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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

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

향의 간접적인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공

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역

할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23곳의 어린이집

만 4세 반에 재원 중인 유아와 그 어머니 186쌍, 유아의 담임교사 29명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어머니는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과 부모-교사 협력행동에 대해 응답하

였고 담임교사는 개별 유아와의 관계에 대해 응답하였다. 유아는 면대면

조사를 통해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와 수용언어능력 검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26.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Stata/SE 17.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순차적 매개모형 분석 및 부트스

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및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정서적 공

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 간에도 모두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를 통해서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순차적 매개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

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매개역할을 하였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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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적 맥락

및 구체적인 경로를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

적 실행기능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어

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의 긍정적인 관계의 내용이 포함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유아, 정서적 실행기능,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

력행동, 유아-교사 관계, 순차적 매개효과

학 번 : 2021-2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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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문제제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순간적인 욕구와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결과를 추론하여 행동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는 타인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의도가 있는 정서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방해가 되는 자

극이 있더라도 순간적인 정서적 충동, 사고 및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타인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동기 및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

에서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고 충동을 통제하여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으로(Tomasello et al., 2012), 인간이 타인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은 중요

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생애 초기인 유아기에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타인의 의

도와 기대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이 시

기에 유아는 보육 및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교실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

낼 수 있도록 스스로 규칙을 직접 만들어보고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적

절히 조절하여 규칙을 지키는 경험을 한다. 우리나라의 만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비율은 2021년 기준, 94.0%로(국

가지표체계, 2022) 대부분의 유아가 보육 및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

에 기관 맥락에서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알고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조

절하는 능력은 사회인지 발달 과정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기능은 자신이 가진 목적,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

는 데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이다(Carlson, 2011). 과거에는 실행

기능을 단일 구성체로 보는 관점에서 인지적 실행기능과 관련한 연구가

되었지만(McCloskey et al., 2008) 최근에는 실행기능을 다양한 인지적

요소의 구성체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nderson &

Reidy, 2012; Diamond, 2013). 특히, 실행기능은 인지적 실행기능(Cool

Executive Function)과 정서적 실행기능(Hot Executive Function)으로



- 2 -

구분되어 영역특정론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Zelazo & Mu ̈ller,
2002).

정서적 실행기능은 인지적 실행기능에 비해 자신의 욕구, 바람 및 소

망과 같은 내적인 동기로 인해 유발된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과

관련되며(최은아, 송하나, 2013; Zelazo et al., 2010) 사회적 능력, 친사회

성, 또래관계 등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Blair et al., 2004; McIntyre et

al., 2006). 구체적으로 정서적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유아들은 자아존중

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지성애, 백지혜, 2016) 사회 정서적인 맥락을 추론

하는 수준이 높았다(최은아, 2018). 또한 정서적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유아가 놀이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McIntyre et

al., 2006) 교실의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3). 따라서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정서, 행동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가 일상생활 속

에서 겪는 상황은 대부분 정서적 맥락이기 때문에 유아가 상황의 단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려 사고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Etkin et al., 2006; Somerville & Casey, 2010).

유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실행기능은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

으며(Bernier et al., 2012; Moriguchi, 2014) 유전보다 환경 요인에 의해

개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Fujisawa et al., 2016). 또한 유아기에

발달한 실행기능은 이후 시기까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Zelazo &

Carlson, 2012).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

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맥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정서적 실행기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유아기 자녀의 일차

적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어머니의 양

육행동, 양육태도 및 언어적 상호작용 등 어머니 관련 변인은 유아의 실

행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장문영, 신나나,

2018; Fay-Stammbach et al., 2014; Graziano, 2009; Sosic-Vasic et al.,

2017). 유아의 실행기능을 촉진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지지적

이고 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였고(Hughes et al., 2009) 자녀의 감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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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해 반응성이 높으며 온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Graziano, 2009). 더불어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과잉통제하거나 과잉

간섭하지 않을 때,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게 나타났다(Sosic-Vasic et al.,

2017).

또한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며 애정적인 양육행동

을 보이는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김종훈, 김

은아, 2021; Clark et al., 2000).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욕구와 감정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의 실행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공감

능력은 유아의 실행기능과 연관된 양육행동을 이끄는 요인으로 밝혀졌으

며(정은미, 김소향, 2016)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

능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공영숙 외, 2022). 이를 통해 어머니의 공감능

력은 정서적인 맥락이 주어진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실행기능인 정서

적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어머

니의 공감능력을 상정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을 두 요소로 구분하여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 Reniers와

동료들(2011)은 공감의 요소를 인지적 공감능력(cognitive empathy)과

정서적 공감능력(affective empathy)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지적 공감능력은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여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

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적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대리 경험하거나 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Reniers et al.,

201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및 정서적 공감능력,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 수준이 높

게 나타났다(공영숙 외, 2022). 하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유아

의 인지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

이지 않기도 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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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실행기능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

으며(정은미, 김소향, 20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

력의 영향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에 미

치는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정희, 김민경, 2019). 이에 이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으로 나누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환경적 맥락

으로 가정과 보육 및 교육기관의 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유

아가 최초에 만나는 사회는 가정이며 이후에 유아는 확장된 사회인 보육

및 교육기관으로 나아간다. 이때 부모와 교사는 유아에게 의미 있는 성

인으로, 이들은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지지하는 이론으

로 Lang과 동료들(2016)의 부모와 교사의 공동돌봄 모델(A model of

cocaring framework)이 있다. 이 모델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 모

델(Coparenting framework)을 가정과 기관의 공동 역할에 적용한 모델

로, 부모와 교사가 협력할 때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에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Huang, 2020; Lang et

al., 2020). 주로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기관 생활에 대하여 의사소통한

다는 점에서(진명희, 이승우, 2018),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의 공동

돌봄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교사 협력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교사 협력은 유

아의 친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장혜인, 박주희, 2019) 유아

의 자기조절능력 및 전환능력과도 관련이 깊었다(Lang et al, 2020; Jeon

et al., 2021). 자기조절능력 및 전환능력은 실행기능의 핵심 요소이며

(Diamond, 2013) 정서적 실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김재

희, 노지영, 2021; 최은아, 송하나, 2013), 어머니-교사 협력이 유아의 정

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 요

인으로 유아-교사 관계를 들 수 있다. 교사는 유아가 보육 및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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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으로, 부모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교사는 유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Van IJzendoorn et al.,

1992) 유아의 기관 생활에서 안전기지가 되어준다(Birch & Ladd, 1997).

기관에서의 유아-교사 관계가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혀져 왔다(권연희, 2011; 김선희, 2009; Birch

& Ladd, 1997; Hamre & Pianta, 2001). 또한 유아와 교사의 관계는 유

아의 인지적 실행기능을 예측하는 하나의 변인으로서 학문적인 관심을

받아왔다는 점에서(Graziano et al., 2016; Sankalaite et al., 2021), 유아-

교사 관계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유아의 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내적인 요인은 양육행

동을 통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Belsky, 1984) 공동체

의식을 포함한 사회적 역량을 통해서도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ychen & Salganik, 2001). 특히,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자

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발휘될 수

있는 어머니의 개인 내적 요인이다. 즉, 자녀의 생애 초기에 부모 역할

수행 및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교사

이며, 어머니와 교사의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모와 교사의 상호 이해를 돕는 부모와 교

사의 공감능력은 가정과 보육 및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정계숙 외, 2015) 부모가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

을 때, 부모와 교사가 협력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였다

(김보영, 김현주, 2013; 안지혜, 2012).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사 협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로 교사의 개인 역량 위주의 연구

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협력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

머니의 개인 역량 또한 어머니-교사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 요인과 어머니-교사 협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증적 연구가 덜 이루어진 어머니의 요인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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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협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심도 있게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은 유아-교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의 역할이다. 그동안 선

행연구에서도 어머니-교사 관계가 유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일관되게 보고해왔다. 부모와 교사가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수록 교

사는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였고(임우영, 안선희, 2011; Owen

et al., 2000) 어머니와 교사의 관계가 좋을수록 유아-교사 관계 또한 친

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김보민, 박인전, 2013)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교

사가 협력할 때, 유아-교사 관계가 긍정적이었다(장혜인, 박주희, 2019).

이는 Neal과 Neal(2013)의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으로 뒷받침될 수 있

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에 속한 사람들의 관계

는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각 체계에 속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관계망 또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교

사와 협력할 때,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

-교사 관계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아기에 급속도로 발달이 이루어지며(Gogtay et

al., 2004, Tsujimoto, 2008) 만 4세 이후부터는 우연 수준을 넘어서 정서

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Garon & Moore, 2004) 이

연구에서는 만 4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

다. 또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학급의 요인을 고려하여 2022년 3, 4분기 기준, 보육 및 교육 기관의

만 4세 반에 재원 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

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단일 차

원의 환경 요인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 경로에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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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순차적인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

하여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

며, 공동돌봄 모델(Lang et al., 2016)과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Neal &

Neal, 2013)에 기반을 둔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의 협력행동, 긍정적

인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

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한 실천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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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를 구체화하고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

해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먼저 유아의 정서적 실

행기능에 대한 연구 경향을 검토하며,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 행동, 유아-교사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1.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아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

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

능의 개념 및 발달적 함의에 대해 살펴본 후 정서적 실행기능의 발달 과

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서적 실행기능의 개념

실행기능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 생각, 정서, 행동을 통제

및 조절하는 인지과정이다(Zelazo & Carlson, 2012). 실행기능에 대한 정

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각과 행동의 통

제 및 조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arlson(2005)은 실행기능을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돕는 고차원적인 자기 조절적인 인지과정

이라고 하였으며 Miyake와 동료들(2000)은 인지 과정의 하위영역들인

억제(inhibition), 전환(shifting), 최신화(updating)를 통해 인간의 사고를

조절하는 통제 체계라고 하였으며, 이후 최신화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송하나, 2013). 억제(inhibitio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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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보 및 경

험을 사고체계로 조직하여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우세하지 않은 반응

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능력이다. 전환(shifting)은 변화되는 상황의 요구

에 따라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조절하여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작업기

억(working memory)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단기기억으로 유

지하고, 인출하는 책략을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다.

