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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고찰

이 자 형*

I•서 론

사람은 어느 시대, 또는 어느 문화나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양육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발달해 간다. 즉 발달 과정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는 비슷한 발달 과정이 모든 사 

람에게 일어나지만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사람의 성장 발달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근원을 어렸을 때의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Gesell의 성숙 모형에서 제시하는. 발달은 정해진 순서로 진행하며 그 순서가 종의 생 

물적이고 진화적인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벗어난 견해이다.

즉 사람의 발달을 관계론적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양육하고-양육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서 파악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달의 개체주의적 이해에 대해서 관계성의 입장을 강 

조한 Erikson은 발달을 모든 관계 속에 해소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달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관계 속에서의 발달로 보는 것이다. Freud의 이론이 발달을 성적 본능이 

라는 생물학적 요인과 결부시켜 설명한데 비해 Erikson은 개인이 속하는 공동체와의 관련 속에 

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Salkind. 1985).

사람의 아이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삶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양육지-부모-가 필요하게 되고 환경-가정-이 형성되며, 가족구성원과 함께 성장해 가는 

존재이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건강, 안녕 그리고 발달에 있어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초기에 역 

할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부모-자녀(모-자)의 상호작용에는 돌봄, 보호' 성 

장발달을 위한 자극과 사회화 등을 포함한다(Stjernqvist. 1993).

부모-자녀의 관계는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관계이며,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 

생후 신생아가 가질 수 있는 최초의, 최고의 발달 가능성을 갖는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어 

렸올 때는 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들은 성장 발달해 가며, 많은 연구들이 아동 

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전문가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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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하여금 그들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전략을 가져야 한다 

（Byrne, 1997）.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의 기본개념과 Barnard의 이론을 중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상호작용（interaction）

상호작용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교호작용 :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작용（한글학회） 한 개 변수의 효과가 한 개 이

상의 다른 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뜻함（사회심리학）

• 교섭 :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편에게 말을 건네어 의논함（한글학회）으로 기술되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

G. H. Mead는 사회를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현상으로 보았다.

즉. 사회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조직화되고 유형화된 것으로, 상호작용을 조직화하고 유지시키 

는 것은 정신과 자아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Mead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모방 단계（아주 어린아이는 가까 

운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흉내를 낸다.）, 유회 단계（상징을 사용하는 능력 즉 언어를 습득 

하게 되면 놀이를 하면서 특정한 타인의 역할을 취해본다: taking the role of the other）. 조 

직화된 단계（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가정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안정된 자아관 

이 생긴다）로 분석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점은 자아를 주체적인 ' I '와 대상적인 ' me '의 두측면을 가지고 진행하 

는 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다. ' me '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되는 것으로 ' 사회적 자아 

' 이다. 요컨대 내면에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면 개체는 자아 의식을 갖게 되며 이로부터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고 일반화된 타인의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면 충분한 사회성올 갖추게 되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본질은 세 가지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 : 사람은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그 사물에 대해 행동한다.

둘 : 사물들의 의미는 사람이 그 동료들과 갖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연유된다.

셋 : 이러한 의미들은 사람이 사물들을 다루어 가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처리되고 변형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인간관은 유기체가 자기 자신에게 지시하고 또 그러한 지시에 반응하 

므로써 자기 자신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 사회적 “ 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람 

은 반응하는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그가 주목하는 것을 대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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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의 행동 지침에 바탕으로 하여 처리하는 유기체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고 상황을 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요소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 

의 모든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서, 적절한 상호작용은 곧 적절한 기능으로 

연결된다고 본다(박. 1982).

이상에서 제기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힘은 무엇일까 - 하 

는 중요한 문제점은 여러 이론적 입장을 보완하는 상호작용론에 근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상호작용론은 사람의 생득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므로 

써 사람이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질적 양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며 발달해간다는 것이다.

개체의 생물학적인 변화를 정신분석에서는 성숙(maturation)이라 하며, 개체는 성숙에 의해 

기능할 수 있는 준비(readiness)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실제 기능은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이러한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발달이라고 한다.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경험과 학습은 그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발달상 중요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사회적, 인적 환경이다. 특히 영아기에는 어머니 또 

는 양육자가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영아의 요구와 감정 표현의 의미를 읽고 충족시켜 주며 불안 

이나 분노를 중화시키고 안정감을 갖게 한다.

