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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걸음마기는언어, 인지, 운동및사회정서적발달측면에

서여러가지변화가급속하게일어나는시기인만큼양육의

중요성이강조되는(Bornstein, 2002) 한편, 양육자인어머니

는 걸음마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자기주장적인 행동으로 인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많은어머니들이일상에서오는스트레스로인해걸음

마기 아동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반응적 행동을 보이기보

다는지나치게거부적, 통제적이되거나또는과보호적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거부적, 통

제적인 양육태도는 공격적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Rohner,

1991), 과보호나과잉통제를하는양육태도는사회적으로위

축된 행동을 가져와(Rubin & Stewart, 1996; Rubin,

Cheah, &  Fox, 2001) 부정적인발달적결과를낳게된다. 반

면 반응적이고 자율성을 격려하는 양육은 아동에게 친사회

적인행동이나주도성을길러주게된다(박주희, 2001). 이러

한 연구들은 아동발달에 미치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

하고있으나, 어머니의양육태도에관한연구들은주로유아

기나학령기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어특히발달시기상급

격한변화가이루어져양육시많은어려움을겪게되는걸음

마기아동을둔어머니의양육태도나그와관련된변인에대

한연구가보다더필요하다.

양육태도에관련된변인들중아동관련변인으로는아동

의 성과 기질이 널리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양육태도에 대

한아동의성이나기질의 향에관한연구결과는일관적인

경향을보이지않는다. 우선아동의성에따른차이를보면,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딸과의 관계에서 더 친 하고 상호반

응적인 관계가 더 쉽게 이루어지며(Kochanska, 1997;

Maccoby, 1990),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최지현,

2001), 남아에게는 더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곽혜경,

김암이, 장미자, 한유미, 2005; 곽혜경, 조복희, 1999; 이경

님, 2001).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는 남아에게 더 반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Biringen, et al., 1999;

Leaper, 2002; 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한편, 아동의 성은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중요변수로서 어머니는 특히

여아에게과보호적이라는보고(박성연, Rubin, 2008)가있

는가 하면, 2~3세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대

체로아동의성에따른차이가없다는보고(안지 , 박성연,

2002)도있다.

아동의기질역시걸음마기아동을둔어머니의양육태도

에 향을미치는주요변인으로인식되고있으며대부분의

연구들은부정적또는까다로운기질에관심을두어왔다. 높

은부정적정서성과활동성을보이는까다로운기질은어머

니로 하여금 통제적이거나 비반응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하

는(임희수, 1994; Hemphill & Sanson, 2000; Lee & Bates,

1985)반면, 순한기질의아동에게는어머니가보다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이미정, 1997; 전수연, 2002; 홍계옥,

2001; Snow, 1998). 그러나어머니는기질이까다로운 아

에게 더 반응적이고(유명희, 박성연, 1992), 더 관심을 보인

다는연구결과(Crockenberg, 1987)나아동의기질과어머니

의양육태도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보고도있다(박성연,

전춘애, 한세 , 1996; Abidin, 1990). 성및기질과양육행동

간의관계에서나타나는이러한비일관적인결과들은제3의

변인으로 인한 향이거나 또는 양육행동차원에 따른 차이

및연구대상아동의성이나연령에따른차이일수있음이지

적되고있다(박성연, Rubin, 2008). 따라서걸음마기아동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child gender and temperament, husbands’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toward toddlers. Mothers of 214 toddl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the following variables: child temperament, husbands’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behavior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1) Children being negative
emotionality linked with mothers’ high controlling and rejective parenting behaviors and low responsive parenting
behaviors directly and indirectly via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2) Husbands’ support was linked with
mothers’ low controlling and rejective behaviors through mothers’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3) Mothers’ low
psychological well-being was linked to high mothers’ controlling and rejective paren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underscor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usbands’ parenting support in predicting mothers’ positive
parenting.

