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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습

관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 행

동의 기준 및 가치판단의 척도를 습득하면서 통합적인 사회

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부모는 자녀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

내며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영향원

이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성장과정에서 가

장 빈번하고 오랜 기간을 거쳐 강력한 관계로 발전하므로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지각하고 양육하는가가 자

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

아동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은 만족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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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추구하는 가치와 긍지를 내면화 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

동의 어머니들은 일반아동의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행동

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우울과 역기능적 사고의 경향이 높

고 양육효능감이 낮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에게 강압적인 양

육태도를 보이게 하고 강압적 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2) 또한 부모의 강압적

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ADHD 아동의 부모들이 다른 병

에 속하는 아동이나 일반아동의 부모들에 비해 더 큰 양육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3) 이들은 자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서 명령과 지시를 주로 사용하며 통제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

하는 경향이 있다.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다.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Hurlock5)는 

어머니 성격, 부부간의 행복, 아동의 성별, 자녀의 수, 문화적 

가치, 경제적 능력을 들었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는 우울장애

를 비롯한 어머니의 정신병리가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있다.6) 

대상관계는 자아 기능의 한 측면으로 개인이 외부세계 사

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방식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구조를 

의미한다. 초기 아동기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 내적 자기-타인 

표상이 형성되고 이것이 현재의 경험의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대상관계이론은 개인의 성격과 정신병리를 이해하

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7) Bowlby의 애착이론8)에 의하면, 아

이는 그들의 보호자 반응에 기초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

적 실행모델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보호

자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다

는 대인관계이론9)과 대상관계이론10) 모두와 일치한다. 즉, 긍

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

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능동적,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양육자와의 대상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인간은 안

정적인 정서발달을 이룰 수 없고 이후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

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인간관계는 자신

의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

서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는 부모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다.11) 부모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양육의 경험, 대상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양육태도

와 관계를 보여 세대 간 전이를 나타내게 된다.12) 이는 어머니

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받는 어려움이 단지 아이의 특성이나 현

재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어려서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좋지 못한 양육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에 대해 Winnicott13)는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한 부모는 자신

의 자녀에게 좋은 돌봄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아동을 대상

으로 어머니의 대상관계에 따라 양육태도에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와 아동이 각각 인

식하는 양육태도를 분석해 보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정상아동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ADHD 아동 치료에서 어

머니의 대상관계를 활용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방    법

1. 대  상

ADHD 군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

문의의 임상적 진단에 의해 ADHD로 진단받은 70명의 환아

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

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환아로 총 70명의 대상자 

중 모든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64명을 분석하였다. 정상 대

조군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아동 중 이전에 ADHD를 비롯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91명의 아동과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하였다. 참여 아동 중 어머니가 작성한 한국어판 AD-
HD 평가척도가 19점 이상인 아동은 배제를 하였으며 모든 설

문에 성실히 답변한 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절  차

ADHD 및 정상대조군의 아동과 어머니에게 본 연구의 목

적 및 방법을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

은 후, 개별적으로 자기-보고형 척도들을 실시하였다. 이 연

구는 병원 임상시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3. 도  구

1) 벨 대상관계 척도(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BORI)

Bell 등14)은 대상관계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얻기 위해 45문

항으로 된 자기보고 질문지(BORI)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토대로 번안된 한국판 대상관계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7) BORI는 소외, 자아중심성, 불안정애착, 사회적 무능력

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아니오’로 응답을 하게 된

다. 소외(alienation, ALN) 척도는 기본적 신뢰의 부족, 가까

운 관계형성의 불능,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친밀 수준을 유지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측정한다. 불안정 애착(insecure at-
tachment, IA)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피험자들은 거절

에 매우 예민하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관하여 지나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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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는다. 자아중심성(ego-centricity, EGC) 척도에서 높

은 점수를 받는 피험자는 자기보호적이고 착취적인 태도를 

지니며, 참견이 많고 강요적이며 요구적이다. 사회적 무능력

(social incompetence, SI) 척도는 이성과 상호작용에서의 

수줍음, 안절부절못함,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며, 이 척도

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피험자는 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

