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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아버지 양육 활성화 연구의 기
초자료 및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아버지 양육 관련 주제어를 조합하여 추출된 652편의 국
내 문헌과 257편의 국외 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
석된 키워드 네트워크 내 키워드 간 최대 연결 거리와 노드 간 평균 거리를 살펴
본 결과, 변인 간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 동향분석 결과,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부양자에서 양육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시기별 키워드 분석 결과, 초기에는 양육의 효과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양육 촉진 방안 탐색 관련 연구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아내와의 관계 증진, 자녀의 사회성과 
관계성, 인지기능의 증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 양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후 구성 및 개발하는데 방향을 제
시하여 연구가 부족한 영역인 아버지 양육 관련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아버지, 아버지 양육,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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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아버지 역할은 과거와 많은 부분 달라졌
다. 과거에는 부양자 역할, 성 역할 모델만이 강조
되었지만, 현재는 자녀의 정서적 역할까지 담당하
는 양성적인 양육자로서의 인식이 증가 되고 있다
(윤성민, 2016). 리처드 플레처(2012)는 이러한 아
버지 역할 변화에서 생계적 아버지와 양육적 어머
니의 기존 역할 분담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하였다. 이처럼 남성들이 원하든 원하
지 않던 간에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라는 이미지
가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나성은, 
2014).

이에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frienddy’라는 신
조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친구같이 양육에 참
여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담론의 영향
을 받는다. 이러한 아버지는 ‘new father’, ‘new 
fatherhood’, ‘friend daddy’, ‘super daddy’, 
‘androgynous father’ 등의 용어로 표현된다(조윤
경, 2012).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아버지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가치 및 신념의 변화는 아
버지 양육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결과, 아버지들은 자녀들
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뒷받침
하며, 어머니가 대체할 수 없는 질적으로 고유한 아
버지만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Ringsmose, 20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
수록 자녀들의 인지능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발달 
되고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이 증진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최미숙, 송순옥, 2014). 또한, 자녀
의 학업능력과 언어 발달, 기본생활습관, 성 역할
과 창의성 발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나현정, 최미숙, 2017; Bauman & Wasserman 
2010; Saracho, 2007). 더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결혼만족도의 증진과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아버지 자신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형신, 이진희, 2010). 즉 아버지
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전인 발달을 도모하고 건
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기대는 일정 정도 아버지 양육 참여
를 증진 시켰지만, 사회적 기대와 실제 아버지들의 
역할수행 간 불일치로 아버지들은 정체성의 혼
란 및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이현아 et al, 
2017).

여전히 아버지가 주 부양자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양육자의 정체성을 갖도록 사회화된 아버
지들은 직업적 성취와 자녀 양육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한다(양소남, 2013). 즉 아버지들은 경
제적 능력과 더불어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역
할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지 못할 때 죄책감과 낮은 
역할 만족도를 나타낸다(백진아, 2009).

이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도모하고 아버지 역
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실제 아버지 역할수행 간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이 강조됐다(이현아 et al, 2017). 2006년 이후 건
강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버지들의 참여 및 
역할수행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었고, 아버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일
과 가정 두 영역 간 양립의 중요성과 가정 내에서
의 아버지 역할 교육 및 지원, 아버지-자녀 상호
작용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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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진행됐던 교육 프로그램을 아버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 요구
도를 조사하고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및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들로 나
타나게 되었다(권혜진, 2013).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발달 시기 자녀의 발달 증진, 자녀와의 관계, 아버
지 역할효능감을 증진 시키는데 효과성이 입증되었
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버지들은 참여 후 자녀
와의 친밀감을 경험하였고(김민선, 2014), 긍정적 
상호작용을 나타냈으며(김미경, 김현주, 2016), 아버
지-자녀 관계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명현주, 2012).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버지들은 부모효능감
(황혜신, 윤명자 2015)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
감이 높아졌다(안혜선, 방경숙 2014).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효과성을 살
펴보면 공격성의 감소(김미경, 김현주, 2016)와 역
기능적 행동(권기남, 2014)이 감소하였고, 남자 청
소년들의 경우 폭력적인 행동의 표출이 감소(이종
순, 2002)가 나타났다.