뇌 생리학적 연구 기반에 근거하여 실행기능은 인지적 실행기능(Cool

Executive Function)과 정서적 실행기능(Hot Executive Function)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Zelazo & Mu ̈ller, 2002). 인지적 실

행기능은 정서적으로 중립적이고 비맥락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실행기

능이며 정서적 실행기능은 정서 및 동기가 유발되는 맥락적 상황에서 발

휘되는 실행기능이다(Zelazo & Carlson, 2012; Zelazo & Mu ̈ller, 2002).
즉, 정서적 실행기능은 욕구, 소망 등과 같은 내적인 동기가 포함된 맥락

에서 억제, 전환, 작업기억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Zelazo, 2010). 인

지적 실행기능에 비하여 정서적 실행기능은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사

회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Anderson, 2002). 이

전의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측면의 실행기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

고 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상황은 대부분 정

서적 맥락이라는 점에서(Zelazo & Carlson, 2012) 정서적 실행기능과 관

련한 연구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유아 또한 사회에 속해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며, 순간적인 욕구를 조절하여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정서적 실행기능이다.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

아의 여러 발달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되어 왔다.

먼저,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다. 정서적

실행기능이 높은 유아는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지성애, 백지혜, 2016)

사회적 유능성 수준도 높았다(Riggs et al., 2004). 기관 맥락에서 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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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정서적 실행기

능과 관련이 있었으며(McIntyre et al., 2006)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정

서적 실행기능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최은아, 송하나, 2013;

Zelazo & Cunningham, 2007). 더불어 유아의 사회 정서적인 추론 능력

에 대하여,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보다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이 사회

정서적인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최은아, 2018).

다음으로, 정서적 실행기능 수준은 유아의 언어 발달과도 관련이 있었는

데, 정서적 억제 능력은 유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를 예측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김유미, 2018; 오세경 외, 2016; Müller et al., 2005). 이에

유아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 및 언어발달을 위해서 정서적 실행기능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영역과의 관계뿐만 아니

라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김재희, 노지영, 2021; Cole & Deater-Deckard, 2009; Nigg, 2006;

Yan et al., 2022). 구체적으로 정서적 욕구의 충동 억제와 관련하여 정

서적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유아는 주의력 결핍 및 충동성이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김재희, 노지영, 2021)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수경, 정지인, 2020). 나아가 정서적 실행기능

이 높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기관에서 적응력이 더 높았으며

(김채연, 손혜숙, 2015) 교실에서의 규칙을 더 잘 지켰다(Kim et al.,

2013).

2) 정서적 실행기능의 발달

유아기는 실행기능의 민감기라고 표현되기도 할 만큼 다양한 측면의

실행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유아기의 실행기능 수준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유의하게 높아진다. 정서적 실행기능은 3.5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

여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데,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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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Bunch & Andrews, 2012; Garon &

Moore, 2004; Hodel et al., 2016; Kerr & Zelazo, 2004).

국내의 연구에서도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역보상 과제, 선물 포장

과제 등 다양한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에서 연령 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이현진, 2013; 최은아, 송하나, 2013). 즉, 정서적 실행기능은

3-5세 동안 꾸준히 발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외의 선행연구 결

과와도 일치한다(최은아, 송하나, 2013; Carlson, 2003; Kochanska et al.,

2000; Peterson & Welsh,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3세의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에서는 우연 수준 미만으로 성공률을 보였으나 4세 이

후부터는 우연 수준 이상으로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이 가능하였다

(Garon & Moore, 2004).

대체적으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 수준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과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

다. 아동용 갬블링 과제에서는 만 3-4세와 만 5세 간에 수행 수준의 차

이가 나타났으며 (Bunch & Andrews, 2015) 그림 기억 과제에서는 만 3

세와 만 5세 사이에만 차이가 나타났다(최은아, 2018). 공통적으로는 만

3세와 5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최은아, 2018; Garon

et al., 2014).

한편 유아기의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은 유아기의 뇌 성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사회 정서적 결정 능력과 관련

한 복내측 전전두피질(VM-PFC)과 안와전두피질(OFC)의 성숙과 관련이

있었으며(Hongwanishkul et al., 2016; Hooper et al., 2004; Kerr &

Zelazo, 2004) 공포 및 불안 등의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Amygdala)의

활성화가 만 3세부터 이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Todd et al.,

2011). 이는 유아기는 정서적 실행기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임을 뒷

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정서적 실행기능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

는 비일관적이다. 먼저 정서적 실행기능에 성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김재희, 노지영, 2021; Prencipe & Zelazo, 2005)와 여아가 남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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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작업기억 등 실행기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노정수, 성

지현, 2021)가 존재한다. 유아의 출생순위와 관련하여, 외동인 유아들이

형제, 자매가 있는 유아들에 비해 정서억제 및 통제와 관련한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백지희, 2017). 반면 박혜원과 이임주

(2013)의 연구에서는 출생순위가 실행기능 발달을 예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실행기능의 개인차는 장기간 지속되며(Zelazo &

Carlson, 2012) 환경 요인에 의해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에 개인차가 나

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서적 실행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요인

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첫 번째로, 유아가 태어난 후 접하는 일차적인 환경인 가정 환

경을 들 수 있다. 가정 환경에서 겪는 경험은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 환경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질서하여 유아가 예측

불가능한 경험을 계속했을 때,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실행기능

및 행동조절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정민, 김선희, 2021;

Pastor et al., 2020; Vernon-Feagans et al., 2016; Volckaert & Noël,

2018). 또한 가족 상호작용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실행기능

과 관련한 자녀의 자기조절력에 차이가 나타났다(김용숙, 박지영, 2011;

조순옥, 2014).

가정 환경 중 양육과 관련한 부모의 변인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유아의 행동특

성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과 부적인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조유진, 2018; Bernier et al., 2010; Blair & Ursache,

2011). 특히,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의 일차적 양육을 맡고 있다는 점에

서, 양육행동, 양육태도, 언어적 상호작용과 같은 어머니 변인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연구와 관련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장문영, 신나나,

2018; Graziano, 2009).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반응성이 높으며 과잉통제

나 과잉간섭을 하지 않을 때,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ziano, 2009). 또한 어머니가 유아에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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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설명을 해줄수록 유아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황 판단을 잘하였

다(배윤진, 임지영, 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개인적인 요인도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어머니가 비취업모인 경우

보다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자녀의 실행기능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원, 이임주, 2013). 다음으로 어머니의 내적인 요인 또한 유

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자율성, 삶의 목적과 관

련한 행복감은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행동 억제와 관련이 있었으며(이

용희, 오선진, 2018) 어머니의 우울 수준 및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실행

기능 문제를 야기시켰다(박서이, 이강이, 2020; Dawson & Guare, 2018;

Hughes et al., 2013). 더불어 어머니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발현되

는 공감능력도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과 연관된 양육행동을 이끄는 요

인으로 밝혀졌다(정은미, 김소향, 2016).

두 번째,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기관을 들

수 있다. 기관에서 유아가 교사와 함께하는 경험은 유아의 정서적 실행

기능과 관련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유아

와 교사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유아의 작업기억 발달 수준이

높았으며(Monks et al., 2005)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

정수, 성지현, 2021; 성지현, 2017). 또한 교사가 유아에게 따뜻한 태도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며(성윤진, 문혜련, 2019; O'Connor & McCartney, 2007; Sankalaite et

al., 2021) 행동 억제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 실행기능은 매력적

인 보상을 만지지 않고 기다리는 만족지연 과제를 통해 측정되거나

(Epsy et al., 2004) 욕구나 반응을 이겨내고 규칙에 따른 사고를 해야

하는 과제를 통해 측정된다는 점에서(Carlson, 2005), 충동적이거나 습관

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다(이주미, 2018). 앞선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유아-교사 관계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이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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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선행연

구들은 가정과 기관 맥락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단일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환경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해석하

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정서적 실행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에 주목하여 어머니 요인, 교사 요인,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관

계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 및 관점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대리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Mehrabian & Epstein, 1972). Reniers와 동료들(2011)은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은 타인의 감정, 생각 및 상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

력이다(Borke, 1971; Deutsch & Madle, 1975). 인지적 공감 관점에서의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알아차리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인지적

인 기제이며(Mead & Schubert, 1934) 타인이 표현하는 정서를 이해하

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정서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0). 정

서적 공감(Affective empathy)은 타인의 생각과 정서에 대한 정서적 반

응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와 합치되는 상태이다(Barnett, 1987;

Eisenberg & Miller, 1987). 정서적 공감 관점에서의 공감은 타인의 상황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서적인 반응이며(Rogers, 1975)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껴 나타내는 반응이다(Hoffman, 1977).

공감은 인간이 가지는 사회인지 영역의 특성으로 유아 시기부터 발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omasello, 2019). 인간은 공감을 통해 이타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적응해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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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Eisenberg & Strayer, 1987).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자녀의 사회인지 및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환경 중 하나이다(Belsky & Rovine, 1990).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좋을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송승희, 장경은,

2015)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의 놀이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정미라

외, 2015).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유아기 자녀의 공감 및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쳤고(오안나, 2022; 조아라, 신나리, 2021)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박은효, 윤채영, 2020; 이남윤, 김

혜순, 2017). 더불어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유아기 자녀의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온정성, 반응

성, 통제 및 간섭과 같은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쳤다(정은미, 김소향, 2016). 이를 통해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

행기능과 연관된 양육행동을 이끄는 어머니의 개인 특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가 소수 있다. 이중,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인지

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으로 나뉘어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실행기능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공영숙 외, 2022)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

능력은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인 유아의 통제 능력과 연관이 있었다(김정

희, 김미경, 20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유

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어

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 관련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와(정은미, 김소향, 2016)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또

한 유아의 정서조절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로(김정희, 김미경, 2019) 나뉜

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

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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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

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어머니

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지만, 이

는 인지적인 실행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정서적 실

행기능 변인과 차별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어

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

을 미칠 때,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이나 어머니의 양육 관련 요인을 매

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환경

요인의 매개효과 또한 예측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를 수 있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어머니의 공

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환경 요인이 매

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

사 관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관계

정서적 실행기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가 유아기라는 것이 밝혀지

면서 유아기 실행기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 기관 등 환경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기관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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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의

역할: 공동돌봄 모델

유아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기관에서 보낸다. 이때 유아

가 만나는 의미 있는 성인은 어머니와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

교사는 등하원 시간, 알림장, 간담회 등을 통해 유아의 발달에 대한 정보

를 주고받으며(이미현, 김계중, 2016) 유아의 발달과 관련한 문제 및 기

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논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부모-교사 협력은 유아의 발달이라는 공동 목

표를 갖고 교사와 부모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조력하는 동반자적인 관

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이선영, 안선희, 2016; 정계숙, 2011; Bryan et

al., 2020).

