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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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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간의 관계를 구조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와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남녀 중학생 328명에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중도에 동의의사를 철회한 학생의 설문지를 제외한 31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직접 경로가 유의할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의 이중매

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영향 미치는 부모

의 심리적 통제라는 환경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결과로서 우울 및 공격성과 같은 청

소년의 내적 특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의 순차적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 미친다는 것

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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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관심과 성취 기대로 인해 자녀의 욕

구나 발달을 존중하기 보다는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신

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독립성이나 스스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을 저해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왜곡되게 평가하거나 자신감이 결여 될 수 있다(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지와 통제적 양육으로 구분할 때, 지지적 양육태도는 애정, 

온정, 수용, 반응적 특성을 보이는 양육태도를 일컫는 반면, 통제적 양육태도는 강압, 

감독, 처벌, 애정철회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자녀의 적응적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

는 지지적 양육태도와는 달리,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

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등 그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이에 Barber(2002)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적 양육태도를 ‘행동

적 통제’, 그리고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이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활동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 하는 

특성을 갖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

내었다(Barber et al., 2005; Stolz, Barber & Olsen, 2005). 반면에 자녀의 정서 및 

심리적 욕구를 통제함으로서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부모의 심

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Stolz et al., 2005)과 불안(Soenens et al., 2008), 비행, 

반사회성 등의 외현화 문제(Albrecht, Galambos & Jansson, 2007; Barber, Bean & 

Erickson, 2002), 학업지연행동(백승순, 2014; 백지은, 이승연, 2016), 심리적 부적응

(엄현정, 민경화, 2017) 등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

제할 때 자녀는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행동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안명희, 신희수, 2012),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 있는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 가

운데 우울과 공격성을 상정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과 밀접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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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무

시하고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방해하므로(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그 결과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김미원, 박영신, 2012; 정우희, 이

지연, 2013). 이와 비슷하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특히 자녀의 우울이나 낮은 자존

감과 관련되는(Caron, Weiss & Harris, 2003) 등,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을 예측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Soenens et al., 2005).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외현적 문제로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심리

적 해를 끼치기 위해 행하는 공격행동과 감정적인 반응으로 설명된다(이은아, 천성문, 

2013).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증가하는 

독립의 욕구와 자율성을 침해받음으로서 적응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Olsen et al., 2002), 부모로부터의 좌절경험은 가정 밖에서의 공격성을 야기 시

킬 수 있다(김민정, 도현심, 2001).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공격성을 야

기 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설명되어진다(한송이, 장석진, 2015; 한은미, 2014). 또

한,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할 경우, 자녀는 이러한 부모를 공격적 행동의 롤 

모델로 삼았으며 자녀들은 더 많은 공격 행동을 나타내었다(김미원, 박영신, 2012). 

특히,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유

발하는 위험요인이 되며(윤언정, 김경연, 2012; Kuppens et al., 2009),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가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Loukas, Paulos & 

Robinson, 2005). 이와는 달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

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 또한 발견할 수 있었

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들의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련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라는 환경적 변인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인 우울이나 공격성을 유발하는 과정에

서 청소년들의 개인 내적인 성격 특성이 과정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상정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주의의 특성이 대인관계적 차원을 통해 표현된 특성으

로서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완벽주의의 표현적 욕구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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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완벽하

게 보이려는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보이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은 은폐

하고 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증진시키려는 경향이 있다(Hewitt et al., 

2003). 즉, 이들은 결함 없는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만을 타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완

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하고 자신의 불완전한 내적 특성들은 은폐하려 들기 때문에 심

리적 문제들이 더 커지게 된다(하정희, 2017). 

이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부모들은 엄격하고 비판적이며 성취 지향적으로 자녀를 양육하

며,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자녀들은 부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부모

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

존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Soenens, Vansteenkiste, Luyten & Goossens, 2006). 

만일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 경우 자녀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수용하지 못함

으로서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자신의 측면들은 은폐하고 부모로부터 수용될만한 측면만

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하정희, 2017).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자

녀는 부모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고자 불완전한 스스로의 모습을 가린 채 자신의 완

벽한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애쓰게 된다(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이와 같이 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한 모습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제시하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하정희, 2017). 

