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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0 fathers and mothers of 5-year-old preschoolers.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d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activ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self-control. Adaptability and rhythmics, however,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self-control in

girls. Mothers' imperative control was negatively but her position-oriented control and person-oriented control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elf-control of boys. Mothers' position-oriented control and person-oriented

control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self-control of girl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 found

between mothers' imperative control and children's self-control Fathers' person-oriented control was

related to the self-control of boys. Finally, both for boys and girls, “activity”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children's self-control among the four sub-scales of temperament and parental modes of verbal

control.

Key Words：유아의 기질(children's temperament),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parental modes of verbal

control), 유아의 자기통제력(children's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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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자기 통제력의 결여로 인해 주의집

력 하, 학습 부진을 비롯하여 과잉행동, 반

항행동, 공격행동, 분노 등과 같은 증상

을 나타내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원만한 인 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심할 경

우 학교생활에 응을 못하여 아동상담센터를

찾는 일이 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아동의

일상생활 응과 계가 깊은 자기통제력과 그

발달에 한 심을 고조시키며, 나아가 자기통

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여건에 해 고

려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반 으로 자기통제력은 기질과 같은 생득

요인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외부 환경 요

인에 따라 그 발달 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진다. 즉, 유아의 에 지 수 이나

탐색욕구뿐만아니라, 다른기질 요인들, 성숙,

언어능력 양육자의 행동방식 등에 의해 좌우

되고(Papalia, 박성연역, 1991), 사회 기 , 유아

의 성, 문화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곽혜

경, 1998; 박아청, 1998; 이경님, 2001; 정 숙,

1994; Power, 1994). 생후 2-3년부터자기통제력의

개인차가 출 하며(Vaughn, Ridley, & Bullock,

1984), 특히까다로운기질특성을지닌유아의자

기통제력이 조하다는 연구결과들(Bates, 1989;

Lytton, 1990)은 기질 유형과 자기통제 행동 간의

련성을보여 다. 유아의기질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직 향을보여주는국내연구들도기

질특성 하나인생리 규칙성, 활동성, 응성

과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한 계를 보고

하고 있다(곽혜경, 1998; 박호선, 2002; 최지 ,

2001). 자기통제력과 한 련이 있는 만족지

연 행동(송명자, 1995; Harter, 1983)에 한 연구

들 아동의 부정 ․ 정 정서성, 기질에 따

른만족지연의차이와양자간의 련성을설명하

는연구들(Mischel, Ebbesen & Zeiss, 1972; Moore,

1976) 역시 유아의기질 향을지 하고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기질은 자기통제력을 설

명하는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유아에게 많은

향을 미치는데, 자기통제력에 한 연구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족환경변인 에서

가장 빈번히 검증되고 있는 변인이다(김혜리․

양옥승, 2003; 이정란 2003; Brownell, 1997; Buss

& Goldsmith, 1998). 자기통제력의 출 은양육자

에 의한 타율 통제가 기 가 되므로(Kopp,

1982),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히 통제하고

어떠한 태도로 양육하는가는 매우 요하다. 어

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통제력 간의

계를 밝힌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 으로

어머니의 애정 이고 온정 인 양육태도는 아동

의 만족지연능력에 정 향을 미치는 반면

(안미경, 1996; 이미라, 1999; 이수연, 1985), 통

제 이고 엄격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력

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

님, 2001). 국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애정 양

육행동은 아동의 충동통제나 자기통제능력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보고된다. 즉, 어머니의

온정 이고 애정 이며 아동의 독립심을 격려하

고 지지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는 데도움을주고만족지연능력을높이는

데 요한 변인으로 밝 지고 있다(Crokengerg

& Litman, 1990; Kochanska & Aksan, 1995;

Silveman & Ragusa, 1991; Wentzel, & Feldman,

1991).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로 언어 표 을 통해

자녀에게 달된다는 에서, 연구자들은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 통제 유형에

해 심을 기울여왔다. 그 표 연구자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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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통제유형 통제방법 거 언어 자료의 실례

명령 통제

∙체벌

∙언어 벌

∙명령

- 엄마한테 혼날 알아.

- 자꾸 그러면 때려 거야.

- 가서 자.

- 남의 물건 훔치지 마.

지 통제

∙지 규범 -연령

-성

-상하 계

∙사회 -가족

보편규범 -일반

- 만한 애가 가 그런 행동을 하니?

- 남자애들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 동생이 형한테 들면 되겠니?

