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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 윤 주 김 윤 주‡

한양사이버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참가자는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24명에게 한국판 부

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K-PSI-SF), 심리적 안녕감 검사(PWBS) 및 부모 양육태도 검사

(PAT)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2명씩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집단에게 실시한

NLP 상담 프로그램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NLP의 전제조건과 주요기법을 새롭게 구성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총 8회기로 1주 1회씩 8주에 걸쳐 실시되었고 각 회기는 2시간가량으

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후 조사가 이루어졌고, 4주 후 실험집단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증,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그리

고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NLP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

해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양육태도에 유

의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추적 조사까지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NLP, 부모교육,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

†이 논문은 정윤주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윤주, (133-79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Tel: 02-2290-0361. Fax: 02-2290-0602. E-mail: lovejina@hy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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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종종 무한하고 불

변하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빗대어지곤 한다. 그

만큼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 양육은 보편적으로

생각되어 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 부모의

대표적 역할이자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며 심리적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축복되고 가치 있는 일임

에 틀림없지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부응하며 자녀를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 됨의 중요성을 인식

하면서도 실제 그 역할을 거의 준비하지 못하고

부모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Jaffe, 1997), 양육을

통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

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부딪히며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전수받지 않

은 일인 부모역할은,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

해부족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 혼란과 함께 신체

적 피로감, 경제적 부담 및 여가활동과 개인생활

의 제약 등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반한다(홍희란, 2002).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급속한 환경적 변화와 핵가족화의 증가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진 반면 대리적 경험과 다른 가

족원의 도움이라는 대가족 지지체제 없이 부부

둘만의 힘만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부

모들의 양육부담은 더욱 증가 되었다(김기현,

2000). 맞벌이 가족,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

및 재혼 가족의 꾸준한 증가 또한 부모로서의 정

체성, 역할 및 관계변화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

로 인해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점점 자신감을 잃

으며 양육에 대한 막연한 심리적 불안과 부모역

할 수행에 대한 고통 및 갈등을 호소한다.

이와 같이 부모 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

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한다

(Abidin, 1990).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체계 내에서

부모라면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므로 간과하기 쉽지만,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누적되어 부모 자신

의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각종 스트레스와 복합되어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조성하게 되므

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

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bidin(1992)은,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삶의

태도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이는 다시 양육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하였고, 권연희(2002)는 이러

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결국 자녀의 사회적, 정서

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연구하였

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만족감

과 양육태도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간주된다고 하겠다.

부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 또한 양육스트레스

와 맞물려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변인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만족감은 일

상생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적응하는 가운데

느끼는 정서로서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행복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다가

(하해영, 2010), Ryff(1989)에 의하여 심리적 안녕

감(psychological well-bing)이라고 명명되었다.

Ryff는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주

관적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한



NLP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 487 -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영

향을 주는 심리적인 측면들의 합이라고 하였다.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

을 줄뿐 아니라(송아람, 2005), 자신감의 결여,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약화, 존재가치의 상실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분노, 원망 및 절망감 등으로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

의 부정적 심리상태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신

념의 상실로 이어지는 등 양육태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윤의정, 2012).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이 예기치 않은 생활사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

는 양육을 담당하며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는 부

모에게, 안정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자녀

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

심리 요소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더불

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 자신과 자녀에게

도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주요 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

함에 있어 유아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Becker, 1964). 부

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하는가

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측면에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한우진, 2008), 양육태도의 중

요성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강경애

(2010)는 부모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

육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발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행동은 부모의 양

육태도에 따른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며 극복

하고 보람과 만족감을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양

육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감소시킴과 동시에 부모

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

로 변화시키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보겠다.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부모 모두가 느끼

는 문제이고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양육태도 또

한 부모 모두에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그

리고 양육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예

로부터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주

양육자로 인식되어져 왔고, 자녀 양육의 주된 책

임자는 어머니라는 문화적, 사회적 토대 속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

문이다. 실제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바쁜 직장일과 사회 활동 등으로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고(박삼수, 2004), 양육의

책임은 거의 어머니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가 의미 있게 높다고 보고하고있다(박해미,

1994). 또한 Crnic과 Greenberg(1990)는, 일반적으

로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전

반적인 책임을 지고 자녀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

으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육

에서 요구되는 부담감과 정서적 긴장감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양육스트레

스가 높은 어머니는 강압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

며 비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김원옥, 강현숙,

조결자, 송영아와 지은선, 2008), 자신의 양육능력

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여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

게 되었을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져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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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

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특히 어머

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

머니의 우울정도가 낮고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로 대하고 지

시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는 덜 보이며(송신영, 박

성연, 2008),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어머니의 심리적 안

녕감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의 성향은 더

높아진다(송아람, 2005). 또한 어머니의 삶의 만족

도가 높으면 자녀에게 설명적이고 자율성을 촉진

시키는 양육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은진, 2009). 국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

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통제, 거

부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자율, 애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더 높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Desjardins, Zelenski, & Coplan,