가 당황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에서 병리적 수준의 절단점을 T 점수 60점으로 

하였다.7)

2)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는 Schaefer의 

MBRI15)로 Lee16)가 번안하여 문항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졌고, 

Song4)이 조정하고 Jang과 Yang1)이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총 154문항으로 이루어진 MBRI를, Song4)은 Schaefer의 양

육태도를 애정-거부 축(love/reject)과 자율-통제 축(autono-
my/controlling)으로만 제한하여, 두 개의 축으로 대별되는 4

개의 하위요인(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을 가

지는 4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Likert 방식의 척도로서 긍정

적인 문항에서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다.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5번 방향이 긍정

적인 태도이므로 각 단계마다 1번부터 1, 2, 3, 4, 5의 점수를 

주었으며,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1번 방향이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척도의 단계에 따라 1번부터 5, 4, 3, 2, 1의 점수

를 주어 계산하였다.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 문항의 점수

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낮

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로 해석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방법

으로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문항도 점수를 합산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자율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해석하였다.

3) 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RPB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질

문지는 Schaefer가 CRPBI17)를 제작하면서 부모 양육태도에

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 26개의 변인들과 Oh

와 Lee18)의 검사를 참고로 하고, 현재 변화된 사회, 문화를 고

려하여 Ahn19)가 새롭게 구성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타당

도 및 신뢰도 검증을 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아동

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애정(love), 거부(reject), 자

율(autonomy), 통제(controlling)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져 있으며, 이 네 가지 영역은 각기 14개 문항씩 총 56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의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다. 문항별 척

도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수준이 낮

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수준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하였다.

4)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
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 초중고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

으며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간결하게 이용할 수 

있다.20) 10문항 중 5개는 긍정적 문항이고 5개는 부정적인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방식의 척도로서 긍정적인 문

항에서는 1=’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의 4점 척

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반대로 처리하여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5)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eck 등21)이 개발하

여 표준화한 BDI를 사용하였다.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설문

지로 각 문항당 0에서 3점까지의 점수를 준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6) 한국어판 ADHD 평가척도(Korean ADHD Rating Scale,

K-ARS)

K-ARS는 아동용 행동 평가척도로서 학령기 아동의 AD-
HD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척도는 DSM-IV의 A- 
DHD 진단기준으로 이루어진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문항은 아동의 행동의 심각도에 따라 0점에서 3점까지 

평정될 수 있다. 이 척도는 ADHD 아동을 정상아동으로부터 

쉽게 변별해준다. 이를 토대로 번안된 K-ARS는 So 등22)에 의

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enterprise guide 4.1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의 차이 유무를 비교

하기 위해 t-test 및 χ2-test를 시행하였다. 각 군간의 BORI, 

MBRI, CRPBI, SES를 비교하기 위하여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사용하였다. AD-
HD 환자군에서 BORI와 MBRI, CRPBI, SES 간의 유의한 

변인을 찾기 위해 partial correlations test를 시행하였다. AD-
HD 환아에서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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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ADHD 환자군 64명, 정상대조군 

85명으로 총 149명이 참여하였다. ADHD 환자군과 정상대조

군을 각각 대상관계 병리군과 대상관계 정상군으로 나누어 전

체 4개의 군을 비교하였으며, 각 군의 인구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ADHD 환자군 중 대상관계 병리군(group 1)은 26

명, 대상관계 정상군(group 2)은 38명이었다. 정상대조군 중 

대상관계 병리군(group 3)은 18명, 대상관계 정상군(group 4)

은 67명이었다. 각 군의 성별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ADHD 아동 집단이 

대부분 남아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정상 대조군은 남

녀 비율이 균등하였다. 어머니의 교육년수는 ADHD군(group 

1 : 13.04±2.778, group 2 : 14.11±2.011)이 정상 대조군(group 

3 : 14.44±1.886, group 4 : 14.75±1.770)에 비하여 낮게 나타

났다(p=.005). 아동의 연령, 학년, 어머니의 나이, 결혼상태, 경

제상태는 각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ADHD군과 정상대조군의 대상관계,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ADHD군과 정상대조군 간의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비교한 

