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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 저소득가정과 중류가정을 중심으로

              박 소 은*1)   남 은 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심리전공 

본 연구의 목 은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표 성,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양육태도의 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해 만 3∼5세 자녀를 둔 소득가정 20가정과 류가정 20가정, 총 40가정의 어머

니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교수학습게임을 이용하여 15분간 모-자녀 상호작용을 찰하 다.  

연구결과 첫째, 소득가정 어머니는 류가정에 비하여 정  정서표 성이 낮고, 온화함/애정 양육태도

를 게 보이며, 개심/공격성, 냉담/무시, 일  거부, 통제  양육태도를 많이 보 다. 한 자녀의 정서

에 한 정서인식  정서수용도 낮게 나타났다. 둘째, 소득가정 어머니의 정  정서표 성과 온화함/

애정 양육태도, 부정  정서표 성과 냉담/무시 양육태도가 의미 있는 정 상 을 보 다. 셋째, 소득가

정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 성은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가장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소득가정, 정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

부모는 아동이 최 로 계를 맺는 상으로 부

모의 정서  반응을 통해 형성된 정서  패턴과 

틀은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

력을 키우도록 돕고 어떻게 정서를 표 하는 것이 

한지 학습하게 한다(Denham & Kochanoff, 

2002; Eisenberg et al., 2003). 그리고 이는 부모 

자신과 자녀의 정서에 한 신념으로서 부모와 자

녀 사이에 친 한 정서  유 감 형성을 도울 뿐 

아니라 아동의 심리 정서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 듯 부모의 정서  특성의 요성이 밝 짐

에 따라, 얼굴표정을 포함한 언어 ․비언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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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정서를 표출하는 

패턴인 정서표 성에 한 연구가 주목받게 되었

다(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특히,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정서표

성은 아동과 직 인 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드러나 반 인 아동의 환경 외 아동 개인의 정

서  경험, 정서표 능력, 사회  기술  래

계와도 연 된다(Denham & Grout, 1993; Halberstadt 

et al., 1995).

실제로 부모가 가정 내에서 정 인 정서표

을 많이 하고, 감이나 그 밖의 다른 부정  감

정표 이 을수록 아동들은 사회 으로 더 뛰어

나고 잘 응하며 사회  지능과 이해, 자아존

감, 애착안정성  정  정서 등이 높고 정서조

략이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Garner & 

Power, 1996; Halberstadt et al., 1995).

정서의 표  외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

하는 것 한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지능에도 큰 향을 주는

(Goleman, 1995/1997) 부모의 정서  특성  하나

이다. Salovey와 동료들은 정서인식을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지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 정서 상태를 

확인해가는 심리  과정으로 정의하 다(Salovey, 

Mayer, Goleman, Turney, & Palfai, 1995). 본 연

구에서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 자녀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는 부모의 언어 ․신체  행

동을 정서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보다 

구체 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지속 으로 

자녀와 시선을 맞추며 자녀의 얼굴표정  행동변

화에 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아동의 긴장수 , 목

소리 톤, 몸짓과 얼굴표정  언어  요구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이 자녀의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은 부모 개인의 

심리  건강 뿐 아니라, 자녀와의 정 인 상호작

용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해 제 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동 한 자신의 

정서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서를 있는 그

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alovey & Mayer, 

1996). 

정서수용은 다양한 감정 는 정서의 표출에 반

응하는 것을 말한다(Kring, Smith, & Neale, 1994).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부모의 언

어 ․신체  행동  정서에 한 반 인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서수용 개념을 정의하고

자 한다. 즉, 자녀의 정서를 지속 으로 공감해주

는지, 격려하며 지지 인 반응을 보이는지, 자녀의 

정서와 표 에 해 편안한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드러내는 부모의 반 인 분 기와 목소리 톤, 얼

굴표정, 몸짓  언어 등을 의미한다. Denham과 

Grout(1993)은 자녀의 정서에 해 수용 인 반응

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부정 인 정서 

보다 정 인 정서표 을 더 많이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Gottman 등(1996)은 자녀의 정서를 잘 

