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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체 아동 인구의 수는 감소하지만, 장애아동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국내 전체 아동 대비 장애

아동 인구의 비율은 0.80%를 넘었고, 2018년에는 0.89%

에 달하였다(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9). 

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장애아동은 부모 및 가족의 지원이 일차

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양육, 교육, 

재활 등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에너지 소모, 경제적 비용 

부담 및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 등을 경험한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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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 및 대처, 자신의 정서적 욕

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친

지, 이웃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보인다(Chung & Cho, 

2013). 발달장애아동 부모와 비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

로 삶의 질을 조사한 Lee(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발

달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이 비장애아동 부모보다 낮았

으며 경제생활, 신체상태 및 기능, 이웃관계, 가족 관계, 

정서 상태, 자아 존중감 영역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장애아동은 발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재활치료센터를 

선택하는 경험에 관해 조사한 Lee와 Kim(2014)이 보고

하길 장애아동 부모는 아동의 장애를 인식한 후에 전문

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나 치료의 방향을 알 수 없

기 때문에 작업치료사가 부모 상담을 통해 재활치료 및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기를 원한다고 보고 하였다. 

장애아동 부모 등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장애아동 부

모상담에 관하여 조사한 Jeon, Yoo, Jung과 Lee(2016)

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모 상담을 통

해 아동의 발달수준과 작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

었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의 부모는 전문가와 장애아동

에 관하여 상담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양

육, 교육, 재활의 과정에서 혼란이 감소하고 아동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며 심적인 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작업치료사는 아동의 행동, 작업 및 맥락과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 중재, 상담 및 교육을 한다(Case-Smith, 

2007; Myers, 2008). 아동작업치료 대상자인 아동은 많

은 경우 만성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아

동, 가족과 치료사 간의 협동적 파트너쉽이 지속되어야 

한다(Denham et al., 2008). 부모-치료사 관계에서 치

료사는 치료와 상태에 대한 지식과 견지를 갖춘 기술적 

전문가이고, 부모는 아동, 가족, 강점, 요구와 가치에 대

한 전문가이다(Hanson & Carta, 1995). 아동의 부모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전문가가 

결정한 계획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아동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중재에 적

극 참여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사와의 촉진적 상담 관계

를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를 잘 조화시킬 필요

가 있다(Choi, Kim, & Yoon, 2007).

직접 부모상담을 실시하는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다양

한 아동과 부모를 만나면서 많은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경

험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신임아동작업치료사

들이 부모상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며, 아동작

업치료사들이 부모상담 기술 향상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작업치료사

의 관점에서 장애아동 부모상담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과 

경험이 가지는 의미 및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

적 연구방법으로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

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작업치료사가 부모상담을 시행

하면서 겪은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 기술함으로

써, 추후 아동작업치료사들의 부모상담 기술 향상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아동작

업치료사의 부모상담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포함 조건은 아동작업치료 임상경력 8년 

이상이면서 현재 사설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의사를 밝

힌 자로 하였다. 근무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모상담 시간

이 다를 수 있고 사설센터가 다른 기관보다 부모상담 시

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사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아동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표집방법은 

의도성 추출방법으로 연구자가 조건에 맞는 연구참여자

를 직접 섭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총 6명으

로 모두 여성이었고, 아동작업치료 경력은 평균 10년이

었다(Table 1).

2. 자료수집

연구기간은 2021년 3월 5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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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었다. 연구질문은 ‘아동작업치료사로서 부모상담

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요?’이고, 면담 질문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Hinojosa, Sproat, 

Mankhetwit와 Anderson(2002)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

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일대일 개별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

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면담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하였고, 이메일을 통해 면담 내용에 대하

여 재확인하였다. 녹음 한 면담 내용은 연구자가 여러 번 

반복 청취하면서 전체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의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Giorgi의 방법은 연구참여자 각 개인적인 속성에 초

점을 두는 반면, Colaizzi의 방법은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고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다(Kim 

et al., 1999). Colaizzi(1978)의 자료 분석절차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하여 대상자와의 면담 

내용을 읽는다. 둘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한다. 셋째, 의미있는 진술을 일반적

인 형태(general statement)로 재진술한다. 넷째, 의미있

는 진술과 재진술로 부터 구성된 의미를 이끌어낸다. 다섯

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 주제모음(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정리한다. 여섯째, 주제를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진술로 최종적으로 기술한다. 

