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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  미  란                  오  현  숙†

               한신대학교 임상심리연구센터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본 연구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양육죄책감을 통

한 간접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9세 이하의 자

녀를 둔 어머니 305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

(K-PSI-4-SF), 양육죄책감 척도, 자기자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와 SPSS Process Macro v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양육죄책감,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자기자비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양육죄책감,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다. 둘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양육죄책감은 완전매개효과

를 보였다. 셋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경로에서 자기자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넷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경로에서 자기자비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

구 결과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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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여성에게 있어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져 온 모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포함한 임신, 출산, 양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문화적 행위라고 인식되어왔다(윤택림, 

2001).

모성(Motherhood, 母性)의 사전적 의미를 보

면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육체적 

성질 또는 그런 본능이라고 정의한다(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이 정의에 의하

면 모성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발

현하는 다양한 속성을 의미하면서 이는 본능

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선형, 2011). 이

러한 여성의 본능적 모성 관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며 여성들의 역할

을 규정하고 통제한다(김민정, 2002).

이데올로기(Ideology)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 체계를 말하는데(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모성이라는 개념

을 이데올로기로 확장한 모성이데올로기는 여

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근거로 이상적인 어머

니상을 만들고, 어머니로서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정해영, 2012). 

모성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어머니 자기의 능력

과 처지에 대해 인식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

서 제시하는 역할 신념에 따라 이상적인 어머

니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한다(신송이, 2018). 

또한 사회적 기대에 따라 좋은 어머니가 되고

자 하는 여성들에게 내면화되어 일종의 신념

을 형성한다(이보선, 2015).

현대사회의 여성에게 있어 교육수준 향상

은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확대했고, 그에 따

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켰다(손소영, 

2012).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자녀를 중심으로 자

신의 생활이 구성되는 것을 받아들이며, 사회

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

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여성이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

는 모성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삶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력단절 현상은 사

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2000년 여성 

고용률인 47%보다 3.7% 상승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8%로 남성의 72.6%와 

비교하면 아직도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에 73.6%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30대 후반 연령층의 경제

활동은 60.5%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가, 40

대 초반부터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인구가 증가한 M자형 곡선을 보인다(통계청 

2021년 경제활동인구 조사통계자료, 2021). 특

히, 12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다른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성의 경제활동은 

20대 후반까지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

하다가 결혼, 임신, 육아기인 30대 때 경력단

절을 경험하고 이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

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자녀의 출산과 육

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0.3%로 남성

인 0.3%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경력단절 

사유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32.8%, 

‘일보다 양육의 가치가 커서’ 31.2%가 많은 부

분을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자료, 

2018).

이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일에 대한 가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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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육의 가치를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며 

경력단절까지 이어지는 현상은 전통적인 모성

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모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

하게 요구하고, 가사와 돌봄이 여성의 독점으

로 규정되는 것으로(Arendell, 2000) 이는 모성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

리 사회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모성 역할을 

강요하고 있으며, Hays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집중적인 어머니 노릇에 대한 

신념을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Intensive 

Mothering Ideology)’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Hays, 1996).

어머니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수용

하여 양육에 헌신적인 어머니를 바람직한 어

머니로 인식하지만, 전통적인 모성 역할에 대

한 사회적 가치와 자기실현에 대한 가치 사이

에서 갈등하게 된다(전연숙, 주영아, 2016). 이

러한 갈등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어 자아성취 욕구를 미래로 유보하

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나’의 개별적이

고 주체적인 삶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고 정체

성에 대한 혼란을 준다. 반대로 주체적인 삶

을 살고자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자녀에게 

불성실한 것 같은 죄책감이 생긴다. 이런 감

정들이 내면의 갈등을 심화하고 스트레스를 

겪게 한다(정지연, 2016).

또한 어머니에게 있어 집중적인 모성이데올

로기는 어머니 역할과 자기실현 사이에서 오

는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

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어머니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로 인하여 자기 내면과 행동을 사회적 신념에 

맞추기 때문에 완벽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기 쉽다(신송이, 

2016). 결국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내면

화한 어머니는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사회․문

화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며 

실제 양육과 이상적 양육의 괴리로 인해 양육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Arendell, 2000).

양육죄책감이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

서 사회와 가정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양육 행

동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되거나,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발생하

는 감정이며(류보영, 2020), 부족한 양육 행동

의 원인이 어머니 자신에게 있다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양육죄책감을 느끼기 쉽다(노현

정, 2004). 양육죄책감이 심한 어머니는 자기 

양육 행동을 비판하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수정하고자 하는 과정

에서 긴장, 후회, 양심의 가책 등을 겪는다(류

보영, 2020).

