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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원인연쇄분석(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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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인연쇄분석(Causal Chain Analysis)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C 지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자녀를 둔 3명의 어머니로서, 자료 수집을 위해 비형식적인 대화를 통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전사한 자료에서 의미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범주화

하였고 원인연쇄분석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감을 최종 결과로 두

고, 이를 야기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으로

는, 문제행동으로 인한 자녀의 학습기회 상실, 문제행동대처 기술 부족, 의료서비스에 의존, 심신의 고단

함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간원인으로는,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혼란과 

사회적 고립감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으로는 문제행동 해결

을 위한 학교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에 따라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시사점, 제

한점 및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발달장애, 어머니, 문제행동, 불안감, 원인연쇄분석(CCA)

 * 이 연구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제26회 연차학술대회(2016년 11월)에서 발표한 논문을 증보하여 수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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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사회 환경 적응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자녀가 사회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어머니의 주요한 역할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와 전환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동시에, 자녀의 인지․정서적

으로 성장을 돕는 것이다(백종남, 2015a; Aunos, Feldman, & Goupil, 2008; Feldman, 1994; Tymchuk, 

1998).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로 불안 또는 우울(김미희, 2012; 김은숙, 1985; 박

은신, 2004; 오혜경, 1999; Bristol, Gallagher, & Schopler, 1988; Hastings et al., 2005; Gray, 2003; 

Olsson & Hwang, 2001; Veisson, 1999)을 보인다. 과다한 돌봄 시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현

실적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백은령 외, 2010; 양심영, 김유경, 2013; 임영선, 2004; 홍

순애, 2008; Crowe & Flrez, 2006; Singh et al., 1990; Sloper, 1999), 장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 태도

의 부족으로 인해(고인숙, 2004)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적 부담(김혜란, 1997; 백은령 외, 

2010; 이은정, 2006; 한현정, 김혜영, 2003; Oh & Lee, 2009)이 가중되고 있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장애수용거부,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다. 자녀의 장애수용거부,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의 

부담 요인이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어머니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발달장애아 

부모의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가 크더라도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있을 경우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백종남, 2015a).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부담은, 자녀의 문제행동이 심각한 경우 더욱더 가중된다. 발

달장애아동은 자해, 상동행동, 공격․파괴 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흔히 나타나고, 이러

한 행동들은 보호자 및 교사들이 다루기에 쉽지 않다(백종남, 2015b; Hastings & Brown, 2002; 

Lundqvist, 2011; Wanless & Jahoda, 2002). 발달장애아동은 행동문제로 인해 학습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으로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여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

다.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 대처 부족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김진숙, 

2015).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는 가족 및 친척과의 왕래를 꺼리게 

되는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이것이 심화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

도 한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하여

야 한다.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자녀를 두었다는 유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양육 부담

감을 분담하고 공동의 대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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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각자의 문제행동 중재 경험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 해결

을 위한 공통의 정책적 제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향후 발달장

애아동과 그 어머니를 위한 지원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는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을 알아보

는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는 둔 어머니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인연쇄분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

의 연쇄 경로, 즉 직접원인, 중간원인,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Ⅱ. 방  법

1.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C지역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자녀를 둔 3명의 어머니이다. 이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때까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았

으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일반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특수학교로 입학한 발달장애아

동의 어머니이다. 둘째,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자폐성장애 특수학교에서 집중적인 행동 중

재를 1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어머니이다.

이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모두 40대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15세, 16세, 17세이었다. 자녀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1급 1명, 자폐성장애(발달장애) 2급 2명이었다.

2.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비형식적인 대화를 통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심층면담 녹음 

내용을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전사된 자료와 면담 시 기록한 자료를 대조하면서 확인

하였다. 전사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의미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같은 

의미끼리 묶어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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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타당화

이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양적연구의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과 본질적으로 상치된다(나장함, 2006, p. 269)”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연구 관점의 ‘타당도(validity)’나 ‘검증(verification)’, 또는 질적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신뢰성

(trustworthiness)’, ‘진실성(authenticity)’ 대신에, 연구 과정(process)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의 신뢰

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판단(Angen, 2000)”이라는 의미로서 ‘타당화(妥當化, validation)’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Creswell & Poth, 2016). 이 연구의 타당화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제안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이 연구의 전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 ‘열성적으

