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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research and care in the field, navigate
to the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the child's development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Exploratory study of the development affected by age to be raised to the acquired write that

emotional abilities are not genetically gifted. This is a crucial time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kills in infancy and childhood entire life, and see this time the biggest impact of

social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ade home amicably,

the parents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michim at home The. As such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emotional power of the child's

parent role. Seen to suggest ways to develop children's development through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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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회

로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한 이래 가족 간의 여러 가

지 문제로 가족구성원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또한 현 사회문화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초점도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

은 아동을 시대에 맞게 정서적으로나 창의적으

로 아동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시키기엔 어

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람직한 성인의

양육태도는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를 요구한다.

생의 초기인 영아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

한 사회적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라 할 수 있

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인 언어들의

다양한 의미를 배우고, 어휘를 습득하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용어들을 사회화시키

고 그들의 정서적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허락할(Fivush, 1993) 뿐만 아니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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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고취시킴으로써 정

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ornstein &

Tamis-Lem onda, 2001). 자녀가 최초로 접하는

경험의 대상이 어머니이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화 되어감으로,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는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unn, Brown, & Bearsall, 1991). 아동은 어머

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에 필요한 전략으로 발달시킨다(Hartup, 1983).

성장초기에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어떻게 받

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 즉, 자

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수용 혹은 통제적인 반응

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Saarni, 1990)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오늘날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

과 별거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은 아

동의 적응과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ang, Jang, & Jung,

2006). 작금의 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조기교육이 강조되어 과거에 비해 많은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

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동은 일찍부터 타인과

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한다. 아동이 원만한 사

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래 관계의 적응을 비롯

한 아동의 사회ㆍ정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발달에 있어 중요성이 강

조 되어 왔다(Anderson & Messick, 1974;

Chen, Rubin, & Li, 1995; O'Malley, 1977;

Parker & Asher, 1987; Raver & Zigler, 1997;

Waters & Sroufe, 1983).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발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상당한 연구

들은 부모가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할 경우, 자녀

는 또래관계에서 적응력ㆍ수용력이 높고 또래관

계가 좋으며, 자아존중감ㆍ가치감이 높고, 유능

감과 적응발달이 높음을 보였다. 하지만 부모가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자녀는 또

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

며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높았

다.

아동기는 발달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

는 많은 방법을 배우고 시도해 보는 시기인 것

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은 아동의

정서적 애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아동은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

며 성장하고 발달한다. 부모는 자녀가 사회적응

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

울러 성장과 변화에 맞는 상황에 행동이나 태도

를 보임으로써 자녀와의 갈등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Goleman(1995)은 사회적 유능성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기술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즉각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능성에 대한 개념이

나 정의에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정서적 능력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김경희ㆍ황혜정(1999)도

정서능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원만하고 사회적응 능력이 높으며, 정서

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아동일

수록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개인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잘한다

고 하였다.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Eisenberg &

Fabes, 1992; Hubbard, Coie & Dodge, 1994)된

반면에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들은 정

서조절이 잘 되는 아동들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립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

낸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을 위해서는 긍정적 태도와 그 형성이 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Goleman(1995)은 정서능력을 유전적으

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으로써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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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전 생애의 아동

기는 정서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1)라고

하였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

경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

는 가정(Saarni, 1999)임을 미루어볼 때, 가정에

서도 부모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임을

많은 선행연구로부터 알 수 있다. 즉, 부모 역할

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의 발달에도 중추적 역할

임을 가정할 수 있다.

Belsky(1984)도 합리적 지도, 일관성 있는 훈

육, 애정적 태도 등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나

지적발달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으

며,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최

정미, 2002: 재인용).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이

고 일관적 태도로써 양육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권윤정, 1999; 박응임, 1998; 박주희, 2001;

손승희, 2002; 최정미, 2002; Dekovic &

Janssens, 1992;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의해 어

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 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

고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사회적 부적응의 극단적 현상으

로 ‘집단 따돌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다. 이것은 아동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

적인 것과 관련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도 추가

작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

동은 다양한 측면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하위요

인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 아

1) 인간의 발달에는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
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한다. 이러한 시기는 
인간발달의 여러 측면에 걸쳐 있는데, 특히 일
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아동기에 여러 번 존재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인간의 발달에서 어떤 
특정한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데는 가장 적절
한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시
기에 보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Putallaz &

