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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가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아동의 연령과 환경 험요인을 심으로*

윤 수 오 경 자†

연세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가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 이러

한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소득층 가정

에 한 지원 로그램인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0세-5세 유아 159명과 등학교 1학

년-6학년 학생 141명, 총 300명(남 157명, 여 143명)의 모를 상으로 사회 지지와 양육스

트 스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평가하 다. 한,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험요인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졌으며, 등학생 자녀를 둔 모보다 유아 자녀의 모에게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경감시켜

주는 정도는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유아 집단의 경우 환

경 험요인의 수 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반해 등학

생 집단에서는 환경 험요인의 수 이 낮은 경우에만 사회 지지의 정 효과가 나타

났다.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완화시키는 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유아기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빈곤가정의 모에 한 조기개입

략의 요성을 포함한 임상 시사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 빈곤, 양육스트 스, 사회 지지, 환경 험요인, 연령, 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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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부 심으

로 가족 체계가 축소되면서 자녀 양육과 련

한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한 부담이 증 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고 실

제 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모의 경우는 양육과 련한 스트 스를 경험

하기 쉬운데,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서 모가 느끼는 스트 스는 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응 인 발달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Silver, Heneghan, Bauman,

& Stein, 2006). 더욱이, 장애아동 양육, 이혼,

경제 곤란 등의 환경 인 어려움이 동반될

경우에는 양육스트 스가 더욱 가 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Elder, Eccles, Ardelt, & Lord,

1995; Pittman, Wright, & Lloyd, 1989; 이어진,

정경미, 진혜경, 2010; 안인순, 2002)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의 양육스트 스에 향

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어 이를 완화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빈곤이라는 환경은 경제 인 압박 이와

련한 실제 인 물리 결핍과 기회의 부족

을 의미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심리사회 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빈곤가정의 경우 이혼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 등의 가족 구조상의

결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며(McLanahan, 1997; Chase-Lasdale, Brooks-

Gunn, & Zamsky, 1994),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가족 내 폭력(Browne & Bassuk, 1997)도 상

으로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한,

부모의 우울증(Hobfoll, Ritter, Lavin, Hulsizer,

& Cameron, 1995)이나 물질남용/의존(Mayes &

Bornstein, 1997) 등의 정신병리 문제 등이 높

은 비율로 나타나며, 빈곤계층에 속한 사람들

은 거주지 주변의 환경 자체가 범죄에 취약하

여 신체 , 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된다(Luthar, 1999).

빈곤 가정에서 흔하게 찰되는 이와 같은

환경 험요인들은 경제 인 어려움과 함께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스트 스를 가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Pittman 등(1989)은 지각된 경제 어려움의 수

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Elder 등(1995)도 낮은

수 의 경제 수입과 불안정한 수입이 경제

압박감을 가 시킴으로써 부모의 정서

고통을 증가시키고 양육행동의 효능감을 하

시킨다고 하 다. 한, 경제 어려움과 함

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양육 스트 스를

측해 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Spencer, Kalil,

Larson, Spieker, & Gilchrist, 2000), 빈곤이라는

환경에서 래되는 다양한 생활사건 스트 스

들도 부모의 양육스트 스와 련이 있다고

한다(Őstberg & Hagekull, 2000).

이처럼 빈곤과 련한 환경 스트 스 요

인이 심리 스트 스를 가 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한편, 양육스트 스

를 경감시켜주는 보호요인들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면, Chang

과 Fine(2007)은 소득층에 속하는 2-3세의 자

녀를 양육하는 모를 상으로 양육스트 스의

경로를 추 한 종단연구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양육스트 스가 증가하는 집단과 감소하는 집

단을 구분해주는 요인으로 모의 개인 인 심

리 자원이 요함을 보고하 는데, 양육스

트 스에 향을 미치는 모의 심리 자원으

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사회 지지이다.