2008). 또한 Abidin(1990)은 어머니 양육행동을 보

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내적 요

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고, Luster와 Okagaki

(1993)은 특히 어머니의 심리요소를 고려해야 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또한 양육에 있어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Bowlby(1969)는 자녀의 지적, 사

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조건이 어머

니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존재와

양육태도 등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Schaefer와 Bayler(1967)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인성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정보가 높고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자율성

을 주고 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

였다. 어머니 양육태도의 중요성 관련 연구는 국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어머니가 과보호적

이거나 거부적일 경우 자녀가 의존적이고 퇴행적

인 행동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원영,

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수준이 높음이 검증되었다

(권옥자, 1987).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

가 처벌중심의 엄격한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사회

적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회영, 1992).

이처럼 양육의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

치는 영향력은, 특히 유아기와 학령기의 자녀에게

서 더욱 강조되어 질 수 있다. 유아기와 학령기의

자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므로 이시기 자녀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심

리적 안녕감, 그리고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예서현(2004)은, 유아기와 학

령기 아동의 발달단계나 심리적 특성 및 행동 특

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는 가정이 매우 중요

한 주변 환경으로 작용하고 부모가 영향력 있는

모델로서 역할 하므로 아동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즉,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어머니로서, 이시기의 어머니는 의식적으로

든 무의식적으로든 자녀의 지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순옥 2002). 학령기 아동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느

냐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고혜진, 2003)가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새

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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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동이 중요하다는 연구(정현희, 2003)도 있다.

따라서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특히 유

아기 및 학령기 자녀에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양육태도가 이 시기의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 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간 부모의 자녀 양육

을 돕기 위한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

되었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적용하기도 하고 우리 문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왔다. 이러한 프로

그램들은 대부분 효과적인 부모역할과 의사소통,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관

계에 대한 이해, 훈육방법을 중심 내용으로 부모

의 양육기술훈련, 문제해결, 자기인식증진, 정보나

누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연미희, 김진숙,

2001). 즉, 부모의 효율적인 양육을 돕기 위하여

부모 당사자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녀 양육의 방법적 훈련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

인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것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부모 교육 프로

그램의 동향(조진형, 2009)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부모 역할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존의 부모교육의 방법적 맥락 안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NLP(Neuro

linguistic programing) 기법을 이용한 상담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NLP는 인간 행동에 대한 다양한 행동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인지적 접근들을 포괄적으로 통

합한 새로운 상담 방식으로, 미국에서 1970년대에

개발되고 우리나라에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다

(박영숙, 2009). 도입 이래로 NL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NLP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활발하게

보급되고는 있지만, NLP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NLP의 N

(Neuro)은 신경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이

다섯 개의 감각기관과 중추신경계를 통해 이루어

짐을 말한다. L(Linguistic)은 언어를 의미하는데

신경계로 들어온 정보가 언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재구조화되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P(Programming)는 컴퓨터 용어와 같은 프로그램

화를 뜻하고, 신경계와 언어가 지니게 되는 특정

한 구조와 일련의 패턴, 체계적인 과정이 프로그

램화되어 저장되고 나타남을 의미한다. 요컨대

NLP는 어떠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라도 신경-

언어의 프로그래밍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성되거나

수정될 수 있기에, 그러한 원리를 통하여 부정적

인 행동이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치료하여 긍정

적인 새로운 행동과 마음을 형성하도록 돕도록

개발된 이론이자 상담 프로그램이다(설기문,

2003).

NLP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NLP의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해 그 활용분야가 상담과 심리치료분야,

교육분야, 경영과 산업분야, 건강관련분야, 스포츠

와 예술분야 등으로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NLP의 자기성장

이나 자기존중감 또는 내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NLP 기법을 이용한 부모역할 증

진 프로그램 효과연구(채경선, 2006)와 NLP 교육

경험이 성인의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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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미치는 효과연구(박영숙, 2009)를 비롯하

여, NLP 집단 상담이 성인의 우울증 감소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김정은, 2010)가 있다. 또

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질

에 미치는 효과연구(서금택, 2010)와, NLP 자기성

장프로그램 훈련이 기업체 성인학습자의 자기존

중감에 미치는 효과연구(김대식, 2008), 그리고 통

합예술치료를 포함한 NLP 집단 상담이 중년기

성인의 자존감향상과 자기개념형성에 미치는 효

과연구(이순선, 2009)도 NLP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입증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설기문(2003)은

NLP가 인간의 내적 성찰을 위한 마음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기술

로서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극적이

라고 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이는

NLP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이 비교

적 단시간에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

이고 구체적인 기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특히 양육자로서의 역할, 주부로서의 역할 그

리고 때로는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머니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들로부터 유추해 볼 때, NLP 상담 프로그

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녕

감 향상, 그리고 양육태도 변화에 가져올 구체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NLP의 기법은 대부분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분리하고 긍정적 기억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경험을 재구