4. 윤리적 이슈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삶이나 생활사건에 참여하

여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상자의 내

면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며 

윤리적 이슈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동의서를 준비하여 윤리적 이슈에 대

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먼저 연구자를 소개하면서 연구 목적, 내용 및 대상자

의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녹음을 하는 이유와 연구자

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면담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손한 자세로 임했으며, 시간과 

노력의 할애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

Number Gender
Age

(year)
Education

Career

(year)
Working type Region

1 Female 39 Master 16 Full-time Seoul

2 Female 40 Master 17 Part-time Gyeongsang-do

3 Female 35 Ph.D candidate 8 Part-time Gyeongsang-do

4 Female 35 Master 11 Full-time Gyeongsang-do

5 Female 36 Bachelor 14 Full-time Seoul

6 Female 33 Ph.D candidate 9 Part-time Chungcheong-do

Ph.D: Doctor of Philosophy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Research question Interview question

As a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what experiences 

did you have with parents 

consultation?

What was a good experience with parents consultation?

What was the difficult experience with parents consultation?

What does parents consultation mean to you?

What does parents consultation mean for children’s parents?

What kind of efforts do you make to provide good parents consultation?

Table 2. Questions for the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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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연구 참여를 중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5. 질적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Lincoln와 Guba(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

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첫째, 

연구결과가 얼마나 실제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녹음 파일과 필사된 자료를 반복해

서 검토하였고, 이메일로 점검받았다. 둘째, 연구 결과

가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적용성을 지키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 아동작업치료사로서 부

모상담 경험이 충분히 있는 임상경력 8년차 이상만을 포

함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

기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 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셋째, 신뢰도에 관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분석과정 등에 관하

여 자세히 기술하였고, 의미단위 및 중심의미 도출은 연

구자 외에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이 개별로 

분석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의 객관성에 

관한 중립성을 위하여 연구자가 분석과정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믿음을 검토하여 개입하지 않

도록 객관적 사고, 판단 중지,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Ⅲ. 결 과 

면담 내용 분석으로 2개의 범주화, 4개 주제모음, 21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3). 2개의 범주화에는 부

모상담의 중요성과 부모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었

고, 4개의 주제모음으로는 부모상담의 의미, 부모-아동

-치료사 간의 상호성, 작업치료사의 노력, 아동작업치

료사에게 필요한 역량이었다. 전체적 결과에 대한 도식

은 Figure 1과 같다. 

Categories Themes clusters Themes

The importance 

of parents 

consultation

The meaning of parents 

consultation

Coordination of treatment direction 

Support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Modelling for parents

Psychological support for parents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s 

consultation 

Parent-Child-Therapist 

reciprocity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therapist

Building Rapport with children

Affection for children

Responsibility for efforts of parents

Effort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Learning through the senior therapist

Concern for children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Expansion of communication methods

Intervention approaches for parents

Active communication with team members

Separation of work and daily life

Leverage your parenting experience

Essential 

competencies 

Expertise 

Appeared to be determined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Ability to listening

Documentation 

Table 3. Structure of experiences on parents consult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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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상담의 중요성

1) 부모상담의 의미

부모상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주제는 아동치료에 대

한 치료사와 부모 간의 방향성 조율, 부모와 아동의 관

계, 모델링,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도출되었다.

(1) 치료의 방향성에 대한 조율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 상담을 통해 치료의 방향성

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부모의 치료 목표를 듣고 맞춰간

다고 하였다. 부모 상담을 통해 치료의 방향성을 맞추어 

가고 협력하며 치료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을 위

한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하였다. 

“부모와 (치료사가) 서로 방향을 맞춰가야 합니다. 엄

마가 변해야 아이도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에서도 치료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2) 부모와 아동의 관계 지지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동에게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인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정감은 부모

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부모상담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장애가 심하든 경하든 아이 자체가 밝은 애들이 있어

요. 그런 애들은 전반적으로 가정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죠.”

“간혹 기능은 좋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아이가 있어요. 이건 안정적

인 애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모상

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모님께 인지시키려고 해요.”

(3) 부모를 위한 모델링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 시 부모가 참고할 수 있

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아동

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고 아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아동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

여 치료사가 모델링을 제공하였다. 

“아동과 어떻게 놀아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부모님들

을 위해서는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담하면서 좀 더 

설명해주곤 해요.”