부모-교사 협력은 Lang과 동료들(2016)이 제안한 공동돌봄 모델

(Cocaring framework)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공동돌봄 모델은

Feinberg(2002)가 유아의 발달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공동 양

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공동양육 모델(Coparenting framework)에 부

모-교사 관계를 적용한 모델이다(Lang et al., 2016). 이 모델은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Communication), 지지해주고

(Support/Undermining), 돌봄 의견이 일치할 때(Childrearing

agreement/Disagreement),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아동의 교육에 대한 의무가 부모 혹은 교사에게만 있다고 여기

는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부모가 교사와 함께 자녀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Epstein(1987)의 학교-가정의 중첩이

론(The overlapping spheres of influence between families and schools)

에 따라 부모-교사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육 및 교육기관에

학교-가정의 중첩 이론을 적용하면,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발달에 주체

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공동 책임이 있는 존재이며(Keyser, 2006)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한다(정계숙 외, 2015; 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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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

부모-교사가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교사에게 자녀의 성격 및 장단점을 공

유할 수 있으며, 교사 또한 부모에게 유아의 발달이나 교육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기관에 원

만하게 적응을 할 수 있으며(손인숙, 송진숙, 2004) 교실에서의 놀이가

가정으로도 확장되어 학습의 효과가 커졌다는 보고가 있었다(윤정진, 안

선희, 201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교사 간의 협력은 유아의

연속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가정과 보육 및 교육 기관이 맺는 관계이며,

이는 유아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교사 협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의 관계를 직접적으

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나 어머니-교사 협력은 유아의 사회인

지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어머

니와 교사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의 현재와 이후의 사회인지

발달 및 학업 적응을 예측했다(Forry et al., 2012, 2013; Jeon et al.,

2020, 2021; Lang et al., 2020; Powell et al., 2010; Sheridan et al.,

2019).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반응적이라고 인식할 때,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높았으며(Powell et al., 2010) 사회적 유능감과 학

업 성취 또한 높았다(Lang et al., 2020; Sheridan et al., 2019). 또한 부

모와 교사가 협력할 때, 유아의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장

혜인, 박주희, 2019). 나아가 어머니와 교사의 협력은 자기조절능력과 실

행기능의 하위요인인 전환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Jeon et al., 2021).

사회적 유능감, 자기조절능력, 전환능력, 기관적응과 같은 유아의 사회

인지 발달과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점에

서(강도연, 김희태, 2018; 김채연, 손혜숙, 2015; Blair et al., 2004; Zelazo

& Cunningham, 2007)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의 수준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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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의 역할: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

최근에 Neal과 Neal(2013)은 Bronfenbrenner(2000)의 생태학적 체계이

론을 기반으로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을 고안하였다. 생태체계 네트워

크 모델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각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의해 관계망이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 이론이다.

이 연구는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을 바탕으로 유아를 둘러싼 환경 중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교사의 상호작용

(The family/kindergarten mesosystemic interaction)에 따라 교사와 유

아의 관계(The kindergarten microsystem) 또한 변화할 수 있음을 반영

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유아가 가정이라는 환경을 벗어나 최초로 만나는 사회는 보육 및 교육

기관이다. 유아기는 생태적 전이를 겪는 시기이며 가정에서의 성인 이외

에 처음 만나는 성인인 교사와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Bronfenbrenner, 2000). 교사는 유아가 보육 및 교육 기관에서 가장 많

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으로, 유아에게 부모만큼 중요한 존재이다. 교사는

유아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Van IJzendoorn et

al., 1992) 유아의 기관 생활에 있어 세상을 탐색하게 하는 안전기지 역

할을 한다(Birch & Ladd, 1997; DeMulder et al, 2000).

유아와 교사의 관계는 애착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된다(Pianta & Steinberg, 1992). 친밀성

(closeness)은 유아와 교사가 온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정

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와 유대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Pianta, 2001). 의존성(dependency)은 유아가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

는 정도로, 교사와 분리되는 것에 불안을 느끼거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

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도움을 요청하며 과잉행동을 보이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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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ch & Ladd, 1997; Pianta & Steinberg, 1992). 갈등(conflict)은 유아

와 교사가 부정적으로 대립하는 감정교류를 하는 정도와 유아의 감정변

화에 따라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상호작용이다(Pianta & Steinberg,

1992).

기관에서 형성된 유아와 교사의 관계는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권연희, 2011; 김선희, 2009; Birch & Ladd, 1997;

Hamre & Pianta, 2001; Pianta et al., 2005).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를 통

해 또래와의 놀이 상황 및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

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는 이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정되

고 친밀한 유아-교사 관계는 또래와의 친사회적 관계를 예측하였으며(이

지영, 성지현, 2021), 이후 학교에서의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Hamre & Pianta, 2001). 또한 유아와 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유아

의 정서지능 및 인지능력이 높았고, 이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놀이 상호

작용으로 이어졌다(지성애, 정재은, 2011). 반면에 갈등이 있는 유아-교

사 관계는 유아의 문제 행동 및 낮은 사회성을 예측하였으며(Pianta et

al., 2005) 놀이 단절, 놀이 붕괴와 같은 부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으로 이

어졌다(지성애, 정재은, 2011). 또한 유아와 교사가 친밀할 때, 유아의 인

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차인영 외, 2016) 실행기능 하위요

인인 작업기억 발달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onks et al., 2005).

반면 유아와 교사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갈등적일 경우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반사회적 행동, 또래 배척 등 외현화 문제가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Arbeau et al., 2010; Hamre & Pianta, 2001;

Mantzicopoulos, 2005).

유아-교사 관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예측하는 하나의 변인으로서 학

문적인 관심을 받아왔다(성지현, 2017; Graziano et al., 2016; Sankalaite

et al., 2021). 실행기능의 하위요소인 자기 통제와 유아-교사 관계는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박영태, 이경님, 2011) 유아와 교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자기결정력과 행동억제 수준이 높아 자기조절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이선애, 현은자, 2010) 유아-교사 관계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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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유아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보육 및 교육 기

관에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성인은 어머니와 교사이다. 어머니와 교사는

유아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공동 목표를 통해 의사소통하는데, 부모와 교

사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질과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교사가 의사소통을 활발하

게 할수록 유아와 교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였고(임우영, 안선희,

2011; Owen et al., 2000)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상호관계를 맺을수록 유아와 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김보민, 박인전, 2013; 김유환, 김경숙, 2012; 장혜인, 박주희, 2019).

부모가 교사와 정보 공유를 많이 한다고 보고할 때, 유아가 교사에게 의

존하지 않는 관계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교사 협력은 유아-교사의 친밀

성과 갈등 관계를 예측하였다(도경은, 이시자, 2016). 나아가 부모-교사

협력 방법 중 하나인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교사 관계 및 유

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Cosso et al., 2022;

Wyrick & Rudasill, 2009)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관련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

-교사 관계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3)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

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관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다. 정서적 실행기능의 발달 과정 및 발달을 이끄는 기제에 대해

밝혀졌지만(Regueiro et al., 2020) 정서적 실행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환

경적인 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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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lum & Ribner, 2022). 이는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 실정을 시사한다.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

동, 유아-교사 관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실

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사회인지 측면과 관련한 어

머니의 능력이 어머니의 행동과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은미, 김소

향, 2016).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정서적 실행기능을 발휘하며 생활하는

주된 공간은 보육 및 교육 기관이라는 점과 어머니와 교사는 유아의 건

강한 발달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의 어머니-교사의 동반자

적 협력행동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어머니가 교사와 협력하는 정도는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공감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만하

게 하였으며 사람들 간 관계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며 연대감을 이끌

어낼 수 있음이 밝혀졌다(오혜영, 류진한, 2016; 한가희, 이인혜, 2016;

Stürmer et al., 2006). 이에 공감능력이 좋은 어머니일수록 교사와도 긍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자녀의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연대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

을 때, 교사의 입장과 기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

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어머니-교사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데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해 논의해왔다(김보영, 김현주, 2013; 안지혜, 2012; 정계숙 외

2015). 반면에 공감을 토대로 어머니와 교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형

성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로(정계숙 외, 2015)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어

머니-교사의 협력행동의 실증적인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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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부모-교사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선행연구에서는 교

사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등 교사의 요인 위주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김유정 외, 2012; Dunst, 2002; Galindo & Sheldon, 2012;

Patte, 2011; Sheldon & Epstein, 2005). 하지만 협력은 쌍방향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어머니의 요인에

주목하고자 하여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어머니-교사 협력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공감을 포함한 어머니의 대인 간 의사소통 능력은 유아의 자기통제를

포함한 자기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으며(정은미, 김소향, 2016) 어머니

-교사 협력행동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등 사회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Jeon et al., 2021)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공감능

력이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어머니가 교사와 협력할 때, 유아와 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이었

으며(도경은, 이시자, 2016) 유아와 교사의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의 자아

존중감 및 자기조절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이용희, 오선진,

2018) 어머니-교사 협력, 유아-교사 관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공영숙 외, 2022; 김정희, 김미경, 2019; 정은미,

김소향, 2016)에 따라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인지적, 정서적)이 어머니-교사 협력

행동과 유아-교사 관계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경로

를 [그림 Ⅱ-2]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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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연구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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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와 용어 정의

이 장에서는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

정하고 주요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

향과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

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한다.

먼저,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 유

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공

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

행기능에 미치는 경로를 각각 살펴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공감능력(인지적, 정서적), 어머니-교사 협력행

동, 유아-교사 관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공감능력(인지적, 정서적)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는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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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어머니

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를 다음과 같이 조

작적으로 정의한다.

1) 정서적 실행기능

정서적 실행기능은 정서적 욕구 및 동기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 생각, 정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인

지능력을 의미한다(Zelazo & Mu ̈ller, 2002). 이 연구에서 정서적 실행기

능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의 상황에서 유아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정서적 욕구를 통제하고 규칙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 활용되는 인지능력으로 정의한다.