- 우리 집에서는 그런 행동 못하게 되어있어.

-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야.

인성 통제

∙부모 심 -인지

-정의

-권 강화

∙제3자 -인지 심

∙아동 심 -정의

- 그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보고 착하다고 하겠니?

- 아빠의 입장에서는 의 행동이 옳다고 하지 않으실거야.

-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성 이 떨어질 텐데.

-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겠니?

- 의 뜻은 잘 알겠지만 …….

<표 1>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과 언어 자료의

운데 한 명인 Bernstein은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

하는 역할재량권(role discretion)을 기 으로 하

여, 부모가유아의행동을통제할때사용하는언

어유형을명령 통제, 지 통제, 인성 통제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Bernstein,

1971; Gumpertz, 1973)(<표 1>). 먼 , 명령 통

제는 유아에게는 역할재량권을 거의 주지 않으

며 유아의 행동을 체벌이나 등으로 다루어

어머니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

며, 지 통제는 사회의 보편 지 에 내재한

규범에 따라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인

성 통제는 유아의 사회 지 보다는 개인의

동기, 의도, 성향 등의 심리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아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에 해 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 자신에 한 나름 로의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유아는 부모로부터 언어를 통하여 그 언어에

내포된 의미와 특징 인 행동양식을 내면화하

고, 인지 , 정의 활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진한다는(임규란, 2001) 과, 아동의 지 , 사회

발달에 향을 미치는 부분의 조건이 부모

와 직결되어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유형은 유아의 행동특성을 결정하

는 요한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오미경․정

희, 1999). 더구나 유아의 자기통제력 발달은

양육자의 외부 언어로부터 유아의 내 인 언

어 즉,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발달로 진행되므

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유형은 유아의 자기

통제력에 보다 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언어 요인과

유아의 자기통제력간의 계를 살펴본 국내 선

행연구들은, 주로 과제에 한 언어 보상측면

과 언어지시유형(이종일, 1986; 곽혜경, 1998)에

을 둔 찰법을 통해 수행된 연구들로, 부모

의 언어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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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어떠한 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자기통제력의 개인차에 한 연구

들은 그 원인을 기질, 연령 등의 유아 내 변인

(곽혜경, 1998; 박호선, 2002; Kochaska, 1993)과

사회화 과정에서에서의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

경제 수 등의 양육환경 변인에 두고 있다(이

정란, 2003; Brownell, 1997; Buss & Goldsmith,

1978). 그러나, 자기통제력과 련된 개인 , 환

경 변인들 간의 련성과 그 상 향력에

한 연구결과들은 다소 상치하는 결과를 보여

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힌 연구결과들(김

수혜, 2000; 안미경, 1996; Kochanska & Aksan,

1995; Silveraman & Ragusa, 1991)이 보고되는가

하면, 유아의 사려성이 어머니 양육행동보다 더

커다란 향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이경님,

2001)도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을 검토하

며 심사숙고하여 상황 요구에 히 행동할

수 있는 사려성은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요

한 인지 변인이며, 유아의 개인내 변인이 가

족환경변인 보다 더 큰 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욕구충족지

연 행동이 사려성, 충동성 인지양식 보다 어머니

의 양육행동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는 다른

연구결과(이미라, 1999)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 연구

에서 측정된 상이 다르며 그에 따른 측정방법

이 다르다는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므로,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에 향을 미치는 개

인내 변인과 가족환경 변인의 상 요성

에 해 단정 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한 개인 변인인 기질과 환경 변인인 부모

의 언어 통제유형의 상 향력을 살펴보

아,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향을 주는 가장 요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자기

통제력 발달을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 못

지않게 아버지의 역할이나 향력을 밝히는 것

은 매우 요한데, 실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아

버지가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다할지라

도 아동양육에 미치는 향력은 어머니와 비슷

하며 아동의 요구에 해 아버지가 훨씬 민감하

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amb, 1981). 그

러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 교육의 참여가

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의 자기조

이나 통제력에 향을 다는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없는 남아들은 자기통제력

이 부족하고(Aichorn, 1935; Hoffman, 1971), 아

버지가 없는 8-9세 아동들 역시 아버지가 있는

아동들보다 더 즉각 인 욕구충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 다(Mischel, 1961; Santrock, 1970).

