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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particularly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s.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grades 3-6). 310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were survey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pression scores by family structure among these children. Second, the variables that affected depression
among the divorced family children were relatively different. Third, through this comparis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that affected children’s depression. This study proposes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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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의 이혼건수(23,662건)와 조이혼율(0.6)을 2009

년의 이혼건수(124,000건)와 조이혼율(2.5)과 비교해볼 때

이혼건수는5.2배, 조이혼율은4.2배가까이증가한것을알

수있다. 더욱이2009년한해동안20세미만의미성년자를

두고이혼한부모가 55.2%를차지하 는데이중미성년자

녀가 1명인가정이 25.4%, 2명인가정이 25.7%, 3명이상인

가정이4.1%로나타나2009년약 11만 1천 3백명의아동들

이 새롭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 으며(Statistics Korea,

2010) 2000년이후이혼을경험한아동의수는138만여명에

달하고있다.

부모의이혼은당사자인부부뿐아니라자녀에게도심각

한 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동은 가

족기능의약화와스트레스를감당하게되고이에따라불안

과우울등의심리적인문제와학교부적응등다양한적응문

제를겪을수있다(Amato, 2004; Hetherington & Stanley-

Hagan, 1999; Ju, 2004; Kelly, 2000; M-S. Kim, 2004).

우울은아동들에게나타나는정서장애중가장심각한특

성이며연속적인장애로서인지적손상이생애초기에이루

어져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 및 좌절감, 피로감을 야기하고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

관계등일상생활의어려움을유발하며이는연령이높아질

수록 증가하여 성인기의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선행연구

들(Hetherington, 1993; Jun, 2003; Videon, 2004;

Wallerstein, Lewis, & Blakeslee, 2000)에서보고되고있다.

이혼가정아동은 부모의 이혼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과 절

망감을경험하고, 자신에대한비난, 죄책감과무가치하다는

생각등을갖게되어우울등의부적응을초래할수있고이

러한감정때문에아동기발달과업수행에집중하지못하게

된다. 더욱이 학령기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인지적성숙은이루어진반면대처기술은가지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거절과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고이로인해부정적인자아상, 불안과외로움, 흥미상실,

공포를느껴우울수준이높다(Amato, 2004; Hetherington,

1993; Shin, 2006; Won, 2005). 그러나 Amato(1993,

2004)는 이혼가정의자녀중에서도심리적적응, 학업성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자녀들이 존재

하며부모의이혼여부만으로자녀의발달에부정적인 향

을미친다고단정하기는어려우며부모의충분한사랑과보

살핌으로 아동들은 대부분 변화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

한다고보고하 다. 또한이혼의부정적인 향의정도와기

간은아동마다다르며아동이가지고있는보호요소의다양

성에따라다르다고한다(Sun & Li, 2004). 따라서연구자들

은부모의이혼이라는스트레스를경험한아동들을돕기위

해서는이혼가정아동의적응연구에서이혼자체로인한차이

를 밝히는 것보다는 이혼가정아동간의 적응의 차이에 초점

을맞추는것이이후이혼가정아동을돕는데의미가있다고

주장한다(Emery, 1982, quoted in Twaite, Silitsky, &

Luchow, 1998).

한가정내에서어머니, 아버지, 조부모의역할과자원, 어

려움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양육자는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중과

경제적곤란, 가족내·외에서상호작용의변화등많은어려

움과 스트레스를 받는다(Jung, 2006; Suh, 2010; Won,

2005). 이혼모자가족은이혼부자가족에비해경제적으로더

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는데모는직업을가지게되고가정

경제를관리해서자녀를돌보아야하고부의부재로인해권

위와 감독권 및 통제력이 상실되기 쉽다. 반면, 이혼부자가

족은익숙하지않는가정일이나자녀양육문제로인해더큰

어려움을겪게되고정서생활의근원이되는모의부재로인

해 자녀들의 성격 및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Jung, 2007). 이

혼조손가족은가족해체의부산물로서형성되며특히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혼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자녀의 양육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손자녀들은가정적, 사회적환경모두불리한위치

에 있어 이혼조손가족은 아동문제와 노인문제가 복합된 다

양한 가족문제를 내포한 가정으로서 가족기능이 취약하다

(H-S. Kim, 2004; Minkler & Roe, 1996). 이처럼이혼후

주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동의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적응에도 차이

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혼

가정아동의 우울이 어떠한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

여연구할필요가있다.

