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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Infants' Soci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Self-Esteem

정영미*

Jeong Yeong Mi*

요 약 본 연구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부모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부모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s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와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간접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감정

을 잘 조절 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부모, 스트레스, 유아,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parenting stress,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parents' self-este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parental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data of the 7th year 
of 2014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and Pearson's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In addition,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child's social competence, Process Macro Model 4 was 
appli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was verified by the bootstrapping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all latent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mother and father self-esteem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father and mother's stress on infants' social compet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parents should be able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so that they can have faith and 
confidence in themselves and control their emotions well in parenting stressful situations.

Key words :  Parental Attachment, Child,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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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적

존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아간다. 이런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

하고 배우게 되며, 사회적 맥락과 관습을 이해하게 된

다 [1, 2].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 중 하나

가 사회적 유능성이다.

사회적 유능성은 인간이 환경과 적절히 상호작용하

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적 적응을 달성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및 능

력이다 [3, 4].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기에 발달

하기 시작하며 유아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5]. 유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유능성의

토대는 사회적 적응능력이나 협력관계에 지속적인 영

향으로 이후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7].

유능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돕는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그중에서도, 부모 관련 환경

적 맥락에서 초기 경험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유아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은 특히 중요하

며 발달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9]. 부모의 건강한 정서

적 상태는 유아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정적인 상관

[10, 11]을 보이는 반면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와 같은

부정적 변인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12, 13].

이는 부모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관련 변인 중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양육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역할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

모가 인지하는 곤란의 정도나 부담감을 의미한다 [14].

선행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사회적 적응과 관련 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5-17]. 그러나 대부분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

구이다 [18, 19].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

와양육역할에 대한비중이높아지고 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역시확대되고있어아버지의양육스트레스도 유아

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20].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

한 느낌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21, 22]. 부모

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그리고 자신을 사랑

하는 마음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을 때 내외적 스트레

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조절할 수 있고 유

아의 사회적 발달,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

회적 유능성과 관계를 부모 자아존중감을 통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자아존

중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

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

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매

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어머니

스트레스

어머니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성

아버지

스트레스

아버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성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4, pp.181-186, July 31,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83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자료를 사

용하였다. 7차년도 조사는 만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

였다. 한국아동패널 2,150 가구 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1,620여명의 표본 중 부모 스트레스, 유아의 사회적 존

중감, 부모 자아존중감 모두에 응답한 13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 분 내용 빈도(%)

아동성별
남 702(50.9%)
여 676(49.1%)

아동월령 아동 평균 월령 75.13개월

부모연령
어머니 평균 연령 36.76세
아버지 평균 연령 39.24세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3. 측정도구

1) 부모 스트레스

부모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의 신뢰도는 .869, 모의 신

뢰도는 .875이다.

2) 부모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

고 있다’ 등 총 1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으로 처리하였다. 부의 자아

존중감 신뢰도는 .872, 모의 자아존중감 신뢰도는 .894

이다.

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은 부모평정용으로 주장성 11문항, 협

력성 6문항, 자기통제 7문항, 책임성 8문항 총 3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로 전체 신뢰도는

.894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측정 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자

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적

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간접 효과 유의성은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 스트레

스에서 부의 평균은 2.374(SD=.593), 모의 평균은 2.568

(SD=.615), 부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818(SD=.554), 모

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742(SD=.593),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균은 2.309(SD=.593)로 나타났고, 왜도는 절대

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
스트레스

부 2.374 .593 -.010 -.171
모 2.568 .615 .125 .115

부모
자아존중감

부 3.818 .554 -.381 -.275
모 3.742 .607 -.154 .110

유아 사회적유능감 2.309 .299 -.078 -.509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p<.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 2 3 4 5

1. 아버지
스트레스 1

2. 어머니
스트레스 .374** 1

3. 아버지
자아존중감 -.523** -221** 1

4. 어머니
자아존중감 -.274** -.571** .266** 1

5. 유아
사회적유능감 -.185** -.275** .149** .149** 1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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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 스트레스와유아의사회적유능감에서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어머니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어머

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 스트

레스는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β=-579,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머니 스트레스와

어머니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유아의 사회

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 스트

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β=-180,

p<.001)을, 어머니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에 정적 영향(β=.16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랩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95% CI: -.132～-.06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인

종속
변인 β SE T

95% CI
ll ul

어머니
스트
레스

어머니
자아
존중감

-.579 .022 -25.793*** -.606 -.520

어머니
스트
레스 유아

사회적
유능감

-.180 .015 -5.742*** -.117 -.058

어머니
자아
존중감

.167 .015 5.356*** .052 .113

간접효과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096 .018 -.132 -.060

표 4.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4. 아버지 스트레스와유아의사회적유능감에서아버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버지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아버

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버지 스트레스는 아버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β

=-52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 스

트레스와 아버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유

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아

버지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β

=-147, p<.001)을, 아버지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 영향(β=.072, p<.05)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

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랩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분매

개효과(95% CI: -.069～-.00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인

종속
변인

β SE T
95% CI
ll ul

아버지
스트
레스

아버지
자아
존중감

-.523 .022 -22.754*** -.531 -.446

아버지
스트
레스 유아

사회적
유능감

-.147 .016 -4.746*** -.105 -.044

아버지
자아
존중감

.072 .017 2.310* .006 .072

간접효과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038 .016 -.069 -.006

표 5. 아버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5. Mediating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Ⅳ. 논 의

본 연구는 부모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부모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유아

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아버지

스트레스와 어머니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아버지 스트레스와 아버지․어머니 자아존중감, 유

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 스트레스는 아버지․어머니 자아존중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고, 아버지․어머니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

감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15, 23]. 즉,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부모

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 양

육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

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24].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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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양육

상황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으로써 자녀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

적 유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독립적 측면으

로 분리해서 살펴봄으로써 유아기에 있어 아버지와 어

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함을 인

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하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가 높으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낮고 부모의 자아존

중감이 높으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도 높아진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부모

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 이는 부모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함에 따라 유아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의 한계점이 있어 추후

에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인 결과와 시

사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역할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다르게 인식된

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

스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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