이상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연구들은 아버지들
의 역할수행 및 자녀들의 발달 증진에 기능적 역할
을 하였지만, 아비지 양육 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여 그동
안 진행된 연구의 기여 및 한계점 향후 진행될 연
구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외
에서는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동향
분석 및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의 발전을 이뤄왔다(Fagan & 
Kaufman, 2015; Knox et al, 2011).

Brown(1969)은 “각 학문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
디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일

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틀을 통해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흐
름을 파악해가며 그 영역에서 연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을 확대할 수 있
는 기초자료의 의미가 있다. 특히 아버지 양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학문적 
재검토와 체계의 확립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
한 프로그램 동향연구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와 효과성의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므로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구성 및 개발될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
련 프로그램 연구의 촉진에 있어 유용하다.

연구 동향 분석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용분석으로 전통적인 문헌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분류한 범주에 따라 그 내용을 
고찰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심도 있는 해석과 고찰
을 볼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이성용, 박소영, 2019). 다른 
하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구 주제, 키워
드, 초록에 있는 주요 키워드를 종합하여 출현하는 
빈도와 키워드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연관 관계를 분석하는 분석방법이다(이성용, 
박소영, 2019). 연구의 키워드는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핵심적인 단어들을 명시한 것으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분야의 핵심이 되는 주제 및 
지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다(정혜영, 손유진, 
2015).

최근 들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심리학, 교육
학, 부모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아버지들을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동
향분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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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
용하여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까지 학술지에 게
재된 국내외 아버지 관련 연구들로 기간을 정해 연
구의 빈도 및 추이를 살펴보고, 전체 키워드 간 중
심성 수치를 비교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아버지 양
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국내외 논문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
련 연구의 키워드 출현빈도와 네트워크 중심성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방  법

분석대상 선정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의 키워드 네
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학술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등재 후
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선정하였으며, 국외 
문헌의 경우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에 발표된 논
문으로 선정하였다.

논문의 게재 연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연구자
가 검색한 2021년까지 수록된 국내외 학술지 논문
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출된 논문 중 저자가 키워드를 제공하지 않은 
논문, 중복된 논문, 논문 주제가 아버지 양육과 관
련 없는 논문은 제외하였으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

에는 본문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논문 선정 여부
를 결정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국내 문헌의 경우 ‘아버
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아버지 양육 프로
그램’,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아버지 프로그램’ 등
의 관련 주제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하였으
며,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추출된 857편의 논문 
중 65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국외 문헌의 경우 ‘Father Parenting 
Promotion Program’, ‘Father education’, 
‘Father intervention Program’, ‘Fatherhood’ 
등의 관련 주제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하였으
며,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추출된 387편의 논문 
중 25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절차

본 연구는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란 문헌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빈도를 파악한 후, 이 빈도로부터 키워드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구성한 네트워크를 의미
한다(이수상, 2013). 동시 출현 빈도분석은 다음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논문의 저자들은 유한하고 정
형화된 레퍼토리에서 용어를 선택하고, 여러 학자
가 같은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해당 연구 영역에 
대한 인지구조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Nicola Be 
Bellis,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
워드 간의 구조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주제가 연구되었는지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변진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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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적용

텍스트 데이터 준비           분석 기준에 따라 아버지 양육증진 관련 논문 설정
 -

텍스트 데이터 특성 분석         자료 상세정보를 excel 형태로 저장하여 영역별 특성 분석


분석 프로그램에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입력                  2-mode인 단어-논문 네트워크 생성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관계 추출                  1-mode인 단어-논문 네트워크 생성


키워드 빈도분석                       워드 클라우드와 출현빈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분석 Spring map, Circular map 생성


             결과, 해석

표 1. 분석 차

이 제시한 절차를 중심으로 목적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표 1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데이터 준비 단계로 분석대상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 문헌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본 연
구에서는 대상 문헌의 유형을 국내 문헌의 경우 
KCI 등재 및 KCI 등재 후보학술지, 국외 문헌의 
경우 SCI급 논문으로 제한하여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 후 excel로 
논문의 상세정보를 정리하여, 관련 연구의 연도별 
게재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분석 프로그램에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입
력 단계로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워드 리
스트를 사용하였으며, 명사 형태인 키워드를 추출