주제어(Key Words)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s), 걸음마기아동(toddler), 기질(temperament), 남편의양육지
지(husbands’ parenting support), 심리적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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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아동의성및기질과어머니의양육태도간의관계

를재확인해보고자한다.

생태학적 관점과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는아동의특성(즉, 아동의성이나기질)외에도여러

가지복합적인환경적요인에의해 향을받는다는점이지

지되고있다(Luster & Okagaki, 1993). 특히이러한관점에

서양육행동이나양육스트레스를연구하는학자들은(Abidin,

1992; Belsky, 1984; Belsky, Woodworth, & Crnic, 1996) 어

머니의양육행동이아버지의양육참여나지지에의해상당한

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향을 주고 바람직한 양육을 하는데

도움이된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예를 들면, 남편이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는 긍정

적인양육태도를보 고(박성연, 임희수, 2000), 남편의정서

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부정적

양육태도를보 다(Olweus, 1980). 또한어머니의양육스트

레스가높을때어머니는과보호행동을많이하는반면지지

적인행동을덜하게되는데(박성연, Rubin, 2008), 이러한어

머니의양육스트레스는특히아버지의도움이나양육참여에

의해감소된다(Crinic & Low, 2002).

유사한맥락에서부모의인성이나부모를둘러싼여러가

지 환경적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

기때문에삶에대한어머니의주관적만족감인심리적복지

감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한연구에의하면어머니의전반적인심리적복지감이

높을수록어머니는유아에게설명적양육태도와자율성을촉

진하는양육태도를많이보 다(박서 , 박성연, 2007). 더구

나 이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간의

관계는자녀의성이나기질에따라다르게나타나여아의어

머니는심리적복지감이높으면온정적이고설명적인양육태

도를취하게되지만, 남아의어머니는심리적복지감과양육

태도가서로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반적인심

리적복지감에초점을둔연구는아니나, 어머니의양육스트

레스 또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에의하면, 화를잘내고감정에쉽게좌우되는정서성이높

은아동의어머니는일상적스트레스를더높게지각하며(박

성연, 한세 , 1996), 불안한 정서를 나타내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는아동과부정적인상호작용을더많이한다(Dumas

& LaFreniere, 1993). 위의연구들은심리적복지감과양육행

동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 및 아동의 기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은양육상황에서더큰스트레스를경험하게됨으로

써 낮은 심리적 복지감을 나타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

인양육태도를보일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대부분의연구

들이전반적인삶의만족감보다는삶의만족감의하위측면인

대인관계 만족감, 사회관계망 만족감, 우울 및 정서상태, 인

성, 또는양육스트레스에초점을두고있어, 박서 과박성연

(2007)을 제외하고는전반적인심리적복지감과양육태도간

의관계를규명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그러나현대사회

에 이르러 특히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은 누구에게나 그 어떤 요인보다 중요

한삶의원동력이되고있어본연구에서는어머니의양육행

동을 예측하는 한 주요변인으로 삶의 만족감을 선정하 다.

즉, 어머니의삶의만족감은아동의성이나기질, 그리고남

편의 지지에 의해 향을 받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미칠것으로가정하 다.

종합해보면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걸음마기

아를둔어머니들은자녀양육과관련된어려움을겪고있

다. 특히아동의기질이까다로울경우나남편의양육도움이

거의없는경우는양육으로인한스트레스가더욱증가하게

되고이로인해어머니의심리적인복지감은저하되게될것

이다. 나아가어머니의저하된심리적복지감은아동에대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아동의 성이나 기질 및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

머니의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도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양육행동에 관

한연구들은 아나유아들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발달적

으로변화가큰걸음마기 아에대한어머니의양육태도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걸음마기 아동의 성과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및 어머

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

보고아동의성및기질, 남편의양육지지및어머니의심리

적복지감이걸음마기 아를둔어머니의양육태도에 향

을미치는경로를밝히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설

정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걸음마기아동의성및기질, 남편의양육지지

와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은어머니의양육태

도와어떠한관련이있는가?

