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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언어능력  정서조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래유능성과 래공격행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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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emotion regulation on peer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The subjects were 100 preschool children (49 girls and 

51 boys; mean age, 70.30 months), their mothers and teachers, recruited from five day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do area. 

Each child’s language ability was assessed individually with the standardized measure, the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and their teachers reported on the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Their mothers also 

reported on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child’s emotion regulation by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eschool children’s peer 

compet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maternal warmth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Their aggressive behavior was 

positively related to harsh maternal parenting but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maternal warmth predicted peer competence. Third, children’s gender, 

emotion regulation, and harsh maternal parenting predicted aggressive behavior. These findings could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rograms and services to promote peer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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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성 발달 연구자들은 아동발달의 맥락으로써 또래

관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아동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부모

와 또래의 역할을 구분해 제시한 W. Furman and E. A. 

Wehner(1994)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는 자애로움과 애

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아

동은 친밀감,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우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

해주는 성인인 부모와의 관계와 달리 또래와의 관계는 동

등하면서도 수평적인 관계이므로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

해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유아가 어린이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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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아교육기관에 가게 되면서 또래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는 확

장되고 정교해진다. 또래와의 놀이를 포함하여 또래와 하

는 상호작용은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맥

락이다(T. M. Gallagher, 1993).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평등, 상호간의 친절과 호의라는 개념을 

발달시키고 갈등해결, 공격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W. Hartup & B. Laursen, 1994).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타인과 구분되는 자아에 대한 개

념을 습득하게 되며, 또래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M. J. Guralnick, 1993; K. J. Top-

ping & S. Ehly, 1998). 이처럼 또래관계는 사회인지 기술

의 습득과 함께 또래와의 협력, 상호간의 지지 등 대인관

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E. P. Fisher, 1992). 유아기의 긍정

적인 또래관계는 건강한 적응의 지표이며(D. Cicchetti, 

1990, pp. 2-28), 이후에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 W. Ladd, J. M. Price, 

& C. H. Hart, 1988). 반면에 유아기의 부정적인 또래관계

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문제행동,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 유아기 또래관계의 발달궤적을 고찰

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의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아

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부적응, 비행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 A. Denham & R. W. Holt, 1993; M. 

E. De Rosier, J. B. Kupersmidt, & C. J. Patterson, 1994). 

유아기의 또래관계가 장기적으로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아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 능력인 또래유능성과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 행

동인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또래적응 또는 또래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유아 개인요인으로는 유아의 언어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필수적인 의사소통 도구이며 아동의 사회정

서 발달과 학업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N. J. Cohen, 

2005).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는 의사소통 발달 수준에 이

르는 만 5세의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가 정교화 되면서 언

어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유아는 성공적으로 언어발달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언어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다(J. Beitchman, 2005). 선행연구

(T. M. Gallagher, 1999)에 따르면 언어기술은 효과적인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규칙을 이

해하고 조직하며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아동은 언어를 통해 상대에게 질문

을 하고 경청하며,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동일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난처한 상황에 있

는 또래를 놀리기 보다는 공감하거나 동정을 표하는 친사

회적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어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

서 언어능력은 유아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래와 함께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

력을 강화시켜 준다(B. L. Gertner, M. L. Rice, & P. A. 

Hadley, 1994).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인기도(H. 

Go, 2009), 언어능력과 또래상호작용(K. Y. Kim & S. E. 

Lee, 2007)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이 또래유능성이나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유아의 또래유능성이나 또래공격성은 또래의 행

동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서조절능

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

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아의 정서

적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하게 되는데 특히 슬픔이나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의 표출은 또래 사이에 갈등을 야

기할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을 경

우에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I. Choi & K. 

Lee, 2010). 그러나 아동이 분노를 강하게 느끼는 경우라

도 반드시 공격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사회적 맥락

에 맞도록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에 따라 상대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정서조절능

력이 있는 아동은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이것

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N. Eisenberg & R. 