결과 ADHD 아동의 어머니에서 소외(p=.006), 사회적 무능력

(p=.029) 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ADHD 아동의 어

머니의 우울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5). 어머니가 인

식하는 양육태도는 ADHD 아동의 어머니가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보다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p＜.001).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는 ADHD 아

동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거부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

하였으며(p＜.001), 정상아동은 ADHD 아동에 비하여 애정

적이고 자율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 

.001). 그리고 ADHD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고 있었다(p＜.001)(Table 2). 

3. 어머니의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ADHD군과 정상대조군 각각을 어머니의 대상관계 유형에 

따라 대상관계 병리군과 대상관계 정상군으로 나누어 만들어

진 4개의 군(group 1, 2, 3, 4)을 비교하였다(Table 3). 어머니의 

BDI 척도는 group 1, 3이 group 2, 4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5).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MBRI)에서는 group 2, 

4가 group 1, 3에 비하여 보다 애정적이었고, group 4가 group 

1, 2, 3에 비하여 보다 자율적이었다(p＜.05). 그리고 group 1

과 group 2만 다시 비교한 결과 group 1에서 보다 거부적인 양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χ2-value p-valueADHD (n=64) Control (n=85)

PG (n=26) NG (n=38) PG (n=18) NG (n=67)

Child       
Sex (%)†     20.814 ＜.001*

Male 24 (92.3) 34 (89.5) 10 (55.6) 38 (56.7)   
Female 02 (07.7) 04 (10.5) 08 (44.4) 29 (43.3)   

Age (years)‡ 10.65±2.966 11.45±1.969 10.78±3.671 10.24±2.764  ＜.199*
Grade‡ 04.27±2.870 05.18±1.960 05.56±3.680 04.82±2.750  ＜.484*

Mother       
Age (years)‡ 40.96±4.322 40.87±4.173 39.96±4.301 40.44±3.062  ＜.403*
Education (years)‡ 13.04±2.778 14.11±2.011 14.44±1.886 14.75±1.770  ＜.005*
Marital status (%)†     13.222 ＜.153*

Married 22 (84.6) 34 (89.5) 17 (94.4) 67 (100)   
Divorced 02 (07.7) 03 (07.9) 01 (05.6) 0   
Separated 01 (03.8) 0 0 0   
Bereaved 01 (03.8) 01 (02.6) 0 0   

Economic status (%)†     12.523 ＜.052*
High 02 (07.7) 02 (05.3) 04 (22.2) 17 (25.4)   
Medium 17 (65.4) 26 (68.4) 10 (55.6) 43 (64.2)   
Low 07 (26.9) 10 (26.3) 04 (22.2) 07 (10.4)   

* : p＜.05, † : statistical test was done by χ2-test, ‡ : statistical test was done by t-test. Group 1 : ADHD group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2 : ADHD group & normal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3 : Control group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
tion, Group 4 : Control group & normal group of object relation, PG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NG : Normal group of ob-
ject relation,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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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CRPBI)는 group 4가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덜 거부적이고 덜 통제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p＜.05). group 1과 group 2만 다시 비교한 결과 group 1

의 아동이 group 2에 비하여 통제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p=.049).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group 4가 가

장 높았고(p＜.05), group 2가 group 1보다 높은 자아존중감

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194)(Table 3).

