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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enhancing mother's positive

interactions in the context of mother-toddler play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were 47 pairs of toddlers and their mother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a

treatment or a control group. Both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participated in the 8 sessions of the

play class. Only treatment groups received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during the sessions. Data were

analysed by t-tests using SPSS 15.0. Results showed that (1) the mothers' positive interactions have

been increased; (2)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leasure have also been increased, whereas the

parenting stresses were decreased in the treatment groups. In conclusion, this parent education program

in the play session was effective in helping the mothers' positive interactions and perceptions on

parenting toddlers.

Key Words：부모교육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걸음마기 아동(toddler), 양육(parenting), 놀

이(play), 긍정적 상호작용(positiv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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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생후 18∼36개월의 걸음마기 영아는 초기

영아기(0∼17개월)에 비해 현저하게 움직임이

많아지고 언어표현이 풍부해지면서 자기주장

또한 강해진다(박성연ㆍ신영아, 2006; Keenan

& Wakschlag, 2000). 걸음마기 영아의 이러한

행동 특성은 주변을 탐색하여 학습능력을 확대

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걸음마기의 자연스런

발달과정이지만(Larzelere, Amberson, & Martin,

1992), 어머니로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

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따라서 자율

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

머니들은 자칫 강압적이고, 통제ㆍ거부적인 양

육행동을 나타내기 쉽다(Belsky, 1996).

한편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넘쳐나는 정보들은 자녀

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한다(Schaack, 2009).

또한 조기 영재교육의 열풍은 일부 부모들로 하

여금 지나치게 자녀의 지적발달만을 강조하게

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

다(이상희, 2003; 이영ㆍ김온기,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양육 가치관을 형성함은 물론

자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과 발달에 적합

한 양육 방식을 모색함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

로 어머니들이 더욱 바람직한 양육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과정과 발달원리를 이

해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지도 방법이나 양육

기술의 훈련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

육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들에

게 특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ㆍ청소년기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걸음마기의 발달적 특성

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부족하다(도현

심ㆍ이선희ㆍ오유리ㆍ김경미ㆍ최규리ㆍ강나현,

2009).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문제․

장애․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등의 특정대상

가정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일반아동과 가

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이

상희, 2003).

서구권 국가에서는 이미 걸음마기 부모의

양육역할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의 다

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왔다.

보다 어린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향후 발달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Bloom, 1964;

Bronfenbrenner, 1979; Brooks-Gunn, 2004)를 근

거로 미국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Early Head Start Program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초기 중재프로그램은 특정한 문제가정을

개별 방문하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그룹

역동성의 효과가 증명되고 일반가정에 확대되어

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Petersson,

2003)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그룹 형태의 부모교

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Positive

Parenting Program (Triple-P)(Leung, Snaders &

Leung, 2003), The Parents as First Teacher's

Program(PAFT)(Farquahar, 2003), COPEing with

Toddler Behavior(Niccols, 2009) 등의 그룹 형태

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위치한 대

학이나 지역 센터를 기반으로 생겨나 운영되고

있다(Fielden & Gallagher, 2008). 또한 최근에는

Filial Therapy,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등 문제가 있는 아동의 조기 중재를 목

적으로 개발된 놀이치료 프로그램들의 장점을

살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경우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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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서구에서는 걸음마기 부모의 긍정

적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

육 프로그램들이 보급되어 왔으며 장ㆍ단기 효

과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

히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양육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 형태의 놀이 상호작

용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자는 바람직한 양육

태도나 양육행동을 증진함은 물론 자녀 양육에

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Dumaret, Kuntz, &

Titran, 2009), 자신감을 갖게 되며(Wagner, Spike,

& Linn., 2002; Owen & Mulvihill, 1994), 나아가

어머니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이게 된다고 보

고되고 있다(Fielden et al., 2008). 또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형태의 상호작용 중

심 프로그램들은 걸음마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

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와 분리하여 혼자서 부

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비슷

한 상황의 어머니들이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관찰하거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기

회를 제공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Fielden et

al.,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아동을 둔 어

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양육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실습을 병

행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반하여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녀와