“치료사를 통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부모의 심리적 지지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이 치료사가 부모의 심

리적인 부분을 지지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장애아

동의 부모는 아동의 장애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스스

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책감, 과도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Figure 1. Meaning and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s consultation

OT: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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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캐릭터가 너무 강한 어머니도 어렵지만, 너무 여려서 

금방 좌절해버리는 엄마가 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부

모상담할 때 더 신경을 쓰며 전달하려고 해요.” 

“부모가 장애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고 아동의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가

질 수 있도록 치료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동에게) 작은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강조해요.”

2. 부모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부모-아동-치료사 간의 상호성 

부모-아동-치료사 간의 상호성에 대한 주제로는 부

모와 치료사와의 관계, 아동과 치료사의 관계형성, 아동

에 대한 애정, 아동 부모의 노력이 도출되었다. 

(1) 부모와 치료사와의 관계

참여자들이 보고하길, 부모상담은 부모와 치료사와의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와 치료사의 관계가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치료사와 부모와의 신뢰관

계가 잘 형성된 경우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되는 반면, 치

료사를 믿지 못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와는 상

담이 짧게 끝난다고 하였다. 

“치료사를 믿어준 엄마들은 늘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엄마가 태도가 불손한 경우에는 관심 가질 만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게 되고 상담을 길게 안하게 되더라

고요.” 

(2) 아동과의 관계형성(rapport)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상담 뿐만 아니라 아동작업치료

를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과의 라포라고 하였다. 

부모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을 하기 전에 아동과 신

뢰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는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빨리 아이와 라포를 형성해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상담에 앞서 아동과 라포형성이 중요하다고 생

각해요. 아이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부모도 치료사를 신뢰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3) 아동에 대한 애정 

참여자들은 자신이 치료하는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었

다. 아동이 보고싶기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도 하고, 아동이 진전을 보일 때는 감동하기도 하고, 지

켜주고 싶은 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엄청 기다려지고 만나면 행복해지는 아이들이 있어

요.” 

“오래 치료한 아동은 인생의 한 부분을 같이 살고 있

는 느낌이죠.” 

“표정이 없는 아동이었는데 얼굴 마사지를 하다가 눈

이 마주쳤는데 웃었는데, 눈물이 나던 기억이 나요.”

(4) 아동 부모의 노력에 대한 책임감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작업치료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부모를 경험하였다. 치료사가 부모 상담 시 가정 프로그

램에 대해 알려주더라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부모

가 있는 반면,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부모도 있었다. 아동작업치료사들은 가정 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시행하고, 치료사와 꾸준히 상호작용하려는 부

모를 경험하면서 부모상담을 더욱 열정적으로 하게 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은) 굉장히 예민한 자폐스펙트럼장애이었고 어

머니가 교사였어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제가 아이와의 치료 모습을 동영상을 보여

드렸었는데, 엄마도 동영상 찍어 올리면서 피드백을 주

셨어요. 그 열정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죠.”

“엄마가 일주일간의 아이 활동과 반응을 수첩에 빼곡

히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 노력에 감사하죠. 그러니 저도 

어머니와의 상담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2) 아동작업치료사의 노력

아동작업치료사는 부모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아동작업치료사의 노력에 

대한 주제에는 선임치료사를 통한 학습, 아동에 대한 고

민, 전문성 강화, 전달방법에 대한 고민, 부모에 대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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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접근, 다른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일과 일상의 분

리, 육아 경험의 활용이 도출되었다.

(1) 선임 치료사를 통한 학습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임 시기에는 부모상담이 어렵게 느꼈다고 하였다. 자

신의 전문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한

다. 이런 경우, 주로 주변의 치료사들이 부모상담하는 모

습을 보고 배우고, 차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연습을 하였

다고 하였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니까 어리게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때는 흉내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말

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어서 전

달하는 연습도 했었죠.”

(2) 아동에 대한 고민

아동작업치료사들은 각 아동의 개별성, 강점, 주된 문

제,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에 대해 고민을 하

였다. 아동작업치료와 부모상담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분석 및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기에는 아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

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아동이 과연 말을 할까? 과연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이가 될까? 고민이 많았었어요.” 

(3) 전문성 강화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

였다. 자신의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언어, 양육, 심리 등 

다양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책, 

강의, 교육컨텐츠, 전문가 자문 등을 찾는 등 공부를 계

속하였다. 

