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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분의 유아들은 가정에서 부모나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다가 만 3세가 되면서 유

치원에서 유아는 래들과 정 인 계를 형성

하고 교사와 친 한 사회  계를 형성한다. 이는 

놀잇감과 공간을 공유하고 유치원 일과에 잘 따르

며, 교사의 기 를 인식하고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다(Jewsuwan, Luster, & Kostelnik, 1993; Pianta, 

Steinberg & Rollins, 1995). 부분의 유아들은 시

간이 지나면 규칙을 잘 따르고 정 인 응 능

력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유아들은 친구들과 갈등

하며 유치원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리되며 

유치원 생활이 즐겁지 않은 부 응을 경험하기도 

한다(양선희, 2007). 선행연구에서 주의력이 결핍

되고 과잉행동을 하는 유아들은 유치원의 규칙과 

질서 지키기, 주의집 하기, 자신의 정서 조 하기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친구

를 잘 사귀지 못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강 , 공마리아, 1998; 박명화, 2001; Barkley, 

1996; Eisenberg, Fabes & Losoya, 1997; 

Hinshaw & Anderson, 1996). 그러나 유아의 유치

원 응에 향을 다고 밝 진 바 있는 변수들

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유아의 특성으로 함께 

고려되어 유치원 응과의 계가 보고된 은 드

물다. 한 유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유능

성을 발달시키기 해 교사와 정 인 계를 형

성해야 한다(이진숙, 2001). 그러나 ADHD 성향의 

유아과 교사간의 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

어 연구가 필요하다. ADHD 아동의 50% 이상이 

다른 아동과의 사회  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

험한다고 보고되어(Pelham & Bender, 1982) 

ADHD 성향과 함께 래 계가 유아의 유치원 

응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치원 응에 

향을 미치는 개인 인 성향과 사회 인 계를 

살펴보기 해, ADHD와 교사  래와의 계

가 유아의 유치원 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유치원 응을 도

울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 연 구 방법

  본 조사는 충북지역의 유치원에서 2008년 9월 6

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 고, 만 3～5세 유아를 

상으로 유아를 맡은 담임교사는 래 계, 교사-

유아 계, 유치원 응을 측정하는 질문지와 

ADHD 성향을 진단하는 검사지를 유아별로 측정

하도록 하 다. 유아의 ADHD는 한국 주의력결

핍․과잉행동장애 진단검사(K-ADHDDS)를 사용

하 다. 유아의 래 계는 박주희․이은해(2001)

가 개발한 척도로 15문항이며, 신뢰도는 사교성 

.93, 친사회성 .91, 주도성 .92다. 교사와 유아 계

는 Pianta가 개발한 교사와 유아 계 척도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를 사용한 

강정원․김순자(2006)의 연구를 참고하 고, 각각 

12문항으로 신뢰도는 친 감 .92, 갈등 .87이다. 유

아의 유치원 응은 Birch와 Ladd(1997)의 학교

응척도(Teacher Rating Scale of School 

Adjustment: TRSSA)  Baisch(2003)의 학교

응척도를 사용한 이진숙(2004)의 연구를 참고하

고 유치원에 한 태도 9문항, 활동참여 11문항, 

학업 비도 8문항으로, 신뢰도는 유치원에 한 태

도 .84, 활동참여 .92, 학업 비도 .94이다. SPSS 

15.0을 이용하여 신되도 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

고, 과잉행동, 부주의, 충동성과 래 계, 교사와

의 계, 유치원 응의 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Pearson의 상 분석과 다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3 . 조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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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유 아 의  성 에  따 른  유 아 의  주 의 력 결 핍  성

향 ,  인 계   유 치 원  응

   유아의 성별에 따라 과잉행동(t=4.08, p<.001), 

부주의(t=3.50, p<.01), 충동성(t=2.23, p<.05), 친사

회성(t=-2.43, p<.05), 친 감(t=-3.03, p<.01), 갈등

(t=3.07, p<.01), 태도(t=-3.13, p<.01), 활동 참여

(t=-3.00, p<.01), 학업 비(t=-2.60,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과