Heflin, 1990)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아동기는 결정적 시기에 맞게 아

동발달에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정서적인 능력은 사회적으로 타

인의 내적 심리상태인 사고나 의도, 동기 및 정

서적인 반응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이

사회적으로 관계형성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므로 정서적인 능력은 사회적 성취감을 이어

줄 강한 토대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맥락에서의 관련 요인들의 제시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아동발달의 긍정적인

요인을 파악하면서 부정적인 정서적 결함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각 측면의 관점으로 나누어

모색하는 것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각 측면으로 본 아동발달의 정서

적요인

아동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주의

를 기울여 의미를 해석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하

고자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가 나

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다. 이러한 능력이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여러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을 길러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 요인들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아동발달에 관련된 개념적 정의

인간은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

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발달해 간

다. 바로 이 발달(development)은 변화를 의미

한다. 즉, 발달은 인간의 수태로부터 사망까지

육체적․정신적 기능이나 사회 문화적 기능에

있어 변화가 발생하며 인생의 생활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또한 발달은 신장,



www.earticle.net

대한산업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4년 12월

- 27 -

체중, 학습한 개념지식의 수 등과 같이 양적인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능력,

인지특성과 같은 질적인 변화도 포함하며 발달

은 상호적이면서 추상화된 것이다. 아울러 인간

의 전 생애를 통한 발달과정은 어떤 특성이 양

적으로 증가하거나 질적으로 유능해지는 긍정적

인 변화와 양적으로 감소하거나 질적으로 퇴색

하는 부정적인 변화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발달 변화의 속도는 개인의 행동양상이나 기능

의 발달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emotion)는 주관적으로 의식되며 현상

적인 체험을 통해 일어나는 느낌(feeling), 불분

명한 선행사건을 통해 발생하며 장시간 지속되

는 기분(mood)과는 구별되는데 뚜렷한 선행사

건을 지니며 단기간으로 지속되고 발생한 것을

해소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이러한 정서는 인간

생활에 있어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에 맞물려 발

생하는 인간능력 중 또 하나의 감각지각 능력이

다. 이것은 기분이나 분위기로써 긍정적, 부정

적, 감정이입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동의 정서 상태는 인지기능의 효율성에 의

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 정서적으로 교란된

상태에서는 주의집중력 상에 어려움이 나타나

궁극적으로 잠재된 지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인 양상을 드러낸다. 정서안정은 아동의 학업성

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학습하는

시간이나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저장된 지식

들을 잘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서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유쾌한 정서 상태는 불쾌한 정

서 상태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활성화시키고

정보의 수행을 촉진시킨다.

예전에는 흔히 아동기와 청년기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중년기 이후부터 노년기는 쇠

퇴로 인한 부정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발달을 이

해해 왔으나 최근의 밝혀진 연구들에 의하면,

노년기에도 분석, 통합, 추론, 문제해결능력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ltes, 1987).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는 발달의 개념을 수

태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

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확대되

어 수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 변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2.2 정서이해의 관점

2.2.1 아동의 관점에서의 정서이해

Harris(1990)에 따르면 정서 이해는 자신이

느끼는 정서와 타인이 표현한 정서에 대한 것을

발달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전반적인 과정으

로 특별한 정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개인이 가

진 도식개념에 각자의 상황 평가가 함께 이루어

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Denham(1998)은 아동기의 정서이해의 중요

성을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조절의 역할

로서 취학 전 아동들이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다루고 그 정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시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정서적인 특징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을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지속적

으로 밝혀졌다. 정서 이해는 정서지능에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정서적인 개인차는 성인기 성공

의 주요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으며(Goleman,

1995),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의 기간이 정

서학습의 결정적인 시기로 알려져 왔는데 이 시

기의 정서학습은 발달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서학습을 통한 정서 이해는 정

서지능을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Denham(1986)은 지난 20년간 아동들의 정서

이해의 변화는 생후 18개월부터 취학 전에 걸쳐

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Pons, Harris, Rosnay(2004)은 아동을

위한 정서 이해의 아홉 가지 요소는 일정한 발

달적 단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 아홉 가지 요소

를 세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정서

의 외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수준

은 정서의 의식적인 면을 설명하는 두 번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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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이해하기 위한 선수과정이다. 또한 두 번