“저도 공부하다 보니,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집에서도 다 하는 건데’라고 말하는 엄마를 만

나니깐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줄까 고민하면서 관련 책도 찾고 정리하고...”

(4) 의사소통 방법의 확장 

아동작업치료사들은 효율적으로 부모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달 방법을 시도하였다. 글이나 그림으

로 정리된 자료를 준비하거나 아동에 대한 동영상을 촬

영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하거나 네이버 밴드 등을 사용하

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반응, 치료 활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

모를 위해서는 아이의 수업을 동영상 촬영해서 아동이 

보인 반응에 대해 명확하게 피드백을 하려고 했어요. 시

각적으로...”

“(N사) 밴드를 만들어서 아동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고 

코멘트 달고 하면 부모님과 소통도 되면서 기록도 되더

라고요.”

(5) 부모에 대한 중재접근 

아동작업치료는 가족중심접근이 중요하다. 아동의 문

제를 주로 다루지만, 부모상담을 통해 확인된 부모의 우

울감, 부부 문제 등에 관해서도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접근을 권유하여 함께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하기

도 하였다. 

“모자 심리치료를 권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만 

심리치료를 받을 게 아니라, 엄마도 함께...”

“아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엄마가 있었는

데, 상담을 하다 보니 나와의 상담만으로 개선되기는 어

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센터의 양육 코칭 

선생님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6) 다른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아동의 재활적 접근, 발달 촉진을 위해서 아동작업치

료사와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협업해야 한다.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동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치료 시행 및 부모상담을 위하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특수체육교사, 교사 등과 직접적으로 소통

하는 노력을 하였다. 

“언어, 작업, 놀이치료, 심리, 특수체육교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아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전문가에

게 연락을 드리고 물어보는 편이예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한번 통화를 

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아동이 어

린이집에서 보이는 문제행동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더

라고요. 문제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해시키고 어떻

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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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과 일상의 분리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동과 부모상담에 대한 지나친 

고민으로 인하여 지치는 경험을 하였다. 지속적으로 아

동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과 일상

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아동치료 및 부모상담에 

효율적으로 집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

깐 빨리 지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가 말하는 거 밤새 찾아보고 해결하려

고 그랬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래서 조금씩 일과 일상을 분리하면서 일과 휴식의 균형

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어요.” 

(8) 육아 경험의 활용

육아의 경험이 있는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이 부모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

의 입장이 되어서 아동을 바라보는 경험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또래 엄마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아동작

업치료사로서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하였다. 

“출산 전에는 1∼3살 아동들은 어떻게 치료할 지 혼란

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실제적으

로 장난감이나 컨텐츠를 많이 경험한 것이 도움이 되더

라고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 다른 엄마들도 이런 마

음이겠구나 싶고. 치료받는 아동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아동작업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을 위해 전문성 외에 단

호함, 효과적인 정보전달, 경청, 문서화 등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필요한 역량 중 본인이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

는 역량과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이 있었다.

(1) 전문성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시 전문적인 관점에서 

아동을 분석하고 중재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

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작업치료뿐만 아니라 전

인적인 관점과 다학문적인 접근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부모에게) 지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생긴 것 같아요. 비슷한 케이스의 아이들을 봐

오면서 쌓인 경험이죠.” 

“아동작업치료학은 기본으로 하고 보조공학이나 심리

학 등 여러 영역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단호함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주로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모에게 단호하게 

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스스로 이러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 보면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나

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엄마도 알고 저도 아는데. 

단호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3) 효과적인 정보전달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 시 부모가 이해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설명,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

식했다. 

“말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들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 능

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4) 경청하는 능력

참여자들은 아동의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것은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 발달, 가족의 반응, 가정의 문제 등 많은 고

민들이 있고 이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을 필요

로 한다고 하였다. 치료사들은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경청하고 적절히 반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저는 엄마의 문제든 집 안의 문제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는 편이예요.” 

“제가 어머님께 편한 느낌을 드리는 것 같아요. (부모



54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Vol. 19, No. 2, 2021

상담을 위한) 노력 중 하나는 어머님과 친해지려고 노력

해요. 그래야 어머님께서 아이의 히스토리를 더 잘 오픈

해주시기도 하구요.”

“상담 시에는 이야기하면서 잘 웃고 감정에 잘 맞춰주

려고 노력해요.” 