수용하는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그 지 못

한 아동에 비해 부모와의 계가 좋고 많은 애정

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리할 뿐 아니라 생

리  기능을 잘 조 하고 높은 정서조 능력을 보

인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자녀의 정서에 한 높은 

인식과 수용능력을 갖춘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

들은 래집단에서 인기가 있으며 기 아동기의 

학업성취, 아동의 정서  행복감에도 향을 미친

다고 보고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정서  특성은 

개인 인 측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부모

의 역할이 요구되는 자녀와의 계 속에서 의미있

는 양육패턴을 통해 자녀에게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는 소득가정 부모의 부정  정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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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정  정서 표 의 증가, 특별히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감정코치를 심으

로 한 감정코치 부모교육 로그램(남은 , 2010)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되었다. 부모는 자신의 정

서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를 보다 잘 인식하고 수

용하 으며 이러한 부모의 감정코치능력의 향상이 

부모 양육행동에 정  변화를 보 다. 이로서 부

모의 정서  특성이 양육태도를 측하는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  특성과 일

반 인 양육태도가 구체 으로 어떠한 계를 갖

는지에 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특성은 가정의 경제  지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Mackay & Pickens, 1996). 가정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소득가정 

부모가 부정 인 측면을 형성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  어려움은 부모의 스트

스를 가 시켜 그들의 부정  심리상태 래를 

측한다(Conger et al., 2002). 이는 소득가정 부

모 혹은 어머니가 우울,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무

기력, 분노감 등의 정서  특성을 보이며, 양육에 

한 지식 부족, 자녀와의 상호작용 부족, 일 성 

없는 양육태도, 강압  훈육 등의 양육특성을 보인

다고 밝힌 연구들(김경희, 황혜정, 1998; 양미진, 

남은 , 이수림, 이자 , 허자 , 2009)에 의해 지지

된다. Barbarin(1993) 한 가정의 소득이 부모의 

정  정서표 을 해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밖에 Mcloyd(1998)는 일반아동에 비해 소득가정 

아동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부모의 정서  특성이 

아동의 발달과 응문제에 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가정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침의 

상황으로서 정서를 다루도록 하는 기회를 거의 갖

지 못하거나 자녀와 정서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정서  특성인 정서표 성과 자녀의 정서에 한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한 가정의 소득수 에 따

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아울러 이들의 

계에 한 객  자료는 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  특성에 한 이해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빈곤층이 지속 으로 

증하여 2006년 8월, 체 인구의 15%가 기 생

활수 자와 차상  계층인구에 해당함에 따라(보

건복지부, 2007), 국내에서도 소득 가정 부모의 

양육행동에 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소득가정을 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

의 정서  특성과 양육태도의 계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표

성과 일반 인 양육태도에 해 조사하고, 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인식과 정서

수용정도를 찰  측정하여 그 계를 류가정

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하 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표 성과 양육태도  정서인

식, 정서수용은 소득가정과 류가정 간에 차이

가 있는가?

2. 소득과 류가정 어머니 정서표 성과 양

육태도  정서인식, 정서수용은 상 계가 있는

가? 

3. 소득과 류가정 어머니 정서표 성  정

서인식, 정서수용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측력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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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상

서울시 성북드림스타트센터 상가정(9가정)  

서울시 북부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가정(11

가정)의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아동 20

가정과 서울시 내 류층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만 3～5세 아동과 어머니 20가정, 총 40가

정을 상으로 하 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각 지역 

내 거주자  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식 인 

서비스 수혜를 받는 가정으로 국민기 생활보장수

가구  차상 계층을 상으로 운 되고 있으

며, 서울시 북부교육청의 지원 상자 역시 동일기

에 속한다. 이  어머니 혹은 자녀가 장애가 있

는 경우와 어머니가 주양육자가 아닌 경우는 상

에서 제외하 다.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소득가정 

월수입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5가구(25.0%), 

월 100-200만원 미만이 14가구(70.0%)로 가장 많

았으며, 월 200-300만원미만의 가구가 1가구(5.0%)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7.2세 으며, 

어머니의 교육수 은 학교 졸업이하 6명(30.0%),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14명(70.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그  1명이 학교 졸업이하

의 학력수 을 보 다.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8명(40.0%), 여아가 12명(60.0%)이었다. 