영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달성해야 할 최초의 발달과제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 신뢰 

(basic trust)이다. 이것은 어머니가 한결같이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영아의 분노나 공격 

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영아는 어머니와 

자신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 자신 

감이 영아의 퍼스낼리티의 핵심이 된다.

부모-자녀(모-영아)관계를 주로 하는 이 단계까지의 발달과제를 달성한 개체는 사회적응에 필 

요한 기본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의 인생에서는 치명적인 병적 장애에는 이르지 않는다•

3. Barnard의 Parent-child interaction model

Barnard는 그의 모델에서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관련 요인으로 어머니-영。卜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모아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어머니. 환경. 영아의 특성과 이들간의 관계를 설 

명하였다.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건강과 발달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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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여 모아상호작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 모델의 기본적 가 

정은 어머니와 영아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Barnard가 제시한 아동 건강 사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가장 작은 원은 영아의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신체적 외모, 기질(temperament), 수유와 수면 양상, 자기조절(self regulation) 

등을 나타낸다. 중간 크기의 원은 어머니/양육자(caregiver)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의 

심리 사회적 자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삶의 변화, 영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유형과 적웅기술이다. 가장 큰 원은 영아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 

는 환경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의 여부, 적절한 환경(안전한 가정. 집, 음식), 지역사회의 도움 등 

과 같은 사회적 재정적 자원 둥이 포함된다.

각 원이 겹쳐지는 부분은 각 영역이 상호작용 함을 의미하며 세 가지 원이 겹쳐지는 부분은 영 

아. 어머니,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특성 혹은 영아의 특성이 

그들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영아가 정신 지체나 우울 등이 있을 

때 아동에게 새로운 맛이나 냄새, 단어 등을 일상사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단순히 보면, 어머니는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을 줌으로써 영아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어머니도 환경을 중재 

하지만 영아의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와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억제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환 

경은 모-영아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시끄럽고 산만한 텔레비전 프로가 있는 가 

운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지나치게 반응적인 영아는 가족의 일상생활, 다른 자녀나 부 

부간에 여유가 없도록 영향을 끼친다. 세 영역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각각이 서로 다 

른 두 영역과 상호작용 하는 것이다.

그림 1. 아동 건강 사정 모형

A. 어머니와 영아 상호작용에 영향하는 어머니의 특성

1) 신호에 대한 민감성 (sensitivity to cues)：

어린 아동은 언어가 아닌 행동적인 면 즉, 손짓, 몸짓. 얼굴표정과 목소리의 고저, 울음 둥으 

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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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하는 중에 어머니는 영아를 안전하게 안고, 영아의 얼굴과 눈을 보면서 영아의 몸 움직 

임을 느낌으로 민감성을 나타낸다. 그러한 자세가 영아의 신호를 명확하게 읽고 반응할 수 있게 

한다. 이 민감성은 영아의 행동 신호를 반복해서 받음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 학습된 기술이다.

Ainsworth. Bell & Stayton(1974)은 어머니의 민감한 반옹을 위한 4가지 기본요소로서 영 

아의 신호에 대한 인식. 영아의 신호에 대한 정확한 해석, 영아의 신호에 대한 적합한 반응, 영아 

의 신호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나 신호에 대해 민감한 반 

웅을 보일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서 어머니 자신의 바램이나 기분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영아의 신호를 왜곡하지 않고 영아의 감정이나 바램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신분 

석학자와 행동주의학자들은 영아 발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반웅적인 환경이 영아의 암시 

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임올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민감성이란 어머니의 일반적인 

성향올 나타내주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영아의 행동적인 면과 어머니의 반웅과의 관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사정은 영아반옹과 무관하게 측정될 수 없다.

2) 보채는 것을 달램 (alleviation of distress)：

괴로워하는 영아를 달래고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영아는 괴로울 때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 

는 신호를 대부분 울음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머니는 영아의 울음을 통하여 영아의 고통을 인지하 

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행동올 알아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 

니가 영아를 효과적으로 달래기 위해서는 첫째, 영아의 신호를 인지하고 둘째, 얼러주거나 말하 

거나 꼬옥 안아 주는 것 같은 적절한 행동을 알아야 한다. 셋째는 지식에 근거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반응 시기와 중재의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준다. 영아의 신호에 빨리 반 