조화하도록 유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동시에 긍정의도 탐색

과정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보여 지는 행

동 자체에만 주의를 주기 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자녀와의 래포를 강화하

는 다양한 기법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NLP의 ‘인간은 변화를 위한 모

든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이

해하고 앵커링 기법과 우수성의 원 기법 등을 체

험하며, 양육과 관련된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걸친 부정적 경험을 중화시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 향상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포지션 체인지 기법, 아웃컴 프레임 기

법과 시간선 기법들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이

고 실현가능한 행동 계획을 설정하게 도움으로써,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양육태

도의 긍정적 변화를 체험하도록 할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NLP 상담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다양한 교육 및 치료적 효과를 제공해 주고 단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 자기성장을 위한

실질적 기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아기 및 학

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녕감 향상, 그리고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까지 이러한 각도에서 NLP 상담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그간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NLP 상담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여 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양육태도 변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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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χ2 p
N=12 비율(%) N=12 비율(%) N=24 비율(%)

연령

30대 4 33.3 5 41.7 9 37.5

2.188 .33540대 6 50.0 7 58.3 13 54.2

50대 2 16.7 0 0 2 8.3

학력

고졸 1 8.3 0 0 1 4.2

1.067 .587대졸 7 58.3 8 66.7 15 62.5

대학원 4 33.3 4 33.3 8 33.3

직업

전업주부 8 66.7 8 66.7 16 66.7

2.000 .736

파트타임 1 8.3 1 8.3 2 8.3

회사원 0 0 1 8.3 1 4.2

전문직 2 16.7 2 16.7 4 16.7

자영업 1 8.3 0 0 1 4.2

자녀수

1명 2 16.7 3 25.0 5 20.8

.267 .8752명 8 66.7 7 58.3 15 62.5

3명 2 16.7 2 16.7 4 16.7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인에 대한 동질성 검증

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의 내적 변화를 통한 심리

상담의 효과뿐 아니라 양육에 임하는 정서적, 태

도적 변화를 통한 부모교육의 효과까지 검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1. NLP 상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

미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2. NLP 상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

미하게 증진시킬 것이다.

가설3. NLP 상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유의미하

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가설4. NLP 상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적·태도적 변화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2012년 10월 미국 오리건 주 유진

시에 거주하는 만 2세부터 만 12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NLP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신청자는 1년 이상

35년 미만 해외 거주 기간을 가진 어머니 24명으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2명씩 무선 할당

하였고, 두 집단 전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가자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에 대한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

단임이 검증되었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각 변인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는 표 1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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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척도(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이 척도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Abidin(1995)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하여 제작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2008)가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만 1세에서 12세까지 아

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의 고

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까다로

운 아동의 3개 하위영역으로 측정한다. 각 하위영

역은 각각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각 문항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정경미 등(2008)의 연구에서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S).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Ryff(1989)에 의해 개발

된 심리적 안녕감 검사를 Ryff, Lee, 및 Na(1993)

가 보완하고, 이를 국내에서 김명소, 김혜원, 차경

호(2001)가 번안하고 수정하여 46문항으로 선별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

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으로 구성된 6

개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하위영역당

7~8문항씩 총 46문항이고 6점 평정 척도에 의해

답하도록 되어있다. 정적 문항 23문항과 부적 문

항 23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심리적 안녕감 점

수로 사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김명

소 등(2001)의 연구에서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척도(Parenting Attitude Test:

PAT).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임호찬(2008)이

표준화 단계를 거쳐 개발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

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3문항이고, 모든

문항은 5점 척도 상으로 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 자녀의 연령과 학업성

취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미국의 소도시라는 환

경을 고려하여 지지표현, 간섭, 처벌, 비일관성 등

4개의 영역 부분만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자료 분석에 사용한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임호

찬(200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지지표

현), .69(간섭), .72(처벌), .71(비일관성)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지지표현), .81(간섭), .81(처벌),

.91(비일관성)으로 나타났다.

실험 절차 및 처치 프로그램

본 연구의 상담 프로그램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특

성을 고려하여 NLP를 기반으로 한 전제조건과

주요기법들을 이용하여 부모교육의 맥락 안에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총 8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종료 4주후 한차례의 추수회기를 실시하였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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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회기별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1
방향

제시

목표

1. 프로그램 진행절차와 일정을 소개하고 측정도구별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2. NLP의 개발배경과 의미를 설명하여 내담자의 개념이해를 돕는다.

3. 내담자가 자기소개를 접목시킨 포지션 체인지 기법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NLP를 접

하도록 유도한다.

내용

- 구조화: 강사소개/절차와 일정 소개

- 양육스트레스 사전검사/심리적 안녕감 사전검사/양육태도 사전검사

- NLP의 개별배경/의미/전제조건/활용분야 설명

- 상담자의 자기소개/내담자의 자기소개/내담자의 포지션 체인지 기법

2
유대감

형성

목표

1. 래포 형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녀를 포함 타인과의 래포 형성뿐 아니라 본인과의 래포

형성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2. 래포 형성에서의 표상체계의 역할을 이해하고 본인의 선호표상체계와 자녀의 선호표상체

계를 파악한다.