2) 어머니의 공감능력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 및 관점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자신의 감정에 이입하여 대리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Mehrabian & Epstein, 1972). 이 연구에서는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

서적 공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은 일상생활 속에

서 어머니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적으로 추론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은 어머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정서를

공유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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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치관, 교육 목

적에 관심을 갖고 교사와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는 행동(Owen et al.,

2000)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은 어머니가 자녀

에 대한 책임과 관심, 정보, 기술, 자원을 추구하여 담임교사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행동을 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4) 유아-교사 관계

유아-교사 관계는 기관 내에서 교사가 개별 유아와 상호적으로 영향

을 주고받는 관계의 특성을 의미한다(Pianta et al., 2003).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유아-교사 관계는 기관의 담임교사가 지각하는 개별 유아와의

관계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담임교사가 개별 유아와의 관계를 애정적

이고 친밀하다고 지각하는 것 또는 의존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다고 지

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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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및 절차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가 사용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살펴본다. 연구 방법과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았다(IRB No. 2209/001-004).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어린이집 만

4세 반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어머니 186쌍과 유아의 담임교사 29명이

다. 2022년 9월부터 11월에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직장 어린이집 9

곳, 민간 어린이집 4곳, 총 23곳의 어린이집에서 어머니-유아 193쌍과

유아들의 담임교사 29명을 연구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는 유아가 성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

여 반응해야 하는 과제이며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으므로(김유미, 2017; 김정민, 김지현, 2013) 수용언어

능력 검사를 통해 연구 대상이 될 유아를 선별하였다. 유아의 수용언어

발달 연령이 생활연령보다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수용언어 발달에 지연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기준에 따라 3명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이외에도 낯가림과 피로감을 보여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유아 4명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상의 7쌍의 자료를 제외하여, 이 연구

의 최종 분석 대상은 유아와 어머니 186쌍1)과 유아의 담교사 29명이다.

1) G*Power3.1.9.6(Faul et al., 2009) 분석 결과, 연구문제 2를 기준으로 효과

크기 .15, 유의 확률 .05일 때, 검정력 .95를 확보를 위해 제시된 표본의 크기

는 최소 146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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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평균 월령은 64.2개월

(SD = 3.5)이며 성별은 여아가 109명(58.6%), 남아가 77명(41.4%)으로

여아의 비중이 더 컸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둘째가 66명(35.5%), 외동이

55명(29.6%), 첫째가 47명(25.3%) 순서로 나타났으며 셋째 이상이 18명

(9.7%)이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의 평균은 38.0세

(SD = 4.4), 아버지 연령의 평균은 40.3세(SD = 4.9)였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99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취

업 여부는 취업모가 134명(72.0%)으로 비취업모의 두 배 이상이었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800만 원 이상이 67명(36.0%)으로 이 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했으며, 400만 원대 이상인 가구가 75.8%이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의 약 90%가량이 2-3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다는 점과

가계 소득의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유아는 대부분

중위소득 이상의 가정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2>와

같다. 교사 연령의 평균은 31.1세(SD = 7.6)였으며 연령 범위는 만 23세

부터 만 53세까지였다. 교사의 소지 자격은 보육교사 1급이 13명(44.8%)

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교사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

었다. 교사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8명(62.1%)으로 과반수

가 넘었다. 경력은 영아 담당 평균 연수가 2.8년, 유아 담당 평균 연수가

4.1년이었다. 교사의 현재 소속기관 유형은 직장 어린이집이 14명

(48.3%), 국공립 어린이집이 11명(37.9%), 민간 어린이집이 4명(13.8%)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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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 = 186

n ( % )

유아 성별
여아 109 (58.6)

남아 77 (41.4)

유아 출생순위

외동 55 (29.6)

첫째 47 (25.3)

둘째 66 (35.5)

셋째 이상 18 ( 9.7)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8 ( 9.7)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40 (21.5)

4년제 대학교 졸업 99 (53.2)

대학원 재학 이상 26 (14.0)

미응답 3 ( 1.6)

어머니 취업상태
취업 134 (72.0)

비취업 52 (28.0)

월 평균 가계소득

200만 원 미만 2 ( 1.1)

200-400만 원대 34 (18.3)

400-600만 원대 37 (19.9)

600-800만 원대 37 (19.9)

800만 원 이상 67 (36.0)

미응답 9 ( 4.8)

<표 Ⅳ-2> 교사의 일반적 특성

N = 29

n ( % )

소지 자격

보육교사 2급 8 (27.6)

보육교사 1급 13 (44.8)

어린이집 원장 8 (27.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 ( 3.4)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10 (34.5)

4년제 대학교 졸업 18 (62.1)

소속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11 (37.9)

직장 어린이집 14 (48.3)

민간 어린이집 4 (13.8)



- 31 -

2. 연구 도구

각 연구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 도구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도구

의 개요는 <표 Ⅳ-3>과 같다. 유아와의 면대면 조사에서는 수용언어 능력 검사와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을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모두 만 4세 반 유아에게 적합한 연구 도구로 선정하였다.

<표 Ⅳ-3> 조사대상에 따른 연구 도구 개요

조사대상 연구도구 참여방식 도구 예시

어머니
①어머니의 공감능력

설문지 작성 후 제출(온라인 설문 가능) <부록 1> 참조
②어머니-교사 협력행동

교사 유아-교사 관계 설문지 작성 후 제출 <부록 2> 참조

유아

수용언어능력 검사(PRES)
검사 도구(그림책), 실물자료를 보며 대답하거나

연구자의 질문에 응답하기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

① 역보상 과제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후

원숭이, 오리 인형, 보상물(비타민 사탕)을 이용하여

게임에 참여하기

<부록 3-1> 참조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

② 스티커 찾기 과제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후

보상물(스티커)을 이용하여 게임에 참여하기
<부록 3-2> 참조



- 32 -

1)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1)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에게 매

력적인 보상물을 얻고 싶은 정서적 동기를 유발한 맥락에서 규칙을 기억

해야 하는 작업기억 능력, 자신이 가진 사고를 전환하여야 하는 전환능

력,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우세하지 않은 반응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복합 억제(complex inhibition) 능력이 요구되는 두 가지 과제를 사용하

였다. 첫 번째 과제는 Carlson과 동료들(2005)의 Less is more 과제를

최은아와 송하나(2013)가 수정한 ‘역보상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는

Simpson과 Riggs(2007)의 Box-search task를 최은아와 송하나(2013)가

수정한 ‘스티커 찾기 과제’이다. 이 도구는 정서적 맥락이 포함된 실행기

능 과제이며 국내외 연구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다(최

은아, 송하나, 2018; Beck et al., 2011; Carlson, 2005).

두 과제 모두 1단계, 2단계로 구성되며 한 회 시행할 때마다 정답은 1

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된다. 1단계에서는 12회의 시행을 하여 유아는

0-12점을 받을 수 있고, 2단계에서는 16회의 시행을 하여 유아는 0-16점

을 받을 수 있다. 두 과제의 총점의 범위는 0-56점이며, 정서적 실행기

능 점수는 두 과제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즉, 정서적 실행기능 점수

의 범위는 0-28점이며 정서적 실행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실행기

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2)

① 역보상 과제(Less is more)

역보상 과제는 규칙이 제시된 상황에서 유아가 보상물(비타민 사탕)을

2) 역보상 과제, 스티커 찾기 과제 모두 1단계(12회), 2단계(16회)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 8회 이상(2/3) 성공해야 2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최은아, 송하나,

2013). 이 연구의 대상인 유아들은 모두 1단계에서 8회 이상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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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얻기 위하여 보상물을 즉각적으로 많이 갖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

고, 규칙에 따라 역보상 혹은 정보상을 선택해야 하는 과제이다. 유아가

좋아하는 비타민 사탕을 보상으로 사용하여, 유아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

정서적 동기를 유발한다. 유아는 연구자가 제시한 규칙에 따라 정보상

혹은 역보상을 선택해야 많은 양의 보상물을 받을 수 있다. 즉, 유아가

연구자에게 규칙 설명을 들은 후 제시된 보상물이 담긴 그릇 두 개 중

한 개를 선택하여 보상물을 모으는 과제이다.

역보상 과제의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부록 3-1>과 같다.

1단계에서는 역보상 규칙에 따라 총 12회의 시행을 한다. 배치도는

[그림 Ⅳ-1]과 같으며 유아 앞에 보상물 1개와 보상물 3개가 담긴 그릇

을 제시하고, 유아의 왼쪽에는 어린이 얼굴 그림이 붙어있는 상자(유아

가 보상물을 모으는 상자), 유아의 오른쪽에는 원숭이 얼굴 그림이 붙어

있는 상자(동물 인형이 보상물을 모으는 상자)를 제시한다.

이후 연구자는 유아에게 역보상 과제 규칙을 설명해준다. 원숭이가 “어

떤 그릇을 고를 거야?”라고 질문했을 때, 유아가 선택한 그릇에 있는 보

상물은 원숭이가 가져가고, 유아가 선택하지 않은 그릇에 있는 보상물은

유아에게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아가 많은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는

원숭이의 질문에 보상물 1개를 선택해야 보상물 3개를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유아가 적은 보상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많은

보상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한다.

2단계에서는 정보상 규칙이 추가된 총 16회의 시행을 한다. 배치도는

[그림 Ⅳ-2]와 같으며, 이는 1단계 배치도에서 동물 인형이 보상물을 모

으는 상자에 오리 얼굴 그림을 추가로 붙여 제시한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추가되는 정보상 규칙을 설명해준다. 오리가 “어떤

그릇을 고를 거야?”라고 질문했을 때, 유아가 선택한 그릇에 있는 보상

물은 유아에게 주고, 유아가 선택하지 않은 그릇에 있는 보상물은 오리

가 가져간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아가 많은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는 오

리의 질문에 보상물 3개를 선택해야 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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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보상 규칙에서는 유아가 적은 보상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1점을 부여

하고, 정보상 규칙에서는 유아가 많은 보상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한다. 나머지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역보상 과제 평가는 1단계에서 얻은 점수(0-12점)와 2단계에서 얻은

점수(0-16점)의 합(0-28점)으로 계산한다.

[그림 Ⅳ-1] 역보상 과제 1단계 배치도

[그림 Ⅳ-2] 역보상 과제 2단계 배치도

② 스티커 찾기 과제(Sticker Search Task)

스티커 찾기 과제는 규칙이 제시된 상황에서 유아가 보상물(스티커)을

얻기 위하여 보상물을 즉각적으로 갖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규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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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동해야 하는 과제이다. 스티커를 보상으로 사용하여 유아에게 보상

을 받고 싶은 정서적 동기를 유발한다. 유아는 연구자가 제시한 규칙에

따라 스티커 상자를 열거나 열지 않아야 보상물을 받을 수 있다. 유아는

연구자가 제시한 규칙에 따라 규칙에 부합한 상자를 선택하여 보상물을

모으는 과제이다.