하여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사전을 만드는 과정
인 키워드 정제(keyword cleaning) 작업을 진행함
으로 단어-논문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입력 단계로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워드 
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명사 형태인 키워드를 추
출하여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사전을 만드는 과
정인 키워드 정제(keyword cleaning) 작업을 진행
함으로 단어-논문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셋째,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추출하는 단계로 이원 모드 행렬
(문헌×키워드)을 일원 모드 행렬(키워드×키워드)로 
변환하여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키워드 빈도분석을 진행하는 단계로 아버
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로 선정된 논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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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에서 키워드 정제 작업을 통해 추출된 유의미
한 키워드와 유의미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키워드의 빈도 양상
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치화하여 표로 제시
하였다.

다섯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
로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어느 정도 연결되
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 분석을, 특
정 키워드가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개 중심성 분
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내용은 하나의 개념이 어떤 
개념과 인접해 있는지 파악하기 유용한 spring 
map(변진언, 2017)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앞선 과정을 바탕으로 결과
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키워드 정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키워드 정제 작업이 
연구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키
워드를 선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표
적으로 지정어, 유의어, 제외어 사전 제작이 이 과
정에 해당한다(변진언, 2017).

본 연구의 키워드 추출은 분석대상 논문에 제시
된 키워드 리스트를 중심으로 하였다. 논문의 키워
드는 연구자가 논문 전체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
로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한 주요 단어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 키워드 정제 작업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띄어쓰기로 
인해 키워드의 의미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기에 띄
어쓰기를 없애는 교정 작업을 하였다. 일례로, ‘양

육의 질’이라는 키워드 표기를 ‘양육의질’로 수정하
여 지정어 사전에 등록하였다.

둘째, 제거 작업으로 논문을 검색한 키워드는 삭
제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 
‘Father’, ‘Fatherhood’, ‘Program’, ‘Fathering’, 
‘Parenting’, ‘Participation’, ‘Education’ 등은 
제외어로 분류하였다. 제거 작업은 출현빈도가 높
은 키워드 중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를 분석에
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
문이 모두 아버지의 양육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연구
이므로 아버지 양육 활성화에 관련된 키워드가 파
악될 필요가 없고, 키워드 간 네트워크 결과를 왜
곡시킬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셋째, 통제 작업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
현과 유사어를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상의 키워드 정제 작업에 대
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
하였다.

결  과

연도별 연구 현황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키워드 연구 중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난 논문을 제외한 국내 문
헌의 경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33편, 2001년
부터 2010년까지 155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464편, 총 65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국외 문헌
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45편, 2001년부
터 2010년까지 48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64
편, 총 25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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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5~2000

2001
~2010

2011
~2021 계

국내 33 155 464 652
국외 45 48 164 257

표 2. 연도별 논문 황

그림 1. 워드 클라우드(국내 문헌)

그림 2. 워드 클라우드(국외 문헌)

선정된 논문의 연도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아버지 양육 참여 연구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

면 2001년부터 2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 양육
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현빈도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들에 대한 출
현빈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핵심 키워드
를 시각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
를 진행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 자료이다(변진언, 2017). 키워드 정제 작업
을 한 결과 국내 문헌은 총 36개의 키워드가 도출
(키워드 상위 60위 기준)되었으며, 국외 문헌의 경
우 총 32개의 키워드가 도출(빈도수 50회 이상)되
었다.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가 상
대적으로 크게 표현된다. 국내 문헌의 경우 양육, 
자녀, 어머니, 영향, 교육 등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국외 문헌의 경우 Child, family, 
mother, group 등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타났
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당 키
워드의 출현빈도 상위 20위를 수치화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국내 문헌의 키워드는 417회에서 1,593회의 출
현빈도를 가지며 평균은 795.8, 표준편차는 324.9
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양육으로 1,593회, 자녀는 1,274, 교육이 1,229회
의 빈도를 나타냈다. 국외 문헌의 경우 평균은 122
회, 표준편차는 100.8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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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문헌 국외 문헌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양육 1593 child 504
2 자녀 1274 mother 203
3 교육 1229 group 198
4 영향 1057 family 175
5 관계 990 involvement 143
6 어머니 981 intervention 139
7 유아 967 relationship 107
8 참여 853 support 105
9 가족 826 need 93
10 사회 749 effect 90
11 행동 740 role 86
12 아동 698 level 81
13 대상 638 man 79
14 태도 552 health 71
15 문제 529 skill 69
16 학교 489 school 68
17 가정 487 finding 68
18 인식 426 development 57
19 효과 421 time 56
20 필요 417 control 56