3.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래포 형성 과정을 체험하고 익힌다.

4. 자녀와의 래포 형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적용해 볼 것을

다짐한다.

내용

- 래포 형성의 의미/래포 형성의 중요성/래포 형성의 활용방법

- ‘숲속 체험하기’를 통한 표상체계의 의미파악/외부자극인식 체험

- 선호표상체계의 의미/자신의 선호표상체계 탐색

- 켈리브레이션 기법/페이싱 기법/미러링 기법/백트레킹 기법 체험

- 래포 형성에서의 선호표상체계와 관련 기법들의 중요성 논의

3
신념

탐색

목표

1. NLP의 전제조건을 이해하고 의식적, 무의식적 신념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2.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행동에 대해 신경적 수준 6단계를 통해 그 행동을 유

발하는 신념에 대해 이해한다.

3. 일상에서 반복되는 행동들을 탐색하여 그 이면에 내재한 신념들을 깨닫고 긍정적 신념과

제한적 신념으로 분류한다.

4. 제한적 신념에 대해 우수성의 원기법과 영화관 기법을 이용하여 긍정적 신념으로의 전환

을 통한 행동변화 가능성과 자신감획득을 경험한다.

내용

- ‘인간의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다’라는 NLP의 전제조건 논의/행동을 유발하는 목적, 신념,

의도 이해

- 자녀와의 갈등관계에서의 본인행동에 대한 Dilts의 6단계 신경적 수준

- 긍정적 신념 & 제한적 신념 탐색

- 우수성의원 기법/영화관 기법 체험/거울속의 나 기법 체험

표 2. NLP 상담 프로그램 구성표

회기는 주 1회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프로

그램 도입직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8회 종료

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종료 4주 후 실험집

단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에는 사후

검사 후 결과에 대해 문의를 한 참가자들에게 3

가지 척도의 사후검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프로그

램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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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설정

목표

1. 단계별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해 양육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끈다.

2. 타인의 변화도 자신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통찰을 얻는다.

3. 양육을 통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4. 8단계 목표설정으로 양육과 관련한 긍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행동

목표를 세워 기법을 통해 달성가능성을 최대화한다.

5.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임을 이해한다.

내용

- 자기 주도적 양육에 대해 논의

- 흔들의자 기법/마음의 극장 기법 체험

- 8단계 아웃컴 프레임 기법 체험

- 연극 기법 체험

- ‘실패는 없고 단지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라는 NLP의 전제조건 논의

5

객관적

관점

획득

목표

1. NLP의 원리를 통해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관점에서 지각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2. 자녀와의 갈등상황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며 재현해 봄으로써 자기 몰입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3. 자녀와의 동일한 갈등상황에서 확장된 관점을 통해 취할 수 있는 행동변화를 탐색하고 기

법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최대화한다.

4. 자녀와의갈등상황에서느꼈던부정적정서를기법을통해해소하고긍정적정서로전환한다.

내용

- 지각적 입장 논의

- 포지션 체인지 기법 체험

- 우수성의 원 기법/앵커링 기법

- 청각적 스위시 기법/시각적 스위시 기법

6

긍정

의도

탐색

목표

1. NLP의 전제조건을 토대로 긍정의도의 개념 파악

2. 긍정적으로 인식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긍정의도를 탐색하는 데 필수적임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해한다.

3.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의도를 기법들을

통해 인식하고 대안적 행동을 탐색한다.

4. 같은 긍정적 의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정적 행동을 했던 자신과 새로운 대안적 긍정 행

동을 다짐한 자신이 함께 나를 구성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통합된 나를 받아들이도록 기법

을 통해 유도한다.

내용

-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NLP의 전제조건 논의

- 긍정의도와 리프레이밍 기법 설명

- 식스스텝 리프레이밍 기법 체험

- 분아통합 기법 체험

7

시간적

차원

속의

자아

발견

목표

1.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맥락 속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2. 타인, 특히 자녀의 시간선을 이해하고 본인과 자녀의 시간선 선상에서 공유되어지는 부분

이 상당히 많음을 인식한다.

3. 기법을 통해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경험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으

로 재구조화하고 긍정적인 경험은 강화한다.

4. 기법을 통해 4회기에 양육과 관련하여 설정했던 목표를 상기하고 달성된 시점을 직접 체

험해본다.

내용

- 시간선기법의 원리 논의

- 자신의 시간선 탐색/시간선 기법 체험

- 앵커링 기법/연극 기법/영화관 기법

8
새로운

시작

목표

1. 긍정심리학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체험을 한다.

2.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탐색 한다.

3. 삶의 가치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가능성을 최대화 한다.

4. 측정도구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녹취한다.

