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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아기 또래집단은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로 유아들은 또래와 일

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유아기 또래관계는 환경요인과 유아 개

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경요인 중 특히 학급의 유아교사는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유아교사는 유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유아가 또래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과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다.

교사-아동의 관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

과 같다.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아동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높았다[11].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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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eacher-

child intimacy and peer interaction based on a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The participants were 252 three-

year-old children recruited from a day care center and preschool located in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was measured on a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This measure is a type of 

teacher’s report with ratings based on a teacher’s daily observations. This scale is composed of closeness items on 

the degree of warmth and open communication in teacher-child relationships. Peer interactions were measured 

with a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This measure is composed of play interaction items, play disruption 

items and play disconnection. Negative emotionality was measured with Child Behavior Questionnaire. Teachers 

measured teacher-child intimacy and peer interaction scales. Parents reported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The research showed that negative emotionality moderated the association of teacher-child intimacy, play 

interaction, play isolation and play disruption. The magnitude of association between teacher-child intimacy 

and play disconnection as well as play interaction was greater for high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Teacher-

child intimac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lay disruption only for high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a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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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신유림

와 아동 사이의 지원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급참여, 과제 완수 

및 또래 선호와 같은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으며[24], 아동의 자기 주장성과 또래 유능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27]. Luckner와 Pianta [23]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아동에 대

하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학급의 경우, 학급 아동들 사이에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교사의 정서적 지원은 아동

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내면화 문제행동과 또래 간 공격성

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4].

국내연구결과를 보면 교사와 갈등 및 의존성이 높은 유아와 비

교하여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를 형성하였으며[14, 20]. 교사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5]. 반면에 

교사와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 아동은 또래 놀이를 방해하거나 

놀이가 단절되는 부적응적인 또래상호작용 양상을 보였다[17].

특히 교사-아동의 친밀감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취약한 특성을 지닌 아동의 또래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aylor [31]의 연구에 의하면,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되

는 아동들이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이후 또래 거부 정

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사의 정서적 지원은 발달적

으로 취약한 아동의 또래 수용정도를 증가시키고 또래 거부 및 괴

롭힘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10]. Gest와 Rodkin [9]

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사회적으로 위축적인 아동에게 공감과 지

원을 제공하는 학급에서는 위축적인 아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선

호도 수준이 증가하였다. Hamre와 Pianta [11]의 종단연구결과

를 보면, 교사와 아동 관계에서 갈등과 의존성이 낮은 아동들은 

문제행동의 정도가 점차 감소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아동들 중에

서 발달 초기에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은 아동에게 교사-아동관

계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유아의 또래관계는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

니라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같은 개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기질적 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은 분노, 두려움, 슬픔 및 좌절

과 같은 정서 표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부적응적 또래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아동은 친

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공격성 및 위축적인 행동을 보이므

로, 또래들에게 수용되기 어렵다. 또한 이런 아동들은 빈번하게 

또래 거부를 경험하게 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하

여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을 까다로운 기질의 구성요인이

며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취약성 또는 병적소질(diathesis)로 또래

관계의 부적응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

어, 이중 위험 취약성 모델(dual risk vulnerability)에 의하면 아

동의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부정적인 양육

을 받게 되면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

적응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3, 8, 25].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차별적 민감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을 제안한 Belsky 

[1, 2]에 의하면 아동들은 신경계의 민감성 정도에 개인차가 있고 

이로 인하여 환경의 영향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며, 신경계의 민

감성 정도가 높은 경우 양육환경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Belsky [1]에 의하며 아동의 기질 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는 행동 지표이므로 부정적 정서성

의 수준이 높은 아동은 신경계 민감성의 정도가 높으며 부정적 및 

긍정적 환경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

향의 아동들이 지원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높은 수준의 발달적 성

취를 보일 수 있다. 

