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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류정현 *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적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하고 한국의 사회문

화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문화의 특징인 한국적 가족주의(家族主義)와 효

(孝)가 부모-자녀관계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 문헌 고찰

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온 결론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지각하는 특성인 

강한 동일체감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보고 

자녀를 부모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서로 상보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치관에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을 가족을 근간으로 구성되었

다. 

한국적 가족주의와 효는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가족주의가치관이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

되면서 우리나라의 가문의 발전과 계승으로 이어져 나가는 역할을 했으며, 효는 부모-자녀 관계 

내에서 발생되는 쌍방향적이고 쌍무적인 관계로 낳고 길러준 부모의 사랑(慈)을 자녀가 터득하

여 효(孝)로써 실천하는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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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은 가족이며 부모는 최초의 경험대상이 된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는 그 안에서 아동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

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의 관계맺음의 형식과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며(최상진, 2000), 아동의 성

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Darling & Steinberg, 

1993).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 시키는 데 바람직한 방식이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자녀 양육의 목표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고(Chao, 

1994; Darling & Steinberg, 1993; Susan, Karen, Cynthia & Paul, 1998), 동일한 양육행동도 어떠

한 문화권에 그 개인이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에게 다른 의미로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Spencer & Dornbusch, 1990).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와 서양의 부모-자녀 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기준을 서양이 아닌 타 문화권의 연구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왔다(최수향, 1997). 이러한 현상으로 문화의 특수성이나 고유

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이

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 그 자체를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박영신․김의철, 2004). 그러나 최근까지의 부모-자녀 관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

다수의 연구들이 서양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 연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박수영, 2005).

지금까지의 부모-자녀 관계의 연구들은 양육행동,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양육관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나 서

구의 이론이나 모형에 입각하여 수행된 연구들이 많았다(김효은, 2006; 신건호, 2004; 오경자․문

수경, 2006; 장진아․신희천, 2006; 정선진, 2005). 이로 인해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규명하지 못하여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재은, 1974; 이원영, 1998; 임정하, 2003; 허묘연, 2000; 정선진, 2005). 최근 국내 

연구(박영신․김의철, 2004; 임정하, 2003; 정옥분․김광웅․김동춘․유가효․윤종희․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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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최영희, 1996; 최상진․유가효, 1995)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토착적인 개념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부자자효(父子慈孝)’와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 ‘측은

지심(惻隱之心)’에 의한 부모자녀 간의 강한 동일체감 등이 제시되었다. 부모자녀간의 강한 동일

체감은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경험하는 성향이 높고, 나

의 잘못된 행동은 나만의 잘못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혹은 우리 가문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전

체의 일부분으로 보고 자녀를 부모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자녀양육방식에 따른 것으로 한국적인 

양육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의 연구들에서 많이 간과 되어온 다른 측면으로는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의 차이 및 상호보완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상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엄부자모(嚴父慈母)이다. 이 격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지도, 교육, 훈육을 담당하며 어머니는 가족 내에

서 정서적인 위안자의 역할을 한다(이양희․류정현, 2003; 정옥분외, 1997). 이러한 결과는 전통

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는 부자(父子)관계, 부녀(父女)관계, 모자(母子)관

계, 그리고 모녀(母女)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화권의 특정한 신념이

나 통제 규범과 특정 사고방식 같은 정서적 문화(emotional culture)는 그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

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Gordon, 1989).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의 가치나 신념들도 그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되어 전해 내려온 중요한 가치체계에 영향을 받는

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문화이다(유학주임교수실 편저, 

2000). 한국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가운데에서도 전근대 사회의 지도 이념이었던 유교적 전통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최영진, 2005). 유교적 전통 가운데 가장 구속

력이 강한 것이 가족주의이며(강창동, 1996; 김덕균, 2005; 신수진, 1998; 한경순, 1999), 가족주의

가 한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한국의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옥선화, 1989; 최준식; 

1997).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규모나 형태, 가족 관계 등의 일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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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도 여전히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의 뿌리로 여겨지며 지속되고 있다(김덕균, 2005; 서선

희, 2003; 이수연, 2000; 이영자, 1999; 최영진, 2005; 최정혜, 1999).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家族

主義)는 조선시대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널리 보

급되어 온 가치이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최영진, 2005). 따라서 조선시대의 가족주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효(孝)이다(김문준, 2002; 김병희, 2006; 우준

호, 2006; 유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유한구, 1996; 정옥분 외, 1996; 최경순, 1997). 효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며 그 실천은 살아계신 부모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을 향해서도 효행

을 실천하도록 하는 기본 지침이 되어주고 있다. 