(5) 문서화 

아동작업치료사는 부모상담을 위해 문서화가 필수적

이라고 하였다. 아동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치료 활동, 

목표설정, 아동의 반응 등에 대한 기록은 아동의 치료 효

과에 대한 근거가 되며 효율적인 부모상담에 도움이 된

다고 하였다. 

“잘 적어 두어야 해요. 부모상담을 하다 보면, 차트가 

다 근거가 되거든요.”

“아동치료 및 부모 상담에 관한 차트 기록이 체계적이

지 못해요. 스스로 문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

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사설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 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작업치료사의 부모상

담과 관련된 경험에 관하여 현상학적으로 알아보고, 추

후 부모상담 기술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의 근거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에서 상담은 임상가가 클라이언트와 협력하

기 위해 지식과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중재 유형으로 부

모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하여 더 나은 효과를 이끌어낸다(AOTA, 2008).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부모상담이 치료의 방향성 조율,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 지지, 모델링, 부모의 심리적 지

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작업치료는 아동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지 않고 가

족중심접근으로 이루어진다. Wallen과 Doyle(1996)은 

가족중심접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치료에 참여하고 모든 과정에서 치료사와 

가족 구성원 간에 의사결정을 공유해야 최적의 치료 결

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치료사의 협업에서 

치료사는 치료와 상태에 대한 지식과 견지를 갖춘 기술

적 전문가이고 부모는 아동, 가족, 강점, 요구와 가치에 

대한 전문가이다(Hanson & Carta, 1995). 본 연구의 참

여자들도 부모상담이 치료의 방향성 조율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에서 199명의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

으로 조사한 Hinojosa 등(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료사가 부모와 협력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치료사는 교육과 임상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하여 아동과 부모에게 긍정적인 변

화를 일으킬 때 만족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심리적 접근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부모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지각을 조사한 Kolehmainen, Duncan, McKee와 

Francis(2010) 연구에서 보고하길, 부모는 치료사가 자

신들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인정

하기를 원하고 부모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 상담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를 이

해하기 위해, 또 부모의 어려움도 함께 다루고자 노력하

고 있었다. Yong(2012)은 치료사들이 장애아동 부모와

의 상담을 위해서 부모의 내면적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

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Hinojosa 등(2002)은 치

료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직접 치료 제공자 뿐만 아니

라 부모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역할까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상담의 

과정에서 부모의 심리적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을 하면서 부모에게 기

대하는 바가 있었다.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가 치료실의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아동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lewellyn(1994)는 치료사가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기대한다면, 부모의 일상생활에

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ompson(1998)이 보고하기를 아동의 부

모는 아동의 치료를 위하여 개인 및 가족의 일과에서 많

은 부분을 포기하였지만, 치료사는 부모의 다른 할 일 또

는 역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

였다. 이에 작업치료사들은 부모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

기 전에 부모와 함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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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과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부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

나는 부모-아동-치료사 간의 상호성이었다. 아동작업

치료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의 능동적 참여는 치료과

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작업치료사는 가족구성원이 

아동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이 있으며, 문제의 초점을 일상생활 수행과 연관시켜 의

뢰된 문제점, 가족, 아동과 교사, 다른 보호자에 의해 제

공된 정보를 검토하여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Dunn, 

2011). 

본 연구에서도 아동작업치료사는 부모상담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임 치

료사를 통한 학습, 아동에 대한 고민, 전문성 강화를 위

한 공부, 전달방법의 확장, 부모에 대한 중재접근, 다른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일과 일상의 분리, 육아경험

의 활용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초임시기에 부모상담 기술을 선임 치료

사를 통해 배웠다고 하였다. King, Teplicky, King과 

Rosenbaum(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수준의 치료사

들은 초임 치료사와 비교하여 아동의 문제에 고정된 역

할에서 벗어나 기능을 촉진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에게 중요한 것, 가족의 맥락 및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아동의 장애가 가족에게 미치는 심

리사회적인 영향을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참여자들은 아동치료 경력이 8년 이상 임에도 불구하

고 과거 초임 작업치료사 시기에 부모상담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부족의 아쉬움과 부담감을 언급하였다. 이는 작

업치료 교육과정 내에서도 적절하게 교육하고 있지 않고 

초임 치료사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라 사료되며, 현

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상담 기술 향상 프로

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작업치료사는 부모상담을 위하여 다

른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른 전문가와의 소통은 아동 부모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

