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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서 우 경   김 도 연1)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해보고 이들이 양육 스트

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

반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 지역복지관,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아

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2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기초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 모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애정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일반아동

어머니는 장애아동 어머니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장애아동 어머니는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태도는 일

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에게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장애아동 어머니

가정환경은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접

촉을 하면서 인지력·감정·언어·사회성 등 기본적인

인간특성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행동양식을 학

습해 나가는 곳이다. 특히 어머니는 최초의 교사로

서 아동의 초기 경험에 질적·양적 측면에서 아동

의 학습경험을 계획·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민옥기, 2002).

어머니와의 초기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

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하

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

끼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등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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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조혜승, 1996; Abidin,

1990). 또한 과거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주위의 여

러 사람들이 함께 양육을 도와주고 양육과정에 함

께 참여하였으나(길미연, 2009), 현대사회에서는 주

위의 도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사회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해야 한다는 전

통적인 사고가 지배적이고, 어머니는 자아실현의

욕구와의 갈등을 통해 자녀양육과정에서 양육 스

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김인숙,

2007). 높게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Abidin, 1990)과 부당한 양육행동(박응임,

1995)을 하도록 작용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

육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진, 2004). 이렇듯 부모-자녀 체계의 중심인물

인 어머니가 과도한 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

로서의 역량감에 회의를 느끼고,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결국

자녀의 정서적·행동상의 문제를 낳게 됨으로써

(Lopata, 1972) 부모-자녀 체계의 긴장감과 부담은

가족 내 하위 체계로 전이되고, 가족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최근까

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동변인으로서, 일반아

동의 경우에는 주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아동의 경

우에는 아동의 연령,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아의 출생은 부모에게 새로운 역할

을 요구함으로써 양육에 대해 더욱 높은 스트레스

를 유발한다. 대부분의 장애아 부모는 심각한 양육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장애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부족으로 무기력, 위축, 자기모멸감

을 가질 뿐 아니라 자아충족의 욕구를 박탈당함에

따른 만성적인 긴장감으로 인해 다양한 생리적·심

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이삼연, 1999). 이처

럼 자녀의 장애는 부모에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하는데, 장애자녀가 인생의 전환기에

이를 때마다 슬픔과 고통이 되풀이되고 심화된다

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일반적

인 양육 스트레스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하수민,

윤종희, 2002).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은 장애아 가족이 정상아 가족에 비해 많은 스트

레스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장애아 부모는

정상아 부모에 비해 이혼율이 높고, 우울, 불안, 좌

절, 근심 등 정서적 문제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장

애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숙, 1990).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여

야 하는 심리적 고통, 자녀의 반응결여와 발달지체

로 인한 실망감과 좌절,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필

요한 심리적·육체적 에너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일방아동의 어머니보다 더욱 많은 스

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했다(양귀화, 2001).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가족의 결속

력이 높아지고 더 친밀해지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Singer & Farkas,

198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과 일반아동이 있는 가정을 비교할 때 스트레스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이영순,

199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와 서로 시간적으로 공통성이 있거

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존적인 발달을 보여

(Hock & Schirtzinger, 1992) 부모역할에 대해 불

만족과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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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게 되고(손영지,

2010), 신경증이 높은 집단이 신경증이 낮은 집단

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길연하, 1996)는 신경증의 하위변인들 중

불안을 느끼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훨씬 많

이 지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안은 명확한 원인

없이 미래의 위험이나 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

함으로써 생기는 두려움, 근심, 긴장 등으로 정의

되는 감정반응으로 이런 불안이 과하면 미래를 지

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

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미리 두려워하게 되어 현

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다(신민진, 2010).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변인으로 양육태도와 심

리적 안녕감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백영숙, 2007; Luster

& Okagaki, 1993). Becker(1993)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

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태도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유영주,

김경신과 김순옥(2001)은 부모가 자녀에게 수행하

는 역할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태도에 따

라서 자녀의 발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양육태도

는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

들은 핵가족화로 인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서 자녀양육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채로

자랐고,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경쟁적 교육을 강조하

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와 질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바람직한 방법

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이로 인해 요즘의 부모들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졌고, 이전의 부모들보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되어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Dunne & Kettler, 2008).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양육태도의 영향력은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 크리라

예상할 수 있다(백설아, 2005).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arsch(1968)

