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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어

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유치원과 어

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203명이며,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어

머니 양육행동 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한국판 유아행동평가 척도 부모용

(K-CBCL)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earson 적률상

관분석을 하였고, 단계적 중다회귀(Stepwise Multi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우울,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

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

다. 또한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

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유형별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연

구결과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적 양

육행동이 추가적인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감소 

프로그램 및 거부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

의 감소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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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사회의 규범이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유아

의 부적응 행동으로서 유아의 놀이, 학습, 발달 뿐 아니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강명희, 2000). 하지만 

우리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기관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발달센터나 치료센터 같은 기관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으로 보아 문제행동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영유아에게 일어날 수 있

는 문제로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는 언어, 사회, 정서, 인지, 신체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친구, 교사 

등을 통해 사회적인 기술을 익히며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박은

혜, 2013). 하지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

아의 공격적인 행동, 집중력 부족, 주의 산만 등의 문제행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유아의 원만한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이러한 

문제행동은 대부분의 정상 발달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 및 교사의 지

도로 행동수정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발현

되기도 하며(김경숙, 2008), 청소년기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Barnett, Melissa, 

Scaramella, & Laura, 2013; Campbell, Shaw, & Gilliom, 

2000). 또한 문제행동은 표현 유무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데, 미성숙한 유아의 경우 자기조절능력의 부족

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외현화 되기 쉽다는 특성을 가진

다(Gilliom & Shaw, 2004). 이와 같이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함께 외현화 되기 쉬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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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스트

레스를 공격적으로 표출하여 또래와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윤조, 

김성현, 2016). 따라서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정확한 원인

을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인간이 태어나면 

어머니로부터 생물학적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지원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이다(조영

삼, 2009). 우리나라 양육 현실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주양

육자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유아 연구

에 있어서 어머니는 중요한 변수이다(이석호, 이주연, 

2012). 한편 아동의 문제행동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

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유아의 개

인적인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공영숙, 임지영, 2012; 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이영숙, 서소정, 2006; 이찬숙, 김

경윤, 2008). 하지만 유아의 기질은 변화 가능한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해결을 위해 유아의 개인적인 

기질은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화 가능

한 요인인 어머니 관련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양육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여러 가지 변인 중 우울

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

인으로 볼 수 있다(도현심 외, 2014). 

DSM-Ⅴ에 의하면 우울이란 단순히 슬프거나 침울한 감

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저하, 무가치감, 

죄책감, 집중력 감소 등을 비롯해서 식욕 및 수면의 변화

나 자살 충동 및 시도 등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모두 포

함하는 증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특

성 중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Elgar, Mills, McGrath, 

Waschbrusch, & Brownridge, 2007; Renk, 

Roddenberry, Oliveros, & Sieger, 2007). 그리고 양육

행동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

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그 사회의 문화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행동으로서 어떠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교육

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대하는 행동양식이다(이원영, 

1983). 따라서 양육행동에 포함되는 요인들은 긍정적인 양

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애정, 

수용, 온정, 자율과 같은 요인들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거부, 통제, 적대, 방임 등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행동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행동과 유

아의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민감하고 애정

적인 양육행동일 경우 아동은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과 함

께 문제행동 또한 적게 나타났으며(김현미, 도현심, 2004; 

김희수,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통제적이

면 아동은 욕구불만이나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김

갑순, 박윤조, 2016; 이선영, 조민규, 2015; 차성혜, 도현

심, 최미경, 2010). 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방임적이고 

허용적이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강기숙, 이경림,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서 긍정적인 정서

와 일관된 태도가 정상 어머니에 비해 부족하였고((김명숙, 

오현숙, 2015; 김옥환, 2014; Foster, Garber, & 

Durlak, 2008),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며(박찬경, 강지현, 2013;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 2016; 김선희, 2001; 도현심 외, 2014; 이정윤, 

장미경, 2009; Alpern & Lyons-Ruth, 1993, Brennan 

et al., 2000; Kim-Cohen, Moffitt, Taylor, Pawlby, 

& Caspi, 2005), 우울한 어머니와 정상 어머니의 자녀 

행동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는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가 문제