한편연구들은, 이혼가정아동들이분리, 상실, 가족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지지하거나 저해하는 아동

요인, 양육자요인, 환경요인이존재하고있다는사실을보고

하고있다(Garmezy, 1991; Hetherington, 1993;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그러나대부분의연구는아동요

인, 부모요인, 환경요인 중 하나의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세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극소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요인, 양육자요인, 환경요인으로

분류하고각요인에속하는변인들을선정하여각요인의

향과 개별변인들의 향력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고찰에기초하여아동요인에서이혼지각, 자기조절

능력, 양육자요인에서양육자양육태도, 부모간갈등, 환경

요인에서 사회적 지지, 경제적 수준을 개별변인으로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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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가정아동들의수가 점차

늘어나고있는우리사회에서이혼가정아동들의우울등심

리적부적응이증가함으로이를미리예방하고개입하기위

해서는 이혼가족유형별로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체계적으로탐색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국내에서이

혼가정아동의 적응에 관해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

반가정과이혼가정의적응을비교하는연구(Ji, 2002; Kim,

2009; Park, 2004)에집중되어있다. 또한이혼가족유형에

관계없이이혼가정아동을대상으로그들의적응문제에관한

연구는하 으나(Han, 2008; Ju, 2004; Oh, 1997) 다양한이

혼가족유형에따라아동의심리적적응및그에관련된변인

등의 향이어떻게나타나는지심층적으로비교분석한연

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아동의우울에 향을미치는아동, 양육자, 환경변

인의 향력을 이혼가족유형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아동

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키는데 도움

이되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사회적 지지는 위험요인의 부정적 향을 억제하고 스트

레스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역할을한다. 즉가족의지지는

이혼가정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이었고(Kim,

2006) 친구의지지는심리사회적부적응문제를낮추는것으

로보고되고있으며(Han, 1996;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2000) 스트레스에대한완충역할을하여아동의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인 적응수준에 향을 준다(Ju,

2004; Wentzel & McNamara, 1999). 그리고교사는아동에

게적절한가치관, 태도등을형성하는데도움을주며, 교사

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한다(Oh, 1997; Yoon, 1993). S-K. Kim(2004)은교

사는 가정의 불안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혼가정아동

에게 부모에게 받을 수 없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이는 행동문제를 감소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Han(2008)의 연구에서 교사지지는 이혼가정아동의 문제행

동에 향을 미치지 않았고 Ju(200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아동의 사회적응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할 때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향을 미쳤으며

이혼가정아동들에게보호요인으로작용하기도했으나(Han,

1996; Teja & Stolberg, 1993) 그렇지않은연구도있어연구

의필요성이제기된다.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이혼 후 소득의 감소는 이혼가

정의양육부모와아동에게경제적압력을주고이로인한스

트레스로 인해 양육부모는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아동들은발달에필요한자원을충분히지원받지못하게되

어 아동의 정서발달 및 학업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Amato, 2004; Jung, 2006; Lengua, Wolchik, & Braver,

1995; Park, Choi, & Han, 2009). 그러나이러한경제적수

준의 향력에대한연구들과달리경제적수준이우울에

향을미치지않는다는보고등(Ju, 2004; Suh, 2010)도있어

연구결과가일치하지않아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양육자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이혼의 향을 중재하는 것

으로알려져있다(Amato, 2004; Lee & Ji, 2010). Wolchik,

Wilcox, Tein과Sandler(2000)의 8-15세의아동을대상으로

한연구에서수용적이고일관성있는훈육을하는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이혼의 향을 중재함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Amato(2004)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혼가정아동

의문제행동에가장중요한변인이라고하 으며정서적부

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

고 있다. 즉 이혼가정아동도 양육부모가 애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태도를 유지하면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두려움과 스트

레스,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Amato, 2004; Lee & Ji,

2010). 그러나 Han(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혼가정아동의 불안, 우울 등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부모의양육행

동중이혼가정자녀가받을수있는정서적결핍이나좌절감

을 고려하여 애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자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연구하고자하 다.

부모간심각하고폭력적인갈등은아동의적응문제를일

으킨다(Stolberg, Camplair, Currier, & Wells, 1987).