한 아버지가 따뜻하고 도덕 으로 성숙한 양

육행동을 수행할 경우, 남아는 정서 으로 더 성

숙되어 자신의 정서를 잘 조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Mischel, 1961)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행동

은 유아의 자기통제와 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아버지의 언어 통제유형

역시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갖는 연 성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 사용된 부모의 언

어통제유형에 한 국내 연구는 부분이 어머

니만을 상으로 자녀의 타인 사고 추론 능력(최

연희, 1992), 인지발달(이미라, 1999) 등과의

한 계를 보고하고 있다.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유아의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계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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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용시킨다는(Peterson, 1980) 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포함해서 아버지

의 언어 통제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어

떠한 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부모의 양

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를 들면, 남아의 어머

니들은 여아의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를 보다 엄

격히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곽혜경․조복

희, 1999; Kochanska, 1997b; Minton & Levine,

1971), 아버지의 존재여부는 여아와 달리 남아의

경우에 자기통제력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Aichorn, 1935; Lamb, 1981)도 발견된다. 한,

아동의 기질 특성과 문제행동 간의 계 역시 아

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원 미, 1989;

Earls, 1981; Wolfson, Field, & Rose, 1987). 이러

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계

를 유아의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은 자기통제력과 어떠

한 련이 있는가?

<연구문제2> 부모의언어 통제유형은유아의자

기통제력과 어떠한 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기질과부모의 언어 통제

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

는 상 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치한 8개 유치

원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 210명(남아：100명,

여아：110명, 평균 연령：5.9개월)과 그들의 부

모들을 상으로 하 다.

유아의 연령은 5년 미만이 10%, 5년이상 5년

6개월 미만이 55%, 6년 미만이 35% 다. 연구

상의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8세, 어머니의 연

령은 36세 으며, 아버지의 교육수 은 학교

졸업이 50.5%, 어머니의 경우 역시 학교 졸업

이 42%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54.8%

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업주부가

66.2%로 과반수를 차지하 다. 본 연구에 있어

서 연령을 만 4-5세의 유아를 선정한 이유는, 자

기통제력은 기억 능력 표상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2세 이후에 가능하며 5세경에 히

발달한다는 연구결과들(Kopp, 1982; Maccoby,

1980)에 근거한다는 과, 한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자아가 발달하는 5세경

에 완 히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자아의 발달

은 부모의 가치 태도 등과 한 련성을

가진다는 에 기 하 다.

2. 조사도구

1) 유아의 기질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한 도구

로천희 (1993)의척도를사용하 다. 이척도의

문항들은 발달맥락 조망에서 Thomas와 Chess

(1977)에의해개발된학령 유아의기질을 측정

하는 어머니 질문지인 RITQ(Revised Infant Tem-

perament Questionnaire)를 토 로 3-7세까지의

아동을 상으로사용하도록개발된것이다. 기질

평정척도는 NYLS(New York Longitudinal Study)

계열의 9개기질 차원을요인 분석하여 우리나라

유아의 기질 구성차원으로 밝 진 다섯 개 구성

차원 즉, 활동성, 반응성, 정서성, 응성,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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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성을 포함하는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활동성은 유아의 신체 움직임의 활발한 정

도, 반응성은 자극에 한 민감한 정도와 반응의

강도를 뜻하며, 정서성은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한 응성은 새로운 자극이

나 변화에 한 응의 정도이고 생리 규칙성

은 수면, 식사에 련한 생리 기능의 규칙 인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 요인들 가운데 신뢰도가 낮게 산출된 정서

성 요인(네 문항)을 제외시켜,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 고, 한 다른 요인들 가운데에서도 신

뢰도를 떨어뜨리는 생리 규칙성 요인의 한 문

항과 반응성 요인의 한 문항을 제외시켜서, 총

27문항을 본 분석에 사용하 다. 문항별 반응양

식은 Likert식 4 척도로서 ‘ 그 지 않다’

의 1 에서부터 ‘항상 그 다’의 4 까지 반응하

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에 의

해 산출된 신뢰도를 살펴보면, 응성은 .83, 활

동성은 .69, 생리 규칙성은 .81 그리고 반응성

은. 63이며, 체 신뢰도는 .74이었다.