내용

- 긍정심리학의 개요설명

- 장례식 참석하기 체험

- 8단계 아웃컴 프레임 기법 체험

- 모델링 기법/앵커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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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실험집단(n=12) 통제집단(n=12)

t p
M(SD) M(SD)

양육스트레스 86.30(18.836) 86.10(12.923) .038 .970

심리적 안녕감 184.70(25.068) 187.40(24.901) -.270 .790

양육

태도

지지표현 37.80(5.491) 38.40(4.833) -.276 .785

간섭 21.80(3.864) 22.30(2.261) -.387 .703

처벌 13.10(2.575) 13.40(2.937) -.296 .770

비일관성 10.30(2.774) 10.40(2.392) -.079 .938

표 3. 3가지 변인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 검증

자료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3가지 측정도구별 사전,

사후, 추적 검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첫째,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NLP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실험, 통제)과 검사 시기(사전, 사후)

의 변화분석을 위한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ments)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효과성의 지속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NLP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양육

태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양육태도

에 대한 사전검사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점수 변화

NLP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라 유아

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실험-통제 두

집단과 사전-사후 두 검사시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

스 검사시기의 주효과와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24) = 33.830, p<.001,

F(2, 24) = 24.264, p<.001. 특히,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영역인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

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영역 모두 상호작

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2, 24) = 10.421, p<.001,

F(2, 24) = 17.742, p<.001, F(2, 24) = 13.699,

p<.001.

또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고자 실

험집단의 사전-사후, 사후-추적, 그리고 사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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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사전 사후 집단 시기 집단×시기

M(SD) M(SD) F F F

양육

스트레스

실험 86.300(18.836) 70.300(14.117)
1.500 33.830

***
24.264

***

통제 86.100(12.923) 84.800(12.046)

부모의

고통

실험 30.80(6.939) 24.80(5.078)
3.432 13.762

**
10.421

**

통제 32.60(6.934) 32.20(6.337)

부모-아동 역기

능적 상호작용

실험 25.20(7.779) 20.40(6.037)
.005 29.068*** 17.742***

통제 22.90(4.680) 22.30(4.942)

까다로운 아동
실험 30.30(9.257) 24.80(6.254)

1.076 17.399
***

13.699
**

통제 30.60(6.302) 30.30(5.643)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그 하위영역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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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적검사

t
M(SD) M(SD) M(SD)

양육

스트레스

86.30(18.836) 70.30(14.117) 5.466***

70.30(14.117) 69.60(12.838) .402

86.30(18.836) 69.60(12.838) 6.147***

부모의

고통

30.80(6.939) 24.80(5.078) 3.584
**

24.80(5.078) 24.30(5.259) .535

30.80(6.939) 24.30(5.259) 4.719
**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25.20(7.779) 20.40(6.037) 5.245***

20.40(6.037) 19.80(5.491) .535

25.20(7.779) 19.80(5.491) 4.690**

까다로운 아동

30.30(9.257) 24.80(6.254) 4.099
**

24.80(6.254) 25.50(6.260) -1.043

30.30(9.257) 25.50(6.260) 3.587
**

표 5. 실험집단의 양육스트레스와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 사후, 추적 점수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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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점수간의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결

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의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에

서 유의하게 하락되었으며 추적 점수에서 더 유

의한 하락이 있었다, t(11) = 5.466, p<. 001, t(11)

= 6.147, p<.001. 3개의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에서 유의하게 하락되었으

며, t(11) = 3.584, p<.01, t(11) = 5.245, p<.001,

t(11) = 4.099, p<.01, 사전 점수에 비해 추적점수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11) = 4.719,

p<.01, t(11) = 4.690, p<.01, t(11) = 3.58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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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사전 사후 집단 시기 집단×시기

M(SD) M(SD) F F F

심리적

안녕감

실험 184.700(7.237) 206.100(7.067)
.727 19.956*** 22.958***

통제 187.400(7.188) 186.700(6.901)

자율성
실험 28.00(5.543) 30.90(5.885)

1.006 6.782
*

4.810
*

통제 26.90(6.986) 27.20(5.828)

환경에 대한

통제력

실험 31.90(4.981) 37.50(2.844)
1.973 12.141** 12.141**

통제 32.70(1.170) 32.70(1.183)

개인적

성장

실험 32.90(7.280) 36.60(5.696)
.138 6.851* 9.003**

통제 34.00(5.394) 33.80(5.396)

삶의 목적
실험 29.30(5.207) 32.80(4.920)

.954 9.344
**

13.692
**

통제 29.30(4.938) 28.90(4.814)

긍정적

대인관계

실험 30.90(3.704) 32.80(4.202)
.008 1.578 4.834*

통제 32.30(5.562) 31.80(5.362)

자아수용
실험 32.50(5.283) 35.60(5.946)

.598 8.834** 7.929*

통제 32.30(5.382) 32.42(5.107)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그 하위영역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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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안녕감 점수 변화

NLP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라 유아

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실험-통제 두

집단과 사전-사후 두 검사시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검사시기의

주효과와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

였다, F(2, 24) = 19.956, p<.001, F(2, 24) =

22.958, p<.001. 특히,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6가지

하위영역인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 관계, 자아수용

영역 모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24)

= 4.810, p<.05, F(2, 24) = 12.141, p<.01, F(2, 24)

= 9.003, p<.01, F(2, 24) = 13.692, p<.01, F(2, 24)

= 4.834, p<.05, F(2, 24) = 7.929, p<.05.