는 부분이다(Kolehmainen, Duncan, McKee, & Francis, 

2010). 작업치료사가 다른 전문가와 소통하는 협력적 상

담이란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과 책임 소지가 있는 사람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 안에서 문제해결을 공유하

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추후 문제

를 더욱 민감하고 역량있게 조절해가는 과정이라고 하

였다. 통합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작업치료사 간의 협

력적 상담을 통해 아동에 대한 토의, 학생의 특성에 대

한 안내, 그룹 역동, 보조공학 및 대체 의사소통 소개, 

목표 설정, 교과과정 조정 등을 시행한다고 보고하였다

(Santos & De La Libra, 2016). 이렇듯 다양한 전문가

가 목표, 의사결정, 책임, 문제해결을 공유하기 위해 의

사소통은 필수적이며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상담을 위한 육아경험 활용은 흥미로운 답변으로, 

아동치료 분야에서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육아는 매우 개인적이면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경험이

다(Llewellyn, 1994). 작업치료사는 육아의 공통적인 경

험만을 고려하지 않도록 부모의 고유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정서적 

반응, 자녀와의 상호작용, 위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가족 내 역할, 감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능력 등 여

러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

고, 양육 스타일은 배경 및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중재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지가 다르기 때문에(Humphry & Case-Smith, 

1996; Thompson, 1998), 부모상담에 실행에 있어 육아 

경험의 활용은 매우 의미있지만 조심스럽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 연구에서는 아동작업치료사가 부모상담 시 다음

과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부모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Case-Smith & Nastro, 1993; 

Dinnebeil & Rule, 1994; McKenzie, 1994; McWilliam, 

Tocci, & Harbin, 1998; Minke & Scott, 1995; Trivette, 

Dunst, Hamby, & LaPointe, 1996), 부모의 관심에 민

감하고 반응적일 것(Case-Smith & Nastro, 1993; 

McWilliam, Tocci, & Harbin, 1998; Summers et al., 

1990),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와 선택사항을 제공할 것

(Dinnebeil & Rule, 1994; Fyffe, Gavidia-Payne, & 

McCubbery, 1995; McKenzie, 1994), 부모를 친구처럼 대

할 것(McKenzie, 1994; McWilliam, Tocci, & Harbin, 

1998; Summers et al. 1990; Thompson, 1998)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부모상담을 위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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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성 및 문서화, 부모에 대한 열린 

마음과 걱정에 대한 공감을 위한 경청,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역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호함이 부모상담에서 필요하다

고 하였다. 단호함과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친구처럼 대하

는 것’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살

펴보면, 치료사가 여러 상황과 부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반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의 의미와 관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부모상담에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전문성을 가지고 부모상담을 진행하

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상담과 관련된 고민이

나 어려움이 있는 초임 아동작업치료사에게 의미있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아동작업치료사의 부

모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 

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설센터에 

근무하는 아동작업치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동작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 경험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사설센터에 근무하

는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부모상담과 관련된 생생

한 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이해하고자 시행하였다. 그 결

과 2개의 범주화, 4개 주제모음, 21개의 주제가 도출되

었다. 부모상담의 중요성과 부모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범주 하에, 부모상담의 의미, 부모-아동-치료

사 간의 상호성, 치료사의 노력, 아동작업치료사에게 필

요한 역량을 중요하게 논의하였다. 

아동작업치료사는 경험적 시행착오를 통해 선임 치료

사를 통한 학습, 아동에 대한 고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부, 전달방법의 확장, 부모에 대한 중재접근, 다른 전

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일과 일상의 분리, 육아경험의 

활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를 위한 부모

상담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 교육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작

업치료사의 부모상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과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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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Parents Consultation Experience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Park, Juyoung*, Ph.D., O.T., Jung, Nam-hae**,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ju colleg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eo University

Purpose : This study phenomenologically explores and describes the experience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during parents consultation.

Method : In this study,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elephon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ix people who had more than eight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and were working at a private center. Each interview was re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 and analyzed after transcription.

Results : In this study, 21 themes, 4 theme clusters, and 2 categories were derived. The categories 

were the importance of parents consult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parents consultation. The 

theme clusters were the meaning of parents counseling, the reciprocity of the parent, the child and 

the therapist, the efforts of the therapist, and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for first-tim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with parents consultation. This work can also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and materials for improving the parental consultation skill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future.

Key words : Parents consultation,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Phenomenological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