2) 유아의 자기통제력

유아의 자기통제력은 Kendall과 Wilcox(1979)

가유아의자기통제력(self-control)을평가하기

해 개발한 자기통제력 평정표(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SCRS는

충동성과 자기통제 행동을 기 로 자기통제성

에 한 인지행동 설명에 부합되는 내용을 포

함하여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통제성에 한 10문항( ：아이가 어떤 일을 마

칠 때까지 끈기 있게 합니까?), 충동성에 한

문항 13문항( ：아이는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가로챕니까?), 그리고 자기통제성과 충동성 모두

를 나타내는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아이는

래와의 화 에 자신의 말할 차례를 기다립

니까? 는 아이는 래와의 화 에 불쑥 끼

어듭니까?). 이 척도는 자기통제성 혹은 충동성

가운데 어느 한 측면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으

로서, 이때 다른측면에 련된 문항들을 역코드

를 하게 된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로 평가하는 7 Likert식 척도로,

Cronbach's α에의해산출된 신뢰도는 .83이었다.

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어머니 아버지의 언어 통제유형은, 이경

희(1993)가 제작한 아동용 척도를 유아의 상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즉, 이 척도는 각

각 28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학업

이나 학교생활과 련된 네 문항을 제외시켜, 각

각 총 24문항씩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마다 세

가지 요인인 명령 통제, 지 통제, 인성

통제로 표 된 각각의 반응에 해 응답자는 ‘항

상 그 다’에서 ‘ 그 지 않다’로 평가하는

Likert식 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어,

'자녀가 신발정리를 제 로 하지 않고 들어올 때

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말 하십니까?'에 한

반응으로 제시된 세 가지 언어통제 유형 즉, 명

령 통제( ：신발 바로 해놓고 와!), 지

통제( ：자기 신발은 바로 해 놓을 수 있어야

지), 인성 통제 ( ：네가 신발을 바로 해

놓으면 엄마가 다시 정리를 안 해도 된단다) 각

각에 해 ‘항상 그 다,’ ‘그런 편이다’, ‘그 지

않은 편이다’, ‘ 그 지 않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명령 통제는 .92, 지 통제는 .88, 인성

통제는 .87이며 체 신뢰도는 .89이었다. 그리

고 아버지의 명령 통제는 .94, 지 통제는

.91. 인성 통제는 .91이며 체 신뢰도는 .92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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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차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5년 4월에 서울과 수도권에

치한 8개 유치원을 직 방문하여 실시하 다.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에 한 유의 사항

을 달하 으며, 질문지는 유아를 통해 부모에

게 배부·회수 되었다. 배부된 300부의 설문지

에서 230부가 회수되어 77%의 회수율을 보 고,

이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은 17부와 불성실하

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하고 총 210부를 본 연구

의 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 12.0을 사용

하여 분석하 다. 조사도구의 내 합치도를 알

아보기 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으며,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 자기통

제력간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Pearson의 상

계수를 산출하 다. 한, 기질과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력간의 계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력간의 계를 악하

기 해 유아의 성별로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

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에는 활동성(r=-.50,

p<.01)만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부 상 을 나타

내어, 활동성이높을수록자기통제력은 낮았으며,

다른 하 요인들은자기통제력과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응성(r=.36,

p<.01)과 생리 규칙성(r=.22, p<.05)은자기통제

력과유의한정 계를, 활동성(r=-.28, p<.01)은

<표 2>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력간의 상 계

기 질
자기통제력

남 아 여 아

응 성

활 동 성

생리 규칙성

반 응 성

.10

-.50**

.15

.06

.36**

-.28**

.22*

-.07

*p<.05 **p<.01

자기통제력과유의한부 계를보 다. 즉,

응성과생리 규칙성이높을수록, 유아의자기통

제력은높고, 활동성이높을수록유아의자기통제

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

력간의 계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유아의 성별로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명령

통제(r=-.37, p<.01)는 자기통제력과 유의한부

상 을, 어머니의 지 통제(r=.22, p<.01)와

인성 통제(r=.42, p<.01)는 자기통제력과 유의

한 정 상 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명령

통제가 높을수록 남아의 자기통제력이 낮고, 어

머니의 지 통제와 인성 통제가 높을수록

남아의 자기통제력은 높게 나타났다. 여아의 경

우, 어머니의 지 통제(r=.19, p<.05)와 어머

니의 인성 통제(r=.31, p<.01)는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정 상 을 보여, 어머니의 지 통제

와 인성 통제가 높을수록 여아의 자기통제력

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명령 통제와 여아

의 자기통제력간에는 유의한 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인성 통제는 남아의 자기통

제력과 유의한 정 상 을 보여, 아버지의 인성

통제가 높을수록 남아의 자기통제력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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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상 계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
유아의 자기통제력

남 아 여 아

어머니의 언어 통제유형

명령 통제 -.37** -.16

지 통제 .22** .19*

인성 통제 .42** .31**

아버지의 언어 통제유형

명령 통제 -.13 .02

지 통제 .01 .02

인성 통제 .35** .16

*p<.05 **p<.01

나타났다(r=.35, p<.01). 아버지의 명령 통제와

지 통제는 남아의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언어 통제유

형은 여아의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계가 없었

다(<표 3>).

