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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rrational beliefs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early children. For achieving this purpose, Irrational Belief 
Test and Parenting Stress Index were administered to 300 mothers with early children in 
Busan and data from 234 mother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that irrational beliefs were positively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nxious over-concern factor was related to all parenting stress variables. 
The results of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2~4 irrational beliefs significantly 
influenced parenting stress; sub-factors of parenting stress variable that irrational beliefs 
had the most effect on was competence factor. Based upon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irrational belief is an important variable which predicts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early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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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향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양육과 련된 수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 진 바다. 이런 이유

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연구자들과 일반인들로부

터 많은 심을 받아왔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기 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름

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세상에 부모 

역할보다 더 요한 역할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  안정감을 주고 자신

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뿐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심을 갖게 하

는 등의 정 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 

한 그것에 동반되는 책임과 부담 등으로 인해 

스트 스로 작용하기도 한다(Crnic & Booth, 

1991). 

사회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이 과거에 비해 훨씬 힘들어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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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녀양육에 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

모역할에 한 요구 수  한 높아져 자녀양육

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스트 스를 겪

고 있다(박해미, 1994). 즉, 부모들은 자녀양육으

로 인하여 시간 ․공간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부모 개인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개인  성취나 욕구 충족을 한 활동에 많은 제

약을 받기도 한다(송승민․송진숙, 2007). 이처럼 

양육 스트 스는 사회의 부모 역할에 요한 

도 이 되고 있다. 특히 어머니를 자녀양육의 주 

책임자로 보는 이 지배 인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 스트 스는 어머니에게 있어 더 큰 과제로 

두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김기 , 2000). 

양육 스트 스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 스로써 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어려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강희경, 1998). 과거에 수행된 

양육 스트 스에 한 연구들은 주로 이혼, 가족

원의 죽음, 질병, 사고 등과 같은 주요 생활사건

에 을 맞추었다(김정․이지 , 2005).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생활사건에 따른 양육 스트

스보다는 일상  스트 스가 심리  건강을 더욱 

잘 측해 다는 견해(Crnic & Greenberg, 

1990; Lazarus & Folkman, 1984)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부모-자녀 계의 특성

상 가정생활에서 하루의 일과로서 반복해서 일어

나는 일들이 부모에게 성가심과 짜증 등으로 나

타나는 스트 스로 작용하는데, 일상  스트 스 

자체는 큰 향력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되고 만성 으로 될 때에는 부모에게 스트 스

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부모에게나 부모-자녀 

계와 나아가서는 자녀의 발달에도 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  스트 스는 개인과 환경

간의 일상  상호작용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 스로 부모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

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를 이해하는 데 특히 요한 개념이다(Crnic & 

Greenberg, 1990). 

양육 스트 스의 부정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양육 스트 스는 어머니의 역기

능  양육행동을 유발시킨다(Abidin, 1992). 즉, 

어머니가 양육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면 거부

이거나 귄 주의 인 양육을 하게 되며(김명희, 

1998; 박성연․ 춘애․한세 , 1996; 신숙재, 

1997), 그 결과로 자녀의 사회  능력이 낮아지고

(유우 ․이숙, 1998;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자녀의 문제 행동이 증가한다

(Dumas & Gibson, 1990). 양육 스트 스는 한 

일 성 없는 부모 훈육(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강압 인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Wahler, 1980), 아동학 (Howze & Kotch, 

1984)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 스트

스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도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지 ․박성연, 2002; 

Wilner & Goldstein, 2001).

양육 스트 스가 부모  자녀에게 미치는 이

러한 향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 에 이르러서

야 부모의 양육 스트 스에 한 연구가 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부분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 

스트 스에 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는 데 집

되었다. 양육 스트 스에 향을 주는 변인은 다

양하나 일반 으로 아동특성 변인, 부모특성 변

인  상황특성 변인의 세 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Abidin, 1990),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연령, 성별, 기질 등과 같은 아동특성 변인, 연령, 

학력, 취업, 등의 부모특성 변인 그리고 경제  

여건, 사회 지지 기반, 취업에 한 남편의 태도 

등과 같은 상황 련 변인이 양육 스트 스에 

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성혜, 1994; 

김기 , 2000; 박 아, 2005; 차삼숙․신유림, 

2005; 하지 , 2004). 