<연구문제2> 걸음마기아동의성및기질, 남편의양육지지

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향을미치는경로는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은서울, 경기에위치한 5곳의어린이집과

2곳의 놀이교육기관 및 7곳의 문화센터를 다니는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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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걸음마기 아동의 어머니 214명이다. 아동의 성별

구성은남아109명(50.9%)과여아105명(49.1%)이며, 아동의

평균연령은 24.3개월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8세, 아버지의평균연령은 34.9세로나타났으며, 어머니

의 61.2%, 아버지의 69.1%가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나

타내었다. 어머니의직업은주부가71%로가장많았고, 아버

지의직업으로는회사원, 은행원및공무원이45.8%로가장

많았다. 가정의경제수준은어머니들의약57%가대체로중

류로지각하 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양육태도

어머니의양육태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 Park, Belsky,

Crinic과 Putnam(1997) 및이미정(1997)의연구를참조로

작성된고은주(2003)의통제, 과보호, 거부, 반응성에관한

척도 24문항을 사용하 다. 본 척도에서‘통제’(7문항)는

아동의흥미나능력에관계없이어른의기준에맞추도록제

한하고간섭하며지시하는태도이며, ‘과보호’(6문항)는 아

동의독립적인행동을막고의존성을조장하는행동으로아

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를 말한

다. 또한‘거부’(6문항)는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불만이나

비난을 표시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말하며, ‘반응성’(5문

항)은 자녀가나타내는모든형태의신호를잘지각하여정

확하게해석하고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자녀의신호에적

절하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

다)으로응답하 으며점수가높을수록각요인에해당하는

양육태도를더많이하는것으로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나

타난각하위요인문항의신뢰도는Cronbach’s α = .72 ~

.85 범위 다.

2) 아동의기질

아동의기질을측정하기위해서는Buss와 Plomin(1984)

의기질척도인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번안한전수연(2002)의척도중본연구의대상연령인걸음

마기 아동에 적합한 18문항만 선정, 수정하여 사용하 다.

기질척도는사회성, 활동성, 정서성의세가지요인이포함

된다. 본척도에서‘사회성’(9문항)은혼자있는것보다사람

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수있는사교적인특성을말하며, ‘활동성’(4문항)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격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

을 찾아다니며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정서성’(5문항)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게 내

는 특성으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

응하는것을말하며, 정서성이높을수록쉽게기분이나빠지

고 화를 격렬하게 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

에대해 1점(전혀그렇지않다)부터 5점(매우그렇다)으로응

답하 으며점수가높을수록각요인에해당하는기질적특

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각하위요인문항의신뢰도는Cronbach’s α = .72 ~ .88

범위 다.

3) 남편의양육지지

남편의 양육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bidin(1988)이

개발한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하위요인인팀

워크(teamwork)를 신숙재(1997)가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

13문항을사용하 다. 이척도는남편이부모로서부인과대

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

제를다루는방법에서부인과얼마나잘합의되는지를측정

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대해 1

점(전혀그렇지않다)부터 5점(매우그렇다)으로응답하 으

며점수가높을수록남편이부모로서잘도와준다고지각하

고있음을나타내며, 본연구에서나타난문항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 .92 이었다.

4)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서

(2007)이 번안하여 사용한 Ryff와 Keyes(1995)가 제작한

PWB(The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18문항과

Pavot와 Diener(1993)가 제작한 SWLS(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의 5문항으로이루어진척도를사용하 다.