사회 지지는 한 개인이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

로, 사회 지지를 통해 개인은 돌 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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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존 되고 가치가

있고, 계에 속해있다는 것에 한 믿음을

갖게 된다(Cobb, 1976). 사회 지지의 유형은

지지의 내용에 따라 정서 지지, 정보 지

지, 도구 지지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 이다(Jacobson, 1986). 정서 지지는 공

감이나 심, 돌 , 사랑, 신뢰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지지를 의미하며, 정보 지지는 개

인이 상황 인 요구들에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조언이나 지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

함한다. 한, 도구 지지는 가장 구체 이고

직 인 형태의 지지로, 돈이나 물건, 시간

등을 사용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지지와 양육스트 스의 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 지지는 양육자가 경

험하는 양육스트 스 모의 우울 수 을 완

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를 들면,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과 Basham

(1983)은 남편,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제

공되는 사회 지지의 범 지속 정도에

따라 양육스트 스의 지각정도가 완화될 수

있음을 보고하 고, Melson, Ladd와 Hsu(1993)

도 유아를 양육하는 모의 사회 지지의 크기

가 크고 사회 지지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양육과제를 덜 어렵다고 지각한다고 하

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모가 정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과제 반에

해 어려움을 덜 지각하고, 모의 사회 지지

의 크기와 빈도가 부모 역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이은해, 1997). 사회

지지는 한 높은 수 의 스트 스 상황에

있는 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 스에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Burchinal, Follmer &

Bryant, 1996; Őstberg & Hagekull, 2000).

사회 지지가 빈곤 혹은 이와 련한 환경

험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는 모의 양육행

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연구들에서, McLoyd(1990)는 사회 지지가

높은 경우 경제 어려움에 수반되어 나타나

는 정서 고통의 수 이 낮아지며, 이는 다

시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 다. Pearlin 등(1981)은 스트

스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하 고, Taylor(1994)도 경제

곤란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가족과 이웃의 정

서 지지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정 인 역

할을 한다고 언 하 다. 한, Elder 등(1995)

도 경제 빈곤이 모의 정서 고통과 부모로

서의 효능감에 미치는 향이 배우자의 정서

지지에 의해 감소함을 보고하 다.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연령

이다. 지 까지의 양육스트 스 연구는 유

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를 상으로 한 경우가

상 으로 많다(송미혜, 송연숙, 김 주, 2007;

유우 , 최진아, 이숙, 1998; Spencer 등, 2000).

자녀의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모에게 요구되

는 주된 역할의 내용이 달라짐을 고려할 때

모의 양육스트 스는 자녀의 연령에 의해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Crnic과 Booth(1991)는 모가 느끼는 스트

스의 정도는 자녀가 9-12개월일 때보다 30-36

개월일 때 더 높아진다고 하면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양육스트 스 수 에 차이가 있

다고 하 고,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한 국

내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부모는 학부모

역할 수행 자녀의 학업 성취 수 이 양

육스트 스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유아

기 자녀를 둔 모와는 질 으로 다른 양육스트

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 다(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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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강희경, 2003). 한, 유아기 자녀를

둔 모는 모 자신의 특성과 련하여 스트 스

를 경험하기 쉬운 것에 반해(Chang & Fine,

2007),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모는 자녀가

사회의 요구와 기 에 하게 응해 나가

도록 돕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특성이나 자

녀의 특성과 련하여 스트 스를 경험하기

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정명숙, 2008).

빈곤과 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빈곤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응(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 2005),

는 이러한 응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

육행동의 특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곽 주,

유제민, 김정미, 2007), 모의 양육행동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양육스트 스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양육스트 스에 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 지지의 역할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으나, 다양한 환경 인 험요인으로 인

해 양육스트 스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상

되는 빈곤 가정에서도 이러한 사회 지지의

역할이 확인된다면, 이는 빈곤 가정의 모에

한 실제 인 개입에 있어서 요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소득층 가정에 한 지원 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의 모를 상으로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변인인 아동의 연령과 환

경 험요인의 수 이 사회 지지의 완충

효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을 두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서부터

등학생에 이르는 범 한 연령 의 아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

스에 한 사회 지지의 효과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의 유형 에서도 양육스트 스에 미

치는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어 온

정서 지지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Taylor, 1994; Elder 등, 1995), 이는 양육의 어