상기의 연구 결과는 양육 스트 스 상을 이

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다. 양육 스

트 스를 연구하는 궁극 인 목 은 련 연구를 

통해 밝 진 사실들에 기 하여 양육 스트 스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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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면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처치 략

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는 아동이나 부모의 배경

 특성이나 사회 정책  문제보다는 어머니의 

심리  특성에 한 정보가 보다 더 실제 인 효

용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에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

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 스와의 련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의 표 인 이론 의 

하나인 인지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 REBT)의 기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  결과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스트 스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  신념의 소유자는 한 정서를 경험하나 

비합리  신념의 소유자는 부 한 정서를 보인

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Ellis & Bernard, 

2005 참조). 를 들어, Taghavi 등(2006)은 정상

집단과 임상  우울 집단  불안 집단을 비교하

여 우울 집단과 불안 집단의 구성원들이 정상집

단의 구성원들보다 비합리  신념 수가 유의미

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REBT 이론과 련 

경험  연구에 기 해 볼 때 양육 스트 스는 어

머니가 갖고 있는 신념에 의해 향을 받을 것이

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사실, 양육자의 신념이 양

육 스트 스와 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오래 

에 지 된 바 있다. 즉, Abidin(1983)은 에서 

살펴본 양육 스트 스 련 요인들  어머니 특

성이 자녀 양육 스트 스에 가장 큰 향력을 발

휘하며, 특히 부모의 인지와 신념이 요한 역할

을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재까지 부모의 

인지와 신념이 양육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  신념이 양육 스

트 스와 련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련이 있

다면 양육 스트 스에 향을 주는 비합리  신

념은 어떤 것인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 스트 스 감소를 한 로

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으리

라 기 된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와 비합리  

신념은 어떤 계가 있는가? 둘째, 유아를 둔 어

머니의 양육 스트 스는 비합리  신념에 의해 

언되어질 수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일 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를 둔 어머니 30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총 300부의 설문을 기 에 배부하고 

담임교사가 어린이에게 배부하여 가정으로 가지

고 가게 한 뒤 어머니가 집에서 작성하여 다시 

기 에 가져 온 것을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회

수하 다. 배부된 300부  275부를 회수하 고,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하게 응답하 다고 단

되는 41부를 제외한 234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  성별

에서는 여아 자녀를 둔 응답자가 120명(51.3%)이

었고, 남아 자녀를 둔 응답자가 113명(48.3%)이었

다. 자녀수에서는 2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174

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이 43명(18.4%), 3

명이 17명(7.3%)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살

펴보면 36~40세가 117명(50.0%)으로 반을 차지

하고 있었고, 31~35세가 81명(34.6%), 41세 이상

이 21명(9.0%), 26~30세가 15명(6.4%)이었다.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졸자가 90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퇴나 문 졸 66명

(28.2%), 고졸 73명(31.2%), 학원이상 5명(2.1%)

의 순서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을 보면 

251~300만원 이하가 53명(22.6%)으로 가장 많았

고, 301~350만원 이하 16.7%, 201~250만원 이하 

14.5%, 200만원이하 13.2%, 40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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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 일은 본인이 직

 담당하는 경우가 209명(89.3%)으로 거의 부

분으로 차지하 다. 

배경변인 항목 빈도 %

자녀의 
성별

남아 113 48.3

여아 120 51.3

무응답 1   .4

자녀수

1명 43 18.4

2명 174 74.4

3명 17  7.3

연령

26~30세 15 6.4

31~35세 81 34.6

36~40세 117 50.0

41세이상 21  9.0

최종학력

고졸 73 31.2

학교 
퇴나 

문 졸
66 28.2

학교졸 90 38.5

학원이상 5  2.1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1 13.2

201~250만원 34 14.5

251~300만원 53 22.6

301~350만원 39 16.7

351~400만원 24 10.3

401~500만원 29 12.4

501~600만원 10  4.3

600만원이상 14  6.0

가사일
담당

본인 209 89.3

형제자매 3  1.3

시부모님 11  4.7

친정부모님 8  3.4

도우미 1   .4

기타 2   .9

<표 1> 연구 상의 배경변인별 분포

2. 측정 도구

가. 비합리  신념검사(Irrational Belief Test : 

IBT)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비합리  신념을 측정하

기 하여, Jones(1969)가 개발한 IBT(Irrational 

Belief Test)를 이정윤과 최정훈(1994)이 번역한 

비합리  신념검사를 사용하 다. 검사문항은 총 

83문항이며 5단계 Likert형 척도에 따라 채 하

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인정의 욕구, 개인  

완벽성, 비난 경향성, 좌  반응경향, 정서  

무책임감, 과잉불안 염려, 문제회피, 의존성, 무력

감, 완벽한 해결의 10개 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비합리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상으로 하

여 측정한 하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인정의 욕

구(.60), 개인  완벽성(.63), 비난 경향성(.55), 좌

 반응경향(.69), 정서  무책임감(.57), 과잉불

안 염려(.68), 문제회피(.63), 의존성(.65), 무력감

(.75), 완벽한 해결(.32)이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비난경향성(.55), 정서  무책임감(.57), 완벽한 해

결(.32)은 신뢰도가 .60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 다. 