3. 유아의기질과부모의언어 통제유형이유

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상 향력

유아의자기통제력과유의한상 을보인유아

의 기질 부모의언어 통제유형 요인들을독

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함으

로써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이

남녀유아의자기통제력에미치는 상 향력

을살펴보았다. 이에앞서, 독립변인들 사이의상

계를알아본결과, 남아와 여아모두다소낮

은 상 계(남아：r=-.02-.26/ 여아：r=-.03-.38)

를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독립변인들의 상 향력을 살펴보면, 남아

의 경우 기질 요인들 활동성(β=-.35, p<.001),

어머니의 인성 통제(β=.29, p<.001), 아버지의

인성 통제(β=.13, p<.05) 순으로나타났으며, 이

<표 4> 유아의 기질과부모의언어 통제유형이남아

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상 향력

독립변인 B β

유아의 기질

활동성 -.49 -.35***

어머니의 언어 통제유형

명령 통제 .00 -.10

지 통제 .00 .02

인성 통제 .32 .29***

아버지의 언어 통제유형

인성 통제 .00 .13*

R2 .28

F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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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유아의 기질과부모의언어 통제유형이여아

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상 향력

독립변인 B β

유아의 기질

응성 .39 .28***

활동성 -.57 -.41***

생리 규칙성 .20 .19**

어머니의 언어 통제유형

지 통제 .00 .01

인성 통제 .33 .29***

R2 .37

F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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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세 가지 요인들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남

아의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모든독립변인들이남아의자기

통제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28% 다(<표 4>). 여

아의경우는기질 활동성(β=-.41, p<.001), 어머

니의 인성 통제(β=.29, p<.001), 응성(β=.28,

p<.001), 생리 규칙성(β=.19, p<.01) 순으로나타

났고, 어머니의지 통제는유아의자기통제력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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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독립변인들이 여아의 자기통제력을 설명하

는 정도는 37% 다(<표 5>).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만 4-5세의 남녀 유아를 상으로

개인 내 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

력간의 계를 알아보고, 양육환경 련 변인으

로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

력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동

시에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상 향력을

밝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심

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력간의 계를

남아와 여아로 나 어 살펴본 결과, 남아는 응

성, 생리 규칙성, 반응성등의모든요인을제외

한 활동성만이 자기통제력과유의한 부 상 을

보 으며, 여아의 경우는 반응성을 제외하고

응성과 생리 규칙성은 자기통제력과유의한정

상 을가지며활동성은자기통제력과 유의한

부 상 을나타내었다. 즉, 남아와여아모두활

동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았으며, 여아의

경우는 응성과생리 규칙성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활동성,

생리 규칙성, 반응성, 응성 등의기질요인이

유아의자기통제력과 한 련이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최지 , 2001)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먼 , 기질 요인 활동성이 남아와 여아 모두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부 상 을 보인 결과는

활동 인 유아일수록 순응성이 낮다는 연구결과

(박호선, 2002; 하지 , 2004)와활동성 기질 차원

이 자기통제능력과 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는 연구결과들(안미경, 1996; Block & Block,

1980)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여아의 경

우, 기질 요인 응성과 생리 규칙성이 남

아와 달리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계를 보인 것

은 여아의 응성 측면에서 어머니들은 개인

생과 련된 가정규칙에 여아들이 더 순응 이

라고 평가(박호선, 2002)하 을 뿐만 아니라, 동

시에 유아는 성에 따라 다른 사회화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은 여아가 남아보다 순종 이

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Maccoby,

1992). 이는 성별에 따라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계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들(원 미, 1989; Earls, 1981; Wolfson, Field, &

Rose, 1987)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질 요인 반응성의 경우 남녀아 모두 자기통

제력과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은 은 유아의

반응성이 어머니의 온정, 수용 양육행동과

련이 깊다는 결과(최지 , 2001)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

을 통해 향을 받고 동시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에서 기질의 한 요인인

반응성은 환경 변인인 부모의 양육행동 등과

보다 련성이 클 수 있음을 짐작 한다.