어머니의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이 높을수록 양육죄책감뿐만 아니라 양

육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은, 

2004; 김명원, 강민주, 2011; 박진애, 2012). 어

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역할

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

각에 따라 달라진다(가족 스트레스 연구회, 

1994). 즉 어머니 역할에 대해 자신이 내린 평

가의 결과가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혜정, 2010). 따라서 집

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어머니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녀 양육에 헌

신하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인해 자신

의 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는 양육스트

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이현정, 2021). 또한 자

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회적 신념이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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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크게 지각하게 하고, 이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Arendell, 2000).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긴장감으

로 정의할 수 있는데(Coplan, Bowker, Cooper, 

2003; Deater-Deckard, 1998), 양육스트레스가 장

시간 지속되고 누적되면 어머니에게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로도 작용한다(문영경, 2012; 이형

실, 2016; Mercer, 1985). 지속적인 양육스트레

스는 ‘일상적 스트레스’로서 하루의 일과가 반

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어머니에게 성가심과 

어려움, 짜증으로 나타나며(안지영, 2001) 이를 

통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적대적, 

강압적 양육 행동을 하게 되어(신숙재, 정문자, 

1997) 결국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구경희, 

홍영근, 2019).

정리하면,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는 어머

니가 자기실현의 성취보다 어머니 역할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어머니가 자기실현을 이

루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으

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집중적인 모성이데

올로기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준에 맞는 어머니 역할의 압박감을 주며 양

육죄책감을 발생하는데, 이와 함께 어머니에

게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양육스트레스를 겪

게 한다. 즉,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어머

니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시사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

로기가 양육죄책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

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집

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

리적 부적응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적 변인으

로, 최근 많은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자기

자비에 주목하였다.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정서를 완화할 수 있

는 심리적 강점이자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적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은정, 2014). 

자기자비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

하는 대신 자신을 수용하고 친절하게 돌보는 

태도와 관계되며(Neff, 2003b) 스트레스와 죄책

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다(Sirois, 

Bogels, Emerson, 2019). 또한, 자기자비는 스트

레스의 원인을 적극적인 대처전략으로 대체하

게 하며, 스트레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

고, 그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취약성을 감소

시킨다(Anchin, 2010). 이와 함께 자기자비는 

정서적인 알아차림과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

고, 양육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죄책감을 줄이

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

다고 보고되었다(Beer, Ward, Moar, 2013). 자기

자비와 관련된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자기

자비가 높은 부모는 양육의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더 잘 

대처하고, 자녀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도 수

용과 자비의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보고 하

였다(Neff, 2011; Neff, Faso, 2015). 이렇듯 다수

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자기자비는 양육죄책

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변인으

로 보고되었고(이하희, 김유미, 2017; 박세란, 

이훈진 2013; 조용래, 2011; 정혜진, 신주연, 

2020)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

를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 가정하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모성이데

올로기와 양육죄책감의 관계(류보영, 202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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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15),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

스트레스의 단편적 관계를 조사한 연구(조숙, 

정혜정, 이주연, 2015; 문소연, 김미옥, 나현, 

2019; 이준형, 2017; 이현정, 2021; 김성연, 

2021)가 대부분이었으며 집중적인 모성이데올

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양육죄책감

과 같은 매개변인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도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집중적인 모성이데

올로기와 관계하여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

스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도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젊

은 어머니들 다수가 여전히 집중적인 모성이

데올로기를 수용하여 전통적인 모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자기실현에 대한 가치 사

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결국 어머니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어 자아성취 욕구를 미래로 유

보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출산과 육아

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40%를 넘고 있

으며, 이 비율은 0.3%에 불과한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온 통계자료(보건복지부 육

아정책연구소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 보고자료, 2018)를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설명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준

에 맞는 어머니 역할은 양육죄책감과 동시에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주며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우울, 불안 등의 병리적 증

상이 발생할 수 있음이(문영경, 2012; 이형실, 

2016; Mercer, 1985) 가정될 수 있다. 따라서 4

차 산업혁명과 인공 지능 시대로 급속하게 변

화해가는 현시대에, 여전히 전통적인 모성 역

할 신념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수용하

여 자기실현과 관련된 정체성 혼란과 어머니 

역할의 부적절한 느낌을 겪는 어머니들을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상과 상담 

장면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부적응에 개입

할 수 있도록 집중적 모성이데올로기로 인한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의 문제, 그리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자기자비와 같은 변인의 

탐색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

로기가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에서 양육죄

책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기자비가 집

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에서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에서 양

육죄책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여성 고용

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통계자료(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와 이 시기에 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

(조숙 외, 2015; 양소남, 신창식, 2011; 류보영, 

2020; 이현정, 2021)를 고려하여 만 9세 이하

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가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

기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

스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임상적 장면에서 의

미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

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양육죄책감이 매개하는

가?