또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고자 실

험집단의 사전-사후, 사후-추적, 그리고 사전-추

적 점수간의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

며, t(11) = -4.792, p<.01, 추적 점수에서 더 유의

한 향상이 있었다, t(11) = -5.713, p<.001. 6가지

하위영역 중,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영역에서 사전 점수에

비해 추적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11)

= -4.262, p<.01, t(11) = -2.219, p<.05, t(11) =

-3.886, p<.01, t(11) = -4.38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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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적검사

t
M(SD) M(SD) M(SD)

심리적 안녕감

184.70(25.068) 206.10(24.482) -4.792
**

206.10(24.482) 206.60(23.489) -.291

184.70(25.068) 206.60(23.489) -5.713
***

자율성

28.00(5.543) 30.90(5.885) -2.534*

30.90(5.885) 30.10(6.855) .731

28.00(5.543) 30.10(6.855) -1.529

환경에 대한

통제력

31.90(4.981) 37.50(2.844) -3.592
**

37.50(2.844) 37.30(2.667) .405

31.90(4.981) 37.30(2.667) -4.262
**

개인적 성장

32.90(7.280) 36.60(5.696) -2.889*

36.60(5.696) 35.50(6.303) 1.080

32.90(7.280) 35.50(6.303) -2.219*

삶의

목적

29.30(5.207) 32.80(4.920) -3.656
**

32.80(4.920) 31.80(5.557) .863

29.30(5.207) 31.80(5.557) -1.777

긍정적

대인관계

30.90(3.704) 32.80(4.202) -1.808

32.80(4.202) 34.10(3.528) -1.383

30.90(3.704) 34.10(3.528) -3.886**

자아

수용

32.50(5.283) 35.60(5.946) -3.170

35.60(5.946) 37.00(5.510) -3.137

32.50(5.283) 37.00(5.510) -4.385
**

표 7. 실험집단의 심리적 안녕감과 각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 사후, 추적 점수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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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태도 점수 변화

NLP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따라 유아

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지

지표현, 간섭, 처벌, 비일관성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을 실시하여 실험-통제 두 집단과 사전-사후 두

검사시기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

았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고자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사후-추적, 그리고 사전-

추적 점수간의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표현에 대한 집

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2, 24)

= 6.137, p<.001. 또한 실험집단의 지지표현 사전-

사후, 사후-추적, 그리고 사전-추적 점수간의 대응

표본 t 검증 결과,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추적 점수에서도 유의한

향상이 있었음을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t(11)

= -2.342, p<.05, t(11) = -2.413, p<.05.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섭에 대한 검사시

기의 주효과와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하였다, F(2, 24) = 32.353, p<.001, F = 2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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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사전 사후 집단 시기 집단×시기

M(SD) M(SD) F F F

양육

태도

지지

표현

실험 37.800(5.491) 41.100(2.999)
.574 3.665 6.137

*

통제 38.400(4.833) 38.000(4.000)

간섭
실험 21.800(3.864) 18.600(3.679)

2.540 32.353*** 26.206***

통제 22.300(2.261) 22.100(2.503)

처벌
실험 13.100(2.575) 10.200(2.725)

2.116 24.897
***

17.655
***

통제 13.400(2.937) 13.200(3.353)

비일

관성

실험 10.300(2.774) 7.600(2.417)
2.251 18.104

***
23.442

***

통제 10.400(2.392) 10.600(2.314)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양육태도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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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적검사

t
M(SD) M(SD) M(SD)

양육

태도

지지표현

37.80(5.491) 41.10(2.999) -2.342*

41.10(2.999) 40.80(3.166) .886

37.80(5.491) 40.80(3.166) -2.413*

간섭

21.80(3.864) 18.60(3.679) 10.652
***

18.60(3.679) 18.30(3.888) .692

21.80(3.864) 18.30(3.888) 9.225
***

처벌

13.10(2.575) 10.20(2.745) 6.323***

10.20(2.745) 10.60(3.088) -.959

13.10(2.575) 10.60(3.088) 5.528***

비일관성

10.30(2.774) 7.80(2.417) 6.200
***

7.80(2.417) 7.90(2.906) -.561

10.30(2.774) 7.90(2.906) 4.570
**

표 9. 양육태도에 대한 사전, 사후, 추적 점수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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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또한 실험집단의 간섭 사전-사후, 사후-