아울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하

고 자신의 불완전한 내적 특성들은 은폐하려 들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들이 더 커지게 

된다(하정희,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걱정, 우울감, 심리

적 부적응과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Flett, Coulter & Hewitt, 2012; Hewitt et al., 

2011), 특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 간의 관련성이 입증된 

바 있다(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Hewitt et al., 2003; Hewitt et al., 

2011). 즉, 완벽하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은폐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기방어적인 제시 방식은 우울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Joiner, 

2001; Sheffer, Penn & Cassisi, 2001). 

한편, 완벽주의와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공격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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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편파

적 귀인을 함으로써 인지적 결핍을 경험하는데,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Lochman & Dodge, 1994).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부과한 높은 기준을 타인에게도 부과하여 상대방의 실수나 

결점을 발견함으로서 실망을 하며, 대상이 되는 사람의 분노를 유발함으로서 결과적

으로는 양자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Burns, 1980). 하정희, 임연욱, 하

영자(2011)는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인지에 포함되는 역기능적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밝힌바 있으며, 곽혜경(2008)은 완벽주의의 하위변인 가운데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

의 기대, 조직화 차원이 공격성과 유의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비슷

한 맥락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청소년의 분노표현이 유의하게 관련되는데(하정

희, 2017), 이는 분노를 지나치게 표출하는 것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를 전

제로 하여(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공격성 간의 관련성

을 추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및 공격성 간

의 관련성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우울 

및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한편, 우울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한 고등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나타

내었다(주지영, 2009). 이와 비슷하게, 청소년 자녀가 우울감을 경험할 경우에 부모가 

이러한 자녀를 거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이 커졌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Hale et al., 2008). 또한, 우울 진단을 받은 13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장소에서 공격적으

로 행동하였고, 1/4 정도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여러 장소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Knox, King, Hanna, Logan & Ghaziuddin, 2000). 이렇듯 선행

연구들을 통해 우울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을 통해 공격성에 이르게 된다는 김수정과 이지연(2017)의 연구결

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공격성은 청소년의 내적 요인은 물론 부모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다(Marsee & Frick, 2007; Michael & 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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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우울 및 공격성 각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동

시에 부오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공격성에 이르게 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

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토대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 우울,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를 매개로 하여 우울과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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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 남녀공학 두 곳과 여학교 한 곳의 총 세 개 중학교에 재학 중

인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실시를 위해 연구자가 학급단위

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였는데, 연구에 동의한 328명의 중학생들이 설문을 작성하였고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중도에 동의의사를 철회한 총 12명의 학생의 설문지를 제외한 후 316

명(남 60명(19%), 여 252명(79.7%), 무응답 4명(1.3%))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

다. 평균연령은 15.31(SD=.90)이었고, 연구대상은 성별로 볼 때 여학생이 80%를 차지

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DAPC: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 

Soenens 등(2007)이 제작하고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Bart(2008)가 한국어로 타당

화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두 가지 하위요인인 ‘분리불안 심리

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구성된다. 먼저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불안함을 느낌으로

서 통제를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된다(ex. 내가 모든 것을 부모님과 

함께 할 때만 나에게 사랑을 보이신다). 아울러,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취

지향적이며 완벽주의적인 태도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진다(ex. 내

가 실수를 하면 실망스러워 하신다). 하위 요인 별로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는데,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의 합이 클수록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및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Soenens, Vansteenkiste, 

Luyten(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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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80이었고,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로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고 부모 모두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분리

불안 심리적 통제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90. 

.95로 나타났다.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s: 

Korean Version)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하는 완벽주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 등(2003)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한국 문화에 적합하게 문항을 개

발한 후 타당화 작업을 거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하정희, 2011)를 이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

(ex.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불완

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ex. 나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지적받는 것이 무

척 싫다), 그리고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ex. 내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

으려고 한다)문항 각각 8, 5, 6 문항이다. 이 척도는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하정희(2011) 연구에서의 하위차원의 계수(Cronbach α)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

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이 .88, .75, .75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계수(Cronbach α)는 하위차원 별로 .91, .80, .75이다. 