류가정의 경우, 월수입은 월 200-300만원미만

의 가구가 2가구(10.0%), 월 300만원 이상이 18가

구(90.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4세

로 소득가정 어머니의 연령보다 평균 3세 가량 

낮았다. 어머니의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2

명(10.0%), 학교 졸업이하가 18명(90.0%)으로, 

소득가정 어머니에 비해 류가정 어머니의 교육

수 이 높았다.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8명

(40.0%), 여아가 12명(60.0%)로 소득가정과 동일

하다. 소득과 류가정 간 인구통계학  특성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수입의 경우 2셀이 5보다 은 기 빈도를 

보여주어 정확도 유의미 검증을 실시하 고, 참여

상과 월 수입간 유의한 계가 나타났다( χ 2

=36.44, df=3, p <.001).

측정도구

가정 내 자기표 질문지 척도(SEFQ) 

어머니의 정서표 성 측정을 해 가정 내 자기

표 질문지척도(SEFQ: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를 사용하 다. 이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 , 비언어  정서표 성을 

포함한 반 인 정서표  환경을 측정한다. 체 

40문항으로 정  정서표 성 23문항과 부정  

정서표 성 17문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리커트식 5

 척도로 평가한다. 수가 높을수록 정서표 을 

자주하는 것으로, 체 척도는 0～200 의 수 범

를 가진다. 정  정서표 성과 련된 로 

“가족구성원들이 해  일에 해 고마움을 표

한다.”, 부정  정서표 성은 “사소한 짜증스러운 

일에 순간 으로 화를 낸다.” 와 같은 문항들이 포

함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정  정서표 성 .90, 부정  정서표 성 

.87, 체 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모-자녀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정서인식 

 정서수용 측정 도구

Katz와 Gottman(1986)이 개발, Nahm(200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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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번안한 상 정서 인터뷰 평가항목 척도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차원의 문항을 행동 찰

측정에 합하도록 일부 수정하 다.

찰은 15분간 실시되었으며 녹화된 자료들은 

연구자 외 두 명의 코더에 의해 5분 간격 단 로 

평정(총 3번)하 다. 의 평정된 자료의 각 총  

평균은 본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의 수가 된

다. 본 연구의 보조코더들은 아동학 공 학부 학생

으로, 연구자는 평정자간 일치도를 높이기 한 훈

련을 실시하 다. 먼  연구목   연구과정에 

해 차단시킨 후, 찰범주, 찰기록방법 등의 코

딩기 을 사 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으로 연구자 외 두 명의 보조코더들은 3주에 

걸쳐 매주 2회 모임을 갖고, 타 찰자료들을 통

해 코딩방법을 훈련하 다. 코딩훈련과정 동안 어

려운 , 자주 놓치게 되는 부분  불일치 부분 

등에 해 논의 을 나 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다

른 녹화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반복 훈련하 다.  

코딩훈련을 통해 세 명의 평정자간 일치도 α가 

.70이상임을 확인한 후에 본 연구자료 분석에 임하

다. 연구에 사용된 모-자녀 상호작용척도 평정에 

한 각 이스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96이었다. 

모-자녀 상호작용 척도 내 정서인식차원은 3문

항이며, 정서수용차원은 5문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리커트식 5 (1=매우불일치, 5=매우일치)척도로 평

정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인식에 한 수 범

는 3-15 이며, 정서수용은 5-2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정서수용정도가 높은 것이

다. 정서인식평가 문항과 련된 는 “부모는 자

녀의 얼굴표정  행동변화에 심을 보인다”이며, 

정서수용평가 문항과 련된 로는 “부모는 자녀

의 정서를 공감해 다” 등이 포함된다. 정서인식 

역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4, 정서수용

의 경우 .83이었다.

어머니 수용-거부/통제척도(PARQ/Control)

어머니의 일반 인 양육태도 측정은 Kim과 

Rohner(2002)의 부모수용-거부/통제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PARQ/

Control)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녀에 한 부

모의 수용-거부정도와 자녀 통제정도 측정을 통합

한 것이다. 이는 많은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그 

성이 인정되고 있는 도구로서(김성일, 1994; 

Rohner, 2005), 미국 내 주요 종족집단을 포함하여 

세계 으로 다양한 문화집단들을 상으로 용된 

바 있다(나은숙, 이종인, 2008).