추적, 그리고 사전-추적 점수간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에서 유의하게

하락되었으며 추적점수에서 더욱 유의한 하락이

있었음을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t(11) =

10.652, p<.001, t(11) = 9.225, p<.0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에 대한 검사시

기의 주효과와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하였다, F(2, 24) = 24.897, p<.001, F(2, 24) =

17.655, p<.001. 또한 실험집단의 처벌 사전-사후,

사후-추적, 그리고 사전-추적 점수간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점수에서 유

의하게 하락되었으며 추적 점수에서도 유의한 하

락이 있었음을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t(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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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p<.001, t(11) = 5.528, p<.0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일관성에 대한 검

사시기의 주효과와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

가 유의하였다, F(2, 24) = 18.104, p<.001, F(2,

24) = 23.442, p<.001. 또한 실험집단의 비일관성

사전-사후, 사후-추적, 그리고 사전-추적 점수간

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에서 유의하게 하락되었으며 추적 점수에서

도 유의한 하락이 있었음을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t(11) = 6.200, p<.001, t(11) = 4.570, p<.01.

논 의

본 연구는 NLP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

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LP 상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는

NLP 교육경험이 성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부

정적 정서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박영숙(2009)

의 연구결과 및 NLP 집단 상담을 통해 성인의 정

서적 우울척도 감소 효과를 검증한 김정은(2010)

의 연구와 성인의 스트레스 관련 정서 변화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양육스

트레스의 3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부모의 고통영역

에서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서 진행된 NLP 상담 프로그램이 특히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NLP 자기성

장프로그램 훈련이 기업체 성인학습자의 자기존중

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김대식(2008)의 연구,

NLP를 활용한 집단 상담에 참여한 중년의 자존감

향상효과를 입증한 이순선(2009)의 연구, 그리고

NLP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종사자의 자좀

감 및 자기 효능감 향상 효과를 검증한 오윤미

(2010)의 연구와 일치점을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NLP 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

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검증한

서숭석(2010)의 연구와 전환기 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박정길(2012)의 연

구와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NLP의 기법 가운데 스위시 기법과 영화

관 기법을 통하여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서 경험했던 부정적 기억을 분리하고 재구조화한

것과, 모델링 기법과 연극 기법을 통하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자녀와의 긍정적 경험을 극

대화한 것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감소에 큰 도

움이 되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인간

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NLP의 전제조건 하에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 자

체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도록 리

프레이밍 기법과 파지티브 인텐션 기법을 적용하

고 실생활에서 체험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교육의

맥락 안에서 NLP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

행한 바, ‘인간은 항상 의사소통을 한다.’와 ‘의사

소통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의 NLP 전제조건 하에 어머니 자신 및 타

인의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자녀와의 래포 형성과

타인, 특히 자녀의 반응을 고려한 상호작용을 강

조한 점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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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둘째, NLP 상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킬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최근 삶

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안녕감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지만,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NLP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하위영역 가운

데 환경에 대한 통제력 영역이 가장 큰 변화효과

를 보인 점에 착안하면, NLP를 활용한 기법을 통

해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을 검증한

조혜령(2006)의 연구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에 대하여 연구한 박정연

(2009)의 결과와 유사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경험은 일정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NLP의 전제

조건의 관련성을 체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심

리적 안녕감의 6가지 하위영역인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

인관계, 자아 수용의 모든 영역에서 내담자는 나

름의 일정한 구조를 통해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내담자에게 이해시킨 후 앵커

링 기법과 우수성의 원 기법을 적용하여 부정적

으로 구조화된 경험은 중화시키고 긍정적으로 구

조화된 경험은 풍부하게 변화시키도록 하였다. 또

한 신경의 수준 기법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신념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

까지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기법들

이 어머니의 내적 경험에 변화를 일으키고 심리

적 안녕감 증진에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 중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어머니 자신의 삶과 주위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의

미하고 이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지향하는 NLP 상담 프로그램 실시의 필연적 결

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NLP 상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유의미하게 긍정

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설3은 지지되었다.

이는 지지표현의 증가, 간섭의 감소, 처벌의 감소,

그리고 비일관성의 감소를 통해 검증되었다. NLP

기법을 활용한 태교프로그램이 임신부의 정서안

정, 태아애착, 모성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공응경(2012)의 연구와 NLP 프로그램을 통한 기

독교 부모의 부모역할 증진 효과를 검증한 채경

선(2006)의 연구가, 부모역할과 관련한 NLP 상담

프로그램의 실험효과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화는 NLP의 전제조건인

‘인간은 변화를 위한 모든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

다.’와 ‘실패는 없고 단지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의 이해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 생각된다. 더불어

아웃컴 프레임 기법을 통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체험과 포지션 체인지 기법을 통한 자녀입장이해,

그리고 시간선 기법을 통하여 미래의 경험을 현

재에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양육태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실제 자녀와의 관계

에서 변화를 체험한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 NLP 상담 프로그램은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적·태도적 변화에 지속적

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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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양육스