함께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어머니-자녀 프로그

램에 대한 연구가 적다. 그러나 어머니-자녀 프

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높아서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센터와 종교기관들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함

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

고 있다(남궁혜영, 2001). 하지만 부모교육을 위

한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교사의 자질 부족, 지

나친 상업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정의영, 2003). 다만 일부 대학 기관들에서

걸음마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

을 중시하여 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

로그램을 실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김효

진, 2005; 이영ㆍ김온기, 2000). 이러한 프로그램

들은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하고 부모교육을

병행한다는 점에서도 훌륭하나, 그러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결과가 놀이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인한 것인지 부모교육의 효과인지 구분하여 판

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아 놀이 상호작용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분리하여 증명

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 어

머니-자녀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실험집

단에만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의 세심한 실

험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발달이론과 부

모교육이론 및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

초로 모-아 놀이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키 위한 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아 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

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가?

<연구문제 2> 모-아 놀이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

니의 양육에 대한 지각(양육효능감,

양육즐거움, 양육스트레스)을 변화

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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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검사 놀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사후 검사

실험집단 ○ ○ ○ ○

통제집단 ○ ○ ○

<표 1> 연구의 설계

Ⅱ.연구방법

1.연구설계와 대상 선정

본 연구의 설계는 표 1과 같이 사전-사후 통

제집단 설계방법을 기초로 하였다. 즉,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

하여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의 차이를 파악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중류층 가구가 밀집

한 D, E, K, Y구의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문화센

터 세 곳의 17∼35개월의 걸음마기 영아와 그들

의 어머니 47쌍이다.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하

여 어머니-영아놀이 프로그램으로 회원을 모집

하였다. 각 놀이그룹 어머니들에게 실험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D와 Y구는 부모교육을 실

시하는 실험집단으로, E와 K구에서는 부모교육

을 실시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정하였

다. 특별히 걸음마기 영아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

이며, 기관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출석률이

70% 미만인 사례와 사전·사후 상호작용 관찰시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후 질문지 중 미회수가

있는 경우 등의 자료는 자료분석 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실험집단에는 27쌍, 통제집단에는

20쌍이 포함되었다. 실험집단은 각각 7명, 12명,

8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제집단은 각각 11명과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연구대상 걸음마기 아동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아동의 평균 연령은

22.2개월(실험집단 23.6개월, 통제집단 20.9개월)

이었으며, 실험집단에서는 남아가 통제집단에서

는 여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실험집단：남 15

명, 여 12명, 통제집단：남 9명, 여 11명). 또한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집단은 외동이가 보다 많

았다(실험집단 55.6%, 통제집단 65%).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두 집단 모두 32.7세로 나

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 이상을 졸업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실험집단 77.7%, 통제

집단 85%).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χ2
검증

한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판명되었다.

2.프로그램의 구성

1)이론적 근거

걸음마기는 걷기 시작하게 되면서 신체적 자

율성을 획득해 나가며 생애 첫 발달적 전환점을

맞게 되는 중요한 시기(Dishion & Stormshak,

2007)이다. 몇몇 학자들은 걸음마기에 부모교육

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써 아동의 행동 조절이

걸음마기에 출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Angold

& Egger, 2007; Frick, 2001). 따라서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초기 영아기부터 시작

된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 뿐만 아니

라 아동의 행동조절을 위한 어머니의 적절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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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긍정적인 통제를 고려한 양육행동이 필요

하다고 본다(Kochanska et al., 1998).

걸음마기의 발달적 중요성에 따라 바람직한

어머니의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본 부모교육 프

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주요 부모교육 이론인

Dreikurs의 부모의 긍정적 행동 변화(Dreikurs,

Grunwald & Pepper, 1998), Ginott(1969)의 인본

주의, 부모효율성 훈련(Gordon, 1980)과 놀이이

론 등을 근거로 삼았다.