PWB는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각

측면에대해정서적, 인지적으로지각하는만족감의수준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6개 하위 역인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성장, 타인과의긍정적관계, 삶의목적, 자기수용도

로이루어져있다. SWLS는모든삶의 역들을통합하여전

반적인 삶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

면, “나는내삶에서원했던중요한것들을가졌다”, “내 삶

의 대부분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다”등

의 문항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각 역들에 대한 심리적 복

지감과함께전반적인삶에대한통찰을통한심리적복지감

을모두표현할수있도록두척도를모두사용하 다. 어머

니들은각문항에대해 1점(전혀그렇지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

적 복지감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총 23개문항의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 .85

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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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연구는 2008년 10월중약 4주간서울시및경기도에

위치한 5곳의 어린이집과 2곳의 놀이교육기관 및 7곳의 문

화센터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

으며, 응답이부실한자료를제외한총214부를분석에사용

하 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기초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하 으며, 연구문제

분석을위해서는Pearson 적률상관분석과회귀분석을통한

경로분석을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걸음마기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어머니

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인걸음마기아동의성및기질, 남편의양육

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어떠한관련이있는지알아보기위해상관관계분석을실시

한결과, <표 1>에서보듯이아동의성은그어떠한어머니의

양육태도와도상관이없는것으로나타나, 본연구에서걸음

마기아동의경우아동의성은어머니의양육태도에 향을

미치는변인이아님을알수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

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아동의 기질 중 사회성과 활동성 모두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덜하

다. 반면에, 정서성은 어머니의 통제 및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반응적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나타내아동이부정적인정서를많이보일수록어머

니는통제적이고거부적인양육행동을많이보인반면, 반응

적인행동은덜하 다.

그러나남녀아동각각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 우선남

아의사회성기질과활동성기질은어머니의양육태도그어

느것과도유의한상관을보이지않았으나여아의경우는어

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다. 즉,

남아의 사회성,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무관하

으나, 여아의 경우는 사교적이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

니는거부적양육태도를덜나타내었다. 그러나정서성기질

의경우에는남아와여아모두어머니의통제적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나타내부정적정서를보이는남아와여아에대

해서는 어머니가 통제행동을 더 많이 보 다. 또한 여아의

경우는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반응적 양육태도와는부적 상관을 나타내 부정적인

정서가높은여아에게어머니는거부적양육태도를많이보

이는 한편, 반응적 양육태도는 적게 보 다. 걸음마기 남아

와여아의기질은그어느것도어머니의과보호적양육태도

와는관련이없었다.

한편,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분석한결과, 남편의양육지지는통제적, 거부적, 반응적양

육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전체아동, 그리고

남녀 아동 각각의 경우 모두,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거부적양육태도와유의미한부적상관을, 그리고반응적양

육태도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내, 남편의 양육지지가 낮을수

록어머니는아동에게거부적양육태도를많이보 고반응

적양육태도를덜나타내었다. 그러나남편의양육지지와어

머니의통제적양육태도간의부적인상관은특히남아를둔

어머니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나 남편의 양육지지가 낮을

수록남아에게더통제적양육태도를보 다. 그러나남편의

어머니의양육태도

통제적 과보호 거부적 반응적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아동의성 .07 .04 .03 .01

아동의기질
사회성 -.07 -.16 -.01 -.12 -.17 -.08 -.14* -.01 -.23* .05 -.03 .13
활동성 .02 .04 .00 -.08 -.13 -.04 -.15* -.02 -.24* .11 .04 .17
정서성 .30*** .39*** .25* .05 .07 .03 .26*** .17 .32** -.27*** -.16 -.37**

남편의 -.16* -.23* -.13 .04 .08 .01 -.31*** -.27** -.34*** .37*** .34*** .39***
양육지지

어머니의 -.35*** -.32** -.36*** -.04 -.02 -.05 -.38*** -.32** -.43*** .46*** .27*** .52***
심리적복지감

주주.. 아동의성Dummy: 0 = 남, 1 = 여
*p < .05. **p < .01. ***p < .001.

<표 1>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N = 214 : 남 : 109; 여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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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지는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와무관했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도간의 관계

를살펴보면, 전체아동, 그리고남녀아동각각의경우모두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은통제및거부적양육태도와는부

적 상관을, 그리고 반응적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아동에게 통

제적및거부적양육태도를더많이보인반면, 반응적양육

태도를 덜 보 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남녀

아동모두어머니의과보호적양육태도와는무관했다.