웅하면 보통 영아는 쉽게 조용히 달래진다. 반면에 이러한 반응 양식에 대해 영아를 '응석받이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다. 영아에게 반웅적인 대화는 중요하며 그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가 중재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아를 잘 달래게 되면 아동상태에 대한 인지 능력 

과 해결하는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영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응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어머니의 능력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한 조성 (social-emotional growth fostering)：

이 측면은 정의적인 영역올 포함하며 어머니가 영아에게 긍정적인 음색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다. 영아와 상호작용 하는 동안 어머니는 음조와 억양, 얼굴 표정, 접촉, 영아에 대해 말하고 영 

아의 자세를 취해주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어머니는 음색의 고저 

로 변화를 주고 노래를 하거나 훙얼거리고 무엇을 하는지 말해주거나 어떤 인성을 가졌으면 좋겠 

다고 영아에게 말하며 영아를 다독거려주고 달래거나 자극을 주기 위해 음성으로나 만져주고 움 

직여 준다.

영아와의 자세도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접촉할 수 있게 한다. 영아가 어머니를 향하고 어머 

니가 영아에게 반응하게 하는데 시각이 강력한 한 형태가 되며, 초기에 사회적 미소와 언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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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화가 된다.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시도하는 능력은 어머니의 광범위한 적응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애정을 가지고 영아와 놀이를 할 필요가 있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강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 수준을 알아야 하고 그 수준에 따라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지 발달을 위한 조성 (cognitive growth fostering)：

어머니가 영아에게 학습 경험을 줌으로써 가능하다. 다른 볼거리, 소리와 경험을 영아에게 소 

개시켜 줄 수 있다. 어머니와 영아가 상호작용 하는 중에 양적 질적 언어로 나타나며, 탐색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허용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언어구사가 영아에게는 풍부한 자원으로 자극이 된 

다. 영아가 어릴수록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더 반응한다. 어머니가 영아에게 말을 더 많이 하 

고 상호 대화를 시도한 경우 언어 발달이 진척되었다(M이isset, 1988).

어머니는 상호작용을 하는 중에 인지발달을 위하여 주위를 탐색하게 하고 격려시키며 주위환경 

과 물체를 만지고 보고 맛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영아기 초기에는 환경을 만져보고 

쳐다보고 핥는 것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영아의 현재 수준보다 바로 다음 단계의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인지발달이 용이해 진다. 영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능력은 대부분 어머니가 가진 지식과 기술에 달려 있다.

이상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영아의 신호에 반응하고 보챌 때 달래고, 영아가 잘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영아행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질병, 우울' 스트레 

스 혹은 위기로 인해 영아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영아가 보챌 때 달랠 수 없고, 영 

아발달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상호작용이 방해된다

B.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영향하는 영아의 특성(영아의 책임)

1)신호의 명확성 (clarity of cues)：

모-영아상호작용은 영아가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내고 어머니는 영아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여 상호 교환하게 되고, 이러한 동시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머니와 아이 

의 관계는 발달되어 간다. 영아는 어머니와의 동시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위해서 욕구에 대한 

신호를 보내야만 하며, 이 신호는 어머니가 쉽게 해석하여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 

다. 만약 영아가 모호한 신호를 보내면 어머니는 그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 

게 반응할 수 없으며 적응적 활동은 중단될 수 있고,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어머니와 영아간에 장애 요인이 있어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하거나 신호를 정확히 해석 

하지 못하면 상호작용과정이 파괴되며. 이것은 장래의 심리 병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Brazelto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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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에 대한 반응 (responsiveness to caregiver)：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을 수정하게 하는 것처럼 자 

신도 어머니의 신호를 읽고 반응할 수 있어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영아가 어머니의 행동에 반 

응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강화를 받지 못한 데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감소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영아는 서로 상대의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상호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영아기 초기에는 어머니가 상호작용을 주도해야 

한다.

Barnard의 모델은 상호작용 하는 중에 어머니와 영아가 각각의 고유한 책임을 이행한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모-영아의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영아가 각각 서로에게 반응하고 행동하며 서로의 

행동을 조절하고 수정하기 위해 적응한다. 위의 그림에서는 이런 적응을 어머니로부터 영아에게 

로, 영아로부터 어머니에게로의 움직임을 화살표로 보여준다. 이때 적응이 되면 긍정적인 상호작 

용으로 볼 수 있다.