3) 우울 척도(CES-D) 

청소년의 우울감은 전겸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것

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 네 개(ex. 비교적 잘 지낸

다), 부정적인 문항 열여섯 개(ex. 모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진다)로 이루어지며, 긍정

적인 문항들은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는데 점수의 합이 

클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와 이민규(1992) 연구를 통

한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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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격성 척도(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고자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Buss와 Durkee 

(1957)의 척도에 대해 최선이(2002)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크게 공격성, 적의성, 죄의식을 측정하며, 총 여덟 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재는 하위척도 가운데 물리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 각 4문항으로 구성된 다섯 개 하위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때, 물리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행위를 말하고(ex. 나는 누가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좀처럼 맞서서 같이 때리지 않는다), 간접적 공격성은 공격성

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악의가 있는 험담 혹은 짓궂은 장난을 의미한다

(ex. 나는 화가 났을 때 가끔 문을 “꽝” 닫는다).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한다던지 저주하는 것을 일컬으며(ex. 나는 때때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 부정성은 타인과 협동하지 않고 반항하거나 타인의 의견과 반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ex.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침묵으로 그를 

대하는 편이다.). 흥분성은 타인에게 쉽게 화를 내고 모욕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ex.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결코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되며 평정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지는데, 점수 합이 클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희와 이은주(2017) 연구에서 이용한 척도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

(Cronbach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4, 

하위척도의 신뢰도계수는 .61∼.7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 분석에서는 SPSS Statistic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기술통

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남녀 별로 변인 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

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인 별로 분포의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측정모형을 추정하여 

각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latent variables)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측정모형을 추정하고 그 다음으로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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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Anderson & Gerbing, 1988),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

를 알아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x2/p,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절대적 적합지수로 살펴보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제안모형에 대한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표준 적합지수인 TLI와 비교적

합도 CFI를 이용하였다. 보통 TLI와 CFI 지수가 .90 이상이면 대체로 적합한 적합도

로 해석하며(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RMSEA 지수의 경우 .01 이하는 가장 잘 

적합, .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 .10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Steiger, 1990).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에 대한 매개효과가 유

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을 실시하였다. Cheung와 Lau(2008)에 따르면, 간접

효과의 표본이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Bootstrapping를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95% 신뢰구간에서 10,000번 이상 리샘플링

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아울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동시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및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매개경

로들에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표 1에서와 같이 자료의 다변량 정상분포를 검증하고

자 관측변수들에 대한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해 왜도는 -.54부터 1.21, 첨도는 -.59에서 1.01로 나타났으며, 각 관측변수의 분포

가 각각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관측변수들의 분포가 정규분포 가정

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Byrne, 2001).  

아울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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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인의 경우 측정 변인을 개별 문항으로 사용할 때 추정 오차가 증가하여 신뢰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된 바 있다(문수백, 2009). 이에 우울의 문항을 무선 할당하여 

2개의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과 표 2를 통해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들

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공격성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우울 및 공격성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공격성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나타내었다.  

표 1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N =316)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심리적 

통제

1. 분리불안 심리통제 - .72*** .27*** .09 .29*** .36*** .37*** .12* .09 .24*** .17** .06

2. 성취지향 심리통제 - .28*** .08 .29*** .43*** .42*** .08 .10 .25*** .22*** .0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3. 자기노력 - .50*** .55*** .25*** .29*** .05 .13* .16** .27*** .17**

4. 은폐노력_행동 - .41*** .22*** .25*** .08 .28*** .19*** .21*** .07

5. 은폐노력_언어 - .28*** .35*** .03 .01 .14** .26*** -.04

우울
6. 우울 1 - .83*** .10 .23*** .21*** .24*** -.04

7. 우울 2 - .08 .26*** .23*** .27*** -.02

공격성

8. 물리적공격성 - .33*** .25*** .29*** .24***

9. 간접공격성 - .26*** .29*** .12*

10.부정성 - .29*** .35***

11.흥분성 - .22***

12.언어적공격성 -

평균 1.66 1.65 3.93 5.09 3.97 1.73 1.81 2.68 3.07 3.26 2.73 3.27

표준편차 .59 .68 1.20 1.14 1.00 .63 .67 .80 .73 .68 .68 .69

왜도 1.08 1.21 .15 -.54 -.06 1.02 .86 .17 -.08 .09 .15 -.31

첨도 .95 1.01 -.14 .36 .31 .77 .19 -.23 -.59 -.06 .22 .3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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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1. 심리적 통제 - .31*** .45*** .25***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37*** .29***

3. 우울 - .25***

4. 공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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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설모형 검증 결과   

가설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인

들의 측정 모형을 살펴보았고(이학식, 임지훈, 2007), x2(N =316, df=48)은 138.39(p 

<.001), CFI는 .93, TLI는 .90, RMSEA는 .08로 나타났다(표 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모형은 적합도가 대체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바, 12

개의 측정변수가 4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2 df p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모형 138.39 48 .00 .93 .90 .07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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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S. E.)