행동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다(Dawson et al., 2003; 

Foster et al., 2008; Owens & Shaw, 2003). 또한 어

머니의 우울이 심각한 수준일수록 양육행동은 덜 온정적·

수용적이었으며, 더 거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도현심 

외, 2014), 어머니의 우울로 인한 부정적인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김명희, 2003).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으

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은 동반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육아

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우울은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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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자녀성별
남아 112 55.2

여아 91 44.8

자녀연령

3세 23 11.3

4세 100 49.3

5세 80 39.4

출생순위

첫째 118 58.1

둘째 76 37.4

셋째이상 9  4.4

어머니 연령

31세 이상 ~ 35세 이하 44 21.7

36세 이상 ~ 40세 이하 105 51.7

41세 이상 ~ 45세 이하 50 24.6

46세 이상 ~ 50세 이하 4  2.0

가족만족도

매우만족 3  1.5

만족 83 40.9

그저 그렇다 110 54.2

불만족 6  3.0

매우 불만족 1   .5

더 취약할 수 있을 것이다(강희경, 2015). 그래서 주로 어

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우울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이정윤, 장미경, 2009; 

Stewart, 2007), 이는 조민규, 김춘경(201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조민규, 김춘경, 2015).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

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유아의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도현심 외, 2014; 조민규, 김춘경, 2015; Kim-Cohen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

동, 유아의 내제적·외현적 문제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유형별 양육

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의 관계를 밝혀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

의 문제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

원 중인 만 3~5세 유아 250명과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가 어머니의 우

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임을 밝히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에 한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

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250부였으며, 이 중 235부가 

회수(회수율 94%)되었으며, 다중응답이나 무응답이 포함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03부(81.2%)를 최종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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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애정적 행동 12

거부적 행동 12

자율적 행동 12

통제적 행동 12

총    계 48 문항

표 3.
유아의 문제행동(K-CBCL, 부모용)

하위영역 문항수

내재화 
문제행동

정서적 반응성

36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외현화 
문제행동

주의 집중 문제
24

공격행동

총    계 60 문항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67)이 개

발한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안하고 타당화 연구가 이

루어진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증상을 바

탕으로 우울증의 증상의 정도와 유형을 가늠하기 위하여 

개발된 우울증상 척도이다. BDI검사는 Beck이 자신의 임

상경험을 토대로 1961년 제작한 자기보고식 도구로서 총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3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0~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

다. 0~9점까지는 정상상태, 10~15점까지는 가벼운 우울

증, 16~23점은 우울증, 24~36점은 중우울증으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MBRI)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1959)

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하

여 만든 이원영(1983)의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한 배문주

(2005)의 질문지를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한 검사

도구는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행동을 제한하

여 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82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양육행동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3) 유아의 문제행동(부모용)

유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la(2000)가 제

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1.5-5를 한국 아

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유아행동평가 척도 부모용

(K-CBCL, 오경자, 김영아, 2009) 중 정서적 반응성, 불안

/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36

문항과 주의 집중 문제와 공격행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측정하는 2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K-CBCL

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84, 외현화 문제행동은 .64으로 나타났다. 부모용 유아의 

문제행동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비롯한 기술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Cronbach's ⍺)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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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머니 우울,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N=203)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내재화 외현화

어머니의 우울 1

양육행동

애정적 -.214** 1
거부적 .364** -.344** 1
자율적 -.241** .668** -.142* 1
통제적 .011 .246** .370** .303** 1

유아의 문제행동
내재화 .342** -.149* .281** -.105 -.043 1
외현화 .315** -.171* .284** -.164* 0.037 .7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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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Stepwise Multi-Regressi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

관계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

관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애

정적(r=-.214, p<.01), 거부적(r=.364, p<.01), 자율적

(r=-.241, p<.01) 양육행동, 유아의 내재화(r=.342, 

p<.01), 외현화(r=.315, p<.01) 문제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

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같이 부정적인 형태의 양육행동 그

리고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보

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같이 

긍정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우울을 적게 인식할수록 애정적 혹은 자율적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r=-.171, p<.05), 자율적(r=-.164, p<.05)양육행동은 유