나. 양육 스트 스(Parenting Stress Index : 

PSI)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Abidin(1990)이 개발

한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이지민(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어머니의 양

육 스트 스는 총 3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유능성, 애착, 역할제한성, 우울, 배우자와의 

계, 사회  고립, 건강의 7개 하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상으로 하여 얻

은 하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유능성(.75), 애착

(.75), 역할제한성(.74), 우울(.64), 배우자와의 계

(.84), 사회  고립(.86), 건강(.74)이었다.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 12.0)을 활용하

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문제에 따라 

비합리  신념이 양육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두 하 변인군간에 률상 계

수를 산출하는 한편, 7개 양육 스트 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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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7개 비합리  신

념 하 변인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  

다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상 분석  다회

귀분석 결과 산출된 상 계수  β계수의 유의

성은 α=.05의 수 에서 검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예비분석: 독립․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
계 및 상관분석

 가. 어머니의 비합리  신념과 양육스트 스

에 한 기술통계량

<표 2>는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비합리  신념

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양육 스트 스에서 연구

상자들이 어느 정도의 평균과 변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두 변인 모두에 한

하 변인별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비합리  신념

(독립 변인)

양육 스트 스

(종속 변인)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인정

욕구
234 3.42 .49 유능성 234 3.15 .57

완벽성 234 3.35 .61 애착 234 2.37 .80

좌 반

응경향
234 3.17 .58

역할

제한성
234 3.48 .66

과잉불

안염려
234 3.24 .60 우울 234 2.99 .66

문제

회피
234 2.85 .55

배우자 

계
234 2.60 .88

의존성 234 3.41 .57
사회  

고립
234 2.28 .81

무기력 234 2.92 .68 건강 234 2.56 .76

<표 2> 어머니의 비합리  신념과 양육 스트

스 하 변인별 평균과 표 편차

<표 2>를 보면, 먼  독립변인인 7개의 비합리

 신념 하 변인  역할제한성 신념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M=3.48), 그 다음으로 유능성 변

인이 3.15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5개 변인은 

M=2.37～2.99로 평균보다 낮은 수를 보여주었

다. 종속변인인 양육 스트 스의 경우, 7개 하

변인  5개 하 변인에서 평균 이상의 수를 

나타내었는데 인정욕구(3.42)가 가장 높았으며 의

존성(M=3.41)이 두 번째로 높은 수를 보 다. 

가장 낮은 수를 보인 양육스트 스는 문제회피 

변인으로 M=2.8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는 연구 상으로 선정된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의 

비합리  신념 그리고 비교  높은 양육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두 변인 간의 계성을 탐색할 수 있

을만한 한 수 변량 폭을 지니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나. 어머니의 비합리  신념과 양육스트 스 

간의 상 분석

<표 3>과 <표 4>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치는 향을 악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비합리  

신념)  종속변인(양육 스트 스) 척도의 각 하

변인 내에 높은 상 이 나타나지는 않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각 변인의 하  변인 내 상호상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인정

욕구

완벽

성

좌

반응

경향

과잉불

안

염려

문제

회피

의존

성

무기

력

인정욕구 1.00

완벽성 .57*** 1.00

좌 반 응

경향
.18**  .17* 1.00

과 잉 불 안

염려
 .20** .30*** -.26*** 1.00

문제회피 -.09 -.02 -.10  .04 1.00

의존성 .28*** .32***  .14*  .23***  .01 1.00

무기력  .01  .00  .04  .14*  .00  .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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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비합리  신념 하 변인간의 상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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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

성
애착

역할

제한성
우울

배우자

계

사회

고립
건강

유능성 1.00

애착 .47*** 1.00

역할제

한성
.38*** .23*** 1.00

우울 .34*** .20** .29*** 1.00

배우자

계
.23** .23** .37*** .21** 1.00

사회

고립
.09 .14* .32*** .14* .50*** 1.00

건강 .33*** .33*** .45*** .25*** .45*** .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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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양육 스트 스 하 변인간의 상호상

먼  <표 3>에서 독립변인인 비합리  신념검

사 하 척도의 상호상 을 살펴보면, 비록 인정

욕구와 완벽성(r=.57), 의존성과 완벽성(r=.32) 등

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정  상 을 나타내었으나, 

체 으로 높지 않은 상 을 나타내어 하 변인

간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기 값 r=약 .70

이상)의 험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표 4>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양육스