로(intensive)’ 참여하여(Sanjek, 1990) 연구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최소화(Creswell & Poth, 

2016)할 때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Angen, 2000). 연구자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이 연구 참여자 자녀의 담임교사를 역임하여 교육 및 행동중재를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

문에 참여자의 발언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삼각검

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삼각검증은 이 연구에서 조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끌

어내는데 유용하다(Denzin, 1994; Mathison, 1988; Silverman, 1993).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를 포함

한 3명의 특수교육학 대학원생과 함께 수집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과정

과 결과에 대한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비판을 통해 외부로부터 점검의 기회(Glesne & Peshkin, 

1992; Kolb, 2012)를 가졌다. 이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K 대학 특수교육과 교수로부터 연구자

의 연구방법과 해석에 대한 조언과 비판을 수용하였다.

4. 자료 해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원인연쇄분석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원인연쇄분석은 Werner와 

Schoepfle(1987)이 인지인류학의 여러 분석 방법 중 하나로서 제시한 것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

으로 화살표를 이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다(이용숙, 2012). 이 연구에서는 화살표

의 시작점을 현상의 원인으로, 화살표의 끝점을 현상의 결과로 간주하여 설명하였다. “원인연쇄

도형은 원인이 되는 문장과 그 원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을 화살표로 이어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서, 화살표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주거나 별도로 화살표 방향에 따

라서 어느 쪽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표시해준다(이용숙, 2012, p. 742).”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

애자녀의 문제행동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최종 결과로 두고, 이를 야기하

는 원인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최종 결과(어머니의 불안감) ← 직접원인

(immediate cause) ← 중간원인(intermediate cause 또는 sector activity) 근본원인(root cause)”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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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 2007; 이용숙, 2012 재인용)로 제시하고자 한다. 

Ⅲ. 결  과

1.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도출: 자료의 범주화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자료를 추출하여 같은 

의미끼리 묶어 범주화하였다. 이 결과 44개의 개념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코드명 개념 범주 원인 분류

Ⅰ_1_1 낙인 효과로 인한 전환의 어려움
불안감 최종 결과

Ⅰ_1_2 문제행동이 지속될 것 같은 막연한 걱정

Ⅱ_1_1 교사의 낙인에 의한 의도적인 학습활동 배제
자녀의 

학습기회 상실

직접 원인

Ⅱ_1_2 문제행동으로 학습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아쉬움

Ⅱ_1_3 자녀 교육에 대한 요구에 소극적으로 변함

Ⅱ_2_1 중재 효과에 대한 조급성으로 혐오자극을 사용함
문제행동 대처 

기술 부족
Ⅱ_2_2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교사의 행동주의적 관점의 부재

Ⅱ_2_3 문제행동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부모 및 교사의 준비 부족

Ⅱ_3_1 좋은 의료기관을 찾아다님
의료서비스에 

의존
Ⅱ_3_2 잦은 약의 교체로 인한 내성

Ⅱ_3_3 투약 효과가 있을 때 좋은 행동을 만들지 않음

Ⅱ_4_1 자신과 가족의 몸과 마음이 지침

심신의 고단
Ⅱ_4_2 문제행동 해결보다는 심리적 안녕만을 추구

Ⅱ_4_3 학교에 불려가는 것이 두려움

Ⅱ_4_4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매여 있는 몸

Ⅲ_1_1 문제행동 발생 시기와 비발생 시기를 구분하지 못함

문제행동 

원인에 대한 

혼란

중간 원인
Ⅲ_1_2 문제행동의 기능성을 파악하지 못함

Ⅲ_1_3 문제행동의 원인을 사춘기적 특성으로 돌리고자 함

Ⅲ_1_4 문제행동의 원인을 정신과적 질환으로 돌리고자 함

<표 1> 자료의 범주화 결과 및 원인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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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개념 범주 원인 분류

Ⅲ_2_1 아이를 낳은 이상 부모의 책임으로 받아들임

사회적 고립

중간 원인

Ⅲ_2_2 부모의 인내에 의존

Ⅲ_2_3 부모의 책무로 받아들임

Ⅲ_2_4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

Ⅲ_3_1 행동중재 과정에서 부모 권위 실종

개별적 시도 

및 실패

Ⅲ_3_2 일관성 없는 개별적 대처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키움

Ⅲ_3_3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미흡

Ⅲ_3_4 무분별한 행동 중재 방법 적용과 실패

Ⅲ_4_1 문제행동 해결 논의에 보호자 참여 배제되었던 과거 경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배제