째 수준은 정서의 반영적 측면을 설명하는 세

번째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며, 계층적

구조화를 지닌 세 개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그

수준에 속하는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수준은 내적인 정서의 이해로 정서

의 외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수준은 정서 이해에 있어서 특별한 추론이 필요

없는 단계로 타인의 표정을 읽고, 정서를 명명

하며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정

서가 발생한 외형적 원인을 이해하여 정서에 대

한 외적 귀인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준은 의식적 정서의 이해로 정서

의 조직화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자

신과 타인의 내적인 이유를 알아야 추론할 수

있다. 의식적 정서의 이해 요소는 타인의 바람

과 믿음, 알기와 다시 떠올리기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서와 바람의 연관성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타인의 바람을 인정하며, 개인의 믿음

이 사실보다 더 우선시됨을 이해한다. 바람과

믿음의 이해는 정서가 주관적인 것이며 현재의

내적 경험이 중요한 토대가 되는 반면, 다시 떠

올리기는 과거의 내적 경험이 정서에 중요하며

현재 정서로 이어지기 위해 경험을 유도하는 적

절한 단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준은 반영적 정서의

이해이다. 이는 정서의 반영적이고 반추적인 면

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상황에 대

한 다양한 추론이 필요하다. 표현된 정서와 개

인의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전

제하에 정서조절을 통한 정서 표현규칙의 습득

이나, 마음 숨기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학자들에 의한 아동의 정서 이해

에 대한 관점을 종합해 볼 때, 혼합정서와 양가

적인 정서의 이해, 도덕성 및 자부심 등의 복합

정서를 포함한 개인차를 존중하여 발달에 적합

한 아동의 정서적 함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2.2..2 어머니의 관점에서의 정서이해

①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정서

능력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Denham(1993)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자주 하게 되

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한 어머니의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녀의 정서표현에 부모가 아동의 부정

적인 정서에 대해 수용적이고 공감적으로 반응

하면, 아동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정

서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Hoffman(1983)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에 대해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는

아동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조

절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

양한 영역의 아동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Eisenberg, Farbon,

Schaller, Carlo, & Miller, 1991; Eisenberg,

Farbon, Carlo, Troyer, Speer, Karbon, &

Switzer, 1992). 어머니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다. 이

아동의 정서적 기질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엄마

의 행동이나 언어적 자극에 더 반응적이며, 역

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더 잘

유발시킨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최근에는 애착문제가 일어난 경우 추후 타인

을 이해하는 능력인 사회인지 능력에 결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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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는 연구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른 치유적

접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1> 애착안정성과 마음이론의 관계

Fonagy(1998)은 애착문제란 아동과 양육자간

의 관계 질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양육

자가 아동의 심리상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가 아동의 애착유형을 구분하며, 아동의 애착유

형에 따라 그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마음 이해

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서혜린⋅이영(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

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

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엄격

하고 통제적인 수용태도가 아동의 공격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동의

호기심이나 행복정서 혹은 두려움의 표현에 대

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적으로 반응할수록

아동이 공격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정서에 대해 부정

적으로 반응한 어머니의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하였다는 Denham(1993)의 연구결

과와 상통하며, 엄격한 양육형태를 취하는 어머

니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적

인 정서와 관련된 표현을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것을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자주 보

인다고 한 Eisenberg(1993)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박서정⋅김순옥(2005)의 연구

에서도 부모의 칭찬이나 따뜻함, 또는 자녀로부

터 추론하도록 하는 논리적인 훈육방식은 자녀

의 성취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그

렇지 않은 양육을 받은 자녀는 부적응적 정서조

절을 행하며 타인으로부터 자극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자녀의 긍정적 정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머니의 태도는 자녀의 적응적 정

서조절에 토대가 되지만 엄격하고 통제적인 어

머니의 태도는 자녀의 공격적이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수용태도는 아동

의 긍정적 대처전략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두려움과 같은 유아의 부정적인 정

서에 대해 어머니가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를 보일수록 아동은 긍정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

용하였다.