어머니의 언어 통제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

력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아

의 경우, 어머니의 명령 통제는 남아의 자기통

제력과 유의한 부 계를, 지 통제와 인성

통제는 남아의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정

계가 나타났다. 즉, 남아의 자기통제력은 어머니

가명령 통제를할때낮은반면, 지 통제와

인성 통제가 높을 때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지 통제와 인성

통제는여아의자기통제력과 유의한정 계가

나타나, 어머니가 지 통제와 인성 통제를

많이 사용할 떄 자기통제력이 높았으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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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령 통제는 자기통제력과 유의한 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 략,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정서 표 이나 수용 태

도와유아의자기통제력간의 계에 한연구들

과같은맥락으로이해될수있다. 부모의통제

략 측면과 유아의 순응성간의 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결과들(Crockenberg & Litman, 1990;

Feildman & Klein, 2003; Kochanska & Aksan,

1995; Power & Chapieski, 1986; Crockenberg &

Rothbaum , 1995)에 의하면, 부모가 사회 상호

작용이나 부드러운 통제를 사용한 경우에 유아

의 순응성이 높을 수 있지만, 부정 으로 통제한

경우에는 순응성이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반항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유아

에게 어떠한 통제 략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향을 수 있다는 사실

을 나타낸다.

한, 기존의 부모 양육방법과 유아의 자기통

제력간의 계에 한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응 이고 민감한 양육태도와 거부 , 권 양

육행동들은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각각 정

계와 부 계를 나타낸다는 을 지 함으로

써, 온정․수용 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통

제력을 증진시킨다(안미경, 1996; Olson, Bates,

& Bales, 1990; Silverman & Regusa, 1992)고 보

고하고 있다. 한, 5세 아동을 상으로 어머니

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욕구충족 지연 행동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이미라, 1999; 이수

연, 1985)에서는 자녀를 통제할 때 추론을 사용

할수록, 유아는 욕구충족 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

인다고 하 다. 이는, 거부 이고 통제 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부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경님, 2001)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 유아를 통제할

때, 어머니가 자녀에 해 애정 , 수용 태도-

를 지닐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력이 높으며, 엄격

하고 통제 인 태도를 지닐수록 자기통제능력이

낮다는 연구결과(김문신․김 웅, 2003)와도 일

치한다. 결론 으로 부모가 유아를 통제할 때,

애정철회나 힘을 사용하는 훈육법은 부모가 자

녀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나 자신의 행동 결과

에 해 이해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에서 효과

이지 못하다. 따라서 논리 추론을 사용하는

훈육법이 자녀가 왜 그 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

해 주는 보다 효과 인 자기통제력 성장을 도모

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Hoffman, 1970, 1980,

1988).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명

령 통제와 여아의 자기통제력간의 계는 기

존의 련 연구결과들과 달리 유의한 상 이 나

오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남아의 어머니는 여

아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더 권력 행사 이

거나(Kochanska, 1997b; Minton & Levine, 1971),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며(Maccoby & Jacklin,

1974),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남아에게

더 통제 인 것으로 보고되기(곽혜경․조복희,

1999; 이경님, 2001; 최지 , 2001) 때문인 에

기인할 수 있다.

덧붙여아버지의언어 통제유형과유아의자

기통제력간의 계에 있어, 남아의 자기통제력은

아버지의 인성 통제와 유의한 정 상 이 있

었고, 여아의 자기통제력은 아버지의 언어 통

제유형 어떤 유형도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아는아버지의언어 통제유형

인성 통제가 높을 때 남아의 자기통제력이 높

게 나타났다. 남아만이 아버지의 인성 통제와

자기통제력간에 유의한 련이 있는 것은, 남아

의경우 5, 6세는기본 인 도덕성을 내면화하는

시기로 아버지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 즉그들의 도덕률과 가치체계의 내면화로 설

명될수 있다. 이를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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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남아의 경우 내 인 도덕 단, 규칙 순

응성에 한 수가 낮았고, 아버지가 있는 남아

들 에서도 아버지와의 동일시가 잘 안되는 경

우는 양심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와의 동일시가 강한 남

아들은 규칙에 한 순응측정에있어서 높은

수를 얻었던 (Hoffman, 1971)과 유사한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한 욕구충족 지연을 배울