연구문제 2.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

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조절효과

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440 -

그림 1. 연구모형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죄

책감은 자기자비에 의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

를 가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무성의

하게 응답한 15명을 제외한 총 305명의 설문

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0대(만 31세~40세)

가 226명(7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269명(88.2%)으로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직업

은 가정주부가 168명(53.4%)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결혼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1명, 98.7%),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

이 260명(85.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 수는 자녀 1명인 경우가 173명(56.7%)으

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경우가 106명(34.8%)이

었으며, 양육 도움을 받지 않는 어머니가 170

명(55.7%)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은 서울/경기/

인천이 205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

구는 자녀가 1명 이상인 중산층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측정도구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척도

Hays(1996)와 Wall(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Rizzo, K. M., Schiffrin, H. H., & Liss, M.(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Intensive Parenting Attitude 

Questionnaire; IPAQ를 이보선(2015)이 척도 타

당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준형(2017)이 우리

나라 문화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질주의 8문항, 양육충

만 4문항, 자녀발달촉진 4문항, 양육부담 6문

항, 자녀중심 3문항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1, 10, 

16번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높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성연(2021)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78으로 나타났고, 만 10

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

현정(2021)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75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

Abidin(2012)이 개발한 미국판 부모 양육스

트레스 검사 4판 단축형(Parenting Stress Index 

Fourth Edition Short Form: PSI-4-SF)을 정경미, 

양윤정, 정승민, 이경숙, 박진아(2019)이 번역

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

사 4판 단축형(Korean-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Short Form: K-PSI-4-SF)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PD) 12문항, 부모-자녀 



최미란․오현숙 /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441 -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12문항, 까다로운 

자녀(DC) 12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3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22, 33번 

문항은 역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이며, 하위요인

인 부모의 고통(PD) .87,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85, 까다로운 자녀(DC) .83으

로 나타났다. 만 7-11세의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신나래(2021)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나 신뢰도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양육죄책감 척도

Mann과 Thornburg(1987)가 개발한 ‘어머니 

죄책감 척도(Maternal Guilt Scale)와 김기현, 강

희경(1997)이 개발한 척도 중 ‘타인양육에 대

한 죄책감 척도’를 바탕으로 장인숙(2001)이 

개발한 양육죄책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6문항, 돌봄에 

대한 죄책감 6문항,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 

5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1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3세~ 6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오유미(2015)

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

났고,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엄연용, 송원영(2021)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

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다

고 할 수 있다.

자기자비 척도

Neff(2003a)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

(Self-Compassion Scale; SCS)를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가 번안하고 타당

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친절 5문항, 자기판단 5문항, 보편

적 인간성 4문항, 고립 4문항, 마음 챙김 4문

항, 과잉동일시 4문항의 6개 하위요인, 총 2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거의 아니다 ~ 5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자

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문항을 역 채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비적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선(2020)이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는 .87이었고, 임지연(2021)이 초등학생 자

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

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를 배부하고 수집한 기간은 2022년 2월 12일

부터 3월 6일까지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해

당 유아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에 동의한 참가

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한 후 회수

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1차와 2차로 두 차례

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설문목적

과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

인 참여로 1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1차 설문

은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양육죄책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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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3.52 .43 -.09 -.28

양육스트레스 3.66 .63 .09 -.85

양육죄책감 3.23 .69 -.46 .17

자기자비 2.77 .72 .11 -.01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305)

기자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완

수하는데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1차 설문

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2차 설문인 한국판 부

모 양육스트레스 검사4판 단축형(K-PIS-4-SF)링

크를 전송한 후 2차 설문을 수행하였다. 2차 

설문을 완료하는 데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

었으며 2차 설문 완료 후 양육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차 설

문까지 최종 320명의 참가자가 모집되었으며, 

오프라인 참여자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15명

의 참가자를 제외한 305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와 SPSS 

PROCESS Macro v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첫

째,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알아보았다. 둘째,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를 살펴보기 위해 SPSS를 사용한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측정치를 알아보고, 주