Park(1996)은아동자신과관련된부모간갈등, 빈번하고격

렬하고미해결된갈등을보고한아동은더많은문제행동과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Amato(1993)는이혼가정아동의적응에부모간갈등의 향

력을 강조하 다. 부모 간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

체적 공격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대인간 갈등해

결의 방법으로 싸움이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학습시

킬가능성이있으며이로인해아동은친구관계나학교에서

이를표출함으로써적응문제를나타낼수있다.

아동의이혼지각은이혼이후아동자신, 부모, 환경에대

한지각과관계에 향을준다(Ju, 2004). 이혼가정아동들은

자신이 나쁜 행동을 했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부모가이혼했다고생각하고자기자신을비난하게되며이

러한 자기비난은 성장을 저해하고 자신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아동의 부적응을 심화시킨다고 하 다(Kim,

2006; Wallerstein, 1983). Smilansky(2002)는많은부모가

자녀들에게 이혼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이혼

에대한정보를감추어아동의지각적왜곡을초래하여아동

들이한쪽부모가가정을떠나면자녀는떠난부모와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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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부모가 언쟁하는 것을 듣게 되고 이로 인해 자

신이이혼의원인이라고인지하는경우아동의불안과우울

은심각한수준이라고보고하고있다. Shin(2006)은부모의

이혼에대한지각이아동의적응에직접효과가크게나타나

아동의자기비난이나유기불안이높을수록우울, 불안, 공격

성등의문제가발생하여적응이어렵고정상적인발달에방

해가된다고보고하고있다. 반면Kurdek과Siesky(1980)는

이혼을자녀의불행이라고보는관점은이혼에대한자녀의

지각을간과했다면서, 이혼에대한자녀의지각을고려한몇

연구들은 이혼이 불행으로 여겨지진 않았다고 주장하 다

(quoted in Twaite et al., 1998). 따라서아동이부모이혼을

어떻게지각하느냐에따라부모이혼후아동들의적응을촉

진하기도 하고 부적응이 심화되기도 하므로(Wolchik,

Sandler, & Doyler, 2002) 아동의이혼지각에따른적응을

살펴볼필요가있겠다.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연구는 문제행동에 관련되어 이루

어졌는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높을수록 불안, 우울 등의

내면화문제와공격성등의외현화문제모두를감소시키고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Ha & Kim,

2003; Kim, 2001). Shin(2008)은자기조절능력이다양한사

회적상황에서적응을돕는능력으로위기적환경속에서도

문제행동을덜보이며스트레스에도잘대처하도록하여저

소득가정 아동의 구조적 결손의 부정적인 향을 경감시킬

수있다고하 다. 자기조절능력이부족한경우아동은충동

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력의 미숙, 문제해결능

력의부족등으로낮은학업성취의어려움을겪고나아가서

는비행행동과도관련성을보인다. 이러한성향은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Kim & Kim, 1999; Nam &

Ok, 2001). 위의 연구들처럼 자기조절능력이 일반아동이나

저소득층아동의적응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

구는있었으나이혼가정아동의자기조절능력과심리적적응

에관한연구는거의없으므로부모이혼이라는스트레스를

받은이혼가정아동의자기조절능력이아동의우울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연구할필요성이있다.

이상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이혼가족유형에따라아동의이혼관련변인(비양육부모

만남여부, 이혼 후 전학, 이혼에 관련된 설명유무), 아

동의우울은차이가있는가?

2. 이혼가족유형별로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

적 향력은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는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52개지역아동센터(전

북: 21개소, 전남: 17개소, 광주: 14개소)에다니는초등학교

3-6학년에재학중인이혼가정아동을대상으로설문조사하

여 362부를회수하 고이중불성실한응답, 가족유형이기

재되지않은설문지를제외한총 310명의자료를연구에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시 연령보다 현재 연령을 기

준으로하 는데이는부모이혼이아동으로하여금‘얼마나

어렵게 하느냐’보다는‘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이 표출되는

가’에초점을두었기때문이다. 본연구대상을가족유형별로

보면이혼모자가족아동이145명(46.8%), 이혼부자가족아동

이112명(36.1%), 이혼조손가족아동이53명(17.1%)이었고성

별은남129명(41.6%), 여 181명(58.4%)이었다.