스티커 찾기 과제의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

은 <부록 3-2>와 같다.

1단계에서는 총 12회의 시행을 한다. 배치도는 [그림 Ⅳ-3]과 같으며,

유아 앞에 스티커가 들어있는 상자 3개와 스티커가 들어있지 않은 상자

3개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최은아, 송하나; 2013) 제시하고, 유아의 왼쪽

에는 어린이 얼굴 그림이 붙어있는 상자(유아가 보상물을 모으는 상자)

를 제시한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스티커 찾기 과제 1단계의 첫 번째 규칙을 설명해

준다. 보상물이 들어있는 상자 3개와 보상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 3개

중, 유아가 보상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을 때, 유아에게 보상물을 1개

씩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아가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는 보상물이 들

어있는 상자를 열어야 함을 설명한다. 6회 시행 중 유아가 보상물이 들

어있는 상자를 열었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보상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열었을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한다.

다음으로, 유아에게 스티커 찾기 과제 1단계의 두 번째 규칙을 설명해

준다. 보상물이 들어있는 상자 3개와 보상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 3개

중, 유아가 보상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열었을 때, 유아에게 보상물

을 1개씩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아가 보상물을 얻기 위해서는 보상물

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열어야 함을 설명한다. 6회 시행 중 유아가 보

상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열었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보상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을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한다.

2단계는 총 16회의 시행을 한다. [그림 Ⅳ-4]와 같이 노란색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상자 8개와 노란색 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자 8개를 제

시하고, 16개의 상자 중 8개의 상자에는 스티커를 넣어둔다. 즉, 4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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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4개씩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최은아, 송하나; 2013).

연구자는 유아에게 스티커 찾기 과제 2단계의 규칙을 설명해준다. 16

개의 상자 중 노란 별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보상물이 있는 상자를 열어

야 유아에게 보상물을 1개씩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노란색 별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물이 없는 상자를 열어야 유아에게 보상물을

1개씩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16회의 시행 중 유아가 노란색 별 표시가

있는 상자 중에서는 보상물이 없는 상자를 열었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

고 노란색 별 표시가 없는 상자 중에서는 보상물이 있는 상자를 열었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며, 나머지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스티커 찾기 과제 평가는 1단계에서 얻은 점수(0-12점)와 2단계에서

얻은 점수(0-16점)의 합(0-28점)으로 계산한다.

[그림 Ⅳ-3] 스티커 찾기 과제수행 1단계 배치도

[그림 Ⅳ-4] 스티커 찾기 과제수행 2단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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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Reniers와 동료들(2011)이 개발

한 QCAE(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QCAE)

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 20

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과, 정서적 공감능력 11문항(예: 내 친구 중 누군가가 속

상해보이면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

용하였다.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은 각 하위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공감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정서적 공감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능력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90이었으며, 정서적 공감능력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78이었다

(<표 Ⅳ-4> 참조).

3)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교사 협력행동은 Owen과 동료들(2000)이 제작

한 The Caregiver-Parent Partnership Scale(부모용)의 척도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

공유 6문항(예: 나는 아이가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보여주면 교사에게

알려준다), 정보 추구 3문항(나는 교사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에 있

을 때의 행동이 어떤지 물어본다), 상호관계 5문항(예: 나는 아이를 다루

고 지도하는 교사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 칭찬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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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의 1점부터 ‘자주 한다’의 5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협력행동의 점수는 하위 문항 점수의 평균으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교사와 협력하는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0이었

다(<표 Ⅳ-4> 참조).

4) 유아-교사 관계

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사 관계는 Pianta(2001)의 교사용 교사-유아 관

계 평가도구(Student Teacher Relation Scale: STRS)를 Koomen과 동료

들(2012)이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정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유아 관계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밀성 11문

항(예: 내가 이 아이를 칭찬해주면, 아이는 자랑스러워한다), 의존성 6문

항(예: 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내게 도움을 요청한다),

갈등 11문항(예: 이 아이는 꾸지람을 받은 후에 계속 나에게 화를 내거

나 저항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사 관

계 점수는 하위 문항 점수의 평균으로 사용하였고, 유아-교사 관계의 점

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사 관계가 친밀하며, 의존하는 정도와 갈등적인

관계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교사 관계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78이었다(<표 Ⅳ-4> 참조).

5)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에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유아가 해당 연령보다 언어를 이

해하는 수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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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에 따라 김영태와 동료들(2003)이 제작한 2-6세 취학 전 아

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중 수용언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를 통

해 유아의 인지개념 및 의미론, 음운 및 구문론, 화용론이 포함된 수용언

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수용언어 문항인 1-45번을 사용하였다. 유

아의 생활 연령을 고려하여 기초선을 찾은 후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최고

한계선까지 검사를 진행하였다. PRES 도구의 수용 언어 능력 검사는 원

점수, 언어 발달 연령, 백분위 점수로 계산하여 해석할 수 있으나 이 연

구에서는 수용언어 능력에 지연이 있는 유아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발달 연령을 사용하였다. 발달 연령 점수가 높을수록 수

용언어 발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Ⅳ-4> 척도의 하위 요인 별 문항 번호, 문항수 및 신뢰도

척도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어머니의

공감능력
31 .89

인지적
2, 3, 4, 5,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5, 26, 27*, 29, 30*, 31
20 .90

정서적 1*, 6, 7, 8, 9, 10, 11, 12, 19, 24*, 28 11 .78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90

유아-교사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78

*은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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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도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연구 설계

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척

도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문항 이해를 위해 문장을 수정 및 보완하였

다. 이후 두 번째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설문지에서 이해도 및

현실 상황 반영도, 설문지 응답 소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 2

명, 유아반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설문지 문항 이해, 현재 상

황 반영에 모두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지 응답 소요 시

간은 어머니 약 9분, 교사 약 8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의 보상물에 대해 어머니 2명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초콜릿보다는

비타민 사탕을 더 선호하여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서 캐릭터 비타민 사

탕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예비조사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어린이

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반 유아(남: 2명, 여: 3명)를 대상으로 수용언어

검사 및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을 실시하고 어머니 5명,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검사와 과제수행에 대한

유아의 이해 정도 및 집중도, 지시문의 전달 방법, 보상물의 선호도, 소

요 시간을 확인하였다. 유아는 어린이집의 조용한 공간(빈 교실)에서 연

구자와 1:1로 수용언어 능력 검사와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를 이어서 수

행하였으며, 연구 도구나 과제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나타나지 않았

다.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에서 사용되는 보상물의 선호도를 확인한 결과

5명의 유아 모두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에서 제시한 비타민 사탕과 스티

커를 모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용언어 능력 검사와 정서적 실행

기능 과제수행의 소요 시간은 유아마다 개별 차이가 있었지만 각각

8-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약 15-2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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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도구의 타

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연구 설계

및 연구 도구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연구 설계를 확정한 후 유아교육기관을 섭외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락을 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0

곳, 직장 어린이집 9곳, 민간 어린이집 4곳, 총 23곳의 어린이집이 연구

협조에 동의하였다. 연구 협조에 동의한 어린이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와 교사에게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와 연구 설문지를 배부하고 동

의서와 설문지를 제출받는 기간을 약 1주일 정도 가졌다. 자발적으로 신

청한 어머니와 교사의 설문지와 동의서가 완료되면 연구자와 어린이집이

일정을 상의하여 유아 면대면 조사 날짜를 정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독립적인 공간(원장실, 교사실, 유희실, 자료실, 교실 등)에서 [그림 Ⅳ-5]

와 같이 연구자와 유아가 마주 보고 앉아서 수용언어 능력 검사 및 정서

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을 1:1로 진행하였다. 어머니와 교사를 통해 유아

에게 연구자를 만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었으며, 조사 당일 연구자는

유아와 라포 형성하는 시간을 1-2분 가진 후, 수용언어 검사는 퀴즈로,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은 게임으로 소개하였다. 이후 유아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면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유아와 연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면대면 조

사를 진행하였다.

수용언어 검사는 약 5-10분 내외로 소요되었으며 정서적 실행기능은

약 1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유아의 집중력, 피로함을 고려하여서 한 가

지의 검사 및 과제가 끝날 때마다 더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고, 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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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하고 싶다고 응답할 때만 다음 과제를 소개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 때 사용한 보상물(비타

민 사탕, 스티커)을 유아가 획득한 점수와 관계없이 같은 양을 답례로

주었다. 어머니와 교사에게는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 검사 결과서를 작성

하여 제공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 어머니 설문지, 교사 설문지, 연구자가 유아의

응답을 기록한 기록지를 바탕으로 연구결과 정리양식 시트에 입력하였

다. 수용언어 능력 검사 결과의 경우, 평가 지침서의 기준에 따라 발달

월령을 산출하여 입력하였다. 이외의 과제도 기준에 따라 점수를 평정하

였다.