효경에 의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니, 사랑과 공경을 다해 어버이를 섬기면 덕과 가르침이 모든 백성

에게까지 미쳐서 온 천지의 모범이 되니, 이것이 바로 천자(天子)의 효도이다(子曰 愛親者 不敢

惡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敎加於百姓 刑於四海 蓋天子之孝也, 孝經 2章 天子

章)(권영한, 2000)” 즉 효는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시작되며 혈연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로까지 확대되는 개념이며 한국문화에서 인간관계의 연구 특히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될 가치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

되어 감에 따라 우리 고유의 가치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이성용, 2006). 따라서 현재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의 변화는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가치체계가 전

통적인 유형에서 근대적인 유형으로 바뀌는, 즉 동양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가치가 동시에 혼재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규원, 1995; 한남제, 1994). 따라서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와 효가 부모-자녀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 가족의 가족문화는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러한 가족관계의 중심은 가족을 이루는 핵심으로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들 수 있고 이 관계는 

우리의 전통적 ‘효(孝)’ 사상과 연결된다는 것에 기초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부모-

자녀 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먼저, 한국 사회라는 문화적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부모

-자녀 관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특성인 가족주의와 효(孝)가 부모-자녀 

관계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 문헌 고찰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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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최근 우리나라에서 양육에 관한 연구(이원영, 1998; 최수향, 1996)는 서구 문헌에 나오는 ‘권위

있는 양육태도’로 서양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간주하는 

“개별적(differentiated) 부모-자녀관”에 근거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가

족’이라는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전제하고 부모와 자식을 심리적으로 독립된 개별적 존재라고 생

각하지 않는 동양의 부모를 연구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양과는 다르게 한국의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의 일반적 인간관계 윤리와는 

다르며,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친밀한 대인관계, 즉 부자, 군신, 

부부와 같이 자신과 특별한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윤리는 일반인들과의 대인관

계 윤리와 질적으로 다르며(박명석, 1993; 최상진, 2000; 최상진․김혜숙․유승엽, 1994), 한국의 

부모나 자녀는 ‘부모-자식을 하나’로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경험하는 성향이 높다. 최상진(1994)은 이러한 상태를 ‘동

일체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김재은, 1974; 최상진, 1994). 따라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개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

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다른 관계주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계주의 문화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관계이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음

을 볼 수 있다. 한국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계녀서(戒女

書)나 사소절(士小節)과 같은 전통서에 따르면 발달 초기의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

이 막중하다고 이르고 있으며 특히 여아의 교육은 어머니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모든 사

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임정하, 2003). 하지만 전통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만이 강조 되지는 않았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상보적인 관계이다.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차이를 두고 있는 원리는 ‘엄부자모(嚴父

慈母)’라 한다. 또한 전통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엄친(嚴親)’으로 어머니를 ‘자당(慈堂)’으로 칭하였

는데, 아버지를 칭할 때 ‘엄(嚴)’자에 ‘친(親)’자를 덧붙인 것은 ‘온정적인 아버지이면서도 엄한 아

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이계학, 1995).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자녀 사랑의 상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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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지만 나이어린 자녀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두려운 존

재이다. 어머니를 통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은 관계적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관계를 가능하

게 해주는 바탕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모성의 실조는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성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원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부성의 실조는 인간관

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하다. 아버지는 상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자녀의 두려

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자녀의 자기통제 발달에 기여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리고 어

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역할은 다르며, 사랑과 두려움의 대상이자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의 

역할과 자애롭고 헌신적인 사랑의 상징인 어머니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박수영, 

2005).

III. 가족주의와 부모-자녀 관계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가운데에서도 전근대 사회의 지도 이념이었던 유교적 전통

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최영진, 2005). 유교적 전통 가운데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이 가족주의이며, 가족주의가 한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산

되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한국의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옥선화, 1989; 최준식; 1997).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의 규모나 형태, 가족 관계 등의 일련의 변화에도 여전히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의 뿌리로 

여겨지며 지속되고 있다(김덕균, 2005; 서선희, 2003; 이영자, 1999; 최영진, 2005). 

가족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가족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고 그 정의의 공통점을 찾아

내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신수진(1998)은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지속․기능과 관련하여 결정되

는, 가족집단의 단결․영속화․공동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 구성원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을 지

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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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희(1995)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로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인간관계

의 규범으로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보고 가족의 이익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가치지향

을 말한다.” 

최재석(1976)은 “가족중심주의는 사회의 구성단위는 가족이며, 이 가족은 어떠한 사회 집단보

다 중시되며, 한 개인은 이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가족내 인간관계는 상하 서열에 의해 이루

어지며, 이와 같은 인간관계의 원리가 외부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조직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옥선화(1989)는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족 간 등의 4가

지 측면에 대하여 영속적 신념을 가진 특정한 행동의식을 말한다.” 

위의 가족주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이 가치를 제일 중요시 

생각하며,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단결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꾸준히 노력해야하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를 우리나라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를 제일 우위에 두고, 그 가족이 지

속적으로 단결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한국인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조선시대 성리학이 정착되면서부터 유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널리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최영진, 2005). 유교의 정

신이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어왔으나 조선왕조가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으면서 모든 생활과 사상도 성리학의 범주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손

인수, 1978).