2)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실현의 대상은

걸음마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프로그

램의 기본 목표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걸음마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바람직한 모-자녀간

상호작용 기술을 놀이상황에서 직접 실습해볼

수 있도록 하여 양육자로서의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의 즐거움을 북돋우며, 양육 스트레스를 줄

임으로써 어머니-영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

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

그램의 세부 목표는 걸음마기 어머니를 위한 프

로그램의 목표(부성숙, 2006)와 그룹 부모교육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시간의 목표(Campbell &

Palm, 2004)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놀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즐겁고 가치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둘째, 어

머니가 걸음마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

하고,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조절을 발달시키도

록 돕는다. 셋째,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양육기술을 연습하도록 한다. 넷째, 교

사가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를 직접 관찰하며 어머니가 수행할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한다. 다섯째, 어머니 스스로

를 사랑하도록 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여섯

째,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향상 및 자녀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일곱째, 지역사회를 기반

으로 한 또래 친구와 어머니와의 네트워크를 강

화한다.

3)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본 프로그램은 매주 1회 45분 씩 총 8회기로

구성되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

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전반부인 1∼4회기에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

한 기본적인 양육기술과 놀이 상호작용을 훈련

하고, 후반부인 5∼8회기에는 걸음마기 발달에

따른 어머니 역할과 관련하여 좀 더 심화된 내

용을 다루어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세부 내용구성을 위해

서는 영아기의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어머니 지

침서(박성연ㆍ유은희ㆍ한상미, 2002)와 보드윈

의 자녀교육 시리즈(Bowdoin, 200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회기에 따른 구성내

용은 표 2와 같다.

4)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참여 놀이

프로그램의 각 놀이 그룹은 최대 12쌍의 어머니

와 걸음마기 자녀,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교사로

구성된다. 교실환경은 신발을 신지 않고,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5평 내외의 넓고

안전하며 쾌적한 공간으로 준비한다. 총 8회기

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 회기 전에 어머니에게 유

인물 형태로 제공하고, 이후 모두 모아서 워크북

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한 회기 프로그램의 진행은 약 45분 정도 소

요되며, 그 날에 준비된 놀이교구의 특성, 아동

과 어머니의 흥미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하여 운영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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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단계 교육주제 부모교육 내용 놀이활동

1

전반부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본 내용

바르게

칭찬하기

∙바람직한 칭찬 기술의 사용

∙자기 긍정의 느낌 갖도록 배려하기

∙작은 상자 쌓기

∙큰 기차 놀이

2
놀이

따라가기

∙자녀에게 놀이를 관찰하며 따라가기

∙자녀가 놀이 주도에 민감하게 반응

∙개구리 흉내내기

∙밸런스 기르기

3 일관성
∙명확한 기준, 단호하게 제한하기

∙어머니의 권위 세우기

∙악어퍼펫

∙빌리보 교구놀이

4
엄마도

즐거운 놀이

∙자녀의 놀라운 창의적 능력의 발견

∙즐거운 표현과 놀이 몰입

∙다양한 악기탐색

∙신축 패라슈트

5

후반부

걸음마기 발달과

관련한

긍정적 양육기술

심리적

유대감

∙전적인 사랑과 애정의 표현

∙기본적 신뢰와 안전기반

∙링걸기

∙대형 패라슈트

6
자율성

기르기

∙걸음마기의 발달 과업：자율성

∙적절한 책임 부여, 스스로의 기회 포착

∙곤충채집하기

∙메뚜기처럼 뛰기

7
감정조절

도와주기

∙자녀가 감정조절이 안되어 화를 냄을 이해

∙자녀의 욕구가 바람직하게 수용되도록 도움

∙얼굴표정 꾸미기

∙가방안에 숨어라

8
어머니

자신감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녀양육의 자신감을 북돋운다.