Ⅲ_5_2 또래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문제행동이 심화됨
또래 도움 및 

지원의 부족
Ⅲ_5_3 또래의 부적절한 반응이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Ⅲ_5_4 다른 아동의 부모가 문제행동 중재에 도움을 주지 않음

Ⅲ_6_1 주변 사람에 대한 미안함
주변 사람의 

이해 및 

지원의 부족

Ⅲ_6_2 주변 사람에 대한 창피함

Ⅲ_6_3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야속함)

Ⅲ_6_4 문제행동이 있는 장애학생을 둔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

Ⅲ_7_1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특수교사의 역할로만 규정하는 학교 분위기 개별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

Ⅲ_7_2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협력 부재의 아쉬움

Ⅲ_7_3 담당교사의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중재 방법

Ⅳ_1_1 학교차원 행동 중재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

학교 시스템의 

부재
근본 원인

Ⅳ_1_2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 현실 개탄

Ⅳ_1_3 일관성 있는 행동중재에 대한 요구

Ⅳ_1_4 학교차원 행동 중재에 대한 기대감

Ⅳ_1_5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시스템 부재에 대한 실망

Ⅳ_1_6 자녀 진급에 따른 교사의 연계적 지도가 부족함

<표 1> 자료의 범주화 결과 및 원인별 분류 (계속)

2.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원인연쇄분석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의 연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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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해 원인연쇄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도출한 13개

의 범주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불안감을 최종 결과로 두어 이를 야기하는 직접원인, 중간

원인, 근본원인 등 총 4단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종결과

자녀의 문제행동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이 최종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를 

설명하는 현상으로는 낙인(stigma) 효과로 인한 전환의 어려움, 문제행동이 지속될 것 같은 막연

한 걱정으로 나타났다. 

∘ 낙인 효과로 인한 전환의 어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 졸업하고가 가장 큰 문제에요. 요즘에 재활원

에서도 사람 봐가며 뽑는다 하더라구요. 우리 애가 유명해져서… 재활원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2) 직접원인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으로는, 문제행

동으로 인한 자녀의 학습기회 상실, 문제행동의 대처 기술 부족, 의료서비스에 의존, 심신의 고

단 등으로 나타났다. 

∘ 문제행동으로 인한 자녀의 학습기회 상실

SO가 학교 가면 그렇게 구석에 앉아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 예전에는 잘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 잘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안 하

나 봐요? 하기야 애가 저러니 시키기도 그러겠지요.

∘ 심신의 고단

하루라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네요.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미안해요. 

(아빠는) 집에 오면 자기 바빠요. 맘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요. 

3) 중간원인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에 대한 중간원

인으로는, 문제행동 원인에 대한 혼란과 사회적 고립감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원인

에 대한 혼란의 원인으로는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개별적 시도와 누적된 실패의 경험이 작용하

고 있었다. 사회적 고립감의 원인으로는,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 배제, 또래 도움 및 지원의 부



행동분석・지원연구

- 8 -

족, 주변 사람의 이해 및 지원의 부족, 개별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라는 현상이었다.

∘ 문제행동 원인에 대한 혼란

(과거 일반학교에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

요. 통합교육에 안 맞으니 특수학교 보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애가 문제가 되니 보

내는 게 상책이라는 듯이….

∘ 개별적 시도 및 실패 누적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해본 게 없어요. 뭐에 좋다면 다 해 봤어요. 엄마들이 이거 좋

다, 저거 좋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 실

패로 끝나고 말죠.

∘ 사회적 고립감

어차피 부모인 제가 책임져야죠… (생략)…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불려 다니는 게 두려워요. 학교 오기 겁이 나요. 선생님들 뵙기도 그렇고. 부모들하

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오히려 행동이 더 늘었어요. 예전에는 홈

OOO(대형 마트) 가자면 좋아하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행동이 없었는데. 엊그제는 더 

심하게 소리 질러서 그냥 데려왔어요.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도 없고, 사람들 눈초리도 무섭고….

