)   9.633***

만족도3 1 4 3.39(0.65) 3.13(0.69)   8.923***

비행

흡연 0 1 0.06(0.24) 0.02(0.12)   30.042***

음주 0 1 0.05(0.22) 0.03(0.17)   6.376*

무단결석 0 1 0.02(0.14) 0.02(0.14)   .089
가출 0 1 0.02(0.16) 0.01(0.11)   3.686

휴대전화

의존도

의존도1 2 8 4.76(1.49) 5.23(1.51)  -7.087***

의존도2 3 12 6.58(2.36) 7.42(2.33)  -7.955***

의존도3 2 8 3.65(1.60) 3.78(1.5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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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적 관계



292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0호(2017.10)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 잠재변인이 측정모형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1차 측정결과 요인부하량이 기준

치인 .4 이하(김계수, 2010)로 적합하지 않은 2문항(교우관계4번, 자존감8번)을 

제거한 뒤 모형적합도는 표준카이자승치가 6.706, TLI가 .857, CFI가 .875, 

RMSEA가 .049로 나타났다.

2) 기본모형 검증

상호작용 모형 검증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

한 기본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기본모형

의 적합도는 표준카이자승치가 9.564, TLI가 .872, CFI가 .903, RMSEA가 .060으

로 나타나 대체로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기본모

형 검증 결과 모니터링 수준은 모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즉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비행과 휴대전화의존도는 낮아졌다. 성별이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수준이 높았고, 휴대전화의존도는 낮았다. 

<표 3> 기본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

t

학교적응 ← 모니터링 2.985 .657 .125  23.916***

자존감 ← 모니터링 1.731 .547 .078  22.179***

삶의만족도 ← 모니터링 .603 .505 .029  20.491***

비행 ← 모니터링 -.047 -.269 .007 -7.124***

휴대전화의존도 ← 모니터링 -.784 -.284 .069 -11.315***

학교적응 ← 성별 -.179 -.043 .087 -2.065*

자존감 ← 성별 -.455 -.158 .059 -7.652***

삶의만족도 ← 성별 -.258 -.237 .023 -11.244***

비행 ← 성별 -.017 -.103 .005 -3.370***

휴대전화의존도 ← 성별 .450 .179 .056  7.993***

*** p < .001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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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df 9.564   TLI .872   CFI .903   RMSEA .060

<그림 1> 기본모형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해 평균중심화

를 실시한 후,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하였다. 홍세희, 정송(2014)이 제시한 절차

에 따라 평균중심화된 X(독립변수; 모니터링)의 절편은 모두 0으로 제약하였으

며, 잠재변수인 X와 Z(조절변수; 성별)의 평균을 0으로 제약하고 XZ(독립변수

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의 평균과 X와 Z 사이의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였다. 분석결과는 각각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표준

카이자승치가 12.645, TLI가 .831, CFI가 .871, RMSEA가 .070으로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모형적합도 규준에서 볼 때 괜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모니터링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삶의 만족도와 비행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삶의만족도: β= .099, p<0.001; 비행: β= .109, p<0.05)가 나타났

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과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

며, 여학생의 경우 기울기가 남학생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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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호작용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

t

학교적응 ← 모니터링 3.684 .664 .226 16.955***

자존감 ← 모니터링 1.908 .486 .137 13.955***

삶의만족도 ← 모니터링 .605 .404 .050 12.166***

비행 ← 모니터링 -.076 -.337 .011 -6.778***

휴대전화의존도 ← 모니터링 -1.005 -.293 .116 -8.675***

학교적응 ← 성별 -.169 -.056 .063 -2.674**

자존감 ← 성별 -.449 -.213 .043 -10.336***

삶의만족도 ← 성별 -.255 -.316 .017 -15.190***

비행 ← 성별 -.018 -.150 .004 -4.798***

휴대전화의존도 ← 성별 .448 .243 .041 10.898***

학교적응 ← 모니터링×성별 -.408 -.051 .247   -1.656
자존감 ← 모니터링×성별 .276 .048 .168    1.648

삶의만족도 ← 모니터링×성별 .216 .099 .064  3.374***

비행 ← 모니터링×성별 .036 .109 .014 2.503*

휴대전화의존도 ← 모니터링×성별 ,149 .030 .157 .952
*** p < .001  ** p < .01  * p < .05

χ2/df 12.645   TLI .831   CFI .871   RMSEA .070

<그림 2> 상호작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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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는 그림 3, 4와 같

다. 남녀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이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의 비행

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모니터링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행

이 여학생보다 오히려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 모니터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모니터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Ⅴ. 결론 및 논의

부모모니터링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강력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자칫 

청소년기 자율성의 발달과 대치되거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여겨져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서구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

고, 연구자와 연구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

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1 학생들

의 발달 전반에 걸친 부모모니터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여기에 성별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모니터링은 중1 학생들의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휴대폰의존도 등 발달 전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의 부적응적 결과는 억제하고 긍정적 발달은 촉진

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김용석, 1999; 김지혜, 정익중, 2010; 박나래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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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영 외, 2012; 이상균, 2008; 조윤주, 2013; 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Kerr, Stattin, & Burk,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모

니터링이 여러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 및 성별과 모니터링간 상

호작용항, 그리고 통제변수(가구연간소득, 맞벌이 여부)를 모두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매우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부모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에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서구의 연구결과들(Stattin & Kerr, 2000; Seligman, 1991)과는 달

리 국내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부모모니터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을 