4. ADHD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ADHD 아동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 요인과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어머니의 나이, 결혼상태, 경제상태와 아동의 나이, 성별 등의 

교란 요인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관계의 

소외(ALN)척도는 어머니의 우울감, 어머니가 인식한 양육태

도 중 애정-거부 척도와 유의미한 관계(p＜.05)를 보였으며, 

불안정애착(IA) 척도는 어머니의 우울감,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척도,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통

제척도와 유의미한 관계(p＜.05)를 보였다. 자아중심성(EGC)

척도는 어머니의 우울감,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

정-거부, 자율-통제척도,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통제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p＜.05)를 보였으

며, 사회적 무능력(SI)척도는 어머니의 우울감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찾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어머니가 인식하

는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척도는 대상관계 항목 중 불안정 

애착(IA)이, 자율-통제척도는 자아중심성(EGC)이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거부척

도와 통제척도는 대상관계 항목 중 자아중심성(EGC)이 가

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였다(Table 5).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척도,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정척도가 

주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Table 6).

고    찰

ADHD는 학령기 아동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장애 중 하

나로 가정상황, 부모의 정신병리,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같은 

환경적 특성은 ADHD 증상의 심각도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

Table 2. Comparison of ADHD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ADHD patient (n=64) Control group (n=85) t-value p-value
Mother     

BORI
ALN 53.91±07.83 50.41±7.30 -3.045 ＜.006*
IA 46.48±08.48 44.60±8.90 -1.626 ＜.194†

EGC 51.73±09.64 51.36±8.73 -0.222 ＜.807†

SI 50.69±07.67 47.95±7.37 -2.400 ＜.029*
BDI 09.80±08.81 05.99±6.76 -2.891 ＜.005*
MBRI     

Love/Reject 78.34±10.05 86.85±9.80 -5.345 ＜.001†

Autonomy/Controlling 72.45±09.52 78.39±7.73 -3.827 ＜.001†

Children     
K-ARS

Total 20.45±11.33 05.46±5.03 -9.810 ＜.001†

Inattention 11.69±06.30 03.68±3.23 -8.974 ＜.001†

Hyperactivity-impulsivity 08.75±06.06 01.78±2.22 -8.977 ＜.001†

CRPBI     
Love 51.19±10.21 57.32±8.72 -4.032 ＜.001†

Reject 28.47±10.13 22.87±7.23 -3.551 ＜.001†

Autonomy 46.67±06.29 50.45±6.67 -3.498 ＜.001*
Controlling 35.06±08.88 32.65±7.84 -1.510 ＜.081†

SES 28.58±04.69 32.00±5.15 -4.039 ＜.001†

* : p＜.05, † : p＜.001. BORI : 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ALN : alienation, IA : insecure attachment, EGC : Ego-centricity, SI : so-
cial incompetenc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K-ARS : Korean ADHD Rating Scale, MBRI :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
ment, CRPBI :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SES : Self-Esteem Scale,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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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ADHD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와 함께 행동치료, 사회기술 훈련, 부모교육 등이 있

다. ADHD에서 약물치료와 부모교육을 병행하였을 때 행동

문제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24) 이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부모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ADHD 치료에 보다 긍정적인 결

과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교육을 시행할 때 고

려해야 할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Table 3. Comparison of MBRI, CRPBI, SES

Variables Group 1 (n=26) Group 2 (n=38) Group 3 (n=18) Group 4 (n=67) F Post-hoc
Mother       

BORI
ALN 60.81±05.52 49.18±05.23 59.28±08.23 48.03±4.83 46.790† 1, 3＞2, 4*
IA 52.08±08.88 42.66±05.68 52.56±11.02 42.46±6.90 16.976† 1, 3＞2, 4*
EGC 57.35±10.65 47.89±06.67 61.11±08.95 48.75±6.60 19.686† 1, 3＞2, 4*
SI 56.04±06.85 47.03±05.88 57.50±07.18 45.39±4.93 35.272† 1, 3＞2, 4*

BDI 16.27±09.51 05.37±04.66 12.50±10.60 04.24±3.83 27.094† 1, 3＞2, 4*
MBRI       

Love/Reject 73.92±10.26 81.37±08.81 73.39±08.92 89.12±8.78 20.746† 1, 3＜2, 4*
Autonomy/Controlling 70.81±11.73 73.58±07.62 73.50±06.25 79.70±7.60 09.363† 1, 2, 3＜4*