요 변인의 정상분포 감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중적인 모성이데

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양육죄책감

의 매개모델 적합도가 유의한 지 검증하기 

위해 Hayes의 SPSS PROCESS Macro PROGRAM 

MODEL 4번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

시하였고, Boot strapping을 통해 5,000개의 표

본을 재추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

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와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감

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PROGRAM MODEL 8번을 이

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자기자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를 산출하여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의 평균은 3.52, 표준

편차 .43,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3.66, 표준편

차 .63 그리고 양육죄책감의 평균은 3.23, 표준

편차 .69, 자기자비의 평균은 2.77,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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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자기자비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1

양육스트레스 .45** 1

양육죄책감 .76** .56** 1

자기자비 -.65** -.46** -.70** 1

𝑝**＜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N=305)

경로 B β se t 𝑝 LLCI ULCI

집중적인모성

이데올로기
→

양육

죄책감
1.207 .760 .059 20.353 *** .000 1.09 1.323

집중적인모성

이데올로기
→

양육

스트레스
.071 .049 .107 .667 .505 -.139 .282

양육

죄책감
→

양육

스트레스
.482 .524 .067 7.165 *** .000 .350 .615

𝑝***＜0.001

표 3.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N=305)

.72로 나타났다. 정규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

도를 살펴보았을 때,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 변수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인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자기자

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행하였고 표 2에 제시하였다. 집중

적인 모성이데올로기는 양육스트레스(𝑟=.45, 

𝑝<.01), 양육죄책감(𝑟=.76, 𝑝<.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자비(𝑟=-.65, 

𝑝<.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죄책감(𝑟=.56, 𝑝<.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자비

(𝑟=-.46, 𝑝<.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양육죄책감은 자기자비(𝑟=-.70, 

𝑝<.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를 Hayes의 SPSS PROCESS Macro PROGRAM 

MODEL 4번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는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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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인
효과

크기
Boot S.E

95% 신뢰구간

LLCL ULCI

양육죄책감 .582 .085 .419 .752

표 4. 매개모형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

과 (N=305)

그림 2.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림 3.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

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는 양육죄책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60, 

𝑝<.001). 반면에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회귀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β=.049, n.s), 양육죄책감은 양육스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524, 𝑝<.001). 이것은 집중적인 모

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양

육죄책감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

이다. 다음으로 양육죄책감의 완전매개모형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5,000회 실시하였고 95%신뢰 

구간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매개효과 계

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419와 .752로 

둘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죄책감

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집중

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높으면 양육죄책감이 

높아지고 양육죄책감이 높아지면 양육스트레

스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양육죄책감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본 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다. 그 결과는 표 4, 그림 2와 같다.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직, 간접적인 조절효과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

자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는 그

림 3과 같다. 변수들 간 경로를 살펴볼 때, 먼

저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기자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2, 𝑝<.01).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영향 

또한 자기자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2, 𝑝<.001). 

즉, 자기자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직접경로와 양육죄책감을 매개로 양육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 모두에서 

자기자비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결

과이다.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Hayes의 SPSS PROCESS Macro 

PROGRAM MODEL 8번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



최미란․오현숙 /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445 -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se t 𝑝 LLCI ULCI

집중적인모성이데올로기
양육

죄책감

.392 .533 .183 2.147* .033 .033 .752

자기자비 -.896 -.336 .212 -4.220*** .000 -1.314 -.478

상호작용항 .164 .092 .061 2.703** .007 .045 .283

집중적인모성이데올로기

양육

스트레스

-.817 .261 .232 -3.521*** .000 -1.273 -.360

양육죄책감 .382 .562 .073 5.261*** .000 .239 .525

자기자비 -1.205 -.250 .275 -4.374*** .000 -1.747 -.663

상호작용항 .315 .232 .077 4.075*** .000 .163 .467

𝑝*＜.05,  𝑝**＜.01, 𝑝***＜0.01

표 5.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검증(N=305)

효과크기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자기자비 .063 .030 .008 .128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N=305)

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와 자기자비가 상호작용하여 양육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β=.092, 𝑝<.01)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적인 모성이데

올로기와 자기자비가 상호작용하여 양육스트

레스에 주는 영향(β=.232, 𝑝<.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

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

기자비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하며, 나

아가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

감을 매개하여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과정에

서도 자기자비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의

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를 

통해 Bootstra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Bootstraping으로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

으며, 조절된 매개 값은 .063으로 확인되었다. 