모델이나 괴 충동을 통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아동은

자기통제력이 뒤떨어진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들

을(Aichorn, 1935; Lamb, 1981) 고려해 볼 때, 이

는 남아의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향력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해 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언어 통제

유형이 남아와 여아의 자기통제력에 해 미치

는 상 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가장 높은 향력을 가진 변인은 유아의 기질

한 요인인 활동성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의 인성 통제와 아버지의 인성 통제 순이었

다. 여아의 경우, 남아와마찬가지로 활동성은 자

기통제력에 가장 커다란 향력을 미쳤고, 그 다

음으로 어머니의 인성 통제, 응성, 생리 규

칙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남

아와 여아 모두 기질의 하 요인인 활동성이 유

아의 자기통제력에 가장 요한 변인이 될 수 있

음을 말해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제

와 련된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에 한 상

향력들을 살펴본 기존 연구결과들(김수

혜, 2000; 안미경, 1996; 이정란, 2003; Kochanska

& Aksan, 1995; Rohtbart et al., 1998; Silveraman

& Ragusa, 1991)과 비교했을 때, 유아의 타고난

기질보다는 환경 변인인 부모의 양육행동, 특

히 합리 , 애정 태도가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더 큰 향을 다는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연령 측면과 연구방법론 차이

에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를들면, 기존의 연

구들(안미경, 1996; 이정란, 2003; Kochanska &

Aksan, 1995; Rohtbart et al., 1998)은 연구 상을

유아보다부모-자녀간의 계에있어서더오랜

기간동안의상호작용의경험을가진학령기아동

들을 상으로 하 으므로, 선천 요인보다 후

천 양육환경의 향이 보다 큰 련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언어

보상측면과언어지시유형에 을두고 찰

법을 이용하 다(이종일, 1986; 곽혜경, 1998).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기질 특성

활동성은 남녀 모두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한 상 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기통제

력에가장 향을미치는요인임을알수있다. 이

러한 은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부모가 유아를 통제할 시, 민감하고

세심한양육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그리고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간

의 계를통해, 아버지 보다어머니가유아에

해언어 통제유형을다양하게사용한다는것으

로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한

직 참여가 아버지에 비해 상 으로 보다

빈번하므로, 어머니가유아를통제하는데있어서

좀 더 다양한 언어 통제유형을 시도하려는 경

향을 가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부모

의 명령 통제보다 지 통제와 인성 통제

가남녀모두자기통제력에 정 향 수있

다는 은부모가유아를통제할때, 유아에게무

조건 지시 으로 하는 신에 왜 그 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한 언어

표 임을 시사해 다. 덧붙여, 아버지의 역할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여아 보다 남아와

더 련성이있다는것은, 만 5세의남아경우기



12 아동학회지 제26권 6호, 2005
                                                                                                                 

- 316 -

본 도덕성을 내면화하는시기로 아버지와 동일

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은

이 시기의 남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요하다는 과 남아의 정 발달에

아버지의 인성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에서의의를

찾아볼수있다. 첫째, 자기통제력에 한기존연

구들은 환경 변인으로서 주로 부모의 일상 인

양육행동 측면만을 고려했으나, 본 연구는 실제

로 부모가 자녀를양육할 때 사용하는 언어 통

제 유형에 을 둠으로써, 유아의 자기통제력

에 보다 직 으로 련된 변인을 살펴보았다.

둘쨰,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

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역시 유아와의 발

달에 기여하고 유아의 계에서 각기 다른 결과

를가져올수있다는 에서어머니의언어 통

제유형 뿐만 아니라아버지의 언어 통제유형을

함께 고려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 을 토

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언어 통제유형이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지 못하

다. 유아의 도덕 통제력은 부모의 양육태도간

의 일치성 일 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을 고려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 통제유

형간의 일치성 일 성 역시 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일치성과 일 성이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어

떠한 련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

째,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간의 상호작용

향력에 근거 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양 변

인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상호작용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유아에 한 평가를 어머니 보고에만 의존했

기 때문에 어머니의 지각과 주 평가가 개입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의 주 성을

이기 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평가나 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련 있는 변인들로 기질과 부모

의 언어 측면만을 고려하 으나, 자기통제력

에 미치는 요인은 이 외에도 다양하다. 후속 연

구에서는 연구 상 유아의 인지 요인, 사려

성, 부모변인 자체에 향을 수 있는 부모의

학업수 , 취업유무 등을 다각 으로 고려함으

로써,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보다 다양한

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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