본 질문지는 부모의 온화함/애정(8문항), 감

/공격성(6문항), 냉담/무시(6문항), 일  거부(4문

항), 통제(5문항)의 5개 하 척도로 구성된 리커트

식 4  척도이다. 총 29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거부 인 양육태도를 보이

는 것을 의미한다. 온화함/애정에 한 문항의 

로 “나는 내가 내 아이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한다” 등이 있고, 감/공격

성의 경우 “나는 아이가 맞을 만한 일을 안했을 

때에도 때릴 때가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무

심/방임 문항의 는 “나는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해 버린다” 등이 속하며, 모호한 거부의 경

우, “나는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

가 알게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

요인으로 “나는 늘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

는지를 말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신뢰도 계

수 Cronbach's α는 온화함/애정 역 .61, 감/공

격성은 .60, 냉담/무시는 .61, 일 인 거부의 경우 

.65, 통제는 .64로 체 신뢰도 계수는 .68이었다. 

차

연구자는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석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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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n=40) 

측정 역
소득층 류층

t df
M  ( SD  ) M  ( SD  )

정  정서표 성 78.05(9.37) 86.50(10.07) -2.75** 38

부정  정서표 성 45.65(9.80) 45.55(5.59) .04 38

정서인식 9.65(1.34) 10.73(1.46) -2.43* 38

정서수용 15.25(2.53) 17.58(1.82) -3.35
**

38

온화함/애정 22.30(2.56) 25.10(2.19) -3.71** 38

개심/공격성 10.75(1.89) 9.15(1.93) 2.65
* 38

냉담/무시 10.45(2.54) 8.80 1.64) 2.44
**

38

일  거부 7.00(1.83) 5.00(.86)  4.41
***

38

통제 13.40(1.88) 11.10(1.86)  3.89*** 38

*
p <.05, 

*
p <.01, 

***
p <.001

각 아동의 가정집  센터를 방문하여 모-자녀 상

호작용 찰  설문지를 실시하 다. 이 때, 설문

지의 내용이 찰행동에 향을 미칠 험성을 고

려하여 설문지에 앞서 모-자녀 상호작용을 찰하

다. 상호작용 찰측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새

로운 과제를 가르치는 동안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찰하기 해 개발된 교수학습게임을 사용하 다

(Nahm, 2006). 이 과제에 사용되는 젠가 블록게임

은 자녀 연령의 합성과 자연스러운 부모의 개입

을 고려한 것으로, 15분의 제한된 시간설정은 블록

을 옮기는 동안 아동이 가진 타고난 긴장성을 끌

어내도록 돕는다. 이 실험의 목 은 젠가 블록 게

임을 하는 동안 아동의 스트 스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아동이 긴장 상

황을 잘 극복하고 게임에서 성공하게 하려는 부모

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존 가트맨, 남은 , 2007; 

남은 , 2008, 2010). 본 실험은 연구자 외 교수학

습게임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학원생  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실험과정의 통제와 오류방

지를 한 여러 번의 훈련을 받은 실험보조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찰에 들어가기 , 연구자는 상 아동이 없

는 장소에서 부모에게 게임규칙을 설명한다. 게임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각 층이 3개의 블록으로 구성

된 총 18층의 블록(젠가)의 탑, 맨 는 건들지 않

고 그 아래 어떤 층에서든지 임의로 한 개의 블록

을 빼내어 맨 로 쌓는다. 단, 블록을 쌓을 때 본 

모양 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을 맞추어 각 층이 

3개의 블록이 되도록 한다. 탑이 쓰러지면 게임은 

실패다. 한 번에 한 손만을 사용하여 블록을 옮길 

수 있으며, 정해진 15분의 시간동안 8개의 층을 더 

쌓아, 총 26층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아

동이 목표를 이루면 상이 주어짐을 알려주도록 하

여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부모는 아동이 탑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언어  지도만 할 수 있고 물

리 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15분 동안은 탑

이 무 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26개의 층을 

모두 쌓으면 상을 주되, 26층을 다 쌓지 못하여 



박소은, 남은영 /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저소득가정과 중류가정을 중심으로

- 95 -

표 2. 어머니의 정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 간 상 계 (n=40)

1 2 3 4 5 6 7 8 9

1. - -.16 .41 .07 .30 .19 .30 -.05 .14

2. -.24 - -.04 -.30 -.21 .08 .13 -.07 .21

3. .06 -.33 -  .67
** -.10 .08 -.09 .01 .22

4. .16 -.31  .78
** - -.01 .03 -.11 .02 .00

5. .49* -.30 .18 .14 - .07 -.24 .17 -.12

6. .10 .29 .21 .01 -.05 - .29 .32 .61

7. -.03  .61
** .05 .10 -.36  .64** - .34 .23

8. .23 .29 -.03 .13 -.03 .35  .58** -  .53**

9. .24 -.16 .00 -.01 .13 .27 -.0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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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득가정의 상 계수는 각선 아래에, 류가정은 각선 에 각각 제시하 다. 1-2는 정서표 성의 하 요인들로 1=

정  정서표 성, 2=부정  정서표 성이다. 3=정서인식, 4=정서수용, 5-10은 양육태도의 하 요인들로, 5=온화함/애정, 6=

개심/공격성, 7=냉담/무시, 8=일  거부, 9=통제 이다. 