트 스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애착 스트 스와 

유능성 스트 스(r=.47), 사회  고립과 배우자 

계(r=.50), 건강과 역할제한성(r=.45) 등의 몇 개 

요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  상 계수의 크기를 

보여주었으나, 체 으로 하 변인 간에는 독립

성이 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에 따라 비합리  신념검사 하 요인들

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양육 스트 스 하 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회귀분석 방법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회귀분석에 

앞서 비합리  신념 하 변인과 양육 스트 스 

하 변인간의 률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정

욕구

완벽

성

좌

반응

경향

과잉불

안

염려

문제

회피

의존

성

무기

력

유능성 .40*** .30*** .12 .37*** -.03 .33*** .08

애착 .21** .18** .13 .23*** .15* .17** .08

역할제한

성
.14* .13* -.07 .35*** .01 .29*** .16*

우울 .19** .27*** -.07 .30*** .15* .18** .19**

배우자

계
.06 .12 -.01 .25*** .06 .13* .26***

사회 고

립
-.18** -.14* -.15* .21** .10 .12 .39***

건강 .12 .15* -.12 .34*** .16* .20** .19**

*
p<.05  

**
p<.01 

***
p<.001

<표 5> 비합리  신념 하 변인과 양육 스트

스 하 변인간의 상

<표 5>의 결과를 먼  체 으로 살펴보면, 

평균 으로 4～5개의 비합리  신념의 하 변인

들이 양육 스트 스 7개변인 모두에 유의미한 정

 혹은 부 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과잉불안염려 요인은 7개 양육 스트 스 하

변인 모두와 유의미한 정 상 (r=.21～.37)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 스와 

련된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완벽

성과 의존성은 6개, 인정욕구와 무기력은 5개 양

육 스트 스 하 변인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여 이들 신념 한 어머니들의 양육스트 스와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 으로 

볼 때 좌 반응경향 요인  의존성 요인은 양육

스트 스와 계가 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장 계가 높은 비합리  신념 하 요

인과 양육스트 스 하 요인은 인정욕구와 유능

성 요인이었다.

2. 어머니의 비합리적 신념이 양육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를 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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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비합리  신념을 밝히기 해 비합리

 신념(독립변인)의 하 변인간  양육 스트

스 하 변인간 상호상 이 낮아 구별되는 독립 

변인으로 볼 수 있다는 <표 3>, <표 4>의 결과

에 기 하여, 7개 비합리  신념 하 요인을 독

립변인으로 하고 7개 양육 스트 스 하 변인 각

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다회귀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든 분석

에서 독립변인들 간에는 VIF(분산팽창지수)가 

10.00 이하로 나타나 단계별 다회귀분석 수행

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투입변인 R R2 R2변화 β t

유능성

인정욕구 .400 .160 .160 .400 6.63***

과잉불안염려 .495 .245 .085 .298 5.10***

의존성 .527 .278 .033 .192 3.24**

좌 반응경향 .539 .290 .012 .120 1.99*

애착

과잉불안염려 .226 .051 .051 .226 3.53***

좌 반응경향 .297 .088 .037 .199 3.06**

문제회피 .338 .114 .026 .162 2.60*

인정욕구 .366 .134 .020 .149 2.29*

역할제한성
과잉불안염려 .351 .123 .123 .351 5.71***

의존성 .412 .169 .046 .221 3.58***

우울

과잉불안염려 .303 .092 .092 .303 4.83***

완벽성 .357 .127 .036 .198 3.07**

무기력 .389 .151 .024 .156 2.54*

문제회피 .417 .174 .023 .151 2.50*

배우자 계
무기력 .260 .067 .067 .260 4.09***

과잉불안염려 .337 .113 .046 .217 3.46**

사회 고립

무기력 .385 .148 .148 .385 6.35***

인정욕구 .424 .179 .031 .176 2.96**

과잉불안염려 .465 .217 .037 .199 3.30**

건강

과잉불안염려 .340 .116 .116 .340 5.50***

무기력 .370 .137 .021 .146 2.36*

문제회피 .397 .157 .021 .14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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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비합리  신념의 양육 스트 스에 한 다회귀분석 결과

이상의 다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스트 스 하 변인에 따라 2개～4

개의 비합리  신념 하 변인들이 유의미한 

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비합리  신념이 

가장 높은 향력을 보인 양육 스트 스 하 변

인은 유능성 요인으로 4개의 비합리  신념 하

요인들이 29.0%를 설명하 으며, 가장 낮은 

향력을 보인 스트 스 하 변인은 배우자 

계 요인으로 2개의 비합리  신념 하 요인들이 

11.3%를 설명하 다. 셋째, 비합리  신념 하

요인  과잉불안염려 요인은 양육 스트 스 7

개 하 요인  4개 요인에서 가장 큰 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무기력 요인은 2개 요인에서 가

장 큰 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어머니의 비합리  신념은 양육 스트 스

를 언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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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상으

로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 스가 비합리  

신념과 련이 있는지와 양육 스트 스를 언

해  수 있는 구체 인 비합리  신념을 밝

보고자 하 다. 

