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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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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의 매개를 통해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

모 307명이 양육부담감 척도, 장애수용 척도,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를 포함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4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26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대처는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

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극적 대처는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

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를 통해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

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적극

적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 증진을 위한 치료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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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

게 지연되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매우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된다(법제처, 2015).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

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발달장애 인구는 지

적장애인의 경우 217,108명, 자폐성 장애인은 

30,802명으로 10년 전보다 64,57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2020). 발달

장애는 전형적으로 발달 초기에 발현되어 개

인적․사회적․학업적․직업적 기능에 손상

을 야기하며 일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2013). 이

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여

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즉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에서는 발

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

하여 돌봄지원, 상담 및 휴식지원 등을 법률

로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15). 그러나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발달장애

인 76.8% 중 90.3%가 필요한 도움을 가족에게 

제공받고 있었고, 활동보조인 등 공적 서비스

를 받고 있는 경우는 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진 외, 2021).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이러한 현실

은 발달장애인 자신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어려움 또한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에 관한 

선행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고(김서은, 어주경, 2015), 비

장애인 부모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의 양

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조인

수, 김미자, 2001; Beckman, 1991; Dyson, 1993), 

발달장애인 자녀의 인지능력 결여 등으로 인

하여 다른 신체장애인의 부모에 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희

정, 강연욱, 이훈진, 2004; 전병주, 2016; 최해

경, 2010; Singer, 2006). 이렇듯 발달장애인 부

모가 경험하는 과도하고 만성적인 양육스트레

스는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질환(김호진 등, 

2021)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김성천, 김솔아, 

2015)과 가족 삶의 질(황경열, 고일영, 용홍출, 

2010)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찾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선

행연구는 자녀의 장애와 같은 통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원이 존재할 때 이를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

다고 제시한다(Kandel & Merrick, 2007). 장애수

용은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이지선, 노정

숙, 이경숙, 2013; 한미란, 2013; Huber, 1979). 

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수용은 부모와 

장애자녀 모두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되며

(주현숙, 2000; Heiman, 2002; Taanila, Syrjälä, 

Kokkonen, & Järvelin, 2002), 장애인 가족의 정

서적 고통의 완화(Heiman, 2002; Jones, Hastings, 

Totsika, Keane, & Rhule, 2014; Lloyd & Hastings, 

2008; MacDonald, Hastings, & Fitzsimons, 2010), 

감소된 양육스트레스 및 향상된 삶의 질(강선

경, 2002; 고일영, 황경렬, 2010; 김서은, 어주

경, 2015; 배연숙, 2012; 안수영, 2015; Heiman, 

2002; Lloyd & Hastings, 2008; Piazza, Flo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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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ick, & Greenberg, 2014) 등과 관계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수용이 장애인 당사

자와 가족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변인

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

애수용 증진 및 장애수용에 기여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박정은, 2021).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척도사

용에 있어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수용행

동질문지(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 혹

은 수용-거부 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등 일반적인 수용 정도를 측정하

는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장애수용 정도를 

살펴보거나(Aydin & Yamaç, 2014; Gusrianti, 

Winarni, & Faradz, 2018; MacDonald et al., 2010; 

Zembat & Y ld z, 2010), 심리적 수용을 핵심

변인으로 하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의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Chua & Shorey, 2021; Gould, 

Tarbox, & Coyne, 2018). 국내에서는 고일영

(2009)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장애수용 척도를 개발한 이후 장애

인 부모의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가 서서히 이

루어지기 시작했지만, 고관우와 남진열(2016)

에 의하면 2016년까지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는 여섯 편에 불과했고, 2016년 이후 최

근까지도 열 편 내외(강지순, 황지원, 김정애, 

2019; 구본용, 2018; 나동석, 2018; 문종혁, 

2019; 박미하, 2018; 박미하, 양지원, 2019; 정

성직, 한광령, 2017; 정은하, 한수정, 2017; 최

종숙, 배희분, 2021)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발달장애인 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두 편

(강지순 외, 2019; 최종숙, 배희분, 2021)에 불

과한 것이 현실로, 장애수용에 대해 보다 활

발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장애수

용과 밀접히 관련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데,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두 변인 간 부적관계를 