아동의 노력에 한 보상을 제공한다. 부모가 아동

에게 게임규칙 설명을 시작함과 동시에 15분의 상

호작용을 찰한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자료분석을 하여 SPSS 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소득과 류가정 어머니

의 정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의 차

이를 살펴보기 해 t검증을 사용하 으며, 어머니

의 정서표 성과 정서수용, 정서인식, 양육태도간 

계  설명력을 알아보기 해 Pearson의 률

상 계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소득수 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 성, 정서인

식, 정서수용  양육태도의 차이

소득과 류가정 어머니의 정서표 성, 정서

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의 t검증 결과는 표 1

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 성  정 인 정서표

성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냈다(t=-2.75, p <.01). 반면 부정  정서표 성은 

가정의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정서인식  정서수용정도에서도 소득과 류

가정 어머니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t=-2.43, p <.05). 즉, 소득가정 어

머니가 류가정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정서인식 

 정서수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정의 소득수 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소득가정 어머니(M=22.30, SD=2.56)보

다 류가정 어머니(M=25.10, SD=2.19)가 온화함/

애정 역에서 더 높은 수를 보여 류가정 어

머니가 소득가정 어머니에 비해 보다 수용  양

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3.71, p < .01). 

한 어머니의 개심/공격성(t=2.65, p <.05), 냉담/

무시(t=2.44, p <.01), 일 인 거부  양육태도

(t=4.41, p <.001) 세 역 모두에서 가정의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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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머니 정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의 양육태도에 한 측력: 소득가정 (n=20)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F R2

온화함

/애정 

정  정서표 성 .50 2.17*

1.46 .28
부정  정서표 성 -.12 -.49

정서인식 .17 .48

정서수용 -.29 -.83

개심

/공격성

정  정서표 성 .18 .80

1.36 .27
부정  정서표 성 .42 1.73

정서인식 .63 1.79*

정서수용 -.39 -1.10

냉담

/무시

정  정서표 성 -.04 -.18

3.31* .47
부정  정서표 성 .71  3.48**

정서인식 .10 .32

정서수용 .25 .83

일

거부

정  정서표 성 .28 1.20

1.13 .23
부정  정서표 성 .40 1.63

정서인식 -.20 -.55

정서수용 .35 .97

통제

정  정서표 성 .32 1.29

.53 .12
부정  정서표 성 -.11 -.40

정서인식 .03 .06

정서수용 -.12 -.30
*
p <.05, 

**
p <.01 

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소득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류가정 어머니에 비해 개심/공격성, 냉담/무시, 

일 인 거부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통제  양육태도의 경우에도 소득가

정 어머니(M=13.40, SD=1.88)가 류가정 어머니

(M=11.10, SD=1.86)보다 자녀에게 통제 인 것으

로 나타났다(t=3.89, p <.001).

어머니의 정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

육태도간의 상 계

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표 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 간 련성은 표 2의 각선 

하단에 제시되어있다. 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표

성과 양육태도의 계는 각 변인의 하 요인  

정  정서표 성과 온화함/애정(r=.49, p <.01)이 

정 상 을 보 다. 부정  정서표 성과는 냉담/

무시 양육태도(r=.61, p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상 이 나타났다. 반면,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변인은 어머니의 정서표 성  양육태도 간 유의

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류가정 어머니의 정서표 성, 양육태도  정

서인식, 정서수용 간의 계에 한 결과는 표 2의 

각선 상단에 제시되었다. 류가정 어머니의 정

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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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정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의 양육

태도에 한 측력 

어머니 정서표 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의 

양육태도에 한 측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

다. 먼  소득가정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 성

이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통계 으로 유의하게 

측하 으며(F(1,18)=3.31, p<.05), 회귀모형 설명력

은 47%이다. 그 외 어머니의 온화함/애정, 개심/

공격성, 일  거부, 통제  양육태도에 해서는 

회귀식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류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한 어머니의 