<그림 Ⅳ-5> 유아 면대면 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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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6.0

과 Stata/SE 17.0을 사용하였고,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에 답하기 이전 IBM SPSS Statistics 26.0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인 유아와 어머니,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

해 기술통계 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도구의 문항 간 신뢰도

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값을 구했다. 또한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변인들의 전반적인 양상과 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문제 2를 답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Durbin-Watson 값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통해 회귀분

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오차항

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수치로,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이 독립적임을 의

미하며 0과 4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의 자기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Durbin-Watson 값은 2 전후 값을 가져, 오차항의 독립성이 확인되어 회

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VIF 값은 회귀모형의 독

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10이 넘으면 다중공선

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5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VIF 값은 5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어머니의 공감

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

-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tata/SE 17.0을 사용하

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여 이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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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해석을 연구문제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변인의 기술통

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

능 관계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순차적 매개역

할을 하는지 순차적 매개모형 분석 결과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

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 (연구문제 1)

주요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Ⅴ-1>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2.99(SD = .33),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2.74(SD = .37)로

인지적 공감능력이 정서적 공감능력의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어

머니-교사 협력행동 평균은 3.27(SD = .68)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유아-교사 관계의 평균은 4.11(SD = .37)로 이 연구의 대상자인

유아와 교사의 관계 질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

능의 평균은 24.96(SD = 1.61)으로 범위의 중간값과 비슷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모든 측정 변인의 왜도 범위는 [-0.45, 0.38]로 나타났으며, 첨

도 범위는 [-.0.79, 0.38]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이 충족되었다(<표Ⅴ-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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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186

범위 최솟값 최댓값 M ( SD )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1-4 2.15 4.00 2.99 ( .33 )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1-4 1.55 3.73 2.74 ( .37 )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1-5 1.82 4.82 3.27 ( .68 )

유아-교사 관계 1-5 2.95 4.91 4.11 ( .37 )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0-28 21.00 28.00 24.96 (1.61 )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

력행동, 유아-교사 관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는 <표Ⅴ-2>와 같다. 먼저, 주요 변인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어머

니의 인지적 공감능력(r = .19, p < .01),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r =

.17, p < .05), 어머니-교사 협력행동(r = .27, p < .001), 유아-교사 관계

(r = .52,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수준이 높을

수록, 유아와 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r = .35, p <

.001), 유아-교사 관계(r = .16, p < .05)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도 어머니-교사 협력행동(r = .14, p = .05)과

유아-교사 관계(r = .18, p < .05)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

교사-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r = .21, p < .01) 또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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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1

2 .33*** 1

3 .35*** .14† 1

4 .16* .18* .21** 1

5 .19** .17* .27*** .52*** 1

왜도 0.38 0.03 0.04 -0.45 -0.44

첨도 0.38 0.33 -0.79 0.33 -0.44

†p < .10. *p < .05. **p < .01. ***p < .001.

주) 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2.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3. 어머니-

교사 협력행동, 4. 유아-교사 관계, 5.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2.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 관계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역할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공감능력(인지적, 정서적)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순차적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 관계에

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역할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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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순

차적 매개모형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26.0과 Stata/SE 17.0을 사용하였다. SPSS 26.0에서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통제하고3),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종속변수 자리에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독립변수 자리에 유

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 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인지적 공

감능력을 차례대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자리에 유아-교사

관계를, 독립변수 자리에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 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차례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

수 자리에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을, 독립변수 자리에 유아의 성별, 유

아의 출생 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어머니

-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를 차례대로 투입하였다.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이 모형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의 13%를, 유아-교사 관계의 6%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에 제시한 경로계수 중심

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 .35, p < .001),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

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교사 협력

행동은 유아-교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 .21, p <

.01),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4,

p < .05). 끝으로, 유아-교사 관계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7, p < .001).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

기 위해 Stata 17.0을 통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

3)  여아가 남아보다 실행기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노정수, 성지현, 2021)

외동인 유아들이 형제자매가 있는 유아들에 비해 실행기능 하위요인 중 정

서 억제 및 통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백지희, 2017), 어머니가 취업모

일 때, 자녀의 실행기능 수준이 낮았다는 보고(박혜원, 이임주, 2013)에 따라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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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02, 0.54]이었으며, 또한 어머니

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를 순차

적으로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02. 0.29]이었다. 이 두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써 두 간접효과의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 관계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의 매개역할과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β

총효과: c, 직접효과: c'

통제변수: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p < .05. **p < .01. ***p < .001.

[그림 Ⅴ-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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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어

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모형

N = 186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adjR2)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의 성별 0.02 .01 0.17

6.44***
.13

(.11)

유아의 출생순위 -0.02 -.03 -0.35

어머니의 취업 여부 0.00 .00 0.0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0.73 .35 5.04***

교사-유아

관계

유아의 성별 -0.06 -.08 -1.17

3.03**
.06

(.04)

유아의 출생순위 -0.03 -.07 -1.03

어머니의 취업 여부 -0.07 -.09 -1.25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0.11 .21 2.90**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유아의 성별 -0.19 -.06 -0.98

15.52***
.34

(.32)

유아의 출생순위 -0.29 -.18 -2.87**

어머니의 취업 여부 0.18 .05 0.82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0.32 .07 0.99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0.34 .14 2.19*

교사-유아 관계 2.05 .47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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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4>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어

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Boot

S.E.

95% CI
LLCI ULCI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0.25 .13 0.02 0.54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 유아-교사 관계

→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0.16 .07 0.02 0.29

총 간접효과 0.41 .15 0.1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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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 관계에

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역할

순차적 매개모형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6.0과 Stata/SE 17.0을 사용하였다. SPSS 26.0에서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통제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 자리에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독립변수 자리에 유아

의 성별, 유아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

력을 차례대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자리에 유아-교사 관계

를, 독립변수 자리에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차례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 자

리에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을, 독립변수 자리에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를 차례대로 투입하였다.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5>과 같다. 이 모형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의 2%를, 유아-교사 관계의 6%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2]에 제시한 경로계수 중심

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β = .14, p > .05),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9, p > .05). 다음으로, 어머

니-교사 협력행동은 유아-교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β = .21, p < .01),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6, p < .05). 끝으로, 유아-교사 관계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7, p < .001).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

기 위해 Stata 17.0을 통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

-4>와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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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07, 0.41] 이었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를 순차적으

로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

구간은 [-0.04. 0.30]이었다. 이 두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두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 관계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의 매개역할과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β

총효과: c, 직접효과: c'

통제변수: 유아의 성별, 유아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p < .05. **p < .01. ***p < .001.

[그림 Ⅴ-1]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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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어

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모형

N = 186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adjR2)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의 성별 0.04 .03 0.41

1.01
.02

(.00)

유아의 출생순위 -0.01 -.02 -0.26

어머니의 취업 여부 0.02 .01 0.15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0.26 .14 1.94

교사-유아

관계

유아의 성별 -0.06 -.08 -1.17

3.03*
.06

(.04)

유아의 출생순위 -0.03 -.08 -1.03

어머니의 취업 여부 -0.07 -.09 -1.24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0.11 .21 2.90**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유아의 성별 -0.18 -.06 -0.92

15.40***
.34

(.32)

유아의 출생순위 -0.28 -.17 -2.82**

어머니의 취업 여부 0.19 .05 0.84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0.19 .04 0.72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0.38 .16 2.56*

교사-유아 관계 2.05 .47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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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서 어

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Boot

S.E.

95% CI
LLCI ULCI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0.23 .09 -0.07 0.41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 유아-교사 관계

→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0.13 .09 -0.04 0.30

총 간접효과 0.36 .27 -0.17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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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

하며 논의한다. 더불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사회 정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여 타인과 조화

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동시

에, 타인의 의도 및 기대 등을 이해하고 추론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정서적 실행기능이다.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능력으로 유아기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량이다. 특히, 이 연구

는 부모와 교사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 실행기능의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공감능력(인지적, 정서적),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 정서적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인지적, 정서적)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관계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

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 만 4세 반에 재원

중인 유아와 어머니 186쌍과 유아의 담임교사 2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어

머니-교사 협력행동을 측정하였으며,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개별 유아-교사 관계를 측정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

를 통해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와 수용언어 검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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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계분석 하여 얻은 주요 연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

행동, 유아-교사 관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거

나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반응할수록, 유아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억제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

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정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공영숙 외, 2022; 김정희, 김미경, 2019;

Chung et al., 2010).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교사와 유아의 발달에 대해 논의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유아가 목표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정서와 행

동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어머니와 협력하는

수준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전환능력과 연관이 깊다는 연구결과

(Jeon et al., 2021)와 일치한다. 즉, 가정과 기관 맥락의 의미 있는 성인

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개인차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과 유아-교사 관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유아와의 관계를 친밀하고, 의존적이거나

갈등적이지 않다고 지각할 때,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수준이 높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와 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유아의 자기결정 수준과 행동억제 수준이 높았다는 보고(이선애, 현

은자, 2010)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유아-교사 관계가 유아의 실행기능

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성지현, 2017; Graziano et al., 2016;

Sankalaite et al., 2021)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서적 경험이 일상에서 만나는 상황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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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Fredrickson & Branigan, 2005)를 바탕으로

유아기에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과 유아기의 정서적 실행기

능 발달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어머니 요인, 어머니-교사 협력 요인, 유아-교사 관계는 모

두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에서도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중

요성과 이들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추후 연구에서도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은 다양한 환경적 맥락과의 관계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관계에서 어머

니-교사 협력행동과 유아-교사 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박은효, 윤채영, 2020)와는 차이가 있

다. 박은효와 윤채영(202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E)와 아동·청

소년에 대한 정서공감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반응지수와 정서공감척도는 이 연

구에서 사용한 공감능력 척도(QCAE)와 문항 수, 문항 내용에 차이가 있

었으며,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단일연령만 살펴본

이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

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관계에서 유아의 변인을 통해 완전매개 했다는

연구결과(공영숙 외, 2022)와는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인지

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는 점에서, 이는 다른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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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인지적 공

감능력이 교사와의 협력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

능 수준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

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및 공동체 의식이 어머니-교사 협력을 예

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정계숙, 노진형, 2016)와 유

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공감능력은 개인의 사회적 기술과 전반적인 의

사소통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가 교사와 협력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수 있다. 즉,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교사와 이야기할 때, 교사의 말투, 사용 단어 등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 또한 잘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적절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형

성된 어머니와 교사의 긍정적인 협력관계는 유아의 정서조절, 전환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Jeon et al., 2021)에서 더 나아가 유아의 정서적 실

행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유아에 대한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의 매개역할과 관련한 연구가 주

를 이루었으나, 이 연구는 어머니와 교사의 협력을 매개로 유아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결과는

Lang과 동료들(2016)이 제안한 부모와 교사의 공동돌봄에 대한 이론적

틀(Cocaring framework)을 입증한 결과로, 어머니와 교사의 협력이 유아

의 정서적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과 유

아-교사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타인의 감정이

나 정서를 잘 알아차릴 때, 어머니는 유아의 발달에 대해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하는 행동을 더 자주 하며, 이는 다시 유아와 교사가 친밀

한 관계, 의존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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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Neal & Neal,

2013)에서 서로 다른 미시체계에 속하는 사람의 관계에 의해 또 다른 미

시체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관계 또한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

을 뒷받침한다. 즉,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유아들에게 가장 가까운 두 환경적

맥락인 가정과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부모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교사는 유아와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연구(임우영, 안선희, 2011; Owen et

al., 2000)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사 협력이 활

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유아-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장혜인, 박

주희, 2019)와 어머니-교사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유아-교사 관계 또한