밝히고 있다(고일영, 황경렬, 2010; 송현종, 김

소영, 2015; 최하경, 2014; Kim, Hwang, & Park, 

2018; Lloyd & Hastings, 2008; MacDonald et al., 

2010; Mak, Ho, & Law, 2007; Norizan & 

Shamsuddin, 2010). 반면 양육스트레스와 장애

수용 중 무엇이 선행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

는 혼재되어 있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높

은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장애수용을 예측한다

고 밝히는 결과(김보애, 2015; 조현경, 2002; 

황경열 외, 2010)와 장애수용과 유사한 개념인 

장애인식, 심리적 수용이 양육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고일영, 김철, 황경열, 권

영욱, 2007; MacDonald et al., 2010)가 공존하고 

있다. 다만, 고일영과 동료들(2007)은 장애인식

과 양육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향후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

고, 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가 사회적, 심리적 자

원을 사용하여 도달하게 되는 역량이므로 장

애수용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연구

(고관우, 남진열, 2016; Luong, Yoder, & 

Canham, 2009)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

애수용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양육스트레

스와 부모의 심리적 자원과의 관계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장애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자

원으로 선행연구는 적극적 대처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적극적 대처양식은 직접

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이 집중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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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대처와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추구하는 사

회적 지지추구 대처를 포함한다(김정희, 1987). 

대처양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

의 적극적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고(라연희, 2020; 양복

만, 1998), 장애인 부모가 사회적 지원 및 긍

정적 재평가와 같은 적극적 대처전략을 높게 

사용할수록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현

실에 더 빨리 적응하고 수용함으로써 부모와 

장애자녀 모두 긍정적 적응을 이룬다고 보고

하였다(Kandel & Merrick, 2007; Taanila et al., 

2002). 이와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적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장애수용 수준 

또한 높아지며 이는 긍정적 적응과 관련된다

는 것을 나타낸다. 적극적 대처는 장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수의 선행연

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적극

적 대처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밝

히고 있다(박혜진, 박경란, 2004; 이숙자, 오수

성, 2006; 조인수, 이경아, 2009; Dardas, 2014). 

이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장애수용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 

대처가 유의미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

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적극적 대처양식 뿐 아니라 소극적 대처양식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소

극적 대처양식은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로 구성되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고

통을 완화하는데 주된 노력이 투여되는 전략

을 의미한다(김정희, 1987). 선행연구는 비장애

아동의 부모에 비해 지적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서 더 높은 소극적 대처의 사용을 발견하였고

(권영욱, 황경열, 2005; 조인수, 김환규, 2000),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양식 간 정적 상

관을 보고하였다(김미혜, 2007; 이원남, 김경신, 

2017; 최하경, 2014). 이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양식의 

사용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러한 결과는 소극적 대처양식의 사용으로 인

한 부정적 정신건강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일련의 선행연구는 소극적 대처가 반

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원이나 상황에 따라 적응적일 수도 

있다고 제시한다. 예컨대, 발달장애인 부모의 

경우 소극적 대처양식 사용이 스트레스 감소

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유경, 2003). 더불어 대처양식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김정문(2010)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

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문

제 중심 반응 전에 정서 중심 반응이 선행되

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김정희(1987)는 적극

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는 서로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두 가지 대처양식의 촉진적인 관계는 발달

장애인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될 수 있다. 

전지예(2020)는 발달장애아동의 부모가 소극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적극적 대처 사

용이 증가하여 높은 수준의 역경 후 성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자

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통제 불가능하고, 

개선되기 어려운 특성의 스트레스원을 경험하

는 경우,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등의 소극적 

대처양식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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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 장애수용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그림 1. 연구모형

으며(Forsythe & Compas, 1987), 더불어 적극적 

대처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양식

을 통해서 장애수용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탐색하고,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

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또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소극

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양육스트레스는 적극적 대처를 

매개하여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 

간의 관계가 소극적 대처에 의해 달라질 것인

가?