검정통계량

(C. R)

심리적 

통제

분리불안 심리통제 1.00 .81***

성취지향 심리통제 1.23 .89*** .12 10.5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1.00 .80***

은폐노력_행동 .73 .62*** .08 9.10

은폐노력_언어 .72 .70*** .07 9.76

우울
우울1 1.00 .89***

우울2 1.12 .94*** .07 15.41

공격성

공격_물리적 1.00 .49***

공격_간접공격 .94 .50*** .17 5.53

공격_부정성 1.02 .58*** .17 5.91

공격_흥분성 1.04 .60*** .17 5.97

공격_언어적공격성 .71 .40*** .15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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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시제시,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

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간의 직접 경로와 부모

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가정하는 간접경로 모두를 포함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도

를 확인하였다. 

표 5를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CFI와 TLI, RMSEA에 대한 적합도 지수 

값이 비교적 양호하여, 이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에 대한 변수들의 모

수를 추정하여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를 그림 2 및 표 6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38, p < .001)와 우울(.40, p <

.001)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공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

다(.15, n.s.).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우울(.27, p < .001) 및 공격성(.26, p < .01)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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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우울 또한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19, p < .05).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개경로에 팬텀변

수를 설정하였고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 해석 시에는 하한값(lower)부터 상한값(upper) 사이에 0이 없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가정하므로(Bollen & Stein, 1992)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경로들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로 하여 우울 및 공격성에 각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도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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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df p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최종모형 138.39 48 .00 .93 .90 .077(.062∼.093)

표 5

최종모형의 적합도 

측정변인 간 경로계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S. E.)

검정통계량

(C. R)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79 .38*** .14 5.46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우울 .48 .40*** .08 6.04

부모의 심리적 통제 → 공격성 .13 .15 .07 1.7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우울 .16 .27*** .04 3.9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공격성 .11 .26** .04 2.77

우울 → 공격성 .13 .19* .0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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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모수의 추정치, 표준오차 및 검정통계량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 E.)
p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우울 .123*** .038 .000 .061 .212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공격성 .082** .034 .007 .026 .164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우울 → 공격성 .062* .035 .043 .002 .142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우울

→ 공격성
.016* .010 .029 .00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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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매개효과 검증결과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

- 110 -

Ⅳ. 논  의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전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

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의 직접 경로가 유의함은 물론, 이들 간의 관

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보

여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간 관련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설명해준다(김미원, 박영신, 2012; 정우희, 이지연, 

2013; Caron, Weiss & Harris, 2003; Soenens et al., 2005).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

제와 공격성 간 관계를 설명해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김미원, 박영신, 2012;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윤언정, 김경연, 2012; 한송이, 장석진, 2015; 한은미, 

2014; Kuppens et al., 2009; Loukas, Paulos, Robinson, 2005), 본 연구의 최종 모형

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간의 관련성이 매우 크기 때

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라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이 심리적 통

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영향을 미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커질수록 우울과 

공격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하정희, 2017).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

게 통제하거나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자녀를 조정하려 할수록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모습은 최대한 은폐하며 부모에게 수

용될만한 측면만을 나타내려 노력하는 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큰 청소년들은 우울과 공격성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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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지각하며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는 자기제시 방식은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Joiner, 

2001; Sheffer, Penn & Cassisi, 2001), 더 나아가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감정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일종의 역

기능적 분노표현으로 전제할 때, 이러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완벽주의의 특성과 밀

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Stoeber & Roche, 2014). 특히,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완벽한 모습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특성적 완벽주

의의 하위차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

주의의 특성과 언어적·행동적 은폐나 완벽한 모습만을 드러내려는 특성에 있어서 유

사하다고 알려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불완전함 은폐_언어적’ 및 ‘불완전함 은폐_