A. Fabes, 1992). 이처럼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정서적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의 토대가 된다(C. Saarni, 1999).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을 살펴본 선행연구(J. H. Lee & H. J. Moon, 

2010)에 따르면 정서조절능력이 클수록 또래와의 상호작

용에서도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N. Eisenberg 

& R. A. Fabes, 1992; Y. J. Han, 2006)는 정서조절이 아동

의 공격성 및 행동문제를 예측한다고 보고했는데, 정서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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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언어능력이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또래와의 적응이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나 개별 변인이 유아

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쳐 이러한 변

인들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

향이 어떠한지 상대적인 영향력을 고찰하지는 못하고 있

다. 유아의 주요한 개인 특성이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의 표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으

로써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취약한 아동을 확인

하고 개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

(K. Y. Kim & S. E. Lee, 2007; C. Leaper, K. J. Anderson, 

& P. Sanders, 1998; A. Sheldon, 1990)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고, 언어발달 및 정서발달에서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의 성별요인을 통제하고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환경 가운데 하나인 부모는 유

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환경요인이

다. 발달초기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과 사회화 과정에 주

목하면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또래

적응 또는 또래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는 

주로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유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

는 제 삼자인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착이론(J. Bowlby, 1978)에 따르면 영아는 탄생과 함께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 유대감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부모가 제공한 양육의 경험과 정서적 지

지를 토대로 자아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내적작동

모델을 발달시키고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

게 보이는 양육행동은 가족이외의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

는데 있어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

용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초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

구에 따르면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이후에 자녀의 

아동기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C. 

Pianta & K. L. Harbers, 1996; S. L. Toth & D. Cicchetti, 

1996). 또한 어머니와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유

아의 또래유능성(J. N. Chung & Y. Lee, 2006), 어머니-자

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Lee & Rah, 1999),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J. Lee 

& S. Moon, 2011)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해 어

머니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긍정적

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서 유능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

녀의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M. J. Kim & H. S. Doh, 2001)에 

따르면 부모가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

록 아동의 공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공

격성에 관한 선행연구(J. Y. Choi & M. A. Kim, 2010)에

서는 부모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조사 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체

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또래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

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과 자녀인 유아의 또래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또래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긍정적 또래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또래상호작용, 또래

인기도 등 다양한 척도를 유능한 또래관계의 지표로 사용

하고 있으며, 부정적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인 

유아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전반적인 어머니

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또래상호작용, 또래인기도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어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

하고 또래관계 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능력인 또래유능성(J. H. Park & U. H. Lee, 

2001), 그리고 또래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공격행동인 또

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구체적 양육행동

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적 양

육행동과 처벌적 훈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또래유

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성별과 개인 특성인 언어능

력 및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준비기인 만 5세 유

아의 또래관계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는 것은 또래간 폭력,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인

성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예방적 관점에서 유아의 또래적응을 돕는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가정 내에서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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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Child
sex 

boy 51(51.0)

girl 49(49.0)

Age(month) M= 70.30 (SD=3.52)

Mother

Age(year) M= 37.35(SD=4.37)

Education

MS or less 3(3.1)

HS or less 54(54.5)

University or less 41(41.4)

Graduate school 1(1.0)

Monthly Income

Level

Less than 2million won 19(21.6)

2 - 4million won 51(57.9)

over 4million won 18(2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0)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

니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과 유아

의 또래유능성 및 또래공격행동 간의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과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

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과 어머니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

이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N시, A시 소재 어린이집 5곳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유아의 담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103명

과 유아의 어머니 103명, 담임교사 6명, 전체 212명을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아 가

운데 연구기간에 결석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 1

명을 제외하고 유아 총 10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포하였다. 어머니 질문지는 101부가 수거되었고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부를 제외하고 총 10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아 

100명, 유아의 어머니 100명의 자료와 유아의 담임교사 6

명이 유아 100명에 대하여 또래유능성 및 또래공격행동

를 평정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전체 유아는 남아 51

명, 여아 49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유아의 평균 월령은 

70.57개월이고 남아는 70.34개월, 여아는 70.81개월 이었

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35세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 and Rhee

(2001)가 개발한 취학전 아동용 또래유능성 척도(Peer 

Competence Scale for Preschool Children)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3개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5개 문항씩 총 15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 영역은 또래집단에 잘 수

용되고 또래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

항으로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친하게 지낸다’ 등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사회성 영역은 또래를 잘 도와주

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겨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아이를 

잘 도와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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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성 영역은 또래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

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

확히 표현한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유능성

에 대한 평가는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

되는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3개 

하위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각각 .86, .92, .82

로 나타났고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 

2) 유아의 또래공격행동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은 N. R. Crick, J. F. Casas and 

M. Mosher(1997)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행동 척

도(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Teacher Form)의 외

현적 공격행동에 관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

래를 대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신체

적 공격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다른 아이를 발로 차거나 때린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척도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

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91이었다. 