뿐 부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흔

치 않은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한국에서는 아동기를 벗어

나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민감한 시기이자 자율성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

신의 일부로 생각하여 자녀의 삶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한 반발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발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자

원이자 보호요인으로 인식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초

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애착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단골 메뉴 외에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이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기술 향상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한 프로그램으로는 

ImPact(Informed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Li, 

Stanton, Galbraith, Burns, Cottrell, & Pack, 2002). 이는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

해 부모모니터링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비디오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청한 후 이에 대한 토론과 특정 삽화 부분을 역할놀이 해보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비디오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가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

는 장면, 청소년들끼리 토론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은 통제집단에 비해 비행이나 위험한 성행동 점수에 있어 부모 보고 점수와 

자녀 보고 점수 간 일치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의 실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조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가족 체

크-업(FCU: Family Check-Up) 프로그램은 3회기 단기 개입으로, 1회기 가족면

담, 2회기 전문가에 의한 부모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마지막 3회기 가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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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강화 면담 기법을 활용하는 피드백 세션으로 이

루어진다(Dishion, Nelson, & Kavanagh, 2003). 이 프로그램은 고위험군 비행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이 아닌 개별적 방식으로 적용되었는데, 연구자

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모니터링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자녀에게서 약

물사용 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상담 및 가족생활

교육 현장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모니터링은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

한 중요한 부모양육 기술로서 임상적 가치를 지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와 비행에 있어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삶의만족도: β= 

.099, p<0.001; 비행: β= .109, p<0.05).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의 기울기가 남학생보다 더 가

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모니터링이 자아탄력성을 거쳐 삶의 만족도

로 가는 인과경로가 오직 여학생에게만 의미 있게 나타났던 손보영 외(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관심과 돌봄에 대해 여학생

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부모가 자신의 활동

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수록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선행연구

(정병삼, 2010a)와 연결해서 볼 때,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 점수가 대체로 

낮은 여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는 부모모니터링의 효과를 극대

화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에 있어서도 모니

터링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

수록 비행이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모니터링 수준에 따른 비

행 감소 기울기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니터링이 아주 높

을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행이 여학생보다 오히려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효과

가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하다(박나래 외, 2015; 안혜원, 이재연, 2009; 이상문, 

2016; Cottrell et al., 2007; Jacobson & Crockett, 2000; Kincaid, Jones, Sterrett 

& McKee, 2012; Laird et al., 2003)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Lippold, McHale, Davis와 Kossek(2015)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비행의 기회가 될 만한 맥락적 조건에 더 쉽게 반응하고, 사회통제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외적 통제에 더 민감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비행을 억제할 



298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0호(2017.10)

수 있는 맥락적 조건이자 외적 통제로서 부모모니터링이 잘 작동한다면 남자 

청소년들의 비행수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조절효과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모니터링의 효

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방법 모색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한 조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모니터링을 수행

함에 있어서 특히 정서적인 관심과 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를 아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과 행동 외에 평상시의 감

정적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서적인 모니터링도 병행된다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보다 비행또래와 더 많이 

접촉하고 비행또래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차별화된 노출 및 차별

화된 취약성이론(Walters, 2014)과 남자 청소년들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또래의 

비행문화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Schulte, Ramo & Brown, 2009)는 연구결과들

로 미루어 볼 때, 부모모니터링의 초점을 비행또래와의 상호작용 내용과 빈도

에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자녀의 또래접촉을 낮추

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Keijsers와 동료들(2012)의 종단연

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친구교제에 대해 잘못된 통제를 가하는 경우 청

소년 자녀의 비행또래 접촉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비행수준

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평소 자녀들의 또래 친구들을 잘 

알고 친구의 부모와도 접촉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자녀가 누구를 사귀어야 할지 누구와는 거리를 둬야 할지 

선택의 문제에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주의를 상기시켰다.

이상에서 밝힌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전국 단위의 확률표집에 근거한 패널자

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시간 차원을 횡단적으로 고찰하였다는 한계가 있

다. 특히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부모모니터링은 

연구 수행 시까지 총 2차례밖에 측정되지 않아 추후 변인의 변화 양상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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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부모모니터링을 다각도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는 부모모니터링을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개념화

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부모모니터링의 다양한 방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알려서 아는 것인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자녀는 물론이고 자녀의 친구, 친구의 부모 등을 상대로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행

동과 교제에 대한 규칙을 미리 설정해 놓고 적용함으로써 자녀의 자유 시간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기는 초기, 중기, 후기 각 단계별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생으로 한정되어 향후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더 많은 맥락 변수 및 관련변수들이 모니터링을 주제로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의 강도와 종류, 그리고 모니터링이 행해지는 맥락은 물론

이고 가족 내의 관계의 질이나 분위기, 자녀의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부모

모니터링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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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Childre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

Choi, YounshilㆍBae, Heeboo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al monitoring 

over the whole development of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s’gender using the data of the fourth wave of the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an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monitor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such as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delinquency, and 

mobile phone dependency. Secon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life satisfaction and delinquency.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was lower in female adolescents than in male adolescents. The 

higher the level of monitoring,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life, but the slope of 

female students was steep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And delinquency score 

was higher for male adolescents than for male adolescents. The higher the level of 

monitoring, the lower the score of delinquency, but the slope of male students was 

steep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Even when the level of monitoring was very 

high, it was found that boys' delinquency was lower than that of girls.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 Key words: Monitoring,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Delinquency, Mobile Phone Dependency, Moderating Effect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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