의 경우 장애아동 부모는 정상아동 부모보다 아동

의 기능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놓은 기대를 가진

다고 하였으며, 최중옥(1982)은 장애 유아 어머니

들은 일반 유아를 가진 어머니들 보다 많은 죄의

식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 유아를 다른 자녀보다

더 귀하게 대하려 하고 지나친 보호를 하기도 하

며 동정적이며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한우(1999)는 학령전기와 학령기

모두 장애 자녀의 부모가 비장애 자녀의 부모보다

전반적으로 양육태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고, 이영주(1998)는 장애아동 어머니집단과

정상아동 어머니집단의 양육태도 비교에서 허용적

양육태도에서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이 정상아동

어머니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정적,

통제적, 처벌적 양육태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영진(2008)의 연구

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

의 장애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장애 자녀보다

비장애 자녀에게 더 애정적, 덜 거부적, 더 자율적,

더 통제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

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태도

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의 발생 정도에 차이가 있

는지 주목해 봄으로써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

을 미치는 양육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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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일반아

동과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각각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삶의 질 문제가 아동의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아동

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심

리적 안녕감은 매우 중요하다(최정아, 2010). 문혁

준과 이종신(2010)은 어머니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정도인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로 인

한 우울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어머니 역할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다룬 일부 연구들에서

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변량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

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들이나 다양한 심리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관계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길연하,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다양한 심

리적 변인들과 함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

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

는 어떠한가?

둘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

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

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

반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

집, 지역복지관,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만 1세에서 만 7세의 일반아동 어머니 159명과 장

애아동 어머니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각 기관에 총 292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62부

(89.8%)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

응답이거나 불충분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여 총

249부(85.3%)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가족구성형태, 혼인상태로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 30∼39세가 188명(75.2%)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만 40∼49세로 42명

(16.8%)이였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

30대가 각각 116명(77.3%)과 72명(72.8%)으로 동일

하게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100명

(3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대졸 또

는 대학교 중퇴로 59명(25.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학생포함)가 150명

(59.8%)로 가장 높았는데,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의 비율이 73명(48.7%), 장애아동 어머니

의 경우 가정주부 비율이 77명(77.8%)으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월평균 소득과 혼인상태

에서도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

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월평균 소득은 300

만원 이상이 158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200∼

300만원 이하가 58명(23.1%)의 순이였으며,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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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아동 어머니 장애아동 어머니 전체
N % N % N %

연령
만 20-29세 10 6.6 5 5.0 15 6.0
만 30~39세 116 77.3 72 72.8 188 75.2
만 40~49세 23 15.3 19 19.2 42 16.8
만 50~59세 1 0.7 3 3.0 4 1.6

학력

중졸이하 1 0.7 4 4.0 5 2.0
고졸 38 25.3 21 21.2 59 23.5

전문대졸 또는 
대학교 중퇴 43 28.7 21 21.2 64 25.5

대졸 55 36.7 45 45.5 100 39.8
대학원 이상 13 8.7 8 8.1 21 8.4

직업

가정주부(학생포함) 73 48.7 77 77.8 150 59.8
고용직 1 0.7 1 1.0 2 0.8

서비스직 8 5.3 2 2.0 10 4.0
자영업 6 4.0 6 6.1 12 4.8

일반 사무직 12 8.0 1 1.0 13 5.2
회사원 37 24.7 9 9.1 46 18.3
전문직 12 8.0 3 3.0 15 6.0

기업주 및 고위관리 0 0.0 0 0.0 0 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0.7 5 5.1 6 2.4
100-200 만원 이하 13 8.6 13 13.1 26 10.4
200-300 만원 이하 39 26.0 19 19.2 58 23.1

300만원 이상 96 64.0 62 62.6 158 62.9

혼인상태
기혼(사실혼 포함) 144 96.0 93 93.9 237 94.4

이혼 2 1.3 4 4.0 6 2.4
별거 1 0.7 0 0.0 1 0.4
사별 0 0.0 1 1.0 1 0,4
기타 2 1.3 1 1.0 3 1.2

전체 150 100.0 99 100.0 249 100.0

표 1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상태의 경우 기혼(사실혼 포함)이 237명(94.4%)으

로 가장 많았다.