3) 유아의 언어능력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Y. Kim, T. Sung 

and Y. Lee(2003)가 개발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

guage Scale: Pres)의 표현언어 발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취학 전 아동, 2세에서 6세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조사자가 유아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표현언

어능력을 검사하였다. 이다. 검사도구의 문항간 내적일치

도는 Cronbach's α 값이 .95로 나타났다. 이 도구는 표현

언어를 측정하는 문항 4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인

지능력과 관련되는 의미론적 언어능력, 음운 및 구문론적 

언어능력, 화용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검사는 대상 유아의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연령단계보

다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고, 각 단계에서 모두 ‘+’

를 받는 연령단계를 기초선으로 하고 이후 단계로 진행하

면서 처음으로 ‘-’가 두 개 이상 나타난 연령단계를 한계

선으로 하고 점수를 산출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획득점수를 기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초

선 단계에 해당하는 점수에 최고한계선까지 아동이 추가

로 얻은 점수를 더하여 총 획득점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

에서는 유아의 언어능력과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획득점수를 기초로 표현언어점수의 평균점

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A. Shields 

and D. Cicchetti(1997)가 개발한 정서조절 체크리스트(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ERC는 정서적 유

연성 부족과 정서 불안, 부정적 정서의 비조절로 구성된 

불안/부정성 영역의 15문항(예; 쉽게 화를 낸다)과 상황

에 적절한 정서표시, 공감, 정서자각으로 구성된 정서조

절 영역의 9문항(예;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기다릴 수 있

다)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불안/부정성 영역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불안/부정성 영역과 정서조절 영역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각각 .79, .76,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84였다.

5) 어머니의 양육행동

(1) 어머니의 온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적 양육행동은 R. P. 

Rhoner(1984)가 개발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부모행동의 온

정 차원에서 한쪽 끝을 수용적 양육으로 다른 한쪽은 거

부적 양육행동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므로 온정적 양육행

동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친밀감이나 애정을 나타내

는 언어적 및 신체적 표현을 자주하며 자녀의 요구에 반

응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

는 총 20문항으로 ‘나는 우리 아이에게 부드럽고 친절하

게 대한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렇지 않

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평정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0 이었다. 

(2)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행동은 C. A. Essau, S. Sasagawa 

and P. J. Frick(2006)이 개발한 알라바마 부모양육 질문지

(The Alabama parenting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어

머니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

의 처벌적 훈육에 관한 3문항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평정

하도록 하였으며,‘나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때

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Cronbach's α 값이 .6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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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t
Total Boys Girls

Peer competence 3.18( .51) 3.17( .53) 3.19( .50) -.23

Aggressive behavior 1.41( .57) 1.61( .67) 1.22( .38) 3.57***

Language ability 40.75(8.28) 39.49(8.28) 41.96(8.72) -1.50

Emotion regulation 3.77( .36) 3.74( .36) 3.79( .35) -.82

Maternal warmth 3.03( .43) 3.01( .47) 3.05( .38) -.48

Maternal harsh parenting 2.27( .65) 2.42( .57) 2.10( .70) 1.99*

*p < .05,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00)

Variables 1 2 3 4 5 6

1 1 

2 -.01 1 

3 .28** -.02 1 

4 .19 -.29** .14 1 

5 .25* -.04 .11 .31** 1 

6 -.07 .34** -.09 -.36*** -.34*** 1 

1. Competence, 2. Aggressive behavior, 3. Language ability, 4. Emotion regulation, 5. Maternal warmth, 6. Maternal harsh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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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Intercorrelation of Variables (N=100)

3. 자료수집 차  분석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1년 4월 1주에 걸쳐 만 

5세 유아 20명과 어머니 20명, 담임교사 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

지의 문항을 어머니와 교사가 이해하기 쉽게 문구를 수정

하고 아동학 전공자 3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질문지를 구

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5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동의를 받은 어머니와 유아의 담임교