2. 측정도구

1) 우울

아동의우울을측정하기위하여Kovacs(1981)가개발하고

Han(1993)이 번안 사용한 아동용 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사용했다. 본연구에서사용

한 우울 검사도구는 우울정서(우울한 기분, 외로움, 5문항),

행동장애(공격적 행동, 대인장애, 4문항), 흥미상실(일상에

서의흥미나즐거움상실, 5문항), 자기비하(무가치감이나부

정적인 자아상, 4문항)의 4 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3점 리커트 척도로서, 부정적인 진술 문항은 역산으로 처리

하여 총점을 산출하 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기분이

들며흥미를상실하고부정적인자아상을갖는등우울이높

음을의미한다. 문항들의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

이었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가족, 친구, 교사등사회적관계를통해얻

을수있는인정, 정보, 도움, 물질적원조등의긍정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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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x among the children by family structure

sex
Total score

boy girl

single mother families 50
(38.8%)

95
(52.5%)

145
(46.8%)

single father families 53
(41.1%)

59
(32.6%)

112
(36.1%)

Grandparent-
Grandchildren families

26
(20.2%)

27
(14.9%)

53
(17.1%)

Total score 129
(41.6%)

181
(58.4%)

310
(100.0%)



에 대한 아동의 평가로 정의한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측

정하기위해Han(1996), Ju(2004)가사용한척도들을기초로

하여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각6문항씩총 18문항

으로 재구성하 다. 이 척도는‘아니오’에서‘예’의 2점 척

도로구성되었고점수가높을수록사회적지지의정도가높

은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하위변인을 합산하 고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3) 경제수준

아동의 경제수준은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을 의

미하며상(잘산다), 중(보통이다), 하(못산다)로분류하 다.

4) 부모간갈등

부모간갈등은아동의부모가이혼하기전생활하면서갈

등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부모간의 갈등

을측정하기위해Grych(1992)가개발한부모간갈등척도를

Kwon과 Lee(1997)가 번안하여타당화한것을사용하 다.

이척도는 5문항으로이루어졌으며 4점척도로점수가높을

수록이혼전부모간의갈등이높았음을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5) 양육자의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Lee(1990)의양육행동검사도구중애정하위척도를

사용하 다. 애정하위척도는자녀에대해양육자가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 감을 나타내고 아동 요구에 민감성을 나

타내는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아동이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보다 애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문항들의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6) 이혼지각

아동의이혼지각은Kurdek과Berg(1987)가제작한아동

의부모이혼지각척도를번안하여Ju(2004)가사용한척도를

사용하 다. 이혼지각은 유기불안, 아동의 자기비난으로 이

루어졌으며, ‘예’, ‘아니오’로대답하는 2점척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유기불안이 높고

자기비난이 높아 이혼지각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문항들

의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7) 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ottfredson과

Hirschi(1990), Kim(1998)의척도를참고로Nam(1999)이재

구성한척도중에서장기적인만족을위한만족지연, 중요한

일을결정할때의생각등을나타내는 5문항을선정하여사

용하 다. 이 척도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

렇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문항들의 내적합치

도(Cronbach’s α)는 .69이었다.

3. 자료분석

본연구문제를검증하기위한자료분석은SPSS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 는데 먼저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등을 구하 다.

또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χ2검정,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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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divorced variables among the children by family structure

family structure

Total score χ2single mother
families

single father
families

Grandparent-
Grandchildren

families

meeting of
noncustodial

parent

meeting 26(28.3%) 26(29.9%) 9(31.0%) 61(29.3%)

.14
telephone e-mail 11(12.0%) 10(11.5%) 3(10.3%) 24(11.5%)

meeting no 55(59.8%) 51(58.6%) 17(58.6%) 123(59.1%)
Total score 92(44.2%) 87(41.8%) 29(13.9%) 208(100%)

transfer of school
transfer no 81(76.4%) 73(74.5%) 29(82.9%) 183(76.6%)

1.01transfer 25(23.6%) 25(25.5%) 6(17.1%) 56(23.4%)
Total score 106(44.4%) 98(41.0%) 35(14.6%) 239(100%)

explanation for
divorce

explanation no 58(63.0%) 56(65.1%) 24(80.0%) 138(66.3%)
3.01explanation 34(37.0%) 30(34.9%) 6(20.0%) 70(33.7%)

Total score 92(44.2%) 86(41.3%) 30(14.4%) 2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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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및해석

1. 이혼가족유형에 따른 이혼관련변인, 우울의 차이

이혼가정아동의 비양육부모 만남여부, 이혼 후 전학, 이

혼에 관련된 설명유무는 이혼가족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혼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도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2.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향력

이혼가정아동의우울에미치는관련변인들의상대적 향

력을살펴보기위해이혼가족유형별로구분하여분석하 다.