  연구문제 3.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를 

매개하여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적

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

할 것인가?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소속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40525- 

202105-HR-017). 발달장애인 부모 307명이 온

라인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4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 263명

의 설문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236명(89.7%), 남성 

27명(10.3%)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44.73세

(SD=6.28)이었다.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

별은 남자 176명(66.9%), 여자 87명(33.1%)이었

고, 평균 연령은 12.91세(SD=6.76)이었다.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Montgomery, Gonyea, & 

Hooyman, 1985; Novek & Guest, 1989; Zarit, 

Reever, & Bach-peterson, 1980)를 기초로 오가실

(1997)이 만성질환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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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부모 성별 남성 27 10.3

여성 236 89.7

연령

만 40세 이하 76 28.9

만 41~50세 135 51.3

만 51세 이상 52 19.8

혼인상태

결혼 245 93.3

이혼 13 4.9

기타 5 1.8

최종학력

고졸 이하 44 16.7

대졸 193 73.4

대학원졸 26 9.9

월평균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0 34.2

400~500만원 81 30.8

600~700만원 61 23.2

800만원 이상 31 11.8

자녀
성별

남 176 66.9

여 87 33.1

연령

만 7세 이하 64 24.0

만 8~13세 98 37.3

만 14~19세 44 16.7

만 20세 이상 57 21.7

장애유형

지적 124 47.1

자폐성 131 49.8

기타 8 3.0

장애심각도

1급 75 28.5

2급 88 33.5

3급 61 23.2

4~6급 39 14.8

장애진단시기

만 5세 이하 199 75.7

만 6~15세 61 23.2

만 16세 이상 3 1.1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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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개발한 양육부담감척도를 남연희(2001)

가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 80명을 대상으로 

수정․보완․재구성하여 사용한 양육부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부담감 척도는 신체

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의 4개 하위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자녀 돌보는 일로 

몸이 고달프다’ 등이 있으며,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

다)로 평정한다. 남연희(2001)의 연구에서 양육

부담감 척도의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전체 .94, 신

체적 부담 .86, 정서적 부담 .75, 사회적 부담 

.91, 경제적 부담 .85이었다.

  장애수용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수용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고일영(2009)이 개발한 장애아동 어머

니의 장애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애수용 

척도는 Perske(1973)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들

의 심리적 태도변화 7단계를 기초로 이종남

(1994)이 번안한 장애요인척도를 참고하여 개

발된 척도로 장애수용의 정도를 측정한다(고

일영, 2009). 장애수용 척도는 충격, 수치, 부

인, 과잉보호, 수용, 죄책감, 반동형성, 의심의 

8개 하위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더 쉽게 좌절한다’ 가 있다. 응

답자는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수용을 측정하는 

3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

다. 고일영(2009)의 연구에서 장애수용 척도의 

Cronbach’s α는 전체 .89, 충격 .93, 수치 .85, 

부인 .76, 과잉보호 .77, 수용 .74, 죄책감 .72, 

반동형성 .64, 의심 .68이었고, 본 연구에서 척

도의 Cronbach’s α는 전체 .89, 충격 .91, 수치 

.87, 부인 .87, 과잉부호 .66, 수용 .41, 죄책감 

.62, 반동형성 .62, 의심 .69이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발달장애인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측

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을 통해 

선택․수정․보완한 척도를 김정문(2010)이 스

트레스 대처양식의 하위요인별로 6문항씩 선

정하여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

처양식 척도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의 

2개 변인으로 구성된다. 적극적 대처는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의 2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예: ‘다음에는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한다’),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 사고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그 일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이나 다른 활동을 한다’). 

응답자는 4점 Likert 척도(0=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아주 많이 사용한다)로 평정한다. 

김정희(1987)의 연구에서 대처양식 척도의 

Cronbach’s α는 .82-.95였으며, 김정문(2010)의 

연구에서 문제중심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대

처의 Cronbach’s α는 각각 .78, .78, 정서적 대

처와 소망적 사고대처의 Cronbach’s α는 각각 

.62, .61이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적극적 대처 .86, 소극적 대처 .79 이었다.