긍정적이라는 연구(김보민, 박인전,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대한 공동 목표를 갖는 부모-교사 협력

중 하나인 부모 참여 프로그램과 유아와 교사의 관계, 유아의 발달과의

연관성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Sheridan et al., 2012)를 뒷받침할 수 있

다. 한편 어머니가 교사와 협력하는 정도는 유아와 교사가 친밀하게 지

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결과(김유환, 김경숙, 2012)와는 일치

하지 않는데, 이는 이 연구가 수행된 시기의 특이성으로 인해 나타난 차

이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머니와 교사의 소통이 온라인, 오프

라인으로 다변화되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김진아 외

2021) 이전에 비하여 어머니가 보고한 교사와의 협력행동 수준이 더 높

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상정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은 어머니 자신이 교사와

협력하는 정도를 보고한 것으로, 교사의 협력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이와 다른 역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교사가 보고

한 교사-어머니 협력행동은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는 점에서(이시은 외, 2021) 교실에서 교사와 유아가 맺는 관계에는

교사 요인의 영향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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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사가 평가한 어머니-교사 협력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유아의 정서

적 실행기능 발달과 환경적 맥락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어머니가 타인의 정서를 대리 경험하거나 반응하는 정도는 어

머니가 교사와 협력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여 행동하는 능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은 있으

나 영향력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정은미, 김소향, 2016)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정서적인 상황에서 발현되는 어머

니의 행동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서냐, 또는 정서적 공감을 통해서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어머니가 타인의 정서

나 상황을 알아차리고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 때, 타인이 보내는 감정적 신호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 경우에는 타인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는 정도와 이에 반응하는 수준 또한 높을 것으

로 예상되지만,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할 가능성

도 있을 수 있다. 어머니가 교사와 협력행동을 하는 정도와 유아가 자신

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목적 및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에도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보다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에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유아

의 사회인지 발달과의 연구를 계획하거나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할 때도, 정서적 공감능력과 인지적 공감능력으

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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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과 관련 있는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

고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어머니-교사 협력행동은 어머니가 측정한 변인으로

어머니와 교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어머니 협력행동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후속연구에

서는 시간 차를 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이들이 유아에 대한 정보에

대해 어떻게 공유하고, 추구하며,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지 살펴볼 필요성

이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수행은 두 가지로, 연

구자와 유아가 일대일 상호작용을 하며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한 정서적 실행기능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이

하며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적 실행기능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

적 실행기능 과제수행 이외에 부모 보고, 교사 보고, 연구자 관찰 등 다

양한 정보원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을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의 유아-교사 관계는 교사가 지각한 유아와 교사의

관계이다. 한 명의 교사가 개별 유아와의 관계에 응답하였으므로 교사의

개인요인에 따라 교사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어머

니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아의 담임교사가 설문하였으

므로 응답한 설문지의 수에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급당 표본 수를 충분히 하여 다층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분석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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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

첫째, 유아가 정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목적 및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인 ‘정서적 실행기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도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

아가야 하며, 사회 정서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현재까지 유아의 사

회인지 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변인 및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가 대

다수 있다. 그중 이 연구가 가지는 특별한 점은 유아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는 환경인 ‘어머니’ 요인과 가정 이외에 처음으로 만나는

환경인 ‘교사’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공

감능력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의 관계에서 어머니, 교사의 공동돌봄

과 관련한 기제를 밝혔다.

둘째, 이 연구는 Neal과 Neal(2013)의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을 지지

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하여, 유아

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

-교사 관계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관계망임을 확인하였다. 즉, 어

머니의 공감능력이라는 개인 내적인 특성이 유아를 둘러싼 환경들의 협

력인 어머니-교사 협력행동, 유아-교사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을 향상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

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정보 공유,

정보 추구, 상호 협력 관계 등 어머니-교사의 협력행동과 친밀성, 의존

성, 갈등과 관련한 유아-교사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정서

적 실행기능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이 가능함을 밝혔

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어머니-교사의 협

력, 교사-유아 관계 등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이고 지속

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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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머니-교사 협력은 유아-교사 관계의 질과 유아의 정서적 실행

기능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정부 혹은 보육 및 교육기관과 관련한 곳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

발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다각도로 접근한 부모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현재에도 부모-교사 협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2017년부터 보육진흥원에서 보육교직원을 위해 마음성장 프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스트레스원 중 학부모와의 관계의 어

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또한 2021년

부터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는 기관에서 유아와의 관계뿐만 아니

라 학부모와의 관계 또한 필수적으로 맺게 된다. 이때, 부모와 교사가 협

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프로그램 내용에 적용한다

면 건강한 방법으로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방안들에 대한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의 문제에 대해 부모와 논의하는 방법, 부

모에게 유아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부모의 자원을 기관

과 함께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기관에서도 어머니-교사 협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등하원 시 대면으로, 혹은 알림장을 통하여 어머니와 교사가 의사

소통을 한다. 근래에는 자체 부모 모니터링 공모전을 통해 재원아의 부

모와 기관이 문턱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국보육진흥

원, 2022). 부모와 교사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기관이 개방적인 태도를 가

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부모 또한 참여 형식이 아닌 주도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교사가

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아의 발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나눔

의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개인 요인과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아-교사 관

계를 증진하고,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기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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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를 주

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내용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와 교사, 가정과 기관이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부모와 교사의 협력, 기관과

가정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를 아동발달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협력

행동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이러한 협력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 공감하는 방법뿐

만 아니라 어머니가 맺는 다양한 관계에서의 공감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부모에게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공감훈련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정호선, 정현희, 2020; Underwood & Moore,

1982) 개인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후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이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을 부모교육에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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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

다.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어머니께서 응답해주신 정보는 유아의 사회

인지발달과 관련한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참여 유아와 가정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공감능력.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교사 협력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모두 무기명

으로 통계 처리되며 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문항에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이 연구의 결과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신 어머니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연구담당자 : 이 금 규

지도교수 : 이 강 이

umky E-mail :

[안내사항]

1. 2017년생 유아를 양육하고 계신 어머니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지에서 ‘자녀’/‘아이’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말합니다.

3. 응답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보내드린 질문지 봉투를 밀봉하여 5일

이내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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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연구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녀의 성별 ① 남 ② 여

자녀의 생년월 2017 년 ( ) 월

출생순위 ① 외동 ② 첫째 ③ 둘째 ④ 셋째 이상

◉ 다음은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관련된 정보입니다. 차례로 읽고 빠짐없이 응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연령 만 ( ) 세

아버지 연령 만 ( ) 세

어머니의

교육정도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2, 3년제)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어머니의

근로 형태
① 취업 ② 비취업

하루 평균

근로시간

(취업인 경우)

( ) 시간

주중 평균

근로일수

(취업인 경우)

( ) 일

월평균

가구소득

(세금공제 전)

① 200만원 미만

③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⑤ 800만원 이상

②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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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정서를 이해하는 정도와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공유하거나 대리적으로 체험하는 정서적 반응 정

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서 표시해주세요.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있는 그대

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그렇다

1
나는 영화나 연극을 볼 때 대부분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며,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반대 입
장도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의 상황을 상상해 봄으로써 그
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대부분 잠시 동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었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의 문제에 자주 감정이입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같이 불안해지
곤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같이 있는 사람들의 기분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친구들 중 한명이 속상해 보이면 나도 속상해지
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자주 영화나 연극, 소설 속 등장인물의 감정에
깊이 이입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누군가가 우는 것을 보면 속상해진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쾌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행복하고, 좀
우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슬프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다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할 때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실제로 뜻하는 것과 다를
때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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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잘 예측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집단의 어떤 사람이 어색해하거나 불편해 할 때
금방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17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
지 잘 이해해준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재미있어하는지 지루
해하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9
친구들은 내가 이해심이 많다고 여겨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때, 상대가 나에게 굳이
말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길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잘 예측한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영화를 볼 때 대개 감정을 이입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항상 무언가를 하기 전에 동료들이 어떻게 느낄
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7
어떤 일이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28
내 친구 중 누군가가 속상해보이면,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29
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대입하는 것이 쉽
다.

① ② ③ ④

30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내게
는 때때로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31
나 자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대체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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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녀의 교사와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행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 하나를 골

라서 표시해 주세요.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간혹 한다
④ 조금 한다
⑤ 자주 한다

1
나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의 기분이 어떠하였는
지 교사에게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가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보여주면 교사
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를 화나고 힘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으면 교사와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교사에게 가정의 특별한 일이나 사건(예: 휴가계
획,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교사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에 있을 때의
행동이 어떤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에게 어린이집/유치원에 있을 때 어떻게 지
내고 어떤 놀이와 경험을 하는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다루고 지도하는 교사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 칭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재능이나 기술(어린이집/유치원 행사에 대
해서 이야기 나누기, 악기 다루기, 수리 도와주기 등)
을 어린이집/유치원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즐기는지 교사에
게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 교사와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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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1
나는 어린이집의 활동이나 교구교재와 관련하여 교사
에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의 돌봄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
안에 대해 교사와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교사에게 우리 아이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가 그날(아침에) 집에서 힘들게 보냈다면
이를 교사에게 이야기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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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

다.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정보는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과 관련한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참여 교사의 일반적 특성, 유아-교사 관계. 그리고 교사의

부모-교사 협력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모두 익명으

로 통계 처리되며 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

속드립니다.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문항에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이 연구의 결과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연구담당자 : 이 금 규

지도교수 : 이 강 이

E-mail :

[안내사항]

1. 2017년생 유아를 보육 및 교육하고 계신 선생님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답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보내드린 질문지 봉투를 밀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94 -

◉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특성을 관련된 정보입니다. 차례로 읽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 ) 세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2, 3년제)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소지자격

(중복 체크 가능)

① 보육교사 3급

③ 보육교사 1급

⑤ 유치원 정교사 2급

⑦ 유치원 원감

② 보육교사 2급

④ 어린이집 원장

⑥ 유치원 정교사 1급

⑧ 유치원 원장

경력
① 영아 담당 ( ) 년

② 유아 담당 ( ) 년

→ 총 ( ) 년 ( )

개월

현재 소속기관

유형

(어린이집)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③ 민간 어린이집

⑤ 법인, 대학부속 어린이집

② 직장 어린이집

④ 가정 어린이집

⑥ 기타 ( )

현재 소속기관

유형

(유치원)