표 3. 키워드 출 빈도(상  20)

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Child로 504회, Mother는 
203회, Group은 198회, Family가 175회 출현빈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키워드가 아버지 양육 활
성화 관련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
며,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키워드의 
의미와 중요도를 출현빈도로만 파악하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따라서 전체 키워드를 속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아버지 양육 활성화 관련 주제 연구의 대상적 측

면의 연구 주제로 자녀, 어머니, 유아, 아동, 가족 
등이 다루어졌으며, 과정적 측면에서는 양육, 교육, 
참여, 인식, 필요 등이 다루어졌다. 결과적 측면에
서는 영향, 관계, 사회, 행동, 태도, 문제, 학교, 효
과, 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국외의 경우 아버지 양육 활성화의 대상적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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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문헌 국외 문헌
키워드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사회 0.97 0.018 child 0.84 0.24
2 아동 0.97 0.019 family 0.55 0.09
3 자녀 0.97 0.021 mother 0.45 0.03
4 어머니 0.94 0.018 infant 0.42 0.04
5 가족 0.91 0.016 intervention 0.42 0.09
6 양육 0.91 0.014 health 0.39 0.03
7 관계 0.86 0.013 role 0.37 0.04
8 유아 0.86 0.014 group 0.34 0.02
9 참여 0.83 0.012 involvement 0.34 0.02
10 가정 0.80 0.013 man 0.34 0.03
11 교육 0.80 0.010 need 0.34 0.02
12 정서 0.80 0.010 development 0.29 0.03
13 행동 0.80 0.008 relationship 0.29 0.01
14 영향 0.77 0.009 school 0.29 0.03
15 청소년 0.77 0.009 childrens 0.26 0.02
16 긍정 0.74 0.008 effect 0.26 0.02
17 인식 0.74 0.008 age 0.24 0.01
18 특성 0.74 0.008 behavior 0.24 0.02
19 경험 0.71 0.005 experience 0.24 0.01
20 집단 0.71 0.007 level 0.24 0.01

표 4. 연결 심성, 매개 심성 분석 결과

연구 주제로 child, mother, family 등이 다루어
졌으며, 과정적 측면에서는 group, involvement, 
intervention, support, need, role, skill 등이 다
루어졌다. 결과적 측면에서는 relationship, effect, 
health, development 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
다.

키워드 네트워크 형성 및 중심성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은 키워드의 유

사성을 측정하고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상의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
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노드가 얼마만큼 
많은 노드와 연결이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결 중
심성(Degree Centrality)과 한 노드가 네트워크상
에서 중개자 역할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측정하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결 중심성 수치를 기준으로 
20개 키워드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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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문헌 연결 심성 Spring map

그림 4. 국내 문헌 연결 심성 Circular map

그림 5. 국외 문헌 연결 심성 Spring map

국내 문헌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인 키워드는 사회, 아동, 자녀, 어머니, 가족, 양
육, 관계, 유아, 참여, 가정이다. 해당 키워드는 다
른 키워드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매
개 중심성의 경우 자녀, 아동, 사회, 어머니, 가족, 
양육, 유아, 가정의 순으로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여주었다. 국외 문헌의 경우 가장 높은 연결 중
심성을 보여준 키워드는 Child, Family, Mother, 
Infant, Intervention, Health, Role, Group, 
Involvement이며,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는 Child, Intervention, Family, Infant, Role, 
Health, Man, Development, School로 확인되었
다. 국내 문헌의 연결 중심성에 대해 spring map
과 circular map을 시각화하면 그림 3, 그림 4와 
같고 국외 문헌의 연결 중심성에 대해 spring 
map과 circular map을 시각화하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시기별 아버지 양육 관련 키워드 분석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 주제를 동향
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약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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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외 문헌 연결 심성 Circular map