정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의 측력에 한 

분석에서도 회귀식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자녀를 둔 소득가정

과 류가정 어머니의 정서표 성, 모-자녀 상호작

용에서 보인 자녀에 한 어머니의 정서인식과 정

서수용, 양육태도에 한 집단 간 차이, 각 변인 

간의 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한 정서표

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의 측력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가정 어머니는 류가정 어머니에 

비해 낮은 정  정서표 성을 보 으며, 온화함/

애정  양육태도를 게 보 다. 반면, 개심/공

격성, 냉담/무시, 일  거부, 통제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고 자녀의 정서에 한 정서인식  정

서수용정도에서도 소득가정 어머니가 류가정 

어머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수입

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가 소득가정에 비해 정

 정서표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문신과 

김 웅(2003)의 연구, 가정의 소득이 부모의 스트

스를 가 시켜 정  정서표 을 해한다는 

Barbarin(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그

리고 소득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온정 인 부

모의 양육행동이 낮게 나타난 민하 과 김경화

(2007)의 연구  소득가정의 부모가 류가정 

부모에 비해 거부 인 양육태도를 보인 황혜정

(199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한 소득가정의 

어머니는 아동과 상호작용에서 보다 권 이며 

독단 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Hess, 1970), 계층이 

높을수록 처벌 인 반응보다 지지  반응을 보인

다는 Garner, Jones 와 Miner(1994)의 연구와도 맥

을 같이 한다. 

이로서 만 3∼5세 자녀를 둔 소득가정 어머니

가 류가정에 비해 정서 인 면에서 취약하며 보

다 부정 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Hanson과 Shreeve(1997)가 자녀의 정서를 보

다 잘 인식해주고, 수용 , 지지 이며, 덜 강압

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취

약한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소득가정 어머니의 취약한 정서  특성과 양

육태도에 한 구체 인 해결방안이 시 함이 시

사된다. 우선 이들의 경제  향상이 우선되어야겠

지만 이는 실 으로 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  

취약성에 향을 미치는 빈곤 외 다양한 변인들에 

한 연구를 통해 소득 가정의 어떤 문제가 어

머니들을 정서 으로 취약하게 하는지를 밝힐 필

요가 있다. 단순히 소득수 에 따른 차이 뿐 아니

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어머니의 우울, 만성  스

트 스 등 어머니의 다양한 심리  요인에 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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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득가정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정서

표 성과 양육태도와의 계에서 정  정서표

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화함/애정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며,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 이 높을수

록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상 계가 

나타났다. 김송자(200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수

용 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정  정서표 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민정

(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소득가정 어머니의 정  

정서표 이 증가될 때 어머니의 수용  양육태도

가 그리고 부정  정서표 이 증가될 때 냉담/무

시 양육태도가 의미있게 상승함을 보여 다. 

Kilpatrick, Bissonette과 Rusbult(2002) 연구에 의

하면 정  정서표 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 방의 정서반

응을 이해하는 능력에 향을 미친다. 반면, 부정

 정서표 은 비합리 인 행동을 야기하고 부정

 인 계를 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서표 성이 정  표 과 부정  표 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함을 알 수 있으며, 소득가정 어머

니의 수용  양육태도에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

 정서표 성이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류가정 어머니의 경우, 정서표 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 간 어떠한 상 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서표 을 게 하는 어머니

가 보다 통제 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애

정  양육태도는 더 게 보인다는 배민정(2008)연

구 외 정서에 한 인식  수용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 한 하게 표 한다는 연구들(신

균, 2000; 이수정, 이훈구, 1999)과 일치하지 않

는 결과이다. 

이 같은 양상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

다. 먼 , Conger와 동료들(2002)이 제시한 ‘빈곤으

로 인한 가정 스트 스 모델’에서와 같이 소득가

정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경제  압박이 주양육자

의 정서에 향을 미쳐 좌 감이나 우울감에 향

을 미치며 양육자간 불화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는 

부 한 양육태도를 래하는 경로를 갖는다(양

미진 외 2009). 반면, 류가정은 소득가정보다 

다양한 사회․문화  경험을 할 많은 기회에 노

출되기 때문에 소득 외 다양한 변인들이 주양육자

의 정서  특성  양육태도에 정 인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본 연구의 상자 수가 었던 과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 성과 양육태도를 자가