통계  분석 결과 양육 스트 스와 비합리  

신념간에는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비합리  신념이 부 응  정서반응을 

재한다는 Ellis의 이론  제를 지지한다고 하

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작업치료

사를 상으로 한 Tan(2004)의 연구에서는 비합

리  신념과 직무 스트 스간에 유의미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양육 스트

스를 Tan(2004)의 연구는 직무 스트 스를 다

루었기 때문에 두 연구를 직 으로 비교하기

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 해 볼 때 비합리  신념이 스트 스에 미치

는 향은 스트 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비합리  신념은 

양육 스트 스에는 항을 미치나 직무 스트

스에는 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7가지 비합리  신념과 양

육 스트 스간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본 결

과 련되는 구체 인 양육스트 스의 하  변

인에는 차이가 있으나 7가지 비합리  신념 모

두가 양육 스트 스와 유의미한 상 을 보여 주

었다. 이  과잉불안염려는 양육 스트 스의 모

든 하  변인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 스트 스가 높은 어머니는 만약 험하

거나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에 해 항

상 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양육 스트 스에 

한 비합리  신념의 향력과 가장 설명력이 

높은 비합리  신념이 양육 스트 스의 하  변

인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는 것이다. 먼  향력

의 측면에서 보면, 비합리  신념은 유능성의 경

우 29%의 향력이 있었으나 배우자 계의 경

우는 그 향력이 11%에 그쳤다. 다음으로 가장 

향력이 있는 신념의 경우도 양육 스트 스의 

하  변인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를 들어, 유

능성의 경우에는 인정의 욕구가, 배우자와의 

계  사회  고립에는 무기력이 애착, 역할제한

성, 우울  건강에는 과잉불안염려가 가장 설명

력이 높은 비합리  신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합리  신념과 교사소진과의 련성을 검토한 

이희 과 정민상(200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비합리  신념은 교사

소진의 하  변인에 따라 향력이 다르게 나타

났으며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 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비

합리  신념이 양육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체 으로 보기보다는 하  역별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높은 양육 스트

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

머니를 돕기 한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해 주는 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는 비합리  신념과 련이 있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양육 스트 스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이들의 비합리  신념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다. 양

육 스트 스는 많은 요인에 의해 향을 받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비합리  신념이 유아기 자녀

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검토

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다. 둘째, 어

머니의 양육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비합리  신념은 양육 스트 스의 하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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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양육 스트 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에 한 상담

이나 심리치료에서 어떤 비합리  신념이 요

하게 다루어져야 할지를 시사해 다. 물론 상담

이나 심리치료에서 다루어야 할 비합리  신념

은 개별 으로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일반 으로 

양육 스트 스가 높은 어머니의 경우, 상담자는 

사람이 가치 있으려면 모든 분야에서 철 하게 

유능하고 성취 이어야 한다는 생각(인정의 욕

구), 어떤 일이 무섭거나 험하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일에 해 항상 심을 가

지고 있어야 하며 한 그 일이 발생할 가능성

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잉불

안염려), 과거의 경험과 행동은 재 행동의 가

장 요한 결정인자이며 사람은 과거의 향을 

근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기법들이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용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 해석 시 이 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만을 피험자로 선정하 기 때문에, 표집의 표

성에 제한이 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유아기가 아닌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둘째, 비

합리  신념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들 에서 

Jones(1969)의 비합리  신념검사(IBT)를 사용하

고, 검사의 신뢰도가 체 으로 낮게 나타났

다. 셋째, 비합리  신념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

는 향은 연구 상자의 인구학  변인( , 자녀

수, 연령 , 학력수 , 가계소득 등)에 의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인구학  

변인의 재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육 

스트 스 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

합리  신념을 다루었고 양육 스트 스에 향

을  수 있는 구체 인 비합리  신념을 밝혔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양육 스트

스에 한 비합리  신념의 향력을 보다 종

합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유아기 이외의 다

른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상

으로 한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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