4) 근본원인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으로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학교 시스템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는, 학교차원 행동 중재에 

대한 기대감,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 현실 개탄, 일관성 있는 행동중재

에 대한 요구, 학교차원 행동 중재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시스템 부재에 

대한 실망, 자녀 진급에 따른 교사의 연계적 지도가 부족함 등으로 나타났다.

∘ 학교차원 행동 중재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

우리 HO가 특수학급에서 이곳으로 전학 올 때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서

장애 특수학교로 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가 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담임 선생님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관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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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된 심정으로 뭐라 말할 수도 없고…. 

∘ 자녀 진급에 따른 교사의 연계적 지도가 부족함

선생님이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럼 도

루아미타불 되는 거 아녜요?

이상의 결과를 원인연쇄도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화살표 방향에 따른 의미: (현상의 원인) → (현상의 결과)

<그림 1>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원인연쇄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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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인연쇄분석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이유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C 지역 특

수학교에 재학 중인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3명의 어머니로서,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비형식적인 대화를 통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분석

을 통해 도출한 범주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불안감을 최종 결과로 두어 이를 야기하는 직

접원인, 중간원인, 근본원인 등 총 4단계로 설명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논의한다. 

먼저,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으로 

‘문제행동으로 인한 자녀의 학습기회 상실’에 대한 걱정이 나타났다. 이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

은 모두 초등학교과정에서 통합교육을 받다가 중학교 진급 과정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특

수학교로 입학하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습 수행 능력이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초등학교과정

을 일반학교로 입학할 때만 해도 부모의 기대감이 컸다. 발달장애자녀가 통합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실망감과 더불어, 특수학교에서조차 심각한 문제행동으

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장애유형에 따라 특성화된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은 문제행동 대처에 취약하다. 발달장애아동을 수용

하는 일반교사는 학생의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행동관리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는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할뿐더러, 전체 학생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

해 역시 부족하다. 미국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법적으로 규정화된 1997년 이래 2017년까지 국

내 일반학교에서 학교 혹은 학년 전체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실행된 연구 역시 불과 3편

뿐이다(최하영, 2017). 일반학교에서 보편적 지원의 예방적인 접근을 통해 학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개발할 수 있는 학교차원에서 체계적인 행동관리 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Turnbull et al., 2002). 

둘째,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으로 ‘문제행동 대

처 기술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주변, 특히 부모는 부적절한 

대처 및 모델링으로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강화하여 온 ‘유의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 

작용하여 왔다. 반면, 이들 유의한 타자의 행동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기도 한

다(Berge et al., 2012).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유의한 타자를 조

직하고 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부모 또는 형제가 될 것이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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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는 담임교사, 교과교육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육 실무원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차

원에서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

계적인 문제행동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관된 대응으로 문제

행동 중재 및 학교분위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아동의 어머니에게는 문제행

동 중재 기술 습득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족을 학교 시스템의 파트너로 참

여시키고 증거 기반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가정으로 확대하여야 한다(Garbacz, 2019). 

셋째,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으로 ‘의료

서비스에 지나친 의존’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한 부모의 

답답한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행동은 이러한 의료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다. 약물의 종류 및 양, 기간 등을 달리하여 복용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을 확인할 뿐 귀중한 행동 중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의약적 처방으로 인간의 

기분, 불안 등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약물 자체가 좋은 행동을 만들 수는 없다.  발달장애아동

의 문제행동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어왔다는 가정이라면, 문제행동의 제거 

및 좋은 행동의 형성 역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인간 행동 변화에 

있어 약물의 제한적 효과에 대해 분명하게 고지되어야 한다. 문제행동이 주는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하면서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Oliver, 1995)는 기

본 관점에서 약물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으로 ‘심신

의 고단함’이 나타났다.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가족의 심신이 지쳐 있고, 이로 인

해 미래에 있을 걱정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발달장애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신의 고단함

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행동 해결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을 통해 문제행동 대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의 자기효능감은 우울․불안과 아동의 문제행동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으

로 인한 아버지의 불안 역시 완화할 수 있다(Hastings & Brown, 2002). 또한 개인 외적으로는 사

회적 지지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배우자(Suarez & Baker, 1997), 