1) 이혼가족유형별관련변인들의상관관계분석

모자가족아동의우울과의관계를살펴보면, 사회적지지

가높을수록(r = -.43, p < .001), 주관적으로가정의경제수

준을높게지각할수록(r = -.27, p < .01), 어머니의양육태도

가애정적일수록(r = -.45, p < .001), 부모간갈등이낮을수

록(r= .38, p < .001), 아동의자기조절능력이높을수록(r= -

.36, p < .001), 이혼지각이낮을수록(r = .39, p < .001) 아동

의우울점수가낮게나타났다.

부자가족아동의우울과의관계를살펴보면, 사회적지지

가높을수록(r = -.33, p < .001), 주관적경제수준이높을수

록(r = -.19, p < .05), 아버지의양육태도가애정적일수록(r

= -.51, p < .001), 부모간갈등이낮을수록(r= .32, p < .01),

아동의자기조절능력이높을수록(r = -.35, p < .001), 이혼지

각이낮을수록(r = .30, p < .01) 아동의우울이낮음을알수

있다.

조손가족아동의우울과의관계를살펴보면, 사회적지지

가높을수록(r = -.51, p < .001), 조부모의양육태도가애정

적일수록(r = -.68, p < .001), 부모간갈등이낮을수록(r =

.55, p < .001), 아동의자기조절능력이높을수록(r = -.40, p

Table 3.
Difference of depression among the children by family structure

N M SD F

single mother families 145 29.83 7.32
.59single father families 112 29.77 7.18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153 31.04 8.82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children of single mother families

1 2 3 4 5 6 7
1. social support 1

2. economical level .15 1

3. parenting behaviors .45*** .19* 1

4. interparental conflict –.19* –.24** –.29*** 1

5. divorced perception –.03 –.04 –.10 .11 1

6. self control .26** .19* .41*** –.10 –.14 1

7. depression –.43*** –.27** –.45*** .38*** .39***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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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children of single father families

1 2 3 4 5 6 7
1. social support 1

2. economical level .07 1

3. parenting behaviors .44*** .06 1

4. interparental conflict –.21* –.10 –.35*** 1

5. divorced perception –.21* .02 –.26** .22* 1

6. self control .19* .23* .20* –.09 –.18 1

7. depression –.33*** –.19* –.51*** .32** .30** –.35***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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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이혼지각이낮을수록(r= .65, p < .001) 아동의우울점

수가낮게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 본연구에서선정한환경변인

중에서사회적지지, 주관적경제수준, 양육자변인에서는양

육자양육태도, 부모간갈등, 아동변인중에서아동의자기조

절능력, 아동의이혼지각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

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변인들을아동의우울

에 향력 있는 변인들을 탐색해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독

립변인으로선정하 고성별과학년은통제변인으로선정하

다. 한편 이혼관련변인은 결측치가 많아 회귀분석에서 제

외시켰다. 또한Gunst와Mason(1980)에의하면상관계수가

.7-.8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quoted in Nam, 2009)는것을고려하여이혼조손가족의이

혼지각과부모갈등간의상관관계(.76, p < .001)가매우높아

가족유형별회귀분석에서는부모간갈등을제외시켰다.

2)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향력

이혼가정아동의우울에미치는 향력을파악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측정변

인들간의관련성을알아보기위해Pearson의적률상관계수

를 산출하 고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DW)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재확인하고잔차간자기상관유무를검토하 고회

귀모델에 대한 회귀진단(F검증)을 실시하 다. VIF계수는

1.1- 1.6범위로다중공선성의문제는없는것으로볼수있으

며DW계수도1.55-2.12로2에가까워잔차간자기상관이없

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인구학적변인, 환경변인, 양육자변인,

아동변인을 각각 하나의 독립군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는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칠것으로예상되는변인군들을순서대로투입하여각변

인군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변인들의 향력 변화를 살펴봄

으로써 변인들의 상대적 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회귀

모델에서 변인 군 투입순서는 선행연구(Amato, 2004; Ju,

2004; Lengua et al., 1995)에근거하여변인군들의 향력

을 고려하 다. 먼저 환경변인을 투입한 이유는 이혼가정아

동은부모의이혼으로경제적수준이낮아져경제적어려움

을 겪게 되고 또한 이혼은 부모, 형제, 친구, 교사들과의 관

계에변화를일으켜사회적관계의어려움을발생시켜사회

적지지가감소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이혼으로인해경

제적으로 어려우면 양육하는 부모는 가사, 경제적 활동, 자

녀양육으로인한역할과중으로보호적이고애정적인양육활

동이어려워질수있다. 한편, 부모의양육이애정적이고아

동의욕구에민감하면아동의이혼지각즉유기불안, 자기비

난이낮아지고아동의자기조절능력은증가한다는선행연구

결과를바탕으로아동변인을제일마지막에투입하 다.

