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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car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서보석*, 최종순**, 김현화***

Seo Bo-seok*, Choi Jong-soon**, Kim hyun-hwa***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느끼는 돌봄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전라남도 Y에 소재한 장애아동 부모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아동 부모

의 돌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

트레스의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를 감소 및 개선하고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 차별 없이 새로운 가족으로 포용할 수 있는 부모효능감

의 융합실천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돌봄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자존감, 장애인 복지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aring stress 
perceived by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parenting efficacy. This 
survey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using survey data conducted on 140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in 
Y, Jeollanam-do.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aring 
stress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lower the self-esteem. Second,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had an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care stress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Based on these findings, a convergence practice strategy has been proposed to reduce and 
improve the care stress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and parenthood efficacy at embraces them as part of a 
new family without discrimination i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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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은 감염병 위기 상황 속 심리적 불안 상태

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생활과

감정들로 인해 장애인 가족은 매우 심각한 정신적, 신

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1]. 특히, 일상생활 부족과 문

화생활의 어려움, 사회참여 부재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

기 쉬워 가족 내 부담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2].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장애자녀의 가

족 내 돌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장애 자녀

를 키우던 40대 어머니가 돌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을 하는 등 복지 체계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장

애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스트레스 및 우울 등의 정신

적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은 일상의 재택화와 원격화로 이어졌고, 등교수업에도

존재하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되며 가정 내 온라인교육 지원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돌봄에서 오는 부담감을 가중시켰

다[3].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과는 다

른 차이를 보이는데, 낮은 지능과 사회적 기술, 미흡한

정서 표현으로 인해 또래들에게 괴롭힘, 따돌림 등을

받으며 친구를 사귀는 데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우

울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부모의 지속

적 통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

스 유발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지 못한 장애아동은 과격한

문제행동이나 욕설 등으로 표출하기도 한다[4].

장애자녀 부모는 비장애 자녀의 부모보다 다양한 양

육 문제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삶의 질이 저하

되고 있다[5]. 부모는 장애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과 에

너지를 쏟으며 제한된 사회생활과 신체적, 경제적 부담

과 사회적 편견, 서비스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한

심한 돌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으로 인한 지속적인 돌봄 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서

와 행동적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뿐

아니라 부모 모두에게 어려움을 낳는다[6]. 이에 과도한

돌봄 스트레스는 양육의 질과 아동의 행동 문제와 가족

체계 갈등으로 이어져 가족의 안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7].

이와 같이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되면서 장애부모의

과도한 돌봄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양육효능감이

돌봄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다[8]. 이때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

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 자녀 양육과 연관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중

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지각한 돌봄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코로나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서비스의 중단은 돌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어 양

육효능감이 더욱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한 장애자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일 수 있

는 보다 구조적인 연구가 필요할 시점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로써 의미

가 있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인식은 부정적인 환경

에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

록 강점을 인식하여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삶이 된다[9].

돌봄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

닌 사람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감과 적적

한 정도의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대한 해결의 동기가 높게 된다[10]. 이

러한 보호요인으로써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아 인식,

성격 및 행동을 이해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개

념으로,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이 평가에

초점을 둔다[11]. 이에 장애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성장과 가족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양육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부모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따라 양육 효능감이 낮

아졌다 하더라도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될 때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12].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

음으로,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떠한 인생 역경에

도 맞서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부모가 장애자녀를 많은 시간 돌보게 될 때, 신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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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도 자아존중감이 높게

되면 이를 잘 견디는 내적인 힘으로, 스트레스 환경을

잘 이겨내어 긍정적인 돌봄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돌봄 스트레스가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자

녀 돌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상황에 보호요

인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긍정적인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가 지

속되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들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

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에 장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도입

하여 그 영향력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

하고자 한다.

Ⅱ. 이론고찰

코로나 19는 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가져왔으

며 장애를 가진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돌봄 스트레스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돌봄의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녀 양육 외에 장애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간병, 돌봄 등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가족들

의 돌봄 스트레스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장애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할 때, 소란스러운 경우와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계

속적으로 울거나 위축되어 있는 경우, 대소변 처리가

어렵고 이동능력이 없을 때 스트레스는 높다.