2. 걸음마기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

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향을 미

치는 경로

<연구문제2>인아동의성및기질, 남편의양육지지와어

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향을 미치

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아동의성및기질과남편의양육지지의중다회귀분석

을실시하고, 다음으로어머니의각양육태도에대한아동의

성및기질, 남편의양육지지, 및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의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이과정에서

상관관계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과보호양육행동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편 회귀

분석에 앞서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VIF값이 1.000~1.659까지 분포되고 있어 회귀분석의

실시에큰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종속변인으로 하 을 경우, 아동의 성, 아동의 정

서성기질, 그리고아버지의양육지지가유의한변인으로나

타나딸일경우, 부정적정서가낮을수록, 남편의지지가많

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한편 양육태도를

종속변인으로하 을경우통제적, 거부적, 반응적양육태도

에 향을미치는변인은아동의정서성기질과어머니의심

리적 복지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반응적 양육태도에는

남편의지지도 향을미치는변인이었다(<표3>참조).

<표 2> 와 <표 3>의통제적양육태도에대한자료를기초

로그경로를표시한 <그림 1>을보면, 아동의성및정서성,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향을 미치

는 경로가 유의하 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

의통제적양육태도에 향을미치는경로가유의하 다. 또

한아동의정서성기질이어머니의통제적양육태도에미치

는직접적인경로가유의하 다. 즉, 아동의성과남편의양

육지지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서 간접적

으로 향을미쳤으며, 아동의정서성기질은직접적으로또

변인
심리적복지감

B β
아동의성 .12 .16**
아동의기질
사회성 -.01 -.02
활동성 .02 .04
정서성 -.08 -.15*
남편의양육지지 .37 .56***

F 27.55***
df 5, 208
R2 .40

주주.. 아동의성Dummy: 0 = 남, 1 = 여
*p < .05. **p < .01. ***p < .001.

<표 2>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아동의 성 및 기질과
남편의 양육지지의 중다회귀분석

(N = 214)

어머니의양육태도

변인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B β B β B β
아동의성 -.05 -.04 .06 .05 .00 .00
아동의기질

사회성 -.01 -.01 -.01 -.01 -.07 -.09
활동성 .06 .06 -.08 -.09 .09 .10
정서성 .19 .23** .11 .14* -.13 -.18*

남편의양육지지 .09 .09 -.09 -.09 .16 .16*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 -.53 -.34*** -.40 -.28** .37 .26**

F 7.45*** 7.97*** 9.54***
df 6.207 6.207 6.207
R2 .18 .19 .22

주주.. 아동의성Dummy: 0 = 남, 1 = 여
*p < .05. **p < .01. ***p < .001.

<표 3> 어머니의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성 및 기질과 남편의 양육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의 중다회귀분석
(N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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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쳤다. 그러나아동의사회성과활동성기질은직접적경로

나 간접적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사회성및활동성기질은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나어머

니의통제적양육태도에 향을미치는변인이아니었다.

한편 <표 2> 와 <표 3>의거부적양육태도에대한자료를

기초로그경로를표시한 <그림 2>를보면, 통제적양육행동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성 및 정서성, 남편의 양육지

지가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에 향을미치는경로가유의

하 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태도에 향을미치는경로도유의하 다. 또한아동의정서

성기질이어머니의거부적양육태도에미치는직접적인경

로가유의하 다. 즉아동의성과남편의양육지지는어머니

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향을 미쳤

다. 또한아동의정서성은어머니의거부적양육태도에직접

적으로 향을미쳤을뿐만아니라,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

을통해간접적으로도 향을미쳤다. 그러나아동의사회성

과활동성은직접적·간접적그어느경로도유의하지않아

아동의사회성및활동성기질은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

나어머니의거부적양육태도에 향을미치는변인이아니

었다.