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양육스트 스에 한 사회 지지의 효

과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양육스트 스에 한 사회 지지의 효

과가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연구 방법

연구 상

본 연구는 기 생활수 가정 차상 가

정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에

한 정부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에 참여하

고 있는 서울, 경기, 강원 라도의 도시

와 소도시에 거주하는 0세-5세 유아 159명

과 등학교 1학년-6학년 학생 141명, 총 300

명(남 157명, 여 143명)의 모를 상으로 이루

어졌다. 유아집단과 등학생 집단의 성별

에 따른 평균 연령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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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령집단에서 남녀 집단의 평균연령 차

이는 유아, 등학생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측정도구

환경 험요인(Environmental Risk Factor)

환경 험요인을 측정하기 하여 빈곤아

동 지원을 한 로그램인 드림스타트 사업

에서 우선 상자 선정기 으로 사용되는 일반

기지표 문항 일부를 사용하 다(보건복

지가족부, 2009). 일반 기지표 문항 빈곤

한 가정에서 흔히 찰되는 다양한 기요인

인 가족의 구조 결손(미혼모 가정/한부모 가

정/조손가정 등), 부모의 정신병리/신체장애/만

성질환, 부부갈등 부부간 폭력, 지속 인

리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존재 여부, 6개

월 이상 지속된 부모의 실직상태/신용불량상

태/가구의 무수입 등과 같은 만성 인 경제

어려움, 거주지 주변의 낮은 사회경제 지표/

잦은 범법 행 /실직자 증 등과 같은 거주

지 주변의 환경 험도, 가족구성원의 수감

경험 등의 16문항에 해 ‘아니다’와 ‘그 다’

하나로 응답하게 하여 반응의 총 을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70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모 양육스트 스 검사-축약형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이 척도는 Abidin(1995) 이 개발한 양육스트

스 검사-축약형(PSI-SF)을 이경숙, 정경미, 박

진아, 김혜진(2008)이 번안한 것으로, 부모 보

고 형식으로 만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 스를 부모의 고

통(Parental Distress), 부모-아동 역기능 상호

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그리

고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의 3개 하

척도로 측정한다. 각 하 척도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의 1 에서 ‘매우 그 다’

의 5 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

으며, 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 스

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경숙 등(2008)의

양육스트 스 검사 축약형 표 화 연구에서

내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부모의 고통

.84, 부모-아동 역기능 상호작용 .76, 까다로

운 아동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자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 스

에 을 두고자 하여 부모의 고통(PD) 요인

만을 사용하 다. 부모의 고통 요인에 해당하

는 문항에는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느낀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등이 있다.

지각된 사회 지지에 한 다면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ieved Social

Support: MSPSS)

모가 지각하는 사회 지지의 정도를 측정

하기 하여 Zimet, Dahlem, Zimet, Farley(1988)

유아 등학생

남(n=88) 여(n=71) 남(n=69) 여(n=72)

평균연령 3.40(1.58) 2.96(1.62) 9.33(2.01) 8.90(1.90)

표 1. 유아 등학생 집단의 성별에 따른 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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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한 척도를 2개국어( 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임상심리학 박사가 번역한 후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12문

항으로 구성되며, 가족( : “가족으로부터 내

가 필요한 감정 도움이나 지지를 받는다”),

친구( :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친구들을 의

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요한 타인( : “나에

게 진정한 로가 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의 세 가지 역에 거쳐 일상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의 정도를 측

정한다. 각 문항은 1 (아주 강한 부정)부터 7

(아주 강한 정)까지의 7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의 범 는 12 부

터 84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가족요인 .71,

친구요인 .71, 요한 타인 요인 .77로 나타났

다.

차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

의 드림스타트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모와의 면담을 통해 환경

험요인에 한 문항들을 체크하 다. 한,

아동의 모가 사회 지지와 양육스트 스에

한 설문을 실시하 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한 통계 검증은

PASW 18.0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표본의 일

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연령군 성별에 따른 주요 변

인들의 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다변량분

석을,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재효과를 검증하기 해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결 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에 해 연령

군과 성별에 따른 평균 수의 차이를 다변량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Wilk's

Lambda를 지표로 삼았을 때, 연령군에 한

주효과, F(1, 295)=5.73, p<.001, 만 유의하

다.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환경 험요인과 양육스트 스 는

데, 환경 험요인은 유아집단에 비해

등학생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F(1, 295)

=9.02, p<.01, 양육스트 스는 등학생 집단

에 비해 유아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F(1, 295)=4.15, p<.05. 주요 변인들에서 성별

에 따른 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하 다.