∙수박공 탐색

∙튜브놀이

<표 2> 걸음마기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흐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첫째, 부모교육

주제소개(5분 소요)는 그 날의 부모교육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으로, 활동 중에 특히 유의

하면서 연습할 긍정적 상호작용의 방법이나 양

육기술의 예시가 소개된다. 둘째, 도입(인사노래

-출석노래 - 몸풀기 체조)(7분 소요), 전개(작은

움직임을 위한 놀이-달리기-큰 움직임을 위한 놀

이)(26분 소요) 순으로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교

사의 안내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와의 친밀한 신

체적 접촉과 놀이를 통해 민감성을 높이며, 자녀

의 놀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반응하면서 그 날

의 부모교육 주제와 관련된 훈련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회기의 “바르게 칭찬하기”의 경우,

출석노래를 시작하기 전 교사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이름을 호명될 때, 자녀를 도와서 대답을

함께 하거나 팔을 들어 올리도록 안내한다. 그리

고 교사와 그룹 구성원들의 환영의 박수를 받게

될 때, 어머니는 자녀를 꼭 안으며 칭찬과 자랑

스러운 엄마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기회

를 갖는다. 또, 교구를 이용한 놀이 시간에 어머

니는 자녀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연습해 보게 된다. 교구를 정리하

는 시간에는 자녀가 스스로 교구정리를 할 수 있

도록 돕고, 정리 후에는 자녀에게 정리를 잘 해

서 엄마가 기쁘다고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실

습 시간 중에 어머니들은 때때로 다른 팀을 관찰

하거나 교사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마무리 시간(7분 소요)으로 모든

참여자를 격려하고 서로 간의 유대를 북돋우며,

그 날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회기를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히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실험집단의 교사

는 각 회기의 부모교육 내용을 소개하고, 실습을

위한 놀이 상호작용을 진행한다. 교사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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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을 관찰하는 동안 필요시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 교사의 개입은 어

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

으로 최소화하도록 유의하여 실행하였다.

3.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1)母-兒놀이활동시어머니의상호작용행동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 행동의 온정성과

민감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Rubin과 그의 동료들

(1995)이 개발한 부모 온정과 통제 척도(Parental

Warmth and Control Scale)를 권연희(2002)의 연

구를 참고하여 번안하였다.

본 척도의 일곱 가지 하위요인은 어머니가 아

동에게 보이는 즐거움과 기쁨의 정서 표현인 ‘긍

정적 정서’, 걱정․두려움․실망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을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 화나 짜증을

표현하는 언어․비언어적 행동은 ‘적대적 정서’,

자녀의 요구에 얼마나 주의력 있게 반응하는지

에 대한 ‘민감성’, 자녀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긍정적 통제 및 지

도’, 자녀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과도하고 부

적절하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부

정적 통제’, 어머니가 비언어적 측면에서 자녀

에게 집중함을 보여주는 자녀와의 거리는 ‘근접

성’ 등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행동을 촬영한

비디오 자료는 30초 단위로 관찰한 후, 3점 척도

로 평정하였다.

한편, 본 척도의 관찰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보조자인 석사 과정생 1인을 대상

으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 코딩

에 관한 관찰자 훈련을 1주일간 실시한 후, 연구

대상 어머니와 아동 쌍의 약 10%인 5쌍에 관한

비디오 자료를 임의로(random sampling)선정하

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각각 어머니의 상호

작용 행동을 부호화하였다. 그 결과 백분율로 측

정된 각 상호작용 행동별 관찰자간 일치도는 78

∼92%로 나타났다.

2)어머니의 양육역할 지각

(1) 양육 효능감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

용한 도구는 Gibaud-Wallston과 Anderman(1978)

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

를 신숙재(1997)가 번안ㆍ수정한 것이다. 이 척

도는 부모 역할의 유능감과 부모로서의 문제해

결 능력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는 ‘부모로

서의 유능감(9문항)’ 과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부모

로서의 불안(4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자

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Cronbach's α로 측정된

각 요인별 신뢰도는 부모의 유능감은 .77이고,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79로 나타났다.

(2) 양육 즐거움
양육의 즐거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Fagot(1995)

이 개발한 Pleasure In Parenting Scale(PIP)을 번

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1∼3세의 자

녀를 돌보는 일상적 상황, 예를 들면 ‘목욕시키

기’, ‘놀아주기’ 에서의 부모의 즐거움을 측정하

기 위한 내용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의 척도는 ‘아주 즐겁다’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 의 7점 척도로 표시하게 되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용이성을 고려

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육 즐

거움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를 분석하여 신뢰

도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문항 1개를 제외시킨

후, 남은 9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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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이 개발한 부모스트

레스 단축 척도(PSI/SF)를 김민정(2008)이 수정

ㆍ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녀

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

를 측정한 ‘부모의 고통(12문항)’, 자녀와의 부정

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부

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아동

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로 측정된 각 요인별 신뢰도는 고통요인이 .77,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은 .80,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은 .91로 나타났다.