(1)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

대적 향력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

인은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혼지각(β = .37, p <

.001), 모양육태도(β = -.25, p < .01), 사회적지지(β = -.18,
p < .05), 자기조절능력(β= -.18, p < .05), 경제적수준(β= -
.17, p < .05)순으로나타났으며전체설명력은47% 다(F =

12.83, p < .001). 따라서이혼모자가족아동의경우이혼지각

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군의 향력은 환경

변인군(∆R2 = .19)과 아동변인군(∆R2 = .17), 양육자변인군

(∆R2 = .10)이모두유의하게나타났다.

(2) 이혼부자가족아동의우울에미치는관련변인들의상

대적 향력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

Table 6.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children of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1 2 3 4 5 6 7
1. social support 1

2. economical level .21 1

3. parenting behaviors .65*** .27 1

4. interparental conflict – .32* – .26 – .55*** 1

5. divorced perception – .41** – .21 – .62*** .76*** 1

6. self control .32* .25 .48*** – .27 – .18 1

7. depression – .51*** – .23 – .68*** .55*** .65*** – .40** 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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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Table 8에서나타난바와같이부양육태도(β = -.40, p
< .001), 자기조절능력(β = -.20, p < .05)순으로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35% 다(F= 6.85, p < .001). 따라서이혼부자

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이높을수록아동의우울이낮음을알수있다.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군의 향력은 양육

자변인군(∆R2 = .15)과아동변인군(∆R2 = .07)이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이혼조손가족아동의우울에미치는관련변인들의상

대적 향력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

인은Table 9에서나타난바와같이조부모양육태도(β = -

.65, p < .01), 이혼지각(β = .31, p < .05)순으로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71% 다(F = 10.00, p < .001). 따라서이혼조

손가족의 경우 조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이혼지각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혼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대한 변인군의 향력은 양육자

변인군(∆R2 = .24)과아동변인군(∆R2 = .10)이유의하게나타

났다.

Ⅳ. 논의및결론

본 연구는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향력

과 각 변인들의 향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

구결과를토대로논의및결론을내리면다음과같다.

첫째, 이혼가정아동의비양육부모만남여부, 부모이혼후

전학, 이혼에 관련된 설명유무는 가족유형별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동의 비양육부모와의만남여

부를살펴보면약70%의아동이만나지못하고있어많은아

동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비양육부모와 만나지 못함으로

비양육부모의지원과보호를받지못하고있었다. 부모의이

혼으로전학한아동이약36%로많은아동이환경변화를경

험하 다. 이러한 결과는 Ju(2004), Lengua 외(1995),

Amato(2004)의연구결과와유사한데, Amato(2004)는양육

부모는이혼후가난한지역으로이사하기때문에이사와전

학은아동에게파괴적이라고보고한것으로볼때, 이혼으로

인해이미상처를받은아동들이환경변화를겪게되면이전

의 친 한 사람, 익숙한 환경과 분리되고 자원이 적은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하는 등

스트레스가가중된다고할수있다(Lee & Ji, 2010). 또한이

혼의 원인이나 이후의 변화 등에 설명을 듣지 못한 아동이

63%로대부분의아동이정확히알지못하고부모의이혼을

맞아이혼이후의상황에관해불안하 을것이다(Smilansky,

2002).