<표 2> 와 <표 3>의반응적양육태도에대한자료를기초

로그경로를표시한 <그림 3>을보면, 아동의성및정서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 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어

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

다. 또한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

동의 정서성 기질이 반응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 다. 한편, 흥미롭게도 남편의 양육지지가

심리적복지감을통해간접적으로거부적또는통제적양육

태도에부적인 향을미쳤던것과는달리, 어머니의반응적

태도의 경우는 남편의 양육지지가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 다. 즉 아동의 정서성과 남편의 양육지지

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을통해반응적양육태

도에 간접적으로도 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기질은그어느경로도유의하지않아아동의사회성

주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주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아, 1 = 여아
*p < .05. **p < .01. ***p < .001.

<그림 1>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
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

주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주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아, 1 = 여아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
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

주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주주.. 아동의 성 Dummy: 0 = 남아, 1 = 여아
*p < .05. **p < .01. ***p < .001.

<그림 3>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
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7권 9호, 2009

- 78 -

및활동성기질은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나어머니의반

응적양육태도에 향을미치는변인이아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머니의 각 양육태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변인들의효과를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분해한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 우선, 어머니의 통제적양육태도와 거

부적양육태도에가장큰 향을미치는변인은어머니의심

리적복지감으로나타나(각각 β = -.34; β = -.28)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통제적 양육태도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았다. 한편,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어

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도에 직접효과(각

각 β = .23; β = .14)와함께간접효과(각각 β = .05; β = .04)
도나타내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다음으로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에많은 향을미치는변인이었다(각각 β = .28; β
= .18). 그 다음으로남편의양육지지는어머니의심리적복

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양육태

도에 향을미치는변인이었다(각각 β = -.19; β = -.16).
한편,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

는변인은남편의양육지지로(β = .31), 직접효과(β = .16)와

함께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을통한간접효과(β = .15)를나

타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직접적으로 반

응적양육태도에 향을미치는변인이었다(β= .26). 이외에

도아동의정서성은직접효과(β= -.18)와함께간접효과(β=
-.04)를나타내어머니의반응적양육태도에부적인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끝으로 아동의 성은 통제적, 거부

적, 반응적양육태도모두에대해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을

통해간접적으로 향을미치는변인으로나타나여아를가

진어머니는심리적인복지감이높아걸음마기여아에게보

다긍정적인양육태도를보 다. 

Ⅵ. 논의및결론

본연구의목적은걸음마기아동의성과기질, 남편의양

육지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관계를살펴보고이러한변인들이걸음마기 아를둔어

머니의양육태도에 향을미치는경로를밝히는데있다. 본

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단순상관관계분석결과, 아동의성은그어떠한어머니의

양육태도와도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걸음

마기자녀를둔어머니의양육태도는아동의성에따라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안지 과 박성연(2002), 신 아

(2007)의연구와일치하는것이다. 이는저출산화경향이높

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 자녀나 두 자녀 가정이 대부분이고

이에따라아동의성별구분없이자녀에게비슷한양육태도

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

인 18개월~36개월의 걸음마기 아는 발달 단계상 남아와

여아에대해각각다르게대하는성유형화된양육태도가나

타나는시기라기보다는기본적인양육이요구되는시기이므

로남아와여아에따른어머니의양육태도가뚜렷한차이를

보이지않는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이러한결과나해석은

걸음마기아동을둔어머니의과보호행동을예측하는가장

중요한변수가아동의성으로나타나어머니는여아에게더

과보호한다는 연구결과(박성연, Rubin, 2008)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후 제시할 경로분석 결과에서도 시사되듯

이, 적어도걸음마기아동에대한어머니의양육태도는아동

의성에의해직접적인 향을받기보다는심리적복지감이

나아동의기질적특성등제3의변인에의해중재된다고잠

정적인결론은내릴수있다.