형제자매(Hastings, 2003), 가족(Barrera & Li, 1996) 등 사회적 지원을 병행할 때 문제행동 중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중간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간원인으로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혼란’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성이 명확하게 규명되

지 않으면 부모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렵다. 발달장애자녀의 문제행동 원인

이 불명확한 이유는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경험적 근거가 불명확한 중재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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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성 파악 없이 여러 가지 행동 

중재 방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일시적 효과만을 보았던 과거 경험들이 문제행동을 키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행동 중재가 일관성있게 지속되지 않을 경우 여러 중재 방법에 대한 아동

의 ‘내성(耐性)’만을 길러주게 된다.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의 진단과 함께 언어 및 

사회성훈련을 비롯한 조기 중재가 필요하지만 비과학적 중재 방법에 전전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적절한 중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세 이후부터 조기중재를 받은 경우 그 효과

가 적으므로, 용용행동분석(ABA),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ESDM(Early Start Denver Model), PRT(Pivotal Response Treatment) 등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에 따

른 ‘보다 빠른’ 조기중재가 요구된다(하지혜, 2019). 

둘째,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간원인으로 ‘사회적 고립

감’이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감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문제행동 해결 논의에서 보호자 참여 배

제, 또래 도움 및 지원의 부족, 주변 사람의 이해 및 지원의 부족, 개별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

교 분위기 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사

회적 지지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가족의 화합에 영향을 주어 발달장애인의 행동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임원균, 오은경, 2014; 전혜인, 2005; Dunst, 

Trivette, & Cross, 2002), 이로 인해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행동이라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어머니들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과학적 행동중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심리ㆍ정서적 부담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근본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으로 문제행동 중재를 위

한 학교 시스템의 부재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을 지닌 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효과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의 집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백종남, 조광순, 2013).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교

육청에서 문제행동을 대하는 교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차

원의 행동지원 시스템이 정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분석 전문가가 부족하고 학교 등 교육당국의 투자 역시 부족하다.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동적인 지원에 그치

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분석 전문가를 교육청에 파견하는 방안

이 국가수준 또는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문제행동 지원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이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그

러나 이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의 제안에 기초한 타당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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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주관적 오류(강진숙, 2008)’를 노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연구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연구자의 편향(偏向)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Creswell & 

Poth, 2016; Merriam, 1988). 첫째,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의 편향 가능성이다. 이 연구는 표본 추

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표할 만한 엄격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폐성장애 특수학교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

애아동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는 2009년도부터 만성적이고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

달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급 차원 또는 개별 차원의 행동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현상을 충분히 경험하였다고 생각되는 발달장애아동의 어머니를 이 연구

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자의 전문 분야에 따른 선입견 개입의 가능성이다. 연구자

는 국제 및 국내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분

석의 전면적 실행을 주장하여왔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의 이러한 경력과 지향성이 이 연구의 

자료 해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 연구는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

달장애자녀를 둔 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연구자의 주관

에 따라 해석하고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심각한 문제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과

정에서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보다는 정책적 차원의 문제의식에 방점을 두어 해석

하였다. 문제행동이 심각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여러 심리학적 변

인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심

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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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usal Chain Analysis(CCA) of the Causes of Mothers’ 

Anxiety who Hav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Serious Problem Behaviors

Baek, Jong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s about mothers’ anxiety who hav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serious problem behaviors. For this study, the cause of mothers’ anxiety 

related to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nalyzed using Causal Chain 

Analysis(CCA).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three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ttended a special school in C region. The semantic data was extracted from the data transfered 

through interview and interpreted by Causal Chai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mediate causes of mothers’ anxiety were ‘the children’s learning opportunities loss due to 

problem behaviors’, ‘lack of skill in responding to problem behaviors’, ‘dependence on medical services’, 

and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Second, the intermediate causes of mothers’ anxiety were ‘social 

isolation’ and ‘confusion over the cause of problem behavior’ and; Third, the root causes of mothers’ 

anxiety were ‘the absence of a school system to solve problem behaviors’.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suggested.

Key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y, Mother, Problem behavior, Anxiety, Causal Chain Analysis(CCA)

게재 신청일 : 2019. 11. 19

수정 제출일 : 2019. 12. 15

게재 확정일 : 2019. 12. 23

* 백종남(교신저자):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jongnam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