아동의 연령, 환경 험요인, 사회 지지,

양육 스트 스간의 상 계

아동의 연령과 환경 험요인, 사회 지

지, 그리고 모의 양육스트 스와 계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해 Pearson 상 계수를 산출

하 다. 먼 체집단을 상으로 상 계

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은 환경 험요인과 유

의한 정 상 , r=.17, p<.05,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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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환경

험요인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회 지지

는 환경 험요인과 유의한 부 상 ,

r=-.17, p<.05, 을 나타내 환경 험요인이

증가할수록 모가 지각하는 사회 지지의 수

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 양육스트

스는 아동의 연령, r=-.16, p<.05, 사회 지

지, r=-.36, p<.01, 와 유의미한 부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험요인과는 유

의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r=.11, ns.

아동의 연령군에 따라 환경 험요인

양육스트 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을 고려하여 연령군별로 변인들간의 상 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 의하면 유아집

단에서는 양육스트 스가 환경 험요인과

는 유의미한 정 상 이, r=.18, p<.05, 사회

지지와는 유의미한 부 상 이, r=-.48,

p<.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 험

요인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각된 사회 지지

의 수 이 낮을수록 모의 양육스트 스는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등학생 집단에서

는 양육스트 스가 사회 지지와 유의미한

부 상 이 있었으나, r=-.22, p<.01, 환경

험요인과는 유의한 상 이 없었다, r=.08,

ns. 한편, 환경 험요인과 사회 지지 사이

에는 유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r=-.18, p<.05.

유아 등학생

남

(n=88)

여

(n=71)

체

(n=159)

남

(n=69)

여

(n=72)

체

(n=141)

환경

험요인

2.59

(2.22)

2.41

(2.64)

2.51

(2.41)

2.99

(2.40)

3.74

(2.60)

3.37

(2.53)

모가 지각한

사회 지지

54.40

(14.57)

56.30

(15.18)

55.24

(14.82)

54.00

(13.47)

53.19

(14.34)

53.59

(13.88)

모의

양육스트 스

30.93

(9.46)

31.21

(9.46)

31.06

(9.43)

27.99

(8.74)

29.82

(8.90)

28.92

(8.84)

주. ( )안은 표 편차.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

아동의 연령 환경 험요인 사회 지지 양육 스트 스

환경 험요인 .17*

사회 지지 -.04 -.17*

양육 스트 스 -.16* .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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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아동의 연령, 환경 험요인, 사회 지지, 양육 스트 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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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연령의 효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모가 지각하는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사회 지지 변인만 투입된 경우 양

육스트 스를 12.4% 설명하 고, F(1,298)=

43.84, p<001, 아동의 연령 변인은 양육스트

스에 한 유의미한 추가 인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인

을 추가 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6.0%의 증

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F(1,298)=24.834,

p<001,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사회 지지

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

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령의 효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하여 두 연령군에 해 각각 사회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양육스트 스를 측하는 회

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가 표 6과 그림

1에 제시되었다. 표 6에 의하면 유아집단의

경우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22.2% 설

명해주었고, β=-.477, p<.001, 등학생집단은

환경 험요인 사회 지지 양육 스트 스

환경 험요인 -.18* .08

사회 지지 -.16 -.22**

양육 스트 스 .1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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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각선 아래쪽은 유아집단, 쪽은 등학생집단

표 4. 환경 험요인, 사회 지지, 양육 스트 스의 상

측변인 β R2(adjusted) F

사회 지지
유아집단 -.477*** .222 47.349***

등학생집단 -.223** .043 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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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유아집단 vs. 등학생집단)

측변인 β R2(adjusted) ∆R2 F

양육스트 스 사회 지지(A) -.356*** .124 .124

아동의 연령(B) -.099 .131 .007

A⨉B -1.096*** .191 .060 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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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사회 지지와 아동의 연령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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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223, p<.05. 즉, 유아집단은 등학생집단

보다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환경 험요인의 효과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라 모가 지각