Children       
K-ARS

Total 23.35±13.17 18.47±09.56 07.67±05.02 04.87±4.91 43.091† 1, 2＞3, 4*
Inattention 13.12±07.35 10.71±05.56 05.17±03.22 03.28±3.14 36.932† 1, 2＞3, 4*
Hyperactivity-impulsivity 10.19±07.09 07.76±05.12 02.50±02.31 01.58±2.18 34.501† 1, 2＞3, 4*

CRPBI       
Love 50.58±10.00 51.61±10.47 50.22±12.16 59.22±6.43 10.396† 1, 2, 3＜4*
Reject 30.15±10.27 27.32±10.01 27.50±10.68 21.63±5.46 08.288† 1, 2＞4*
Autonomy 47.04±06.34 46.42±06.33 47.89±06.96 51.13±6.48 05.371* 2＜4*
Controlling 37.69±09.22 33.26±08.28 34.22±08.43 32.22±7.69 02.828* 1＞4*

SES 27.65±04.44 29.21±04.80 27.83±06.33 33.12±4.18 13.068† 1, 2, 3＜4*

* : p＜.05, † : p＜.001. Group 1 : ADHD group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2 : ADHD group & normal group of ob-
ject relation, Group 3 : Control group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4 : Control group & normal group of object 
relation, BORI : 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ALN : alienation, IA : insecure attachment, EGC : Ego-centricity, SI : social incompe-
tenc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K-ARS : Korean ADHD Rating Scale, MBRI :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SES : Self-Esteem Scale,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4. Partial correlation between ADHD group

 ALN IA EGC SI K-ARS BDI MBRI1 MBRI2 SES CRPBI1 CRPBI2 CRPBI3 CRPBI4
ALN 1
IA -.536* 1
EGC -.421* -.503* 1
SI -.676* -.481* -.286* 1
K-ARS -.008* -.234* -.315* -.133* 1
BDI -.613* -.537* -.566* -.462* -.205* 1
MBRI1 -.358* -.410* -.356* -.196* -.368* -.417* 1
MBRI2 -.102* -.230* -.328* -.115* -.346* -.274* -.608* 1
SES -.242* -.213* -.381* -.173* -.280* -.444* -.385* -.379* 1
CRPBI1 -.072* -.082* -.153* -.033* -.152* -.174* -.271* -.232* -.396* 1
CRPBI2 -.167* -.089* -.244* -.076* -.311* -.137* -.329* -.275* -.338* -.640* 1
CRPBI3 -.072* -.088* -.046* -.075* -.058* -.032* -.190* -.369* -.308* -.601* -.306* 1
CRPBI4 -.187* -.255* -.381* -.132* -.367* -.234* -.503* -.429* -.298* -.459* -.789* -.241 1

* : p＜.05. r :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djusted by mother’s age, marital status, economic status, child’s age, sex, grade. ALN : 
alienation, IA : insecure attachment, EGC : Ego-centricity, SI : social incompetenc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K-ARS : Ko-
rean ADHD Rating Scale, MBRI :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SES : Self-Esteem Scale, MBRI1 : Love/reject, MBRI2 : Autonomy/controlling, CRPBI1 : Love, CRPBI2 : Reject, CRPBI3 : Autonomy, CR-
PBI4 : controlling,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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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전 ADHD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특성으로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나 우울성향 등

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상관계와 관련된 것

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있었고, ADHD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5)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볼 때 ADHD 아동에서 어머니

의 양육태도와 대상관계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대상관계와 양육태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는 적은 편이었다. 이에 저자들은 ADHD 아동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태도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

고 이를 일반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ADHD 아동의 치료에

서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

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면 ADHD 아동의 부모는 강압적이

고 일관적이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며, 정상아동의 부모에 비하여 덜 온정적이고, 

덜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그리고 이런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

니가 자율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28) 이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부

모가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어머

니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정상아동에 비하여 ADHD 아동에서 보다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ADHD 아동의 어머니는 정상대조군에 비

하여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 아동들 또한 덜 애정적이며 거부적이고 덜 자율적인 양

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ADHD 아동들은 

정상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척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

용하고 있었다. 