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적(r=.284, p<.01)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

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거나 자율적인 경우 유

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게 인식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인 경우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

동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

동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

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중다회귀 분석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다중공선성

을 확인해 본 결과 VIF는 1.153으로 10이하였으며, 공차

한계는 .868로 1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에 관한 단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적 양육행동이 전체변량

의 13.7%(F=17.022, p<.00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

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이 전체 설명 변량의 

11.3%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276, 

p<.001)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이 추가

됨으로서 2.4%의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거부적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181, p<.05)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추가적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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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N=20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 F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상수 -.066 .076 　 -.871

.029 15.243***어머니의 우울 .011 .003 .243 3.443** .095

거부적 
양육행동

.085 .031 .196 2.76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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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N=20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 F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상수 -.035 .053 　 -.651

.024 17.022***우울 .009 .002 .276 3.940*** .113

거부적 
양육행동

.056 .022 .181 2.57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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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

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

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중다회귀 분석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다중공선성

을 확인해 본 결과 VIF는 1.153으로 10이하였으며, 공차

한계는 .868로 1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적 양육행동이 전체변량의 

12.4%(F=15.243, p<.001)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이 전체 설명 변량의 9.5%

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243, p<.01)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이 추가됨으로서 

2.9%의 영향력이 증가되었다. 거부적 양육행동 또한 유아

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

로(=.196, p<.0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

울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며 

추가적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

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우

울과 양육행동의 하위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피고, 유

아의 문제행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

의 우울과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

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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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

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권수진 외, 2016; 

김선희, 2001; 도현심 외, 2014; 박찬경, 강지현, 2013;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이정윤, 장미경, 2009; 

Alpern & Lyons-Ruth, 1993, Brennan et al., 2000; 

Kim-Cohen et al., 2005). 특히 자신의 우울에 대한 지

각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더 거부적이고 덜 수요적

인 태도로 양육하며, 자신의 더 거부적이고 덜 수용적인 

양육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도현심 외(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영(2012)의 학령기 아동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은 의미있는 차이와 함

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아의 내재화 문제

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

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뿐 아니라 우울과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아버지의 우울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내는데, 아버

지의 우울 또한 부정적인 방법의 양육으로 이어져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우울

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송하나, 

설희정, 2015;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여종일, 

2015). 따라서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의 우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

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유형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

다. 이는 유아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정신 건강 

중 우울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

아의 문제행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머니를 비롯한 주양육

자의 우울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선행연

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생활에서 활력과 

만족도 등을 감소시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하고 일관되지 않은 양육행동으로까지 이어져 이

는 결국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파급되기도 하였다

(Frank, Patrick, Daniel, Sherry, & Lori, 2004; 박찬

경, 강지현, 2013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

니의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

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머니의 우울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

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추가적인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다. 거부적 양육행동 경우 기존 선행연구

에서도 또래배척, 반항적·적대적 행동, 정서표현 등 부정

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권연희, 

박경자, 2003; 정계숙, 이은하, 2003; 정지나, 김지현, 

2011).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거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며, 유아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바람직한 양육

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함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문제행동의 해

결을 위한 접근은 단순히 유아의 교육, 치료 등의 범위를 

넘어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를 포함한 계획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 거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변인이므로 어머니

의 우울 감소 프로그램 및 거부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연구 대상을 제

한한 연구이므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연구대상 선정을 광범위

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통계 분

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명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질문지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

루어졌다. 하지만 어머니에 의해 작성된 경우, 응답에 있

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어머니 뿐 아니라 교사, 아버

지, 아동 자신 등 다양한 대상을 통한 조사로 보완이 필요

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교사, 형제, 또래친구 등 다양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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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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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were 203 three to five-year-old children who 

attended kindergarten and deycare center in Seoul and Gyonggido.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 ‘K-CBCL’.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mother’s depression, rejective 

and control parenting behavior. And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mother’s affectionate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Also, the mother’s depression was the 

predicted variable that has the most significant relative effect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rejective parenting behavior that is subordinate factor of parenting behavior 

was additional predictor 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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