행동적’ 하위 차원(하정희, 2011)은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하정희, 2017). 아울러,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완벽함의 수준과 실제 수행 결과 간의 차이로 인해 큰 분노를 경험한다는

(Macedo et al., 2009; Saboonchi & Lundh, 2003) 연구들을 고려할 때, 분노와 밀접

한 관련성이 크게 나타난 공격성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의 관련성에 대해 본 연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와의 관련성, 그리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공격성에 이른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우울과 공격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

해 밝혀진 바 있다. 즉, 우울은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정서적 특성 중 하나이며(김유자, 백용매, 2000), 우울과 공격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주지영, 2009; 홍태화, 황순택, 2015; Hale et al., 2008; Knox, King, Hanna, 

Logan & Ghaziuddin, 2000). 또한, 우울이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일 개인에게 적

절한 규제가 없을 경우 우울한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Ferguson 

등(2005)의 연구도 우울과 공격성간의 관련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는 부

모의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울감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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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또래 관계에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분출될 수 있다고 보

고한 김수정과 이지연(2017)의 연구 결과와도 본 연구 결과는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크게 지각할수록 부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할만한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려 함으로서 우울을 크게 느낄 것이며, 그 

결과 공격성 또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한 의의와 청소년 교육 및 상담에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에 영향

을 미쳐서 우울과 공격성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크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좌절경험을 반복하면서 자긍

심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정서가 커짐으로서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를 겪게 되며

(Barber & Harmon, 2002), 이러한 좌절경험은 가정 밖에서의 공격적 행동으로도 나

타날 수 있다(김민정, 도현심, 2001).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모습만을 드러내

고 그렇지 않은 모습은 행동적, 언어적으로 은폐하는 방어적인 제시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감을 느끼게 되고 공격성 또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환경적 특성으로서 부모의 양육 태도나 부모-자녀 간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 개개인의 실질적 개입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들의 우울과 공격성에 직접

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의 불완전함을 은폐하려

는 성격적 특성에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울이나 공격성

이 큰 청소년인 경우, 부모의 통제 방식과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우울이나 공격성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청소년 

입장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방식을 살피고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양육방식을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시기가 완벽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 Stoeber & Childs, 2011),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의 대

인관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격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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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변인들을 살펴보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한 심리적 결과를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의 이론적, 실용적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금까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 간의 관련성이 다수 밝혀졌으나, 대부

분 그 대상이 대학생이나 성인이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우울 간의 관련성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공적 이미지가 

주변 친구들에게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한 시기로서 자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는 때라 할 수 있다(Hewitt et al., 2011).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는 평가

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회피하거나 대화

를 피하려 할 것이며, 보다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특성이 심해질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우울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들이 대인관계에서 실수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갖고 들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는 대신 있는 그대로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

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공격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파악한 것은 거의 없었고, 주로 분노와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 전부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분노 표현에서 더 나아가 

공격성 그 자체와 대인관계에서의 완벽주의 성격 특성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의 관

련성을 발견함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청소년들이 우울뿐만 아니라 공격성 또한 크게 지각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다룸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이나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먼저 본 연구는 남녀 공학과 

여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세 곳에서 연구에 자발적 동의를 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설문지에 응답한 80%가 여학생이었다. 남녀 별로 변인

들 간 차이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모든 변인들에서 성별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

였으나, 이러한 표본 특성은 본 연구의 분명한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는 남녀 비율 및 다양한 청소년 연령대를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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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 모두

를 평정하게 하였다. 부모 전체의 연구 결과 또한 의미가 있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를 부모 전체가 아닌 부, 모 각각에게 평정토록 한다면, 청

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부모 각각의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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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egards to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on, aggression,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mongst adolescents

Jue, Juliet*·Ha, Junghee**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Additionally, we attempted to elucidate the mediating role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depression/aggressio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depression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aggress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urvey data of 316 middle school students in capital area were harvested and then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had an impact up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depression. In addi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worked as a mediat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depression,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aggression. Second,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depress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other words,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had an influence up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mongst 

adolescents, and adolescents with strong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experienced 

more depression which in turn had an effect on agg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cess of influencing depression and aggression by better understanding key 

environmental and internal variables was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depression,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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