둘째, 우울은 이혼가족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적응에서 이혼모자가

족의자녀들이우울이더낮고학교적응을잘한다는연구결

과나(Kim & Son, 2005; Oh, 2001), 어머니는아버지보다정

서적지지를더많이하고이혼부자가족은애정표현이부족

하고자녀의보호, 감독에소홀하여이혼부자가족아동의비

행행동이높다는Jung(2006)의연구결과와는일치하지않는

다. 그러나 이혼모자가족은 이혼부자가족보다 자녀에게 더

욱많은자원과애정적인양육태도를보이나경제적자원이

부족하고, 이혼부자가족은 대인간관계 자원, 양육행동이 부

족하나동거인등특히조부모의양육과가사도움을받는경

우가많기때문에결과적으로이혼모자가족과이혼부자가족

은차이가없다는연구결과(Downey, Ainsworth-Darnell,

& Dufer, 1998; McLanahan & Sandefur, 1994; Won,

2005)에서그이유를추론해볼수있다. 또한이혼조손가족

은 원가족 내의 여러 문제로 부모와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조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완충장치로 작용하여

아동에게긍정적인 향을줄수있다는연구결과들(Brown,

2003; Solomon & Marx, 1995)에서이혼조손가족아동의적

응이 이혼모자가족, 이혼부자가족과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

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이혼가족유형에 따른 차이, 즉

주양육자가 누구이냐 보다는 아동의 환경요인, 양육자요인,

아동요인 등의 질적인 요소가 이혼가정아동의 우울에 향

을미친다고사료된다.

셋째, 이혼가정아동의우울에 향을미치는요인은이혼

가족유형별로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우

울에는 이혼지각, 어머니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

능력, 주관적 경제수준 순으로 향을 미쳤으나 이혼부자가

족 아동의 경우에는 아버지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순으로

향을 미쳤고,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경우는 조부모 양육태

도, 이혼지각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모자가족아동의우울은아동의이혼지각이가장큰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아버지가떠난것을자신에

대한거절로느낀아동이경제적어려움과가정일, 직장일로

힘든어머니를보면서유기불안이높아져우울에 향을받

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Ju, 2004)에서 이유를 설명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이혼과정에서아동이 경험하는 왜

곡된지각이아동의심리적적응에 향을미치는중요한변

인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후에도양육부모가애정적이고민감한양육태도를유지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또래나 사회관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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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향상되고이로인해자아존중감이높아져이혼의

향을 덜 받게 되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

과와일치한다(Amato, 2004; Lee & Ji, 2010). 따라서어머

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이혼모자가족 아동의 심리적 적

응을향상시킬수있는보호요인임을알수있다. 또한사회

적 지지가 모자가족아동의 우울을 경감시키는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작용했으며자기조절능력이아동의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이 아동

의우울에 향을주었다. 이는이혼후겪는경제적곤란은

아동에게직접 향을미치기도하고부모의심리적인불안

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친다(Amato,

2004)는 점에서 낮은 경제적 수준이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음을알수있다.

이혼부자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가

장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는데, 이는부모가이혼한후에도

아버지가애정적이고민감한양육태도를유지하면이혼으로

인해발생한두려움과스트레스를감소시켜우울과같은아

동의심리적문제를감소시킬수있음을알수있다(Amato,

2004; Lee & Ji, 2010). 그러나부는자녀의돌봄과양육, 자

녀교육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감정표현과 애정표현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부나자녀모두에게긴장과스트레스를유발하여부적

응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Jang & Hwang, 2009; Jung,

2006),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아동발달, 아동양육방법, 자녀와의 의사소통방

법 등에 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

로 자기조절능력이 이혼부자가족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

쳤다. 자기조절능력이부족한 경우 아동은 충동적이고 공격

적인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서는 문제행동과도 관련성을 보인다(Kim & Kim,

1999; Nam & Ok, 2001)는점에서이혼부자가족아동의낮

은자기조절능력은우울을증가시키는위험요인일수있다.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조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

가 아동의 우울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조

부모는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으므로아동에대한조부모의역할이지나치게되면조부

모에게양육스트레스를증가시키고조부모의심리·정서적

안녕을 위협하여 불안정하고 우울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시

킬수있다(H-S. Kim, 2004). 따라서조부모가겪고있는심

리적인문제는조부모의양육을받고있는손자녀에게부정

적인 향을주어아동의우울수준을높일수있어이혼조손

가족아동의우울에가장큰 향력을미친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 이혼지각이 이혼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쳤다. 이혼조손가족아동은부모이혼후할머니와살게됨

으로부모모두에게버림받았다는생각과나이많으신할머

니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이 심하다는 연구(H-S.