하는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

에서 환경 험요인, 사회 지지, 그리고 양

육스트 스 사이의 상 계가 연령집단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연령집단을 구

분하여 환경 험요인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먼 유아집단의 경우 표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사회 지지 변인만 투입된 경우 양

육스트 스를 22.2% 설명하 고, F(1,157)=

46.17, p<001, 환경 험요인 변인은 양육스

트 스에 한 유의미한 추가 인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 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4.9%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F(1,157)=20.22,

p<001, 이는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라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험요인의 재효과를 구체

측변인 β R2(adjusted) ∆R2 F

양육스트 스 사회 지지(A) -.477*** .222 .222

환경 험요인(B) .021 .218 -.004

A⨉B .804** .267 .04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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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사회 지지와 환경 험요인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유아집단)

그림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사회 지지와 양육스트 스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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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기 하여 환경 험요인의

평균과 +-1표 편차를 기 으로 상, 하 두 집

단으로 구분하 고, 두 집단에 해 각각 사

회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양육스트 스를

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계수인 β

를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사회 지지가 양

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이 환경 험요인

의 수 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 험

요인의 수 이 낮은 집단( 험집단)의 경우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13.0% 설명해

주었고, β=-.390, p<.05, 환경 험요인의

수 이 높은 집단(고 험집단)은 32.9%의 설명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β=-.591, p<.001, 고

험집단은 험집단보다 사회 지지가 양

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2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집단 모두 사회 지지가 높아질수록 양육스

트 스가 감소하기는 하나, 고 험집단의 경

우에는 험집단보다 사회 지지가 양육스

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등학생집단의 경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지지 변인만 투입된 경우 양육스

트 스를 4.3% 설명하 고, F(1,139) =7.291,

p<01, 환경 험요인 변인은 양육스트 스

에 한 유의미한 추가 인 설명력을 갖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 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3.4%의 증분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F(1,139)=4.595, p<01,

이는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라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변인 β R2(adjusted) F

사회 지지
험집단 -.390* .130 6.825*

고 험집단 -.591*** .329 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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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라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유아집단)

그림 2.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른 사회 지지와 양육스트 스의 계( 유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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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 험요인의 재효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하여 환경 험요인의

평균과 +-1표 편차를 기 으로 상, 하 두 집

단으로 구분하 고, 두 집단에 해 각각 사

회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양육스트 스를

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계수인 β

를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사회 지지가 양

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이 환경 험요인

의 수 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 험

요인의 수 이 낮은 집단( 험집단)의 경우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20.7% 설명해

주었으나, β=-.474, p<.01, 환경 험요인의

수 이 높은 집단(고 험집단)은 사회 지지

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β=.052, ns. 즉, 환경 험요인의 수

측변인 β R2(adjusted) ∆R2 F

양육스트 스 사회 지지(A) -.223** .043 .043

환경 험요인(B) .044 .038 -.005

A⨉B .794** .072 .034 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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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사회 지지와 환경 험요인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등학생집단)

측변인 β R2(adjusted) F

사회 지지
험집단 -.474** .207 12.744**

고 험집단 .052 -.02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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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라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등학생집단)

그림 3.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른 사회 지지와 양육스트 스의 계( 등학생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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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등학생 모의 경우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환경 험요인의 수 이 높은 등학생 자

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에는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

는 모의 지각된 사회 지지의 수 이 양육스

트 스에 미치는 향 이러한 과정에서 아

동의 연령과 환경 험요인의 수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와 등학생으로 구분된 연령

군에 따라 환경 험요인과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 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험요인은 유아집단에 비해 등학

생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등학

생집단의 경우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다

양한 험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빈곤기간을 실제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환

경 험요인들은 부분 일시 으로 나타났

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만성 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

라서 유아기 집단에 비해 더욱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육스트 스

에 있어서는 등학생집단에 비해 유아집단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 분석

에서도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양육스트 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자녀가 어릴

수록 일상 으로 반복되는 양육과 련되는

일이 많고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등이 양육스트 스를 가 시키는 것에 반

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 스가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유우

등, 1998).