한편, 남녀걸음마기아동의기질적특성중특히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과 접한 관련을 나타

내어,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을 때 통제적 또는 거부적 양육

태도가높았고반응적양육태도는낮았다. 본연구에서측정

한 정서성이 까다로운 기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때, 이

같은결과는어머니가까다로운기질의아동에게통제적, 거

부적, 또는비반응적인양육태도를더많이하는것으로보

고된 선행연구들(임희수, 1994; Lee & Bates, 1985; Van

어머니의양육태도

독립변인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의성 - -.05 -.05 - -.04 -.04 - -.04 -.04
아동의기질

사회성 - - - - - - - - -
활동성 - - - - - - - - -
정서성 -.23 -.05 -.28 -.14 -.04 -.18 -.18 -.04 -.22

남편의양육지지 - -.19 -.19 - -.16 -.16 -.16 .15 -.31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 -.34 - -.34 -.28 - -.28 -.26 - -.26

<표 5>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향을 미치는 연구변인들의 효과분석(β)
(N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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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Boom & Hoeksma, 1994)을지지한다. 또한본연구결

과에의하면, 여아의경우는사회성이나활동성기질이높을

때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낮았던 반면에, 남아의

경우는 이러한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는 무관하 다.

따라서아동의성과무관하게어머니의바람직하지않은양

육태도에가장큰 향을미치는기질적특성은부정적인정

서성기질이라고가정할수있다.

또한남편의양육지지가높을수록어머니는통제및거부

적 양육태도를 덜 보 고, 반응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 다.

이러한결과는걸음마기아동을둔어머니는남편이자녀양

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

다는선행연구(박성연, 임희수, 2000)를지지한다. 또한부부

가서로의관계에서갈등이많고자녀양육에대한의견이맞

지않으면자녀와의상호작용이덜긍정적이며거부적인양

육태도를 보인다는 많은 연구결과들(Belsky et al., 1996;

Olweus, 1980; Wolfe, Foster, & Waugh, 1987)과유사하다.

따라서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중

요한변인임을재확인할수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

지와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어머니의각양육태도에

향을미치는경로를분석한결과, 첫째, 아동의성은어머니

의 통제, 거부 및 반응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

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서 간접적

으로 어머니의 통제, 거부 및 반응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

쳤다. 즉, 딸일경우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높았고그에

따라어머니의통제및거부적양육태도는낮았으며, 반응적

양육태도는높았다. 본연구결과는여아의경우어머니의심

리적 복지감과 온정적이고 설명적인 양육태도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지만 남아의 경우는 심리적 복지감과 양육태

도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박서 과 박성연(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Rutter(1970)의

연구에의하면스트레스상황에서남아는여아에비해파괴

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내며 이것은 부모-자

녀관계에서도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반면, 여아는 부모의

감정에 민감해서 부모의 우울이나 짜증을 유발시키는 행동

은 피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남아 또는 여아에게 나타

내는양육태도는아동의성자체보다는심리적복지감과같

은그외의다른요인에의해 향을받는다고가정할수있

다. 다시말하면 부모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와 양

육방식을 취하기 때문에(곽혜경 외, 2005; 곽혜경, 조복희,

1999; 이경님, 2001) 아동의성이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향도다르며이에따라양육태도도달라진다고해

석할수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아동의기질중정서성은유일하게어

머니의 통제, 거부 및 반응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치는 경

로가 유의하여 아동의 정서성은 어머니의 통제, 거부 및 반

응적양육태도에직접적으로 향을미쳤을뿐만아니라어

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어머니의 통제,

거부및반응적양육태도에 향을미쳤다. 즉, 어머니는아

동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 등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통제적

이거나거부적양육태도를많이보이는한편, 반응적양육태

도는덜나타냈다. 또한아동의부정적인정서성은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에 부적인 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어

머니가 통제적인 행동이나 거부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하는

한편, 반응적인 행동태도를 덜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한 우울한 부모들

은부정적인양육태도를보이며(Belsky & Pensky, 1990), 부

모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에게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다는전수연(2002)의연구결과와유사하다. 따라서걸음마기

아동의부정적정서성은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은물론어

머니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

을알수있다.