순위 국내 문헌 (1979-2000) 국내 문헌 (2001-2010) 국내 문헌 (2011-2021)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1 부모 0.16 부모 0.63 부모 0.89
2 교육 0.13 자녀 0.50 어머니 0.87
3 아동 0.12 어머니 0.47 자녀 0.85
4 문제 0.11 아동 0.39 아동 0.78
5 가족 0.11 교육 0.36 관계 0.76
6 자녀 0.11 사회 0.35 참여 0.76
7 참여 0.10 가족 0.33 가족 0.74
8 어머니 0.09 인식 0.33 양육 0.74
9 관계 0.08 문제 0.32 교육 0.72
10 반응 0.08 유아 0.31 유아 0.70

표 5. 국내 문헌 시기별 키워드 분석(연결 심성)

단위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시기마다 핵심 키워
드를 알아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기별 변화 추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문헌은 1979~2000년까지를 1시기, 2001~ 
2010년까지를 2시기, 2011~2021년까지를 3시기로 

구분하여 연결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국내 문헌 
시기별 연결 중심성 수치를 기준으로 20개 키워드
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분석의 결과 1시기의 경우 부모가 0.16의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이 연결 중심성 0.13, 아동이 연결 중심성 0.12로 
나타났다. 2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모의 연결 
중심성이 0.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0.50, 어머니는 0.47로 파악되었다. 3시기의 경우 
부모의 연결 중심성은 0.89, 어머니는 연결 중심성 
0.87, 자녀는 연결 중심성. 085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연도 구분의 경우 ‘부모’ 키워드가 가장 높
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었으며 연도가 높아질수록 
연결 중심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1순위
로 나타나는 ‘부모’의 순위는 각 시기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 초기에는 자녀의 ‘문제’와 ‘생활’, ‘흡연’ 등 
자녀의 행동 문제에 대한 훈육과 관련된 부분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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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내 문헌 (1979-2000) 국내 문헌 (2001-2010) 국내 문헌 (2011-2021)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11 수준 0.08 학교 0.31 행동 0.70
12 가정 0.07 관계 0.30 영향 0.67
13 시간 0.07 가정 0.29 정서 0.65
14 사회 0.06 태도 0.29 경험 0.63
15 유아 0.06 장애 0.28 인식 0.63
16 생활 0.06 수준 0.27 청소년 0.63
17 결과 0.06 집단 0.27 효과 0.63
18 필요 0.06 특성 0.27 가정 0.54
19 흡연 0.06 행동 0.27 발달 0.54
20 내용 0.05 영향 0.26 수준 0.54

표 5. 국내 문헌 시기별 키워드 분석(연결 심성)                                                          (계속)

심 키워드로 나타났으나 2시기에서는 ‘문제’만 나
타났고 3시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시기
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자녀에 대한 ‘인식’(2, 3시
기), ‘교육’(2, 3시기)과 ‘정서’(3시기), ‘양육’(3시
기), ‘발달’(3시기) 등 양육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새
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훈육 등의 외적인 부분을 
넘어 정서 및 인식, 발달 등의 내적인 부분에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국외 문헌은 1949~2000년까지를 1시기, 2001~ 
2010년까지를 2시기, 2011~2021년까지를 3시기로 
구분하여 연결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국외 문헌 시기별 연결 중심성 수치를 기준으로 
20개 키워드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분석의 결과 1시기에서는 child가 가장 높은 연
결 중심성인 0.27로 나타났으며 family는 0.19, 
group은 0.12로 확인되었다. 2시기의 경우 child

가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은 0.27, group이 0.15, 
mother가 0.08로 나타났으며 3시기의 경우 child
가 0.40으로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도출하였으
며 다음으로는 mother가 0.32, family가 0.31로 
파악되었다. 시기별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살펴
보면 1순위로 나타나는 ‘child’의 순위는 각 시기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최근 시기일수
록 더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었다.