3.연구절차

1)예비조사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사용할 측정도

구 및 프로그램 실시환경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아동학 석사과정의 보조 연

구자 2명과 함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구

체적으로 기술하면, 측정도구인질문지 문항의 기

술방식이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4명(남아 2명, 여아 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

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어머

니와 걸음마기 아동 24쌍을 대상으로 놀이상황에

서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예비조사 이후 문항이해

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은 수정하고 촬영방식과

카메라의 위치를 결정하는 등 본 조사를 위한 질

문지 문항과 관찰상황을 확정하였다.

2)관찰자 훈련과 교사훈련

본 연구자와 예비조사를 함께했던 아동학 석

사과정의 보조 연구자 1명을 대상으로 시간표집

법에 근거한 관찰자 훈련을 두 차례(총 10시간)

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모든 교사(총 4명)는 부모참여 놀이프로

그램의 경력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모

든 교사들에게 교사용 메뉴얼을 제공하고, 프로

그램의 성격과 내용, 운영방식에 대한 훈련을 시

행하였다. 특히 실험집단의 교사들에게는 부모

교육에 대한 교사용 안내서를 더 추가하고,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하였다.

3)본 프로그램의 실시와 사전 사후검사

프로그램의 실시는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의 D, E, K, Y구에서 총 5그룹으로 나

뉘어 실시되었다. 각 그룹은 7쌍∼12쌍으로 이

루어졌다. 교육시간은 매주 한 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시간을 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교육장소는 각 문화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교실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및 사전 사후 검사과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

두 본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전에 사전검사를 실

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 검사 시에 블

럭 교구를 이용한 작은 움직임을 위한 놀이와 접

이식 교구를 이용한 큰 움직임을 위한 놀이 상황

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행동을 26

분 동안 비디오로 촬영하고, 양육역할 지각과 관

련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전 검사를

실시한 다음 주부터 실험집단에는 8회기의 부모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

편,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같은 내용의 8회기

에 걸친 놀이 프로그램만 제공되었다. 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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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종료된 그 다음 주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모두에게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검

사와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관

찰과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사전 사후 통제 집단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하였

고,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WIN 15.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타 인구학적 변인

및 연구 변인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고 카이 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실

시하였다. 또한 각 연구변인의 사전, 사후의 조

사 시기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그 차이가 유

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

하였다.

Ⅲ.연구결과

1.프로그램 실시 전 집단 간 차이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 및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가정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통제 척도로 살펴본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점수, 그리고 양육효능감,

양육즐거움 및 양육스트레스 변인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 처치 전 연

구 변인들은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고 할 수 있다.

2.집단별 연구변인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

1)어머니의 온정․통제적 상호작용 행동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은 실험집단의 경우,

긍정적 정서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t = -6.30,

p < .001),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 통제가 감소하

<표 3> 어머니상호작용행동의사전-사후검사집단별

평균의 차이 (N = 47)

집단(N) 하위요인 시기 M SD t

실험집단

(27)

긍정정서
사전

사후

1.56

1.97

.35

.23
-6.30***

부정정서
사전

사후

1.14

1.08

.16

.15
1.75

적대정서
사전

사후

1.15

1.04

.08

.02
2.69*

민감성
사전

사후

1.60

1.67

.32

.30
-2.70*

긍정통제
사전

사후

1.42

1.59

.32

.42
-2.54*

부정통제
사전

사후

1.24

1.10

.22

.11
3.69**

근접성
사전

사후

1.83

1.79

.41

.28
.74

통제집단

(20)