평정으로 실시한 반면 자녀의 정서에 한 어머니

의 정서인식과 정서수용은 찰평정으로 이루어진 

이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자가평정 질문

지 측정은 상자가 사회 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합당하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자들의 특성은 본 연구의 정서표 성측정 결과

에도 반 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찰평정의 경

우에도 찰자의 주 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변인측정을 한 평

정에 참여한 세 명의 평정자가 일치도 α값이 .96

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찰평정의 단 으로 제

기되는  요인을 배제시켜볼 수 있겠다. 찰평정

은 질문지에서 측정할 수 없는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장 을 지니므로, 자가평정으로 이루어진 자

료보다 더 정확하고 객 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은 어머니의 정서인식과 

정서수용을 찰하기에 짧은 시간이며 5분 간격 

단  평정이 다소 개략 일 험이 있음을 고려해

야 한다. 이와 같은 행동 찰측정의 한계   변

인 간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 으로 인해 소

득가정과 류가정 집단에서 상 의 차이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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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여 모-자녀 상호작용 내에서의 어머니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  반응 모두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하여 실시된 연구가 이 져야할 것이다.

셋째, 소득가정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 성

만이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통계 으로 유의미하

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

득가정 어머니의 높은 부정  정서표 성이 어머

니의 냉담/무시 양육태도에 작용하는 변인임을 의

미있게 설명한다. 이는 부정 인 정서표 을 최소화

하고 정  정서표 을 많이 한 어머니의 자녀들

이 감정이입을 잘하며, 부모의 강한 부정  정서표

성이 유아의 사회  능력과 부 상 이 있음을 

밝힌 우수경(2004)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앞서 논의한 소득가정 어머니의 정

서표 성과 양육태도 간 상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정  정서표 성의 증진과 부정  정서표

성의 감소가 소득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 개선

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만 3∼5세 자녀를 둔 소득가정 어

머니와 류가정 어머니를 구분하여 어머니의 정

서표 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를 비

교함으로써 이에 한 객 인 자료를 제시하

다. 더불어 ․유아기 주양육자와의 계가 정서

발달에 필수 임에 따라 소득가정 어머니의 양

육태도 증진을 해 정  정서표 의 증진과 부

정  정서표 의 감소를 심으로 한 재 로그

램의 실시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 을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가정과 류층 가정

을 상으로 그 연구 상이 일부 지역에 제한되

어 있다. 한 본 연구가 모-자녀 정서 상호작용을 

비디오 찰로 수집한 연구로서, 연구 상의 수가 

다. 한 소득가정과 류가정의 어머니 주양

육자 비율을 고려하지 못한 바,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수의 어머니를 선정하되 어

머니 주양육자 비율 한 고려한 보다 타당성 있

는 결과를 도출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머니 혹은 아동이 장애를 가졌거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은 제외하 다. 따라서 

소득가정이 갖는 다양한 특성  가정유형을 고

려하여 그들의 양육태도와 정서 련 반응들 간의 

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정서 련 변

인에 해 살펴보고자 어머니의 정서표 성과 정

서인식, 정서수용에 을 두었다. 그러나 이 외 

어머니의 정서  특성들에 해서는 충분히 밝히

지 못하여 차후, 이에 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이러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 련 요인들

이 양육태도  자녀의 다양한 발달  측면에 

한 경로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만 3～5세 자녀를 둔 소득가정 부모교육 로그

램 개발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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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wareness, Acceptance and 

Parenting Attitude: A Comparison of 

Low Income and Middle Income Families

            So Eun Park    Eun Young Nahm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expressiveness, emotional 

awareness and acceptance, and parenting attitude of mothers who have children aged 3 to 5 from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For this study, surveys were conducted with the mothers who have 

children aged 3 to 5 from total 40 families, which consisted of 20 low income families and 20 middle 

income families in Seoul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using a teaching task that lasted about 15 

minutes was observ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he mothers from low income 

families express relatively lower positive emotion, less warm/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and mor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uch as hostility/aggression, indifference/neglect, undifferentiated rejection 

and control compared to the mothers from middle income families. Low income mothers also showed 

lower emotional awareness and acceptance with their child's emotion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warm and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as well as between the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different/negligent parenting 

attitudes from the low income mothers. Thir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of low income mothers can predict the indifferent and negligent parenting attitudes.    

Keywords: low income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