① 공립 병설 유치원

③ 사립 유치원

② 공립 단설 유치원

④ 기타( )

학급 구성형태

① 만 3세 ( ) 명 ② 만 4세 ( ) 명 ③ 만 5세 ( ) 명

④ 교사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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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기관 내에서 개별 유아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의 특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 개별 유

아와의 관계에 있어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서 표시

해주세요.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아이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아이와 나는 티격태격 하는 등 서로 힘들게 지

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아이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에

게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아이는 나의 신체적인 애정표현이나 접촉을 불

편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아이는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이 아이를 칭찬해주면, 아이는 자랑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 아이는 나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이 아이는 나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이 아이는 나에게 골을 부리거나 퉁명스럽게 하는

등,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 아이는 내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 내게 도움

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이 아이의 감정에 잘 공감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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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4
이 아이는 나를 벌 주거나 비난하는 사람으로 여긴

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 아이는 내가 다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좋아하

지 않거나 질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 아이는 꾸지람을 받은 후에 계속 화를 내거나

저항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이 아이를 다루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어린이집/유

치원에 오면, 힘든 하루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에 대한 이 아이의 감정이 자주 바뀌거나 예측하

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이 아이와는 잘 지내

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이 아이는 나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면 울거나 투정

을 부린다.
① ② ③ ④ ⑤

22 이 아이는 나를 속이거나 조정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나와 함께 공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이 아이와의 상호작용은 나 스스로 효능감과 자신

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이 아이는 하루종일 나에게 주의를 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이 아이는 나에게서 격려를 받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이 아이는 계속해서 나에게서 확인받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이 아이는 나와 있을 때 안정감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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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 시행 방법(역보상 과제)

1

단

계

1. 유아가 많은 보상물(비타민 사탕)을 원하는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지 확인한다. 역보상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아가 적은 보상물을

고르면 과제수행을 중단한다.

-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게임은 비타민 사탕을 모으기 게임이예요.

- 비타민 사탕이 1개 있는 그릇과 3개 있는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더

좋나요?

- 선생님이랑 같이 게임을 해볼 수 있겠어요?

2. 시연을 하면서 1단계 게임 규칙을 알려준다.
- 00이와 게임을 함께 하러 온 원숭이예요. 원숭이는 00이에게 ‘어떤

그릇을 고를 거야?’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장난꾸

러기예요.

- 만약에 00이가 비타민 사탕이 3개 있는 그릇을 고르면, 원숭이는 비

타민 사탕 3개를 원숭이의 상자로 가져가고, 00이 상자에는 1개를

준대요.

- 만약에 00이가 비타민 사탕이 1개 있는 그릇을 고르면, 원숭이는 비

타민 사탕 1개를 자기 상자로 가져가고, 00이 상자에는 3개를 준대

요.
3. 본 시행을 실시하기 전 유아가 과제의 규칙을 이해했는지 1회 연습

시행을 한다.

4. “어떤 그릇을 고를 거야?”라고 물어본 후 유아의 응답에 따라 유아

가 모으는 상자와 원숭이가 모으는 상자에 각각 보상물을 제공한다.

평가 기준

총 12회의 시행을 하고, 유아가 적은 보상을 선택했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많은 보상을 선택했을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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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계

1. 시연을 하면서 추가되는 2단계 규칙을 알려준다.

- 이번엔 원숭이의 친구 오리도 같이 게임을 하고 싶대요. 오리도 ‘어

떤 그릇을 고를 거야?’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오리는 원숭이

같은 장난꾸러기가 아니예요.

- 만약에, 00이가 비타민 사탕이 3개 있는 그릇을 고르면, 오리는 비타

민 사탕 3개를 00이 상자에 주고, 오리는 비타민 사탕 1개를 가져간

대요.

- 만약에, 00이가 비타민 사탕이 1개 있는 그릇을 고르면 오리는 비타

민 사탕 1개를 00이 상자에 주고, 오리는 비타민 사탕 3개를 가져간

대요.

- 원숭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원숭이가 물어보는지, 오리가 물어

보는지 잘 듣고 골라 보세요.

2. 본 시행을 실시하기 전 유아가 과제의 규칙을 이해했는지 1회 연습

시행을 한다.

3. 정해진 순서에 따라(<부록 4> 참조) 원숭이 혹은 오리인형으로 “어

떤 그릇을 고를 거야?”라고 물어본다. 유아의 응답에 따라 유아가 모

으는 상자와 원숭이, 오리가 모으는 상자에 각각 보상물을 제공하였

다.

평가 기준

총 16회의 시행 중 원숭이가 질문할 때는 유아가 적은 보상을 선택했

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오리가 질문할 때는 유아가 많은 보상을 선

택했을 경우에 1점을 부여한다. 나머지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점

수

1단계에서 얻은 점수(0-12점)와 2단계에서 얻은 점수(0-16점)를 합산

한다(0-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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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 시행 방법(스티커 찾기 과제)

1

단

계

1. 유아가 보상물(스티커)을 받기를 원하는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지

확인한다. 보상물을 원하지 않거나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과제수행을 중단한다.

- 선생님이 준비한 두 번째 게임은 스티커 찾기 게임이예요. 이 스티

커를 받고 싶나요?

- 선생님이랑 같이 게임을 해볼 수 있겠어요?

2. 시연을 하면서 1단계의 첫 번째 게임 규칙을 알려준다.

- 스티커가 있는 상자 3개와 스티커가 없는 상자 3개가 있어요.

- 00이가 스티커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을 때, 선생님이 00이의 상자

에 스티커를 1개씩 넣어줄 거예요.
3. 본 시행을 실시하기 전 유아가 과제의 규칙을 이해했는지 1회 연습

시행을 한다.

4. 6회의 시행을 한다. 유아가 스티커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을 때,

유아가 스티커를 모으는 상자에 즉각적으로 스티커를 한 개씩 제공

한다.

5. 1단계의 두 번째 게임 규칙을 알려준다.

- 이번에는 00이가 스티커가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열을 때, 스티커를

1개씩 줄게요.
6. 본 시행을 실시하기 전 유아가 과제의 규칙을 이해했는지 1회 연습

시행을 한다.
7. 6회의 시행을 한다. 유아가 스티커가 없는 상자를 열었을 때, 유아가

스티커를 모으는 상자에 즉각적으로 스티커를 한 개씩 제공한다.
평가 기준

첫 6회 시행에서는 유아가 스티커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 경우에 1점

을 부여하고, 스티커가 없는 상자를 열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한다. 다음

6회 시행에서는 유아가 스티커가 없는 상자를 열 경우에 1점을 부여하

고, 스티커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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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계

1. 시연을 하면서 추가되는 2단계 규칙을 알려준다.

- 상자가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이 상자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

아요. 어떤 상자는 노란 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상자는 노란

별 표시가 없어요.

- 노란 별 표시가 없을 때는 스티커가 있는 상자를 열어야 해요. 그

때, 선생님이 00이의 상자에 스티커를 1개씩 넣어줄 거예요.

- 노란 별 표시가 있을 때는 스티커가 없는 상자를 열어야 해요. 그

때, 선생님이 00이의 상자에 스티커를 1개씩 넣어줄 거예요.

2. 본 시행을 실시하기 전 유아가 과제의 규칙을 이해했는지 1회 연습

시행을 한다.

3. 16회의 시행을 한다. 노란색 별 표시가 되어있는 상자 중 스티커가

없는 상자를 열었을 때, 노란색 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자 중

스티커가 없는 상자를 열었을 때, 즉각적으로 스티커를 1개씩 제공

한다.

평가 기준

16회의 시행 중 유아가 노란색 별 표시가 되어있는 상자 중 스티커가

있는 상자를 열었을 때와 노란색 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자 중 스

티커가 없는 상자를 열었을 때, 1점씩 부여하였다. 유아가 해당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를 열었을 때, 0점 처리 하였다

점

수

1단계에서 얻은 점수(0-12점)와 2단계에서 얻은 점수(0-16점)를 합산

한다(0-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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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정서적 실행기능 과제 기록지

원 이름 반

유아 이름 성별

문항
역보상 과제 스티커 찾기 과제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 1 0 오리 X X

2 1 0 오리 O O

3 1 0 원숭이 O O

4 1 0 오리 X X

5 1 0 원숭이 O O

6 1 0 원숭이 X X

7 1 0 오리 O O

8 1 0 원숭이 X X

9 1 0 오리 X O

10 1 0 오리 O X

11 1 0 원숭이 X X

12 1 0 원숭이 O O

13 오리 X

14 원숭이 O

15 원숭이 O

16 오리 X

합계

* 스티커 찾기 과제 2단계 은 노란색 별 표시가 되어있는 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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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aternal

Empathy on Their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Lee, Keumkyu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ternal

factors that may affect a child's emotional executive functioning. The

effects of maternal empathy on their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through sequential mediation chains of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we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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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rticipants included 186 children aged 4, the

children's mothers, and the children's teachers from daycare centers.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regions of Seoul, Gyeunggi, and

Incheon in South Korea.

The mothers were provided with questionnaires that asked

questions regarding their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and the

caregiver-teacher partnership scale. The teachers were provided with

questionnaires to record their responses on the student-teacher

relation scale. The children were engaged in face-to-face activity

with the researcher to perform a task testing hot executive function

(the ‘Less is more’ and ‘Sticker Search’ tasks), and were also tested

on their receptive language ability using PRES(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The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analyses incorpora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ata/SE 17.0 was also used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and to perform bootstrapping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ternal empathy,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Furthermore, maternal empathy,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Second, the maternal cognitive empathy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However, maternal

cognitive empathy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through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maternal cognitive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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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In contrast

to, maternal affective empathy showed no effect-direct or indirect-on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via mother-teacher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This study identified the mechanism by which two

dimensions of maternal empathy work on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Only cognitive empathy indirectly influenced the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In addition, the sequentially mediated path

maternal cognitive empathy takes in order to have an effect on the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was discovered. Through such a

mechanism,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oth family and

daycare contexts for children's development.

Most important of al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ternal cognitive empathy is a crucial part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mothers to foster their cognitive empathy.

Furthermore,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interventions that support

mother-teacher partnerships, along with an emphasis on building

high-quality child-teacher relationships, may benefit and aid in

cultivating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signing of effective intervention plans. Those plans may include

policy proposals and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and teachers,

covering topics such as maternal cognitive empathy, mother-teacher

partnership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to improve children's hot

execu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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