하한한계(Lower Limit: LLCI)는 .008, 상한한계

(Upper Limit: ULCI)는 .128로 95% Bootstrapping 

신뢰구간 [.008 ~ .128]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한 회귀선의 유

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

기자비 수준에 따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와 양육스트레스간의 조건부 직접효과를 살

펴보면, 자기자비가 낮은수준(–1 표준편차)과 

평균수준일 경우는 하한값과 상한값의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자

기자비가 높은수준(+1 표준편차)일 경우에는 

하한값과 상한값의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건부 직접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자비 수준이 

낮거나 평균일 경우에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

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게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수준일 경우 집중적인 모성이데

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를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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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모성이데올로기 → 

양육스트레스 Effect se t 𝑝 LLCI ULCI

조건부 직접효과

-1SD -.171 .117 -1.461　 .145 -.402 .059

Mean .057 .108 .530　 .597 -.155 .269

+1SD .285 .125 2.277* .023 .039 .532

𝑝*＜.05

표 7.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조건부 직접효과(N=305)

그림 4.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조건부 직접효과

집중적인모성이데올로기

→ 양육최책감 → 양육스트레스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조건부 직접효과 LLCL ULCI

-1SD .278 .057 .174 .398

Mean .323 .067 .202 .464

+1SD .369 .082 .224 .543

표 8.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N=305)

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자비 수준에 따라 집중적인 모성이데

올로기가 양육죄책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자기자비가 낮은수준 (–1 표준편차), 

평균수준, 높은수준(+1 표준편차)모두에서 하

한값과 상한값의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높을수

록 양육죄책감이 높으며, 자기자비 수준이 

낮거나 평균수준일 때보다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 때 상호작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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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집중

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양육죄책감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육죄책감을 매개로 하여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로 

가는 경로가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

는지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중적인 모성이

데올로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자기자

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는 양육스트레

스 및 양육죄책감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높은 수준의 우울, 

스트레스, 죄책감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적 

결과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 결과(Rizzo et al., 

2013; Sutherland, 2010)를 뒷받침하며, 자녀 양

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신념

은 죄책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선

행연구(성정원, 박성연 2011)와 맥을 같이한다.

자기자비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양육

스트레스, 양육죄책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낮은 수준의 자기자비가 높은 

수준의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 수용과 상관

이 있다는 선행연구(이현정, 2021)를 뒷받침하

며, 자기자비적인 태도가 양육죄책감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Sirois, Bogels, Emerson, 

2019), 자기자비는 양육스트레스에 완충효과를 

보이며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여준다는 

선행연구(정혜진, 신주연, 2020) 또한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

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 변인인 양육죄책감을 투입하였을 

때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는 양육죄책감을 완전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어머니 자신에게 돌리는 집중적인 모

성이데올로기가 어머니에게 죄책감과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선행연구

(Arendell, 2000)를 지지하며, 아울러 어머니 역

할에 대한 기대와 이상적 규범을 내면화되도

록 하면서 늘 부족한 엄마의 인식을 통하여 

양육죄책감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오유미, 

2015)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어머니는 자기 양육 

행동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이상적인 양육 

행동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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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셋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서 자

기자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감을 통해 양육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에서 자기자

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는 직접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수

준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 조절효과가 유의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자기자비를 높이는 프

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추세이다. 자기

비판 성향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음 챙

김-자기자비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연구(강

재연, 2015)에서 명상과 마음 챙김 실습 후 느

낀 점을 공유하는 훈련을 통해 자기자비가 증

가하였고 자기비판 성향은 감소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 자비훈련 효과를 검증한 연구(안정신, 

2020)에서 자비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

련을 통해 자기자비가 높아지고, 양육스트레

스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종합해보면, 자기자비는 훈련을 통해 증

진할 수 있으며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행동을 수정

할 경우 자기 자비훈련을 통해 자기자비를 높

이고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는 어머니에게 여

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은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데(Vondra, Belsky, Luster, Okagaki, 1993),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건강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안지영, 2001). 이에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필요

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기자비

가 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완벽한 어머니 노릇을 강조한 집

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스트레스를 유

발하여 정신건강을 위협할 때, 자기자비는 양

육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요

인임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집중

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감을 통해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에서 자

기자비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자

기자비 수준이 평균 이상일 때와 평균 이하일 

때 모두 조절된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기자비가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