표 2에 제시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아동의 경우,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각각 75명(50.0%)으로 동일하였다. 아동의 나이는

만 5세가 41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만 2세가

27명(18.0%), 만 1세가 23명(15.3%), 만 4세와 만 6

세가 16명(10.7%)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장애아동

의 성별은 남아가 68명(68.7%), 여아 31명(31.3%)

이며 아동의 나이는 만 4세가 26명 (26.3%)으로

가장 많았고, 만 5세, 7세, 3세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장애유형은 발달지체가 27명(27.3%)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지체장 애가 22명

(22.2%), 중복장애가 21명(21.0%)으로 많았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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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N % N %

성별 남자 75 50.0 68 68.7
여자 75 50.0 31 31.3

연령

만 1세 23 15.3 1  1.0
만 2세 27 18.0 4  4.0
만 3세 13  8.7 16 16.2
만 4세 16 10.7 26 26.3
만 5세 41 27.3 24 24.2
만 6세 16 10.7 10 10.1
만 7세 14  9.3 18 18.2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자폐장애 6  6.1
의사소통장애 6  6.1

학습장애 1  1.0
정서․행동장애 1  1.0

발달지체 27 27.3
지체장애(뇌성마비, 뇌병변 포함) 22 22.2

기타(다운증후군, 지적장애, 언어지연, 발달지연 등) 15 15.2
중복장애 21 21.0

장애아동의 
장애등급

1급 24 24.2
2급 9  9.1
3급 13 13.1
4급 1  1.0

장애등급 받은 적 없음 52 52.5
전체  150 100.0 99 100.0

표 2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의 장애등급의 경우 ‘장애등급 받은 적 없음’이

52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1급이 24명

(24.2%), 3급이 13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불안척도

어머니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70)가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제작한 상태-특성불

안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덕웅, 이창호와 탁진국(1993)이 한국어판 척도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I의 검사구성은 총

40개의 문항으로, 상태 불안(State Anxiety)을 측

정하는 20개 문항과 특성 불안(Trait Anxiety)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2와 .82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척도

Schaefer(1959)가 개발한 양육태도 도구를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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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1999)가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

의 양육태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애정적, 통제

적, 거부적, 긍정적(자율적) 평가태도로 제한하여

각 영역에 따라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측정한다.

4가지 양육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면,

애정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를 민주적이며

수용적으로 대하며 대부분의 일을 자녀와 함께 하

고 자녀를 보호하며 애정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통

제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잔

소리가 많으며 권위적인 지시로 자녀가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게 하고 자녀에게 많은 제한을 가하며

엄격하다. 거부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하여 거부적이며 자녀를 부정적으

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태도를 지닌 어머

니는 자녀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 스스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의 행

동에 대해 허용적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애정

적 태도 .59, 통제적 태도 .46, 거부적 태도 .65, 긍

정적 태도 .43, 전체척도 .75로 나타났다. 일부 태

도유형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본 척도는

다양한 논문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

하기 위해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

하였다. Ryff와 Keyesm(1995)가 한국판으로 번안

한 것을 다시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한

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6개 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삶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수용, 질적으로 높은 대

인관계 능력인 긍정적 대인관계, 자신의 기준에 따

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 자기의 삶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

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 지

속적인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지각인 개인적

성장의 6개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전체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4이었다.

양육 스트레스척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한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를

서혜영(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36문

항으로, 각 문항은 1(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매

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척도에서는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를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는데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역기능적

인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전체 신뢰

도 Cronbach’ α는 .9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료를 분석

하였다. 첫째, 각 척도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둘째, 아동의 장애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

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안녕감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양육태도의 경우 다변량분산분석

(M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아동과 장애

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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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일반 1 2 3 4 5 6 7

1. 불안 1 -.17 -.25* -.50** -.26** -.69** .56**

2. 양육태도-애정적 -.46** 1 .03 .18 .31** .24* -.32**

3. 양육태도-통제적 -.30** .07 1 .49** -.20* .14 -.18

4. 양육태도-거부적 -.43** .40** .40** 1 .05 .45** -.54**

5. 양육태도-긍정적 -.50** .54** .10 .22 1 .39** -.43**

6. 심리적 안녕감 -.79** .57** .27** .47** .64** 1 -.55**

7. 양육 스트레스 .64** -.58** -.29** -.58** -.50** -.71** 1

  < .05,   <.01,    < .001

표 3 일반/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분석결과 (N= 249)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방식을 이용한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일반/장애아동 어머니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

관계

일반/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들과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면, 불안의 경우 일반아동 어머니