유교는 개인과 가족 내에서의 효의 윤리, 그리고 사회와 국가 속에서의 충의 윤리를 기본으로 

한다. 유교의 목표는 본래 ‘修己治人’, 즉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에 있다. 곧 자기 자신을 수

양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 즉,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 내에서의 윤리를 기본으로 

하여 이웃과 사회,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를 포괄한다(김동춘, 2002; 신수진, 1998). 또한 유

교 규범의 원형인 오륜 가운데 제일조가 ‘부자유친(父子有親)’이며 이는 유교가 인간의 가장 기본

적 집단인 ‘가족’을 근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유교의 가족윤리는 개인보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주의의 가치의 최종이 가문의 발전과 계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광규, 1990). 이

것은 효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의 도리는 천성이며, 부모가 나를 낳으시니 대를 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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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중요하다(父子之道 天性也, 父母生之 績莫大焉, 孝經, 11章 父母生績章)(권영한, 2000)”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부모-자식을 하나’로 지각하는 경향

이 두드러진다. 이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나의 

잘못된 행동은 나만의 잘못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혹은 우리 가문에 누를 끼치

는 것이라 여겨지고, 또한 개인의 성취는 곧 가문의 성취로 간주된다. 이것은 한국인 부모가 자녀

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김재은, 1974; 최상진, 1994) 자신의 성취를 가문의 영광으로 보

는 이유 또한 유교의 가족주의에서 우리나라 부모-자녀간의 특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V. 효(孝)와 부모-자녀 관계

효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의 중요한 덕목이다. 일반적으로 효

(孝)란 한자는 자(子) 위에 노(老)의 윗부분 글자가 놓여 형성되어 있는 글자로, 그 형태에서 보듯

이 효는 노부모와 자녀를 나타내며 그 관계는 부모에 대한 아들의 존경심과 부양을 내포한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였으므로, 자녀는 늙으신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방식의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바쳐야 하는 책무와 존경심을 강조하여 왔

다(이성용, 2006). 또한 우준호(2006)는 孝의 어원을 詩經에서 사용된 孝자와 子의 어원을 살펴봄

으로써 ‘尸童을 모시고 지내는 제사에서 음식을 올리다’라고 해석을 했다. 논어에 의하면 ‘살아계

실 때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예로써 하며 제사지내기를 예로써 하는 것(生事

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論語, 2章 爲政)’이라 하였다. 따라서 효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존경하고 봉양하며, 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예를 다해 제사를 지내어 조상의 형상을 받드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효자에 관한 두 가지의 해석은 효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효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며 살아계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봉양하며, 또한 그 부모님

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제사지내기를 예로써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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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유교문화이다. 따라서 유교에

서 이야기하는 효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 조금 더 정확한 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仁)이라할 수 있다. 인이라는 글자는 사람(人)과 둘(二)이라는 

글자를 합하여 놓은 것으로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

다(유학주임교수실 편저, 2000). 공자는 논어에서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樊遲問仁 子曰愛, 

論語, 12章 顔淵)’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계 맺는 것이 무엇인가? 즉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다. 오륜(五倫)의 제일 덕목인 부자유친(父子有親)은 부모와 자식 사이

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친(親)’자의 ‘가깝다’는 것은 사랑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친(親)’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규범에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는 ‘사랑’이라는 하위규범을 지켜야 하고, 자식은 ‘효’라는 하위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인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며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를 하나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효를 말하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부자자효(父子慈孝)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 쌍방향적이고 쌍무적인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석․김익기, 

2000; 이성용, 2006). 즉, 효란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죽을 때까지 

내내 자녀에게 쏟는 부모의 정성과 사랑(慈)을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올바로 터득하여 효(孝)

로서 실천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와 유교의 바탕을 둔 한국적 가족주의와 효가 어떻게 관

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수성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인물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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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이며 아버지와 자

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다르다. 한국적 가족주의는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정의는 

사회의 기본적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를 제일 우위에 두고,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단결되

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족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조선시대 성리학이 정착되면서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족주의는 가문의 발전과 계승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는 역할이다. 효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며 살아계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봉양하며 또한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제사지내기를 예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적 

효는 유교에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유교의 핵심사상인 인(仁)사상 역시 그 시작이 부모와 자녀

의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쌍방향적 쌍무적인 부자자효(父子慈孝)로 나를 태어나게 해

주고 길러준 부모의 사랑(慈)을 자녀가 터득하여 효(孝)로써 실천하는 규범 윤리라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우리나라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중

요한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의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모-자녀 관계를 재정

립하고 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유지시켜온 유교의 가족주의와 효에 대한 경험

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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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arent-Child Relation,

Familism, and Hyo

Ryu, Jung-Hyun *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an the concepts of parents and 

children relationship, Familism and Hyo(孝)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from the study, we found 

some unique Korean cultural features in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First, Koreans have ‘blood solidarity’ concept between family members. Parents think their children 

as some kind of their clone(alter ego), not just as independent existence. 

Second, traditional Hyo can exist with relation to parents’ labour for nurturing, it is on-sided 

relationship emphasizing children’s responsibility; the Hyo should be practiced after parents die as well 

as while parents live. 

Finally, traditional Familism based on the confucianism value of “ka(家; meaning of family)” and has 

placed and emphasis on parents and children. “Familism” which is the central governing principle in 

Korean families has been related to the individual, the family and the society. 

Key words :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Familism, Hyo(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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