초기에는 ‘responsibility’와 ‘stress’, ‘impact’ 
부양자의 책임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2시기에서는 자녀의 문제 행동 
및 양육 방법에 대한 ‘information’, ‘treatment’, 
‘process’ ‘intervention’ 등 구체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3시기에서는 
‘relationship’과 ‘service’, ‘knowledge’ 등 부양
자를 넘어 양육자로서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을 제
공하는 부분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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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외 문헌(1949-2000) 국외 문헌(2001-2010) 국외 문헌(2011-2021)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1 child 0.27 child 0.27 child 0.40
2 family 0.19 group 0.15 mother 0.32
3 group 0.12 mother 0.08 family 0.31
4 infant 0.11 need 0.08 intervention 0.29
5 mother 0.09 support 0.08 relationship 0.19
6 time 0.09 woman 0.08 group 0.17
7 age 0.07 birth 0.07 health 0.17
8 control 0.07 control 0.06 involvement 0.16
9 development 0.07 development 0.06 support 0.16
10 health 0.07 family 0.06 man 0.15
11 level 0.07 information 0.06 skill 0.15
12 need 0.07 intervention 0.06 childrens 0.13
13 role 0.07 man 0.06 level 0.13
14 support 0.07 treatment 0.06 need 0.13
15 behavior 0.05 attendance 0.05 service 0.13
16 impact 0.05 effect 0.05 age 0.12
17 involvement 0.05 infant 0.05 behavior 0.12
18 responsibility 0.05 interview 0.05 infant 0.12
19 stress 0.05 involvement 0.05 knowledge 0.12
20 woman 0.05 process 0.05 role 0.12

표 6. 국내 문헌 연도별 키워드 분석(연결 심성)

논  의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
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어떠한 주제와 개념으로 논의되었는지 확인 후 어
떠한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아버
지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버지 양육 관련 국외 문헌 257편, 국내 문헌 
652편 총 90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동향
분석을 시행하여 관련 연구의 빈도수를 파악하였
고, 빈도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주제어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연결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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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동향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아버지 양
육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시대 
아버지 양육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핵가족 형태로 자녀
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은 
수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주체
적인 양육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적은 수의 
자녀에게 집중하여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위해 
발달 시기에 올바른 양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부모
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정부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
성가족부) 합동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국내의 부모교육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발표 이후인 2017~2021년에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모교육 연구 중 아버지 역할에 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국외 역시 마찬가지로 Man’s Health Equity: A 
Handbook(2019)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
과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의 지원, 자녀와의 상호작
용 방법 교육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아버지 양육증진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아버지 양육 관련 키워드 분석을 보면, 
초기 연구에는 아버지 양육과 관련하여 문제 행동
의 중재 등 아버지 양육의 효과성 검증에 그 중점
을 두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양육을 촉진
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문제 행동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정우영과 김희영(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된 키워드의 상위 목

록 중 어머니 관련 변인이 각 시기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는 정미라, 김민정과 이방실(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주요 주제어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국내 문헌의 경우 양육, 자녀, 교육, 영향, 관
계 순으로 높았다. 아버지 양육이란,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가 직접 신체적,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위개념으로 생활지도, 학습지
도, 가사 활동, 여가활동 참여가 포함된다(이재구, 
2018). 자녀의 생활을 지도(교육)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가사 
활동을 함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되
기 때문에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의 키워드 중 출
현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향 
및 관계의 키워드는 아버지 양육이 자녀와 배우자
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부
부관계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박잎새, 남은영, 
2015)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영아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강수경 et al, 
2018)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외 문헌의 경우 child, mother, group, 
family, involvement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때, 가족들과 좋은 관
계의 질을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결과(Jessie et al, 
2013)와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
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Adam et al, 2013), 아버지 자신에게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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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참여
가 증가할수록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이 증가하고 그
로 인해 신체적 에너지의 고갈, 시간의 부족, 직장 
내 업무로 갈등 등 실질적 어려움을 중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Harry et al, 2008).