긍정정서
사전

사후

1.61

1.64

.29

.33
-.67

부정정서
사전

사후

1.11

1.08

.14

.15
-.11

적대정서
사전

사후

1.20

1.38

.09

.07
1.07

민감성
사전

사후

1.66

1.63

.23

.20
.52

긍정통제
사전

사후

1.36

1.36

.16

.24
-.23

부정통제
사전

사후

1.17

1.17

.11

.14
.24

근접성
사전

사후

1.72

1.78

.24

.29
-2.25*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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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t = 3.69, p < .01), 그 다음에는 민감성

(t = -2.70, p < .05)이 증가하였다. 또한 적대적

정서가 감소하는(t = 2.69, p < .05) 반면, 긍정적

통제(t = -2.54, p < .05)는 증가하였다. 한편, 부

정적 정서와 근접성에서 평균값이 다소 감소하

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 통제집단

의 경우는 근접성(t = -2.25, p < .05)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3 참조).

2)어머니의 양육 역할 지각

(1) 양육 효능감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유능감(t = -3.28, p

< .01)이 증가한 반면 불안요인(t = 2.75, p < .05)

은 감소하였다. 즉 부모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불안을 덜 느끼게 되었

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는 유능감(t

= -2.23, p < .05)에서만 증가를 보였다(표 4).

<표 4> 양육 효능감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의 차이

(N = 47)

집단(N) 하위요인 시기 M SD t

실험집단

(27)

유능감
사전

사후

22.07

23.40

2.74

2.04
-3.28**

불안
사전

사후

17.48

15.51

3.30

2.06
2.75*

통제집단

(20)

유능감
사전

사후

21.90

22.85

3.75

3.67
-2.23*

불안
사전

사후

15.95

16.35

3.17

3.2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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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육 즐거움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즐거움(t =

-2.7, p < .05)이 증가하였다. 즉 부모교육 이후

어머니들은 양육 즐거움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양육 즐거움이

<표 5> 양육 즐거움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의 차이

(N = 47)

집단(N) 하위요인 시기 M SD t

실험집단

(27)
즐거움

사전

사후

31.56

33.74

5.54

4.56
-2.70*

통제집단

(20)
즐거움

사전

사후

32.40

33.35

3.86

3.4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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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3) 양육 스트레스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고통으로 인한 스

트레스(t = 2.43, p < .05)와 역기능적 상호작용(t

= 2.90, p < .01)이 감소하여 부모교육을 받은 집

단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는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움으

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등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표 6> 양육 스트레스의 사전-사후 검사 평균의 차이

(N = 47)

집단(N) 하위요인 시기 M SD t

실험집단

(27)

고통
사전

사후

34.15

32.56

5.55

5.05
2.43*

역기능적

상호작용

사전

사후

21.78

19.74

5.04

4.44
2.90**

까다로움
사전

사후

31.04

28.52

7.79

3.77
1.84

통제집단

(20)

고통
사전

사후

35.75

36.10

6.35

5.99
-.41

역기능적

상호작용

사전

사후

20.45

19.80

4.91

4.75
.97

까다로움
사전

사후

27.65

28.35

9.11

7.94
-.76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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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논의 및 결론

1.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는 걸음마기 영아를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이 양육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연구논문과 저서들을 기초로 걸음마기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역할과 관련한 아동발달 및 부모

교육 이론의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걸음

마기 자녀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

고 긍정적 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긍정적

상호작용과 양육역할 지각을 증진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영

아의 어머니를 주대상으로 하는 총 8회기의 부

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실시장소의 크기에 따라

걸음마기 자녀와 어머니 5∼12쌍으로 구성된 놀

이집단에서 매 회기 45분 동안 훈련된 교사에 의

해 부모교육과 놀이에서의 상호작용 실습이 진

행된다. 각 회기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

에 따라 긍정적인 양육기술을 훈련하도록 하였

는데, 프로그램의 전반부인 1∼4회기에서는 긍

정적 상호작용의 기본 내용을 익히도록 하고,

후반부인 5∼8회기에는 걸음마기 발달에 적합

한 양육기술과 관련하여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놀

이 그룹 속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과 차별성을 갖는

다. 이는 걸음마기 영아가 어머니와 분리되기 어

려운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대상의 프로

그램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교육

의 내용을 놀이 상호작용 속에서 곧바로 실습해

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유용하다.