스트레스의 직접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양육스

트레스를 완화하였고, 이와 함께 조절된 양육

죄책감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완화됨을 의

미한다. 이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내

면화한 어머니 일지라도 양육과정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머니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자

기 자비적인 태도를 가지면 양육죄책감이 낮

아지고, 조절된 양육죄책감을 통해 양육스트

레스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의 수용이 

높은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녀

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보다 중요시하게 여기

게 된다. 이렇게 어머니 역할에 대한 책임에 

과도하게 몰두한 상태가 되면 이상적인 양육

과 실제 자녀 양육 수행 간의 차이를 지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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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험하게 된다. 이는 양육죄책감으로 이어

지게 되고, 높은 역할 긴장과 함께 양육스트

레스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자기자비를 통해 양

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자비가 정서적인 알아차

림과 자기조절능력 효과가 뛰어나며 양육 상

황에서 부모의 양육죄책감을 줄이고 부모 자

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Beer, 

Ward, Moar, 2013)와 양육죄책감과 같은 부정

적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자기자비가 효과적인 

치료 기제로 확인된 선행연구(Gilbert, Baldwin, 

Irons, Baccus, Palmer 2006; Luoma, Platt, 2015)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양육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재 상황

을 받아들이며 자기 비난을 방지하여 높은 

효능감을 느끼고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한

다는 선행연구(Neff, Faso, 2015)와 자기자비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 경감되

고 정서 반응이 효과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

구 결과(정지선, 2019; 김성원, 김정규, 2018; 

민정윤, 김유미, 2020; 정혜진, 신주연, 2020)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사회

적 신념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어머니

의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게 되었는지 사회․문화적 관점을 고

려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집중적

인 모성이데올로기가 ‘모성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고 ‘어머니 역할’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역할을 어머니에게 규정함으로써 양육스트레

스와 양육죄책감을 가중하는 것을 본 연구에

서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사회, 경제, 문화적

으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많은 변화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여성에게 어머니 역할을 집중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어머

니에게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

켜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라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보다 더욱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은 가정과 일의 병행으로 인하여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양소남, 신창식, 2011).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불연속성과 경력단절

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

한 사회현상을 가중하는 집중적인 모성이데올

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를 양육

하면서 직면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사

회․문화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측면

까지 여러모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

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모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양육의 주

체는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

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지속해서 요구된다. 또한 어머니가 양육과정

에서 겪는 양육죄책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원인

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이 수행하는 

어머니 역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상

담프로그램과 개입방안을 개발하여 심리적 적

응을 증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양육죄책

감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매

개 효과가 자기자비를 통해 조절된다는 것을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모성이데올로기는 여

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근거로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정의되는 사회적 신념으로서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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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머니 역할에 대한 신념과 사고방식에 영

향을 주었다. 그러나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

기는 여성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

라 경직되고 부적응적인 비합리적 신념을 갖

게 하였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어머니는 

양육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

위적 사고를 자리 잡게 하고, 어머니에게 현

실적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

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이에 어머니가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자신을 비난할 경

우 자기자비를 통해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부족

함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부모가 갖는 보편적

인 정서로 인식하는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

게 하여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완충되는 효과

가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내

면화한 어머니가 자기자비를 통해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자기비판 대신 자신

에게 더 자비롭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임상적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한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

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자기자비

가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나아가,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심

리적 개입을 포함한 상담 프로그램은 물론,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

히, 자기자비 기반 개입은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정서적 웰빙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부

모-자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효과

를 더욱 강조하며, 부모가 스스로에게 자비로

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

라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심리적 안정과 긍

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어머

니 전체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일

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를 포함하여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죄책감이 개인에게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성찰하고 자

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

해 자기 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였다. 이러

한 방법은 설문 응답자들의 내면적 특징을 드

러내기 어렵고, 반응편향, 방어적 태도 등 측

정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개인의 

실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을 보완하여 더욱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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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on Parenting Str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Guil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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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gui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and parenting stress, an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n the direct path of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on parenting stress and in the indirect 

path through parenting guil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intensive maternal 

ideology scale, the parenting stress scale (K-PSI-4-SF), the parenting guilt scale, and the self-compassion 

scale targeting 305 mothers whose children were under 9 years of ag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SPSS Process Macro v4.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stress, 

and self-compassion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stres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and parenting 

stress, parenting guilt showed a fully mediating effect. Third, self-compass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direct path of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on parenting stress. Fourth, 

self-compassion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indirect path of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on parenting stress through parenting guilt.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Parenting Stress, Parenting Guilt, Self-com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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