자료분석

  먼저, SPSS version 26.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으로, 조절된 매개분석이 적절한 분석인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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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양육스트레스 -

2 장애수용  -.640** -

3 적극적 대처 -.152*  .236** -

4 소극적 대처  .146* -.305**  .400** -

평균 99.015 90.722 30.779 29.376

표준편차 18.981 14.656 5.963 5.478

왜도 -0.344 0.522 0.030 0.167

첨도 0.083 -0.274 -0.117 -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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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분석

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ersion 3.5 model 

1을 사용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서 조절변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후,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소극적 대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Preacher, Rucker와 Hayes(2007)가 제시한 

매개모형, 조절모형, 그리고 조절된 매개모형

의 순서대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대처가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매

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model 4를 사용하였

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음

으로 소극적 대처가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

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1을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예측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조절변인

인 소극적 대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

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의 분석 시 성별을 공변량으로 설정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분석 결

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의 왜도는 2 미만, 첨도

는 7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다음으로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장애수용(r=-.640, 

p<.01), 적극적 대처(r=-.152, p<.05)와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소극적 대처(r=.146, 

p<.0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장애

수용은 적극적 대처(r=.236, p<.01)와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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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적극적 대처 종속변인: 장애수용

예측변인 B SE t B SE t

양육스트레스 a -.047 .019 -2.459* ′ -.475 .036 -13.067***

적극적 대처 - - - b  .344 .116  2.972**

성별 .468 1.203 .389 4.718 2.245 2.102*

R2=.024 R2=.439

F(2, 260)=3.14, p<.05 F(3, 259)=67.67, p<.001

매개변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적극적 대처 -.016 .010 -.03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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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양육스트 스와 장애수용의 계에서 극  처의 매개효과

정적 상관을, 소극적 대처(r=-.305,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적극적 대처는 

소극적 대처(r=.400, p<.01)와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계에서 조 변인의 

조 효과

  소극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전, 정선호, 서동기(2016)의 제안에 따라,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조절변인이 조절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B=-.0020, p=.7508), 독립변인의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양육스트 스와 장애수용의 계에서 극  

처의 매개효과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

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여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첫째,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는 종속변

인인 장애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c=-.475, 

p<.001). 둘째,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스는 매

개변인인 적극적 대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a=-.047, p<.05). 셋째, 매개변인인 적극적 대

처는 종속변인인 장애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b=.344, p<.01).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적극적 대처가 종속변인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독립변인인 양육스트레

스가 종속변인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가 -.491에서 감소하였으

므로(c′=-.475, p<.001), 적극적 대처가 양육스

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

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샘플 5,000개, 신뢰구

간 95%로 지정하고 분석한 결과, 간접효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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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 장애수용

   a=-.047*

적극적 대처

 b=.344**

c’=-.475***

c=-.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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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양육스트 스와 장애수용의 계에서 극  처의 매개효과

예측변인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양육스트레스(a) -.600  .018 -3.336***  -.095 -.024

소극적 대처(b)  .453  .061  7.390***   .332  .573

상호작용항(a×b)  .006  .003  2.018*   .000  .013

성별  .695 1.081   .643 -1.424 2.823

*p<.05. ***p<.001.

표 4. 양육스트 스와 극  처의 계에서 소극  처의 조 효과

수는 -.016(a×b=-.047×.344)이었으며,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040과 상한값 -.002 사이에 0

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양육스트레스와 장

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reacher 

& Hayes, 2004). 

소극  처의 조 효과 

  양육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였다. 성

별의 영향을 통제하여 조절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주효과(B=-.600, p<.001)와 소극적 대처의 주효

과(B=.453,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006, p<.05). 양육스

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함에 따라 소극적 대처의 수준에 따른 조절

효과를 보다 세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기

울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결과

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소극적 대처

의 수준을 평균값과 평균값에서 ±1SD 수준으

로 나누어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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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 SE t LLCI ULCI

소극적 대처

-1SD -.095 .022 -4.267*** -.138 -.051

Mean -.060 .018 -3.358*** -.095 -.025

+1SD -.025 .027 -.928
*** -.079 .028

***p<.001.

표 5. 소극  처의 수 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그림 3. 양육스트 스와 극  처의 계에서 소극  처의 조 효과