이러한 돌봄 스트레스는 장애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힘든 적응

과정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가족

전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돌봄 스트레스로 긴장감, 좌절감, 우울 증상이나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으로 신체적, 심리·정서적 건

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자녀와 의사소통, 교육 등 전반적

인 양육을 위한 역할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다양한 상황과 해결해야 할 과

제를 부모 자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념 또는 믿음으로 이는 양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믿음의 정도이다. Maslow(1954)는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두 가지 형태인 내적 자아존중감과 외적 자아존

중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내적 자아존중감은 ‘스스

로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적절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외적 자아

존중감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련된 개념’으로 보았다[13].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남도 Y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자료수집방법

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에 관해 설명과 조사 협조를 구한 후, 이용 장애자

녀의 양육부모를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최종 120부 중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18부를

자료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장애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

정하기 위하여 Giband-Walston과 Wandersman이 개발

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강원국과 오가영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4 15]. 본 척도는 9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효능감의 신뢰도는 .93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장애부모의 코로나 시기 돌봄스트레스의

변화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하여 굿네이버스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16]. 본 척도는 코로나 19의

급격한 감염확산으로 돌봄부담에 대해서 발생되는 스

트레스를 측정하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Likert형 5점 척도 형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

봄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0.97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가 개별

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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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는 0.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추

정을 위해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수준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스트레스와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

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자녀 부모의 돌봄스트레

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매개회귀분석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7].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반

적인 특성은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 118

명 중 여성이 91명(77.1%)으로 연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모의 평균연령은 49.2세로 나타

났다. 양육부모의 경제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75명

(6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자녀의 장애정도

는 심한장애가 78명(66.1%)으로 높게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y number percentage

sex
male 27 22.9
female 91 77.1

age 49.22(10.62)

ecomomic status
bad 36 30.5
average 75 63.6
good 7 5.9

Degree of child's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78 66.1
mild disability 40 33.9

표 1.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ommon characteristics of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2. 주요변수의 특성

주요변수의 특성에 대해서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종

속변수인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19로, 118명의 응답자

들은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대략 보통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돌봄 스트레스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의 평균은 3.24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variables number Min. Max. Mean S.D.

dependent
variable

Parenting
Efficacy

118 1.00 4.89 3.19 .74

parameter self esteem 118 1.00 4.90 3.24 .73

independent
variable

caring stress 118 1.00 5.00 2.89 .92

표 2. 주요변수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3. 코로나시기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코로나19 시기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스트레스

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와 공차한계

(Tolerance) 그리고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의 최대

치는 0.620이었고, 공차한계는 모두 .10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요인도 10에 근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다중 공선성 문제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1단계 분석에서는 돌봄스트

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단계 분석에서는

돌봄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

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돌

봄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효능감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돌봄스트레

스와 자아존중감을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

여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제3단

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매

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모델1에서는 코로나 19시기에 장애 자녀 돌봄스트

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돌봄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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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2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제거하고 종

속변수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돌

봄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있다. 통제변수인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

한 결과, 돌봄스트레스(β=-.186, p<.05)가 낮을수록, 자

아존중감(β=.603, p<.001)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model 1

B β t
constant term 1.739 3.198**

control variable

sex(0=male,
1=female)

.050 .029 .312

age .005 .077 .810
economic
status

.261 .239 2.603*

independent
variable

care stress -.164 .-238 -2.510*

mediation
variable

Ego respect

R² .105
Adj. R² .073
F 3.298*

R²Change .105
F Change 3.298*

표 3.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ing stress for disabled children and parenting
efficacy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2.074 3.684*** 1.588 3.488***
-.059 -.034 -.363 -.081 -.046 -.616
.003 .043 .448 -.002 -.034 -.454
.263 .239 2.545* .076 .069 .895
-.099 -.137 -1.424 -.130 -.186 -2.472*

.606 .603 7.984***
.102 .406
.069 .379
2.736* 15.289***
-.003 .304
-0.562* 12.553***

*p<.05, **p<.01, ***p<.001

4.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

에 보인 바와 같이 Sobel test 결과는 장애자녀 돌봄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

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났다(z=-2.255, p<.05). MacKinnon et al. (2002)

의 연구에 의하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검

증결과는 ±1.96보다 클 때에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하

였는데, 본 연구의 Sobel test 검증의 결과는 ±1.96보다

크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장애자녀 돌봄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path between
variables

estimate
(standard error

a)

estimate
(standard error

b)
Zab

caring stress→
self esteem →
Parenting
Efficacy

-.164
(.071)

.606
(.058) -2.255*

*p<.05

표 4. 소벨 테스트
Table 4. Sobel test

이상을 종합해보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가족의 문

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적극적인 돌봄지원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신체적,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서비스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주양육자를 위해 가족지원체계와 사회적지지, 가

족상담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돌봄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를 지

원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

모의 돌봄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개변인

인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밝히고 양육효능감 향상 방

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장애

자녀의 주양육자는 여성(77.1%)이며 자녀의 장애 정도

는 심한 장애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66.1%로 심한

장애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족내 돌봄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 양육자의 돌봄스트레

스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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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 가족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부모에 대한 돌봄스트레스 경

감과 자아존중감은 높이기 위한 서비스가 동시에 지원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스트

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부모의 자아존중감

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시기 장애자녀 돌봄스트레

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장애가족이 코로나 19로 인

한 돌봄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

록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장애자녀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

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자

조집단 프로그램이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여 스트레

스를 관리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돌봄분담 또는 지원서비스와 연계 등을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에 따른 후속연구에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진행 후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통해

서 다양한 요구를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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