이는 Hoffman(1983)이 설명한 아동의 부정적

인 정서표현에 대해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어머

니의 자녀일수록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김순정(2000)의 연

구에서도 행복정서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의 태도가 애

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과잉, 공격, 강박

행동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적게 나타났

다. 이는 아동의 불안한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위로 및 격려와 같은 지지자의 역할을 해 줌으

로써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받고 인정받는

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동시에, 어머니의 정서반응을 학습하고 모방함

으로써 추후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으로 발전시

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역적 추

론은 Albrecht, Burleson과 Goldsmith (1994)의

연구 에서 전 거를 찾을 수 있는데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

지지적인 반응은 아동의 안정감을 감소시켜 정

서조절이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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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지만, 부모가 그 정서를 이해해 주고 수용적

으로 받아들여 주면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안정감 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정서조절 행동을

비교적 긍정적 인 방향으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수용태도는 아동

의 회피 및 지원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행복과 같은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

에 대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

일수록 아동은 회피 및 지원전략을 많이 사용하

였다. 이는 Eisenberg와 Fabes(1992)가 설명한

아동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이 화가 났을 때

회피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로 집약할 수 있

으며, 아동의 자유로운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

니의 엄격하고 규제적인 태도가 아동에게 심리

적인 위축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결여시켜 소

극적인 대처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함의한

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

은 공격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어머니가 부정

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은 공격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자주 노출된 아동들이 부모에게 부정적

정서로 더 많이 반응하고, 부정적 정서를 표현

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긍정적인 정서보다 부정

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Cummings et al., 1989)는 연구 결과와 같

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잦은 적대감과 부정적

정서에의 노출이 있을 경우, 아동은 정서조절능

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Cummings & Davies, 1996) 밝혀낼 수 있다.

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최근 심리적 측면과 관련하

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개

념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

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양

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Crinic & Greenberg, 1990). 자녀 출산 후, 경

험하게 되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경제적

인 부담감, 신체적인 피로가 자칫 양육스트레스

로 발전하게 되며, 일상의 양육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아

동의 상호작용 시,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

이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사회, 정서, 인

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Abidin, 1992).

Crinic과 Booth(1991)는 양육스트레스를 아동

의 발달과 행동에 관련된 부모의 인식과 개인적

성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변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변화과

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비일관적인

양육방식을 보일 수 있으며, 비일관적인 양육형

태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서적 발

달과 신체적인 영향 등 다각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성과

아동의 정서발달의 함수관계를 알아보는 선행연

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분노 정서표현 및 정서인식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

의 슬픔 정서표현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안라리, 2005).

양육스트레스의 대처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을 ‘개인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내적, 외적 요구들을 다루려는 개인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들을 끊임없이 변화시

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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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결과

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

하고자 하는 개인의 모든 노력도 포함한다. 이

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첫째, 유해한 환경조

건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디는 것 혹은 그 상황에 적

응하는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

는 것이다. 넷째, 정서적인 평형을 유지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

지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Fishbein, M. S., & Ajzen, I(1975)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보고, 이는 부

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표현하였

다.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양육자의 양육 형태

에서 찾아보기 위해, Schaefer(1959)의

circumplex-model에서 양육자의 양육형태를 찾

아볼 수 있는데, 첫째, 부모의 애정-자율적 태

도는 자녀에게 자유, 허용적, 민주적, 수용적, 협

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둘째, 애정-통제적인 태

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

을 가하는 것으로 의존성 보장, 과보호, 소유적

인 태도를 보인다. 셋째, 적대-통제적 태도는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

다. 넷째, 적대-자율적인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

지 않으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으

로서 거리감, 무관심, 태만, 냉담적인 태도를 갖

는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녀의 정서지능 간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

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서지능 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자료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자녀의 양육방법 특히, 아동기의 자녀를 둔 양

육자의 양육방법에 따라 자녀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머

니의 양육 및 일상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

건강과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환경

적 요인 중에서 정서적 발달이 가장 큰 것으로

차지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기인하여 외부적으

로 보여 지는 아동의 기질적인 형태를 양육자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기질적인 이유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양육자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양육자에게 최초

의 원인을 찾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3 교사의 관점에서의 정서 이해

① 교사-유아와의 관계 형성

아동기의 부모, 교사 및 성인들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은 변화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키고 이후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교사-아동관

계,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어떠

한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이 생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생활

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이 기관에서 많은 시

간을 보내는 아동에게 교사와 맺게 되는 관계는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아동관계는 애정적이며 친밀할 수 있고,