잉행동, 부주의, 충동성, 교사 갈등이 높게 나타났

으며 여아는 친사회성, 교사 친 , 유치원 태도, 활

동참여, 학업 비에서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3 .2  A D H D 와  교 사   래 와 의  계 가  유

치 원  응 에  미 치 는  향

3 .2 .1 ADHD, 교사  래와의 계가 유치원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유아의 ADHD, 교사  래와의 계가 유치

원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Model 

1에서는 ADHD(β=-.47, p<.001)가 유아의 유치원

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22.1%의 

설명력을 가진다. 교사와 래 계를 추가한 

Model 2에서는 교사와의 친 감(β=.27, p<.001), 

교사와의 갈등(β=-.41, p<.001), 사교성(β=.43, 

p<.001), 친사회성(β=-.50, p<.001)이 유아의 유치

원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친 감이 높고 갈등은 으며, 래들과

의 사교성은 높으나 친사회성이 낮은 유아들이 유

치원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으로, 45.7%의 설

명력을 보 다.    

3 .2 .2  ADHD, 교사  래와의 계가 유치원 참

여에 미치는 향

유아의 ADHD, 교사  래와의 계가 유치

원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Model 

1에서는 ADHD(β=-.70 p<.001)가 유아의 유치원 

참여에 유의한 향을 주었고, 48.5%의 설명력을 

가진다. 교사와 래 계를 추가한 Model 2에서는 

ADHD(β=-.20 p<.001), 교사와의 친 감(β=.22, 

p<.001), 교사와의 갈등(β=-.14, p<.001), 친사회성

(β=.25, p<.001), 주도성(β=22, p<.001)이 향을 주

었다. ADHD 성향이 낮으며, 교사와의 친 감이 

높고 갈등은 고, 래들과의 친사회성과 주도성

이 높은 유아들이 유치원의 활동에 참여를 잘 함

을 의미하며, 75.7%의 설명력을 보 다. 

3 .2 .3  ADHD, 교사  래와의 계가 유치원 학

업 비도에 미치는 향

유아의 ADHD, 교사  래와의 계가 유치

원 학업 비도에 미치는 향은 Model 1에서는 

ADHD(β=-.54 p<.001)가 유아의 유치원 학업 비

도에 유의한 향을 주었고, 29.1%의 설명력을 가

진다. 교사와 래 계를 추가한 Model 2에서는 

ADHD(β=-.19 p<.001), 교사와의 친 감(β=.37, 

p<.001), 교사와의 갈등(β=.21, p<.001), 친사회성(β

=.15, p<.05), 주도성(β=26, p<.001)이 향을 주었

다. ADHD 성향이 낮으며, 교사와의 친 감이 높

으며 갈등도 높고, 래들과의 친사회성과 주도성

이 높은 유아들이 유치원 학업 비를 잘함을 의미

하며, 60.5%의 설명력을 보 다. 

4 . 결  론

ADHD와 교사  래 계가 유아의 유치원 응

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성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일반 으로 남아와 여아가 다르게 양육되고 

사회화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정  정서표 이나 정서조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여아가 남아보다 다른 사람에게 친 하

고 얌 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  기 감을 보

다 잘 인식한다(Fagot, 1973). 한 여아의 공격  

행동은 사회  기 와 맞지 않으므로 두드러져 보

여 밖으로 표 되는 공격성을 억제하기(한유진, 

2005) 때문으로도 사료된다.

   둘째, 유아의 유치원 응에 해 ADHD 성향

이 향을 미쳤는데, 교사와 래와의 계를 함께 

살펴본 결과에서는 교사나 래와의 계와 련

된 변수에 비해 상 으로 ADHD 성향의 향력

이 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응에는 유아의 

개인 인 성향들이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교사

와 래들간의 정 인 계형성을 통해 부 응

인 개인  성향들을 감소시키고 응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의 사회

인 계를 잘 형성하고 정 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유아교육기 에서 력하여 유

아의 응을 도와야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

의력결핍 성향이 인 계에 향을 주고 인

계는 다시 유아의 유치원 응에 향을 주는 아

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계를 발견했다는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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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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