화살표가 차단되는 것은 상호작용 체계를 깨뜨리는 적응과정의 중단, 방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영아, 어머니, 환경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영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결여, 

질병, 우울, 스트레스, 환경적 위기 등은 일반적으로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어머 

니로 하여금 영아의 신호에 덜 민감하게 하고 영아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하며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활동을 제공할 수 없게 한다.

한편 영아 측에서도 정확한 신호를 보내거나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웅과 

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미숙아, 약물에 노출된 영아, 신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영아 

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조건은 어머니나 영아가 상호작용 하는 상대방에게 무감동하거나 또는 낮은 수준의 에너 

지만을 전하게 된다. 따라서 적응적 상호작용이 덜 일어나게 된다.

Barnard(1976)는 모-영아상호작용 처계를 파트너간의 대화, 서로 잘 어우러지는 왈츠 

dialogue, mutually adaptive waltz'로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왈츠를 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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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어머니는 적절한 발달을 위한 어느 정도의 양적이고 질적인 자극이 주어져야 하고 대화도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한다.

첫째, 대화에 참여하는 각자는 다양한 행동 즉 말하기, 미소짓기. 신체의 움직임이 있어야 상 

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상호작용체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우울한 어 

머니와 미숙한 영아는 상호작용 행동을 감소시키는 파트너의 예이다.

둘째, 파트너의 반응은 서로간에 일치(contingent)가 있어야 한다. 영아가 성숙됨에 따라 어 

머니는 일관되게 일치성을 가지고 영아에게 반응해야 한다.

셋째, 상호작용 내용은 긍정적인 감정, 언어 자극, 다양한 놀이 도구를 제공하는 등 풍부해야 

한다. 따라서 영아의 발달수준올 고려하여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해 

야 하며 일상생활을 통해 발달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주고 놀이감을 주어야 한다.

넷째, 어머니와 영아간의 적옹 양상은 영아의 발달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영아가 거의 끊임없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이 욕구를 충족 

시키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며,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에 관 

한 아동의 신호와 단서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아를 위한 공간에서 쉬도록 하 

고 영아가 어머니(상호작용)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III. 결 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 

니는 그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한 개체의 발달이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초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특히 어 

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연구해 왔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위시하여 여러 이론들이 초기 

의 경험을 강조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많은 연구에서 초기의 부모-자녀관계가 후일 그 개체의 성격 및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에 

도 영향 미침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아동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자녀관계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아동과 

최초의 관계를 맺는 전문인으로서. 아동과 그 부모의 발달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 

-자녀관계 발달을 위한 간호사의 지식과 중재활동은 중요하다.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영아가 부모자녀로서 관계가 성립되어 일상사의 자연적 

인 상황하에서 서로가 행동과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이것은 모아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 

하기 위해 모아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 자극, 강화, 반응하는 역동적 조절과 

정이다. 모-영아상호작용의 주된 기능은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 신호에 반응하고 또한 영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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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에게 반응함으로써,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 주고 영아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발달적으로 긍정적 의의 

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와 영아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영아의 암시,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과 영아의 행동조직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영아는 출생과 더불어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 

고 정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이때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 신호를 

인지하여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어머니와 영아 

상호작용 체계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와 부모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

적응적인 어머니와 영아의 영아상호작용은 상호성, 호혜성(reciprocity), 질(quality)적 양상 

으로 특징 지워지며, 어머니와 영아가 최적의 발달수준에 이르도록 중진시킨다. 한편 이러한 양 

상은 영아의 행동 신호에 대해 부모가 해석하기 어렵거나 영아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방해를 받는다.

어머니의 민감성 (responsiveness or sensitivity)을 Ainsworth(1979)는 영아의 애착 신 

호를 어머니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여 적절하게 영아에게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민감성이 효율적인 돌봄 활동 수행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적절히 수행하려면 아기의 신호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 

야만 한다. 이 민감성은 아기의 행동 신호를 반복해서 받음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 학습된 기술이다.

한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1987). 임 둥(1994)의 몇몇 연구에서도 아동과 어머니의 특 

성이 애착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어머니의 적절한 접근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이 제 

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분만직후의 부모-자녀관계 형성에서부터 개체의 건강한 삶올 위 

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여 아동과 부모발달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성 

및 아동간호학자들은 임상 및 지역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사정도구의 개발과 보완. 적용 

을 위한 연구와 이론개발에 더 관심올 가져야 하겠다. 특별히 모-영아상호작용이 방해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부모와 영아를 위한 간호 중재와 연구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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