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이후 수거하였다. 그리고 연구참

여에 동의한 어머니의 자녀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훈련받은 조사자 1명이 기관 내의 분리된 공간에서 유아

와의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수합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유아의 언어능력  정서조 능력,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 처벌  훈육)과 유아의 래유능성  래

공격행동과의 계 

유아의 언어능력과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 처벌적 훈육)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또래공격행

동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검

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 유아는 보통 수준의 또래유능성을 나타냈고 

공격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

는 또래공격행동(t=3.57, p<.001)과 어머니의 체벌(t=1.99, 

p<.05)에서만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일수

록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을 여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남아인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

다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적 훈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언어능력과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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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Peer competence

B β R2 ΔR2 F

1  Gender(Girls=0) -.02 -.02 .00 .05

2
 Language ability .02 .27**

.10 .10 3.72*
 Emotion regulation .22 .15

3
Maternal warmth .25 .21*

.14 .04 3.08*
Maternal harsh parenting .05 .06

*p < .05, **p < .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Peer Competence among Children (N=100)

(온정, 처벌적 훈육)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또래공격행

동 간에 관련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언어능력(r=.28, 

p<.01), 어머니의 온정(r=.25, p<.05)과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언어 구사 능력이 좋을수록, 

어머니의 온정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

서 유능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유아

의 또래공격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29, p<.01)과

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r=.34, 

p<.01)과는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아의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또래공격행동을 덜 보였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처벌적 훈육을 많이 할수록 자녀인 유

아가 또래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정서조 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  훈육)이 유아의 래유능성에 

미치는 향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

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

인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유아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유아 개인 특성으로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어

머니의 온정과 처벌적 훈육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1.044~1.262로 10

을 넘지 않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F=3.08, df=99, p<.05). 1단계에 투입한 성별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 반면에, 2단계에서 유아 개인의 특성인 언어

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한 결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에 대한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은 4%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즉, 유아의 개인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다 또래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개인특성 가운데 또래유능성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언어능력(β=.27, p<.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β=.21, p<.05)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언어적 표현 능력이 좋을

수록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능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고 

칭찬을 자주 하며 친밀감을 보일수록 유아가 또래와의 관

계를 잘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정서조 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  훈육)이 유아의 래공격행

동에 미치는 향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

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1.049~1.262

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공격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 유아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

에서 유아 개인 특성으로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을 투

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어머니의 온정과 처벌

적 훈육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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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Aggressive behavior

B β R
2 ΔR

2
F

1 Gender(Girls=0) .39 .34*** .12 13.03***

2
Language ability .00 .07

.19 .07 7.56***
Emotion regulation -.44 -.27**

3
Maternal warmth .17 .12

.25 .06 6.19***
Maternal harsh parenting .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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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Aggressive Behavior among Children (N=100)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인을 모두 투입한 최종회귀모형

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설

명력은 25%로 나타났다(F=6.19, df=99, p<.001). 1단계 회

귀모형의 설명력은 12%였으며, 2단계에서 유아 개인 특

성인 언어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의 설명력은 7% 유의미하

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6%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였다. 유아의 성별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개인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근

소하지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또

래공격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은 성별(β=.34, p<.0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β=-.27, p<.01), 어머니의 처벌적 훈

육(β=.26, 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유아보다 또래공격행동을 많이 보이며, 유아가 정

서조절을 잘 할수록 또래공격행동을 덜 보이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어머니가 자

녀에게 처벌적 훈육을 많이 할수록 자녀가 또래에게 공격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그

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 처벌적 훈육)이 유아의 또

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인 만 5세 유아는 전반적으로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서 보통 수준의 유능성을 나타냈고, 또래에 대한 공격행

동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변인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서는 남아

가 여아보다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에서 남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I. Choi & K. Lee, 2010; J. M. Ostrov & C. F. 

Keating, 2004).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가하는 처벌적 훈육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수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신체적으로 가하는 처벌적 훈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딸보다 아들에게 신체적으로 처벌적 훈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A. Mahoney, W. O. Donnelly, Lewis, & T. C. 

Maynard, 2000).