과(정선호, 서동기, 2016), 상호작용 효과가 평

균값 및 평균값–1SD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 평균값에서 +1SD 수준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의 사용이 

감소하는데, 소극적 대처를 평균 및 낮은 수

준으로 사용할 때 적극적 대처의 감소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극  처의 조 된 매개효과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

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양육스트

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처

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

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성별을 공변인으

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6, 그림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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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그림 4. 양육스트 스, 극  처, 장애수용의 계에서 소극  처의 조 된 매개효과

변인
결과변인 : 적극적 대처

b SE t LLCI(b) ULCI(b)

양육스트레스( ) -.060  .018 -3.33***  -.095 -.024

소극적 대처( )  .453  .061  7.390
***   .332  .573

상호작용항( )  .006  .003  2.018*   .000  .013

성별  .695 1.081   .643 -1.434 2.823

변인
결과변인 : 장애수용

b SE t LLCI(b) ULCI(b)

양육스트레스(′) -.475  .036 -13.067
*** -.547 -.404

적극적 대처( )  .344  .116   2.972**  .116  .572

성별 4.718 2.245   2.102*  .298 9.138

소극적 대처
조절변수의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의 간접효과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033 .013 -.060 -.008

Mean -.021 .010 -.043 -.004

+1SD -.009 .010 -.033  .007

주. Boot L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 ULCI: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p<.05, **p<.01, ***p<.001.

표 6. 양육스트 스, 극  처, 장애수용의 계에서 소극  처의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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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은 적극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b=.006, t=2.018, p<.05), 적극적 대처는 

장애수용에 유의하게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344, t=2.972, p<.01).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적극적 대처 

수준이 감소하고, 이는 장애수용의 감소로 이

어지는데, 이러한 관계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극적 대처의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샘플 5,000개, 신뢰구간 95%로 

지정하고 소극적 대처의 평균값 및 평균값±

1SD 수준으로 나누어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평균값

과 평균값–1SD 수준에서 신뢰구간(CI)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소극적 

대처의 값이 낮은 경우(-1SD)의 간접효과는 

-.033, 평균은 -.021으로 소극적 대처의 값이 

낮을수록 조절된 매개효과는 더 큰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림 4와 같은 조절된 

매개모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각 경로의 b값이 제시되었고,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a1),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a2), 양육스트레스

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이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a3), 그리고 적극적 대처가 장애수

용에 미치는 영향(b),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

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c′)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양육스트레스는 

적극적 대처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만

(a1=-.060, p<.001), 양육스트레스와 소극적 

대처의 상호작용항은 적극적 대처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3=.006, p<.05).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

가 높아지면 적극적 대처를 덜 사용하게 되고, 

이는 낮은 수준의 장애수용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관계가 소극적 대처의 사용에 따라 완

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를 통해 장애수용

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육스트

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 소극적 대처가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양육스

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장

애수용의 관계를 적극적 대처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

스는 낮은 수준의 적극적 대처 사용을 통해 

낮은 수준의 장애수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아동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적극적 대처

양식의 사용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이숙자, 

오수성, 2006)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적

극적 대처양식이 삶의 질과 만족도(강선경, 

2002; 양지연, 배희분, 2020; 이원남, 김경신, 

2017), 주관적 및 심리적 안녕감(김미하, 손정

락, 2006), 역경후 성장(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전지예, 2020)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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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

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

을 덜 사용하게 되어 장애수용에도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양육스

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

극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양육스

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의 관계에서 소극적 대

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소극적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감소하여 완충효과가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양식을 덜 사용하게 되지만 소극

적 대처의 사용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약

화시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orsythe와 Compas(1987)는 통제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서중심적 대처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지적장