형식적이거나 갈등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 친밀

한 교사-아동 관계는 아동이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을 응용하

고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친밀한 교

사-아동 관계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이나 일상적인 수업에

서 아동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 준다

(Rudasill & Rimm- Kaufman, 2008). 반면에 교

사와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어린이집

을 회피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부진한 학업성적

과 사회적 능력을 보일 수 있다(Birch & Ladd,

1997; Rudasill & Rimm-Kaufman, 2008). 교사

와 아동 간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견인할 수 있으며 아동과 어머니 간의 불안정한

애착을 부분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강정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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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2006)에 의하면 교사-아동관계는 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교사-아동관계는 친밀감, 갈등, 의존성

의 3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갈등적이며

친밀감이 낮은 교사-아동관계는 아동의 불안과

위축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뿐 아니라 공격성과

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교사-아동관계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동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거나 보다 심각해지기

도 한다(Myers & Pianta, 2008).

Birch와 Ladd(1997)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교

사-아동관계의 세 측면인 친밀감, 갈등, 의존성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친밀감

(closeness)은 교사와 아동 간에 존재하는 온정

및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로서 아동발달의 교육

환경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주

는 기능을 한다. 교사와 따뜻하고 애정적인 유

대관계는 아동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대해 보

다 긍정적인 태도와 정서를 갖게 하며, 교사와

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교육기관의 생

활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빠른 적응을 이끌

수 있다. 둘째, 갈등(conflict)은 교사와 아동 사

이의 라포(rapport)와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부족

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의존성(dependency)은 교사에게 지나치

게 의존하고 매달리는 아동의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에게 있어서 애착 관계의 한

형태의 표상이며, 또래관계를 지향하고 탐색하

기 위한 초석을 제공하는 자로서 기관에서 교사

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은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

한 의미가 있다.

② 교사가 바라 본 아동의 문제행동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또래관계가 좋으며, 친사

회성을 나타내고, 공격적 행동의 비율이 낮으며,

아동이 교사와 친근감을 형성했을 때 친사회성

이 높고,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공포 반

응과 공격성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와 보다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할수록 학급에 협력적이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독립적이며, 과잉행동ㆍ공격성 등의

외재적 행동문제가 적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아동들의 성향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갈등

적 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협력성

및 상호작용과 독립성이 낮은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중심성ㆍ행동과다ㆍ공격성 수

준이 높고 사회적 위축 및 불안 수준의 아동들

을 비교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이

적고 친밀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

고,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적이고 의존성이 높을

수록 아동의 분노ㆍ공격성이 많았으며, 교사와

의 관계가 갈등적이고 친밀감이 적을수록 아동

의 불안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통해 교사와의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 형성

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의미가 크다.

3. 정서적 관계에 미치는 근거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사랑의 매듭 혹은 정

서적 유대(bonding)는 아이의 젖을 빠는 행동,

울음, 엄마에게 안기려고 하는 것, 엄마의 눈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애착행동(attachment

behavior)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동의 신호에 적절

하게 반응을 보일 때도 사랑의 매듭이 잘 형성

된다. 이런 점에서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여러 이론

의 관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의 정신분석자인 John Bowlby의 애착이

론(attachment theory)과 오스트리아 학자

Konrad Lorenz의 동물행동학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인간의 행동

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Erik Erikson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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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주된 과제 중 하나가 에릭슨의 성격발달

1단계인 기본적 신뢰감 또는 불신 형성의 이론

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아동기를 인생에서 가

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아동

기에 형성된 신뢰감이 미래의 대인관계에서 적

응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 아동의 기본적 신뢰감은 어머

니로부터 받는 보호와 사랑, 접촉을 통하여 미

지의 세상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이며

세상이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 결과 자기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험이 반

복되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감

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발달해 갈 수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반면 만약 이 시기에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배고파서 또는 기저귀가 젖어서 울

어도 어머니가 적절한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동은 주변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즉 불

신감을 가지면서 정서적 결함을 갖게 될 것이

다.