2.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모-아 놀이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과

양육역할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는 어

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긍정적 통

제, 민감성이 증가하였으며, 적대적 정서(화, 짜

증, 분노)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표

현(걱정, 실망)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한

결과는 Fielden과 그의 동료들(2008)의 ECE프로

그램, Tiple-P 프로그램(Leung et al., 2003),

COPEing with Toddler Behavior(Niccols., 2009)

등의 선행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자녀와의 상호

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의 영향으

로 추측되기도 한다(권연희, 2003). 한편, 예상과

달리 통제집단에서도 접근성이 증가한 것도 사

후검사를 위해 설치한 카메라를 의식하였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역할 지각의 변화를 살펴

보면 실험집단의 양육효능감, 양육즐거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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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증가하고, 양육스트레스

와 같은 부정적 지각에서는 부분적인 감소만 보

였다. 양육효능감에서 나타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본 프로그램이 걸음마기 발달에 적합한

내용으로 어머니가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유

능감이 증가한 본 연구결과는 김진이(2006)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통제집단에서도 유능감의 증가가 나타났는

데 이는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의 긍정

적인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의 경우 양육즐거움이 향상되

었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와 자

녀가 놀이를 즐겁게 경험하도록 내용을 구성하

였으므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일상에서도 엄마로서 즐겁게 임할 수 있도록 하

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Bamba(200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그의 연구가 어머니

만 참여하는 그룹형태의 부모교육이었던 반면

본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자녀와의 면대면 상황

에서 놀이를 통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기쁨을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고통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역기능

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만 감소하였

다. 까다로운 기질적 요인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

스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단기성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율성과 활동성이 큰 걸음마기 영

아 발달과업의 특성상 어머니들이 겪는 현실적

인 고충을 잘 드러낸 결과로도 해석된다(Belsky

외, 199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

여주기 위해서는 육아의 힘겨움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하면, 어

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서 긍정적 정서, 긍정적

통제, 민감성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

고, 양육효능감이나 양육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인지도 증가하였다. 한편, 어머니 상호작용 행동

의 부정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감소

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인

지 역시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의 긍정적인 부분은 증가하고, 부정적

인 부분은 감소했다는 다른 연구결과(김정옥ㆍ

구향숙, 2007)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

정적인 양육행동 측면과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또는 지각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 부분으로의 변화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김민정, 2008). 따라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

용 행동과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즐거움을 향상시

키는 데에 효과적이며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는 데에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걸음마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과 관련한 사전 요구도 조사를 하였다면 교육 프

로그램 개발에 더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

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신이 개발할 프로그램

의 목표에 적합한 실태조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행의 모집단 선정

과 실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다측

면적인 연구설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이

후 연구에선 추후검사(김진이, 2006; 박유나,

2005)를 실시하거나,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

처럼 중재 대상에 따라 실험집단을 둘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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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 이외에 아무처치도 하지 않은 일반집

단도 동시에 비교하는 등의 실험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놀

이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교육을 계획하였다. 이

는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용

했지만 자녀와 동행한 상황에서 깊은 내용을 나

누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과 예산이 허락

된다면 본 프로그램을 어머니만 참여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부모교

육을 받는 동안 친숙한 성인인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함께 제공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걸음마기가 부모교육

의 적기이면서도 자녀의 발달적 특성상 부모교

육이 행해지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어머

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

램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설계였다. 둘째,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위해 자녀와의 놀이 상호

작용을 통하여 즉각적인 실습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교육이 이론이나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 프

로그램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고치기보다는 어머

니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하여 양육기술을 익

히는 것에 초점을 둔 예방적 접근이다. 이로써

걸음마기 양육현실에서 긍정적인 지각과 행동을

향상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

니 참여 놀이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의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행해

지고 있는 어머니 참여 놀이 프로그램에서 부모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걸음마기 부모교육을 광범위

하게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프로그램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강가정센터, 보육정보센

터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문화센터의 걸음마기

부모참여 프로그램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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