둘째, 유아와 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

든 연령 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회 지지

는 모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사회 지지가 모

의 양육스트 스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요

한 변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Ostberg & Hagekull, 2000; Crnic 등, 1983;

Melson, Ladd, & Hsu, 1993). 그러나, 이러한 효

과의 크기는 연령군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

데,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해 22%의 설명

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등학생 자녀를 양육

하는 모에게는 4% 가량의 설명력만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지지가

유아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 스를 감

소시키는데 더욱 요한 역할을 해 수 있음

을 시사해주며, 따라서 빈곤계층 모의 사회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한 도움에 있어서

유아기 자녀를 둔 모에 한 조기 개입에 우

선 으로 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빈곤계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에 수

반하는 환경 험요인의 수 에 따라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정

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험요인의 효과는 연령집단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나타냈으므로 연령군별로 구분하여 생각

해보고자 한다. 먼 ,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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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경우 환경 험요인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 모두에서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켜 환경 험요인의 수 과

계없이 사회 지지가 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 험요인의 수

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의 역할이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유아

기 자녀양육의 특성상 가사노동, 자녀돌보기,

경제 인 측면 등에서 실제 인 도움과 지지

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환경 험요인이

가 된다는 것은 모가 환경으로부터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 인 자원이 제한됨을 의

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환경 험요인의 증가로 인한 결핍이

주변 사람들의 사회 지지로 인해 완충될 수

있음을 시사해 다.

등학생 집단에서도 환경 험요인이 낮

을 경우에는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완화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모에 한 사회 지지의 요성을 지지

해주었다. 그러나, 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 에서 환경 험요인의 수 이 높은 경

우에는 사회 지지가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

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해서

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수 의 환경 험요인이 보고

되는 이 집단의 특성과 련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본 연구에서 평가한 빈곤과 련되는

부분의 환경 험요인들이 일시 으로 나

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번 발

생할 경우 만성화되어 지속되는 것임을 감안

할 때, 이들은 유아 자녀의 모에 비해 다양

한 환경 험요인이 된 집단일 가능성

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환경 인 취약성이

높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만성 으로 높은 수

의 스트 스를 경험해 온 이들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지지만으로 스트 스가 완화

될 수 있는 수 을 넘어선 심각한 수 의 정

서 문제나 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지지로 인한 스트 스의 완충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을 수 있다.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은, 이처럼 환경 험요인이

된 집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 스가 환경

인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를 들면, 환경

험 수 이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정서 , 행동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유아기보다는 학령기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모의 양육스트 스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연

령 증가와 더불어 단순한 환경 인 험 요인

이외의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문제들이 모의 양육스트 스에 요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지지

만으로 완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빈곤계층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양육스트 스는 사회

지지에 의해 완화되며,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에는 환경 인 험요인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의 경우에는 환경

인 험요인이 을 경우에 사회 지지에

의해 큰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의 효과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환경 험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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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빈곤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 한 실제 개입에 있

어서 사회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요할 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 한 조기개입을 통해 그 효과

를 극 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높은 수 의 환경 인 험에 노출된 채 등

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게는 더 이상 사회

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을 통해 빈곤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에 한 보다 이른 개입의 요성

을 밝혔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해 사용

된 척도는 정서 지지를 주로 측정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의 내용에 있어서 도구 지지나 정보

지지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 인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의 내용 인 측면에 해

더욱 구체화하여 근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빈곤이라는 환경은 개 장기간 지속되는 특

성을 갖고 있으므로, 빈곤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의 양육스트 스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지, 한 이에 향을 미치는 모

의 개인 인 특성은 무엇인지에 한 종단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상자

인 모의 개인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 스

사회 지지를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

음을 고려할 때, 질 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 지지와 빈곤계층 양육스트 스 간의

계를 더욱 심층 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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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focused on children's ag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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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in

low-income families, focused on children's ag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Mothers of 300

children(157 boys and 143 girls; 159 children aged 0-5 years and 141 children aged 6-11 years) enrolled

in Dream Start, a public assistance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were assessed with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and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ieved Social

Support. Environmental risk factors were also asses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decreased with age. Furthermore, environmental risk factor had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for mothers of younger children emerged

as important protective factor, while protec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appeared to be important for

mothers of older children only with low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for mothers in poverty.

Key words : poverty,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children's age, environmental risk factors, moderat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