Kim, 2004)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따라서이혼조손가

족 아동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

록도와주어야한다. 또한이혼에대한왜곡된지각은시간이

나아동의연령과더불어개선되지않기때문에(Smilansky,

2002) 이혼직후아동에대한개입이필요하며이러한개입

의 방법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했을 때 이혼모자가족은 환경, 양육자,

아동변인이 모두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쳤으나 이혼부자

가족과 이혼조손가족은 양육자변인, 즉 양육자의 양육태도

가큰 향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이혼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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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effects of variables on the depression of children of single mother families

variables variables
depression(single mother families)

model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B β B β B β B β

demographic
sex – .51 – .03 .36 .02 1.11 .07 .97 .06

grade – .47 – .08 – .20 – .03 – .41 – .07 – .47 – .08

environmental
social support 0 0 – .61 – .33** – .33 – .18 – .33 – .18*

economical level 0 0 – 2.71 – .25** – 2.23 – .21* – 1.85 – .17*
parental parenting behaviors – .54 – .36*** – .37 – .25**

child divorced perception
self control 0 0 0 0 0 0

1.48
– .34

.37***
– .18*

F .36 6.54*** 8.85*** 12.83***
R2 .01 .20 .30 .47

∆R2 .01 .19 .10 .17
D.W 2.12

Note. sex  0: boy    1: girl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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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정은아동에대한주양육자가바뀌지않고어머니에의

한보호와정서적지지등이지속될수있기때문에이혼이

후에도 환경, 양육자, 아동변인이 모두 향을 미치지만 이

혼부자가족과이혼조손가족은이혼이후주양육자인어머니

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경험이 부족한 아버지나 조부모의 양육으로 양육

자의바뀜과양육방법의변화에따른혼란과갈등, 스트레스

로인해양육자의양육태도가아동의우울에가장큰 향력

을미치는변인으로나타났다고사료된다.

넷째, 가족유형별로아동의우울에대한변인들의상대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에 대한 획일적인

서비스보다는 가족유형에 따라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중재가필요함을알수있으며심리적측면을향상

시킬수있는중재프로그램을이혼가족유형에따라구성하

여부적응양상에적합하게적용하여야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는아동의자기기입식설문지만측정도

구로 사용하 는데 그 결과 민감한 부분인 이혼관련변인에

대한무응답이많아이혼관련변인은회귀분석에서분석하지

못했다. 또한경제적수준은가정을책임지는부모와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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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effects of variables on the depression of children of single father families

variables variables
depression(single father families)

model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B β B β B β B β

demographic
sex – 1.49 – .10 – .64 – .04 .48 .03 .70 .05

grade – .21 – .04 – .16 – .03 – .40 – .07 – .43 – .07

environmental social support
economical level

– .52
– 1.81

1

– .31**
– .15

– .17
– 2.06

– .10
– .17

– .07
– 1.61

– .04
– .14

parental parenting behaviors – .56 – .45*** – .49 – .40***

child divorced perception
self control

.68
– .35

.17
– .20*

F .56 3.47* 7.07*** 6.85***
R2 .01 .13 .28 .35

∆R2 .01 .12 .15 .07
D.W 1.70

Note. sex  0: boy    1: girl
*p < .05.   **p < .01   ***p < .001

Table 9.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on the depression of children of divorce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variables variables
depression(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model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B β B β B β B β

demographic
sex – 3.31 – .19 – .69 – .04 1.49 .09 2.39 .14

grade – .71 – .09 – .67 – .08 – .42 – .05 .24 .03

environmental social support
economical level

– .95
– 4.09

– .52**
– .29

– .12
– 2.82

– .07
– .20

– .04
– 2.48

– .02
– .17

parental parenting behaviors – .77 – .69*** – .72 – .65**

child divorced perception
self control

1.18
.50

.31*

.19
F .73 4.70** 9.60*** 10.00***
R2 .04 .37 .61 .71

∆R2 .04 .33 .24 .10
D.W 1.55

Note. sex  0: boy    1: girl
*p < .05.   **p < .01   ***p < .001



- 11 -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 부

모의평가를기준으로연구하면아동에대한심리적특성을

이해하는데더 많은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이혼가정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과보호요인간의중재효과를분석하지못했는데후속

연구에서는이혼의 향을중재할수있는연구가이루어진

다면이혼가정아동들의적응을돕는데기여할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가정의 증가

로 인한 이혼가정아동의 다양한 적응문제가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있으나아직사회적으로논의나연구가거의이루어

지지 않아 이혼가정아동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현실

에서, 이혼가정아동에대한관심을일으키고이혼후아동의

적응에대한포괄적인이해및대처에관한기초자료를제시

해주었다는데큰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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