대상관계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ADHD 아동군 중 대상관

계 병리군(group 1)의 어머니가 보다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아동들은 통제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즉, ADHD 아동에서 보다 부정적인 양육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상관계 병리군에서 더 부정적인 양육

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상관계에 따른 양육태도

의 변화는 정상아동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정상아동군

에서도 대상관계 병리군에서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

를 보이며 아동들 또한 거부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

Table 6.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childen’s self-esteem (SES) as dependent variable and MBRI, CRPBI as independent variables

Step Variable B S.E β R2 Adj. R2 F t p
1 MBRI (Love/reject) 0.171 0.055 0.367 0.135 0.121 9.680** 3.111 .003
2 MBRI (Love/reject) 0.138 0.055 0.296 0.216 0.190 8.394** 2.527 .014
 CRPBI (Love) 0.135 0.054 0.293    2.507 .015

* : p＜.05, ** : p＜.01. SES : self-esteem scale, MBRI :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B :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β : standardized coefficient, R2 : coefficient of determina-
tion, Adj. R2 :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Step 1 :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SES as dependent variable and MBRI 
subscales as independent variables, Step 2 :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SES as dependent variable and MBRI subscales, CR-
PBI subscales as independent variables

Table 5.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MBRI, CRPBI as dependent variable and BORI a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R2 Adj. R2 F t p
MBRI          

Love/reject BORI (IA) -0.409 0.141 -0.345 0.119 0.105 -8.399* -2.898* .005
Autonomy/controlling BORI (EGC) -0.305 0.119 -0.309 0.095 0.081 -6.552* -2.560* .013

CRPBI         
Love - - - - - - - - -

Reject BORI (EGC) -0.279 0.129 -0.266 0.071 0.056 -4.716* -2.172* .034
Autonomy - - - - - - - - -

Controlling BORI (EGC) -0.355 0.108 -0.386 0.149 0.135 10.828† -3.291† .002

* : p＜.05, † : p＜.01. BORI : 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ALN : alienation, IA : insecure attachment, EGC : Ego-centricity, SI : so-
cial incompetence, MBRI :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B : un-
standardized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β : standardized coefficient,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 R2 : adjusted co-
efficient o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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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전체 4개 군을 같이 비교

하였을 때는 정상아동이며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정상수준일 

때 가장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한 가장 높았다. 이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

머니의 대상관계와 ADHD 아동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초기대상관계와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의 초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아 및 부모에 대한 내적 실행모

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애착의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29) 그리고 Strand 등3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상관

계 중 소외, 불안정한 애착, 자아중심성이 무분별한 양육행동

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상관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어

머니는 그녀 자신의 자기(self)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인 사람으

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고 자녀의 행동을 잘 조율할 수 없

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양

육의 경험, 즉 대상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 양육행동과 

관계를 보이며 세대 간 전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대상관계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ADHD 아동에서는 어머니의 대상관계 

척도 중 불안정애착과 자아중심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ADHD 아동 어머니의 대상관

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이런 관계는 정상아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가 자신의 대상관계를 알고 자신이 어떤 양육태

도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할 수 있다. 그리고 ADHD 아동에게 약물치료와 함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어머니의 대상관

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치료적으로 보다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ADHD 아동에서만이 아

니라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시행할 때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고려한 접근을 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부모, 자녀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ADHD 아동에서 대부분 남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별에 의한 효과를 통계분석시 성

별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제한점으로 여겨

진다. 두 번째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인

지적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로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에 있어 증상심각도나 가정환경 등 다른 변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

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ADHD 아동과 정상아

동에서 비교하였다. ADHD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부정적

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어머니와 아동 모두에서 인식하고 있

으며 특히 대상관계 병리군에서 더욱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

이고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ADHD 아

동의 치료에 있어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고려한 양육에 관한 부

모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할 수 있다.

중심 단어：대상관계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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