(r=.64, p<.01)와 장애아동 어머니(r=.56, p<.01) 모

두 양육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태도

에서는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

애정적(r=-.58, p<.01/r=-.32, p<.01), 거부적

(r=-.58, p<.01/r=-.54, p<.01), 긍정적(r=-.50,

p<.01/r=-.43, p<.01)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r=-.71,

p<.01/r=-.55, p<.01)도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을 구

분하여 살펴본 경우, 일반아동 집단에서는 양육 스

트레스가 통제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

나(r=-.29, p<.01), 장애아동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

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비교분석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불안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1, 247) = 3.78,

ns),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두 그룹 간에 양육태도

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Wilk’s λ = .93;

F(1,247)= 4.71, p<.005, 
 = .07). 후속 추적연구

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

(M = 16.13, SD = 2.60)에 비해 일반아동 어머니

(M = 17.29, SD = 2.51)가 더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1, 247) = 12.32,

p<.005).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F(1, 247) = 4.31,

p <.05)과 양육 스트레스(F(1, 247) = 22.25,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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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
(n=150)

장애아동
(n=99) F

M SD M SD
불안 83.21 23.31  88.91 21.58 3.78

양
육
태
도

애정적 18.53  2.69  18.55  2.46  .00
통제적 14.42  2.52  14.96  3.03 2.33
거부적 15.77  2.95  15.54  3.32  .35
긍정적 17.29  2.51  16.13  2.60 

심리적 안녕감 153.39 23.34 147.44 20.12 

양육 스트레스 81.73 18.97  93.86 21.13 

표 4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

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비교

종속변수 모형 독립변수  t     F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1 불안  .636 10.026*** .404 .404 100.529***

2
불안  .312 4.603***

.597 .193  42.718***양육태도
애정적 -.235 -3.417**
통제적 -.044 -.739
거부적 -.304 -4.674***
긍정적 -.144 -2.140*

3

 불안  .153 1.792

.621 .024 39.029***양육태도
애정적 -.199  -2.928**
통제적 -.036 -.630
거부적 -.268 -4.154***
긍정적 -.062 -.870

심리적 안녕감 -.297 -.2981**
  < .05,   <.01,    < .001

표 5 . 일반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N=150)

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장애아동 어머니(M = 147.44, SD = 20.12) 보다

일반아동 어머니(M = 153.39, SD= 23.34)의 심리

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

레스의 경우 장애아동 어머니(M = 93.86, SD =

21.13)가 일반아동 어머니(M = 81.73, SD = 18.97)

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

도,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아

동과 장애아동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과 7 참고).

먼저 일반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의

4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48)=100.53, p<. .001]. 다음으로 애정적, 통제

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양육 스

트레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설

명력은 19.3% 증가하여 양육태도는 양육 스트레스

를 5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144)=42.72, p<.001]. 3차 회귀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

에 대한 설명력은 2.4% 증가하였고, 어머니의 불

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스트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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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모형 독립변수  t     F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1 불안  .559 6.602*** .312 .312 43.581***

2
불안  .276 3.140**

.517 .205 19.730***양육태도
애정적 -.115 -1.476
통제적 .013  .149
거부적 -.370 -3.957***
긍정적 -.299 -3.624***

3

 불안  .209  1.945

.523 .006 16.667***양육태도
애정적 -.107 -1.374
통제적  .008   .091
거부적 -.351 -3.685***
긍정적 -.277 -3.272**

심리적 안녕감 -.117 -1.081
  < .05,   <.01,    < .001

표 6 .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N=150)

6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143)=39.03,

p<.001].

다음으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의

3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96)=43.58,

p<.001]. 다음으로 애정적, 통제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20.5%

증가 하여 양육태도는 양육 스트레스를 5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92)=19.73, p<.001].

3차 회귀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분석

한 결 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0.6%

증가 하 였고,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스트레스의 52.3%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6,91)= 16.67, p<.001].