트레스감소 효과, 심리적 안녕감증진 효과, 양육태

도의 긍정적 변화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에도 유의미하게 지속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양육스트레스 검사와 심리적 안녕감 검사,

그리고 양육태도의 한 영역인 간섭 검사에서 추

적점수가 사후점수보다 더욱 의미 있게 나타났다

는 점이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추적점수가 사후점수보다

낮았고, 하위 영역 가운데 부모의 고통영역과 부

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영역에서 추적점수가

사후점수보다 감소하였다. 심리적 안녕감도 전반

적으로 추적점수가 사후점수보다 증가하였는데,

특히 긍정적 대인관계영역과 자아수용영역에서

사후점수에 비해 추적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

육태도에서는 간섭영역에서 추적점수가 사후점수

에 비해 미약하나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NLP 상담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감소와 심리적 안녕감증진, 그리고

양육태도의 긍정적 변화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4

주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한걸

음 더 나아가 프로그램 종료 직후보다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내적

성찰을 위한 마음의 원리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경험적 변화와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NLP의 원리에 잘 부합하는 결과라 볼 수 있겠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NLP 상담 프로그램이 어

머니의 내적 변화를 통한 상담 효과와 더불어 자

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통한 부모교육 효

과에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

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NLP 상담 프로그램의 부모교육으로서

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어머니

를 대상으로 NLP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양육스

트레스 감소 및 양육태도의 변화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할 때, 본 연구를

통하여 NLP 상담 프로그램의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 효능감을 향

상시키고 전반적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

과와 양육 태도 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함으

로써 NLP 상담 프로그램을 가정 안에서 부모교

육의 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게 된 것이다.

둘째, NLP 상담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감소와 양육태도의 긍정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을 검증함으

로써, 본 연구가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심리

상태 이해를 확장하고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양육

에 임하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한 개

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들을 의미

하므로, 개인의 내적 경험과 변화 없이 단순한 기

술교육이나 지침만으로는 쉽게 증진되지 않고, 어

머니의 삶에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양육과 깊

은 관련성이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그 효과성을

예측하고 검증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된 NLP 상담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내적 요

소와 양육의 측면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상담 프

로그램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가 NLP 상담 프로그램 효과의 지

속성을 검증함으로써 부모교육 관련기관에서 부

모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NLP의 전제조건과 기법

을 활용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후속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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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마련하거나 추적 모임을 구성하는 등 지속

적으로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머니

의 부모교육효과와 상담효과를 높이는 데 효율적

임을 입증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NLP 상담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므로 각각의 상담요소들이 유기적으

로 적절하게 연결되었는지 다시 한 번 고찰할 필

요가 있고,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 치료자로 진행

하였기에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미국 오리건 주

의 유진 시에 거주하는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프

로그램 참여자 수의 제한과 미국의 소도시라는

지역적 제한점을 고려할 때,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미국 오리건 주 유진 시의 교육적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양육태도 검사의 8가지 하위영

역 중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감독, 과잉기대의

4가지 영역을 본 연구에서 제외한 부분도 일종의

지역적 한계에서 비롯된 부분이라 볼 수 있겠다.

넷째, 프로그램의 지속성 검증을 위하여 실험집

단에만 추적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더 명확한 검증

을 위하여 통제집단에도 추적검사를 실시하고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아

쉬움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어머니를 대상으

로만 진행되었으나,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부모교육으로서의

NLP 상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여섯째, NLP 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시,

1-2회 정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추가

실시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일곱째, 본 연구는 개인 상담으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내담자와 개별적으로 솔직하고 심도

깊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이 집단 상담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여덟째, 본 연구를 통해 NLP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지만, 비처치 통제집단만을 두어

검증하였으므로 NLP만의 고유효과로 설명하기에

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점은 다른 상

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통제집단을 두어 검증하

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본 연구는 NLP 상담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각 회기별 효과를 검

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프로그램 검증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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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broad consensus that parenting can be the most rewarding job in life, it can still be

stressful to parents, especially for mothers, who are mainly in charge of parenting. This

stress in the parenting role among mothers has been found to be negatively related to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attitude, and eventually family functio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parent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help mothers deal

with their parenting difficult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Neuro-Linguistic

Programming (NLP) counseling program as a parent education program on parenting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attitude among mothers with preschoolers or

school-aged children. A total of 24 mothers with preschoolers or school-aged children living

in Eugene, Oregon in the United States were randomly and equally assigned to a

experimental group or a control group. The outcome was assessed by the Parenting Stress

Index/SF (PSI-SF),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and Parenting Attitude Index

(PA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NLP counseling program for an 8 week

session, once a week, for 2 hours each session. Measures were taken for the experimental

group on three occasions: pre-intervention, at 8 weeks, and at 4 week follow-up, whereas the

control group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and did not receive the measures at 4 week

follow-up.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NLP counseling progra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owering parenting stress, improv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ositively changing parenting attitude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after the program, and at the 4 week later follow-up perio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NLP, parenting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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