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문헌은 사
회, 아동, 자녀, 어머니, 가족, 양육, 관계, 유아, 
참여, 가정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국외 문헌은 Child, family, mother, infant, 
intervention, health, role, group, involvement, 
man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10개의 순위는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연결 중
심성 모두 같은 순위로 나왔다. 중심성 수치가 높
게 나왔다는 것은 각 키워드의 정보 교류에 영향력
이 큰 것을 의미하여(엄윤재, 이신동, 2019)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에서 자주 연구되는 상위 키워드일
수록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볼 
수 있다.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
육의 효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결혼
만족도의 증가(노성향, 2014; Brent et al, 2004), 
아버지 자신의 자기효능감과 결혼만족도의 증가(노
성향, 2018; 이미현, 2015), 자녀의 사회성 증진(박
선희, 2017; 서석원, 이대균, 2014; Melinda et 
al, 2013)과 문제행동(Kaisa & Jari-Erik, 2005)과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한누리, 문혁준, 2014; 
Lola & Shrinidhi, 2008) 등과 같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핵심 키워드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
처럼 상위에 출현하는 핵심 키워드들은 당시의 연
구결과나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반영으로 볼 수 있
다.

특별히 ‘사회’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사회성과 정적 
관계(한혜림, 2021; 황보영 et al, 2020; Cory et 

al, 2002)에 있다는 기존에 잘 알려진 심리학적 연
구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버지 역
할을 사회와의 관계성이라는 틀에서 바라본 사회학
적 관점으로도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아버지의 양
육 참여는 가족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
로 확장하는 데 공헌한다. Kittay(1999)는 정치적, 
경제적 필요와 가치에 더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 원
리를 제안(조윤경, 2008)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
전부(2017)의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사업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개
인과 가정을 넘어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
는 양육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주체
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공적 자원을 획득하고 있
는 집단인 아버지들의 몫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의 역할을 담지한 아버지들은 자신의 사적 영
역에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양육 원리가 공적 원리
에 도입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돌봄으로 확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아버지 양육 참여 관련 연구
는 대부분 영유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으며, 96%가 오프라인 형태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와 
교육 방법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다(이사라 et al, 2009). 아버지 양육 관련 프
로그램은 저출생,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 현상과 
증가 되는 청소년 비행 문제, 청년 실업 등 더 확
장된 대상과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확장된 생
애주기별 아버지 양육 관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청년 자녀 대상 아버지 양육 관
련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
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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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방법이 다각화
된 시점(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 부양자의 역할
을 함께 짊어지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아버
지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중
심의 양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
의 오프라인 형태를 넘어선 블렌디드, 온라인 형태
를 띤 다양한 교육들이 시도돼야 한다. 이는 현시
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양육 관련 프로그램의 다
각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혜미(2014), 정
보미와 김낙홍(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외 아버지 양육 관
련 연구들의 동향분석을 시행하였다. 도출된 결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는 몇 가지의 제한점
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논문 검색 시 학술논문 이외 
아버지 양육 참여 관련 석 박사 논문들을 제외하였
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석박사 논문 
중 일부는 학회지에 출간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 사
용되었지만, 약 30% 정도의 논문은 출간되지 않아 
추후 다양한 검색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하면 아버
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를 좀 더 폭넓게 조
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제시된 키워드들의 출현빈도
와 중심성 값을 분석하여 각 키워드가 맺고 있는 
관계망을 심도 깊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
후 k-core 분석 및 에고 네트워크 등 다양한 하위 
집단 분석 기법을 통해 각 키워드가 가진 관계망을 
촘촘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인위적인 정제 작업이 아닌 
저자들이 작성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에
도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연

구자의 판단에 따라 키워드의 정제를 다르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이 다른 방향
으로 도출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키워드 정
제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 간 신
뢰도를 확보하여야 더 순수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
여 관련 연구결과를 관계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아버지 양육 참여 
연구의 지적구조와 특징을 조망했다. 둘째, 추후 
연구 확대 방향과 잠재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과 관련하여 프로그
램 개발을 준비 중인 연구자들이 연구 방향을 설정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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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eline data and future directions for promoting fathers' 
parenting. This study conducted keyword network analysis using 652 and 257 papers published in 
Korea and overseas, respectively, and sampled using keyword combinations.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was confirmed by maximum connection distances between keywords and mean distances 
between nodes. Studies on fathers' parenting increased steadily. Fathers' role shifted from the 
supporter to the rearer. Early studie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while later studies 
explored ways to promote parenting. Betweenness centrality network analysis revealed that key studies 
were on self-efficacy, improved relationship with a wife, child's sociality, relationship, and enhanced 
cognitive function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fathers' parenting, not a 
sufficiently studied topic, because it presents the directions for promoting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Keywords : Father, fathers' parenting, research trend,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