셋째,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거부적, 통제적 양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심

리적 복지감을 통해 통제적 양육태도나 거부적 양육태도에

간접적으로 향을미쳤다. 즉남편의양육지지가높은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 통제적인 행동이나 거부적

인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양육지지가 심

리적 복지감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향을 미친다

는본연구결과는남편의협력이낮으면어머니의양육효능

감이 떨어져 아들에게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신숙

재(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남편의 양육도움이

어머니의 거부, 통제 및 반응적인 양육태도 등 대부분의 양

육태도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변인이었던 박성연과 고은주

(2003)의연구결과를지지한다.

한편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의 경우는 남편의 양육지

지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향을

미칠뿐아니라직접적으로어머니의양육태도에 향을미

침으로써어머니의반응적인양육태도에남편의양육지지가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 다. 즉, 남편의 높은 양육지

지는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이끌게 될 뿐 아니라, 어머니로 하여금 높은 심리적 복지감

을경험하게함으로써반응적인양육태도를하게한다고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지지란 남편이 부모로서

어머니와 대화하고 지원해주며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

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어머니와 일치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Abidin(1994)의모델에서제안되었듯이남편

이부모역할을수행함으로써아내를돕고양육에대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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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치되는 정도인 부부간 양육협력(parental alliance)은

특히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태도나 심리적 복지감에 매우

중요한요인임을알수있다. 과거와달리, 남편과자녀로만

구성된핵가족이보편적인현대사회에서는대부분의어머니

들이 자녀양육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 자연스럽게

남편의도움을더기대할것이며, 남편의양육지지는어머니

의심리적복지감을매개로또는직접적으로어머니의긍정

적인양육태도에 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넷째,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은전반적으로걸음마기아

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으로 나타

나, 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높은경우어머니는걸음마기

아동에게통제적또는거부적양육태도를덜보이는한편반

응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 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은 특히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통제적 태도나 거부적

태도를예측하는데가장큰 향력을미치는변인으로나타

났다. 이러한결과는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높을수록설

명적양육태도및자율성촉진양육태도를많이보 다는연

구결과(박서 , 박성연, 2007)를뒷받침한다. 전반적인심리

적복지감에관한선행연구가적어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

이양육태도에 향을미치는경로에대한논의에는한계가

있으나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높을때어머니의정서적

또는 인성적 특성이 안정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

게된다고할수있다.

종합하면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직접적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어머

니의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양육태도에 향을 미쳤으며,

아동의 성이나 남편의 양육지지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을통해어머니의통제적, 거부적태도에간접적으로만 향

을미쳤다. 그러나반응적양육태도의경우는남편의양육지

지가직접적인 향도미쳤다. 따라서걸음마기아동에대한

어머니의통제적, 거부적양육태도를가장잘예측하는변인

은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이며, 그다음으로아동의부정적

정서성, 남편의 양육지지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머니의

반응적양육태도는남편의양육지지에의해가장잘예측된

다고결론지을수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자기보고 자료에 근거하 기 때문

에, 주관적판단과사회적인바람직성으로인한오류가포함

되었을 수 있으며, 상관관계에 기초한 본연구결과는인과적

해석에서주의를요한다. 한편본연구에서는각연구변인들

의 독립적인 향력과 함께 심리적 복지감의 매개역할만을

살펴보았기때문에연구변인들간의복합적인 향력은고려

하지못했다. 본연구에서어머니의심리적복지감과걸음마

기아동의정서성및남편의양육지지가어머니의양육태도

에중요한예측변인으로나타난만큼, 앞으로후속연구를통

해남편의양육지지보다더욱포괄적이고정교화된개념인

부부간 협력적인 양육행동(coparenting)의 향을 탐색해

보는것도필요할것이다.

걸음마기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

하고 어머니들이 양육부담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라

는점에서출발한본연구는아동의기질과남편의양육지지

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이

해하는데시사점을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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