둘째,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유아 개인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

별을 통제하고 구체적으로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먼저 유아의 또래유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 개인 특성 가운데 언

어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언어적 표현 능력이 좋을수록 또래에 대한 긍

정적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해나가

는 능력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인기도(H. Go, 2009),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상호작용(K. Y. Kim & S. E. Lee, 2007), 유아의 의사

소통 능력과 또래유능성(J. L. Mendez, J. W. Fantuzzo, & 

D. Cicchetti, 2002)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

사한 결과이다.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놀이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또래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유아는 자신의 현재 기분이나 의견에 대해 

상대에게 알릴 수 있고 다툼이나 협력 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슬퍼하거나 다친 또래에게 적극적으로 위

로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언어표현을 통한 친사회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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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를 대상으로 하는 유능한 사회적 행동은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발

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

동은 어머니의 온정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애정표

현을 자주 하며 자녀에게 칭찬을 잘 하고 자녀와 친밀감이 

강할수록 자녀인 유아가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관계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

적인 양육행동이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자녀인 유아의 또

래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J. N. Chung 

& Y. Lee, 2006; J. Lee & S. Moon, 2011)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록 이러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모델로 유아는 또래

와 상호작용하고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제공한 양육의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토대로 자아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고 유지하게 된다는 애착

이론(J. Bowlby, 1978)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망이 넓지 않고 가족과 어린이집에

서의 생활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부 

환경이 된다.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아 개인

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인 어머니가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

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기초로 한 자녀와의 상

호작용 기술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

아의 성별,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요인이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인 경우에 또래공격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일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N. R. Crick et al., 1997; 

J. M. Ostrov & C. F. Keating,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에서의 성차나 성별이 미치는 영향

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에서

는 성차가 분명히 드러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

향은 발달적으로 유아기의 공격적 행동에서 남아의 공격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등 또래와의 사회적 유능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S. Walker, 2005)의 결과와 일치

한다. 이는 유아기부터 남아가 또래에 대한 공격행동을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

린이집에서 또래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관

에서 유아사회교육을 실시할 때 남아들이 선호하는 놀이 

상황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상황 등 다양한 상황

을 제시하여 공격적인 행동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을 통

제한 이후에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할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

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조절능력과 아동의 공격행동과의 관련성을 입증한 선행

연구(I. Choi & K. Lee, 2010; Han, 2006; N. Eisenberg & 

R. A. Fabes, 1992)의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분노 등의 부

정적 정서는 자극을 유발한 대상에게 공격적 행동으로 반

응할 가능성을 높인다(I. Choi & K. Lee, 2010). 이러한 부

정적인 정서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

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사회적으

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이 긍

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

조절능력은 정서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

데 하나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공격행동 예방을 위

한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어서 유아의 또래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의 양육행동은 신체적으로 가하는 처벌적 훈육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이 경미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처벌적 훈육이 또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이용하여 훈육을 자

주 할수록 자녀인 유아가 또래를 대상으로 한 공격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신체적 처벌이나 가혹한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행동 및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S. A. Denham, 

E. Workman, P. M. Cole, C. Weissbrod, K. T. Kendzio-

ra, & C. Zahn-Waxler, 2000; M. J. Kim & H. S. Doh, 

2001)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

는 신체적 처벌을 자녀인 유아가 학습하고 공격행동에 대

한 부정적 강화로 이어져 또래에게 하는 행동으로 그대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나 반성에 대한 기회 없이 어머니로부터 신

체적인 처벌을 받는 유아는 또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

단했을 때 친사회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공격적인 행동

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부터 나타나

는 부모의 처벌적 훈육은 다른 위험요인과 결합하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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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의 훈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기관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

가 있다. 부모의 고질적인 신체적 처벌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의미 있는 대상에 대한 공격행동으로 고착될 수 

있으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과 개

입이 요구된다. 특히 남아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체적으

로 가하는 처벌적 훈육을 여아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성차

에 따른 공격행동의 분화가 단순히 유아 개인의 특성보

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롯

된 것인지 추후연구를 통해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유아의 성별 및 개인특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또래유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또래공격행동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기

술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지자로서 부모의 역할 수행 

훈련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양육기

술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조사대

상 유아의 수에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연구에서 연령과 성별에서 조사대

상의 규모를 확대하여 발달적으로 또래와의 사회적 행동

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모 가운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

을 반영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이 유

아의 또래유능성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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