종합하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에

게서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태도는 양육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해보고 이들이 양

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아동과 장애아

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

하는 데 있어 아동의 변인보다 양육과정에서 경험

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아

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불안과는 정

적 상관을 보이고 애정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

도와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

는 아동의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불안이

높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며, 양육태도가 애정

적, 거부적, 긍정적 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경증의 하위변인들 중 불안을 많이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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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고 보고한 길

연하(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장애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불안이 높아지면 양육 스트

레스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손영지(2010)의 연구결

과를 지지한다. 또한 양육태도의 경우 어머니들이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양육 스트레

스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

미한다는 이지현(2010)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

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간의 차이점으로는 일반아동 어머니 집

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통제적 양육태도와 부

적 상관을 보였으나, 장애아동 집단에서는 유의미

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권위적인 지시로 자녀에게 제한을

가하고 어머니의 의견을 강조함으로써 양육 스트

레스를 덜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

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해

본 결과, 양육 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아동 어

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아동 부모의 경

우 자녀의 양육과 치료, 교육, 재활 등 장기간 가

중되는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되어 비장애아

동 부모에 비해 2∼3배 이상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배광웅과 송상천(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긍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일반

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동 어머니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장애 자녀보다 비장애

자녀에게 더욱 애정적, 자율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영진(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이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일반아동 부모

에 비해 삶의 질 정도를 낮은 것으로 평가한 Bode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반아동 어머니가 장애아

동 어머니에 비해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

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난 최정아(2010)의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장애아동 어머니들

은 자신감의 결여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강박

적이며 아동을 대하는 기본적인 기술부족, 민감성

결여, 거부적 태도,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정유경(2003)의 보고와 함께 고려해볼 때, 장애아

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측

면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짐을 예측해 볼 수 있

다.

셋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

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

반아동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의 40.4%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애정적, 통제적, 거부적, 긍

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설명력은 19.3% 증가하

였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분석

한 결과 설명력은 2.4% 증가하였다. 즉,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스트레스에 62.1%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불

안은 양육 스트레스의 31.2%를 설명하였고, 애정

적, 통제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20.5% 증가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0.6% 증

가 하였다. 즉,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스트레스의

5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

해 보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에게서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태도는 양육 스트레스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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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두 집단 모

두 어머니의 불안의 경우 불안이 양육 스트레스와

서로 시간적으로 공통성이 있거나 서로에게 영향

을 미치는 의존적인 발달을 보인다는 Hock과

Schirtzinger(1992)의 결과를 지지하고, 양육태도의

경우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가 부모-자

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

한 황성숙(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로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심리적인 변인이

아동의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어

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어떠한 도움

이 개입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본 연구가 지

니는 함의는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

를 비교해 봄으로써 아동의 장애여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을 고

려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조절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

머니의 불안 수준을 낮추고,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

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내적인 자원 및 능력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증진 프로그램 혹은

부모교육 및 훈련 등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것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자가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

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지역적, 문화적, 환경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였

다. 또한 연구 대상이 영·유아에 제한되어 있어 아

동,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한 점도 제

한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아동의

연령층과 다양한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에 적용하

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결과를 얻게 되기

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에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의 인구사회적인 변인들

을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장애유무에 따라 나

누어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에서 흔히 분석에 사용되었던 어머니의 연령과 같

은 인구 사회적 변인과 직업유무, 가정의 월평균

수입, 종교 유무 등 사회· 경제적 변인들이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

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심리적인 변인 외에

도 다양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변인과 함께 다양한 인구 사회적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

머니의 부모특성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나누어 탐색해 볼 필요

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폭넓게 이해하여 다양한 해결책

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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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논문을 조사해

보면 어머니의 우울, 양육태도, 애착유형, 대처방

식, 생활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지만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에 따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 사이에 작

용하는 매개변인, 혹은 불안과 다른 인구학적, 사

회적, 경제적,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지어 연구를

해 봄으로써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상태에 대해

더욱 잘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부모교육 및 상

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부모교육 및

상담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인가’, ‘부모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현 부모교육에

부모들은 대부분 만족하는가’, ‘부모의 요구를 실제

로 반영하였는가’ 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부

모교육 및 상담은 우리나라의 교육 중심 문화에

맞춰 아동의 교육문제와 진로 등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것에 비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교육과 상담은 드문

편이다. 이에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어

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더욱 긍정적인 부

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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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s maternal anxiety, parenting attitud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stress between mother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maternal anxiety, parenting at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anxiety in both groups of

mothers,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ffective, positive an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of

affective, positive, rejective and controlled parenting attitude. Also,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Mother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had higher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ores tha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higher parenting stress scores than mothers of without disabilities. Finally, it was

shown that maternal anxiety and parenting attitude are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both groups of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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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