애아동의 부모가 정서적 진정, 소극적 철수 

등의 소극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부모의 신체

적 증상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며(박혜진, 박경

란, 2014; 조인수, 김환규, 2000), 발달장애인 

부모가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대처

를 사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

고하였다(이원남, 김경신, 2017). 소극적 대처

는 적극적 대처에 비해 부적응적인 것으로 간

주되어 왔으나(김교연, 2007; 김정희, 1995; 이

정숙, 2012; Kling, Seltzer, & Ryff, 1997; Seltzer, 

Greenberg, & Krauss, 1995), Lazarus(1981: 김정

희, 1987에서 재인용)는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

어 김정희(1987)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가 잘 

조절되면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보다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로 이어진다고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소극적 

대처의 사용은 적극적 대처를 원활하게 사용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양육스

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극적 대처의 수준

이 낮거나 평균일 때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극적 대처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소극적 대처

의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

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극적 대처가 적

극적 대처의 부정적인 매개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부모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적극적 

대처를 덜 사용하더라도 소극적 대처를 사용

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장애를 수

용하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난관으로 이어지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존의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

트레스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나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보유한 정보

의 종류 및 치료 프로그램 이용여부 등 외부

환경과 관련된 변인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장

애수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심리내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양식의 역할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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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

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뿐 

아니라 소극적 대처 또한 적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발달장애인의 부

모가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하는 대처방식은 장애수용에 도움

이 되지만,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소극적 대처 또한 필요하다(전

지예, 2020). 이는 발달장애의 특성상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적극적 대

처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적극적 대처

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

아 실망감 내지 절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김교연, 2007). 이로 인하여 발달

장애인의 부모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우울이나 무력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쉽다. 또한, 적

극적 대처를 시도하기 이전에도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부모는 무력감을 경

험하며 문제해결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적극

적 대처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조

인수, 이경아, 2009). 이렇듯 장애자녀를 양육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강도 높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완화적 혹은 소망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의 사용은 부정적 정

서를 환기시키고, 스트레스로 압도되어 사용하

기 어려웠던 내적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

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소극적 대처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는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김정희, 1987), 발달장애인 부모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소극적 대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적극적 대처 사용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대상

으로 한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 두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거나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그쳤다(김미하, 손정락, 

2006; 박혜진, 박경란, 2004; 신고은, 박주희, 

2015; 이숙자, 오수성, 2006; 이원남, 김경신,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소극적 대처의 부적응

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적극적 대처의 적응적

인 면을 강조하여, 소극적 대처를 감소시키고 

적극적 대처를 증가시키는 개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적극적 대처에 대한 소극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부모

가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고통받을 때, 상담자가 성

급하게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기보

다는, 부모가 적절하게 소극적 대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개

입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의 스트레스는 완화되고 내적 에너지가 

충전되어 양육상황에서 필요한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양육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참여자의 대

부분이 어머니로 편중되었다. 이러한 표본의 

제한성으로 인해 아버지의 경험을 잘 반영하

였다 보기 어렵다. 추후 연구는 아버지의 경

험뿐 아니라 부모 한 쌍의 상호역동을 반영하

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를 사

용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바람직

성 경향 혹은 왜곡된 보고가 결과에 반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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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

구가 질적연구나 실험연구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의 경험을 살펴본다

면, 보다 객관적으로 부모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변

인 간 관계를 설정하였으나, 횡단연구이므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은 자녀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동안 복잡한 심리적 과정

을 거쳐 변화하는 것이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더불어, 양육

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은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수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로 또한 가능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두 변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

육스트레스와 장애수용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

처와 소극적 대처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적

극적 대처양식 뿐 아니라 소극적 대처양식의 

사용 또한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부모의 수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장애수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심리내적 기제를 발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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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on

Disability Acceptance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ssive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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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ssive coping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ress, active coping and disability acceptance. 307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that included the Parenting Stress Scale, Disability Acceptance 

Scale, and Stress Coping Scale. After eliminating inattentive responses, data from 263 par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First, active cop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isability acceptance. Second, passive coping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active coping. Third, passive coping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active coping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isability acceptance.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active coping 

in understanding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disability acceptanc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ssive coping suggested that it has a beneficial impact on  facilitating parents’ acceptance of their 

children’s disability.

Key words : Parenting Stress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sability Acceptance, Active 

Coping Strategies, Passive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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