Jean Piage는 아기자체를 호기심이 강한 존

재로 인지 발달 중 감각운동기를 통해 정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간주하였다. 새로운 상황

에 부딪치면 아동은 행동을 일시 중단하고 나름

대로 머리 속에서 인지적 노력을 한 후에, 그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

이다. 그는 아동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

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은 새로운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바라보기, 빨기, 쥐기 등을 통해

조직화되고 효율적인 감각운동 기술을 점차 발

달시킨다.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

루어지다가, 손을 입으로 움직여서 빠는 방식으

로 여러 신체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하

고, 또한 자신이 보거나 쥐는 대상에 어떤 의도

적인 변화를 주어보려고 시도한다. 점차 숨겨진

물체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여

러 가지 다른 결과들을 관찰하기 위해 서로 다

른 행동을 의도적으로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 반복과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인지발달을 통해 감각운동의 발달이 이루

어지면 자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사

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대상영속성

또는 대상항상성을 아는 상태로 발전한다고 하

였다. 이는 자신의 시야에서 없어졌던 것이 다

시 나타나기 때문인데, 아동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 물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즉, 대상영속성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양육자에 따라 인지발달

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아동들

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에 의하면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애착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정서

적인 관계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많은 어른들

은 아동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만 관심을 가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아동들이 생

각하는 방식을 인지하고 고려하는 부모의 양육

이 필요할 때이다. 인지 발달과정에서 필수적일

수 있는 아동들의 반복행동과 시행착오에 대해

부모가 허용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태도를 가져

야 할 것이다.

4. 진단 평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정서의 표현도 발달해

가는데 성장할수록 성인의 재제를 받으면서 아

동의 정서는 점차적으로 억제된다. 부모의 따뜻

하고 풍부한 보살핌을 통해 아동과 부모사이의

애착이 생기며,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진지한 애정과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준다. 부모는 충분한 자극과 애정에 찬 상호관

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

욕구와 사랑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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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양

육에 있어 양과 질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상호

교류되는 감성적인 사랑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부모와 아동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

룬다. 부모의 기대나 요구, 그리고 아동의 타고

난 특성과 잠재력 사이의 조화가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 아이의 기질과 환

경과의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사회성을 통해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킨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집단생활

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정서적 발달을 증진

시키도록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게 도와주

어야 한다. 사회성 발달에 의한 인지발달이나

정서적 발달, 신체적 발달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용

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줘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서능력은 유전

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

지는 것으로써 연령에 따라 발달의 차이가 있

다. 인간의 전 생애 중 영아기와 아동기는 정서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은 부모와 자녀간

의 의사소통의 공간인 가정이고, 가정에서도 가

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비중은 부모이다. 이

와 같이 부모역할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의 발달

에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서능력 발달은 부모의 양육형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자

의 친밀함과 수용적인 방식은 자녀에게 나타나

는 정서인식, 정서표현성,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면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김송자,

2002).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 수

용적이고 민감할 때 아동은 과제에 관련된 정서

조절 행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조절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어머니

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은 정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아동의 정서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

을 미치고 있지만, 주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 및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병행하여 생각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정서표현

성과 정서반응성은 상호 교류적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해서 아동에게 다

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아동과

정서 관련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정서에 대

한 간접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긍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허용적

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은 무전략

을 많이 사용하였고, 반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은 공격 전략과

회피 및 지원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아

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긍정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과 아동은 정서조절전략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

음을 보여준다. 한편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

현하는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비

조절된 행동의 모델링이 되며 자녀는 그러한 비

조절된 정서유형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거나 효과

적이라고 믿게 되어 자신의 정서조절전략으로

내재화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적응

적인 정서조절을 초래하게 한다. 어머니가 아동

의 정서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 주는지의

여부보다는 다양한 정서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

떠한 종류의 정서를 얼마나 표현하는 지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이 결정된다. 결국 어머니

는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교사의 관계가 갈등이 적고 친

밀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나타나

며, 관계가 갈등적이고 의존성이 높을수록 아동

의 분노ㆍ공격성이 많이 나타나고, 관계가 갈등

적이고 친밀감이 적을수록 아동의 불안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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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 한 전경아(2003)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사-아동관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낮은 성

향이 있으며, 교사-아동관계의 갈등과 의존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높은 성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서발달은 그대로 성격형성과

직결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아동

의 정서발달이 바로 성격형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격형성의 요인에는 우선, 유전자

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소질에 대한 영향도

내포되어 있지만, 아동이 양육자에 의해 정서적

안정감으로 이 시대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달

할 수 있도록 가치,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아동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결함을 인식하여 실천하고자 하는데 의

의를 두었으며, 또한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시대

적 배경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정서적 성

향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실무를 통한 검증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무에 중심을 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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