최근에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발달에 대하여 부모의 

양육환경뿐만 아니라 보육환경의 영향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

다. Pluess와 Belsky [28]의 연구에서는 보육경험이 아동의 문제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육유형과 

보육기간과 같은 변인은 영향력이 없었으나 교사의 민감성이 주

요 영향요인이었으며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에게만 교

사의 민감성의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최근 어린 연령부터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유아가 기관에서 만나는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는 유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애착이론에 기초해볼 때, 부모뿐만 아니

라 교사와 유아의 친밀감은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기지 역할을 해

주며, 교사와 친밀한 상호작용의 경험은 유아에게 또래관계에 필

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해준다[15, 22]. 특히 부정

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근거하여 교사와

의 친밀한 관계의 경험이 이런 유아에게 큰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교

사-아동 관계와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와[20], 부정

적 정서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연

구들이 있으나[18, 19],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기초로 교사-아동 

관계와 또래관계의 관련성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를 규명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기초로 아동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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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유아의 친밀감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정적 정서성을 중재변인으로 설정하여 교사-아동의 친밀감이 또

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에 따라 다른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또래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교사-아동 관계의 친밀감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인천지역에 위치한 4개의 사립유치원과 7개 

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11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료가 수집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교육기

관에서 재원 중인 만 3세 유아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였다. 연구 대상 유아들을 성별로 보면 남아는 136명(54.0%)이며 

여아는 116명(46.0%)이었다. 

2. 측정도구

1) 교사-유아의 친밀감

교사-유아의 친밀감은 Pianta 등[27]의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 보고형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유아 사이

의 친밀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총 3

개 하위영역 중 친밀감 12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이 유아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나누고 있다, 이 유아는 평소에도 나의 

말과 행동을 잘 따른다) 친밀감의 신뢰도는 Cronbach a=.83으로 

나타났다. 

2) 부정적 정서성

Rothbart [29]의 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Kwon [16]이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부정적 정서성에 관한 하

위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CBQ는 3-8세 아동의 기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가 평소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을 평정하는 

것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

면, 금방 화낸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

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성의 신뢰도는 

Cronbach a=.92이었다.

3) 또래상호작용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Fantuzzo 등[7]이 제작한 또래 놀

이 상호작용(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을 Choi

와 Shin [6]이 번안하고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IPPS는 놀이 내에서의 또래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

로 구성되며 교사의 관찰을 토대로 평정된다. 이 척도는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3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놀이 상호작용 9문

항, 놀이 방해 13문항, 놀이 단절 8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 대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

도별 Cronbach 값은 놀이상호작용 .81, 놀이단절 .85, 놀이방해 

.87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경인지역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에 협조한 11개 시설

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IBM SPSS ver. 22.0 (IBM Co., Armonk, NY, USA)으로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

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으

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교사-아동 관계의 친밀감과 또래상호작

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유아 친밀감의 평균 점수는 4점 척도에서 

2.17이었고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점수는 4점 척도에서 2.09로 나

타났다. 놀이상호작용은 3.19로 4점 척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

준이었으며, 놀이방해는 2.35, 놀이단절은 1.89로 나타났다.

Table 1. Mean and SD of Variables (N=252)

Variable M SD
Teacher-child intimacy 3.18 .320

Negative emotionality 2.02 .630

Play interaction 3.19 .565

Play disconnection 1.89 .556

Play disruption 2.35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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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

어 있다. Table 2에 의하면, 교사-유아의 친밀감은 부정적 정서

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36, p＜.001), 놀이상호

작용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r=.386, p＜.001), 놀이방해

(r=-.327, p＜.001) 및 놀이단절(r=-.243, p＜.001)과는 부적

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성은 놀이상호작용과는 부

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38, p＜.001), 놀이방해(r=.529, 

p＜.001)와 놀이단절(r=.714, p＜.001)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다.

3. 교사-유아의 친밀감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교사-유아의 친밀감과 또래상호

작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단계에 독립변인인 교사-유아 친밀감과 부정적 정서

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다. 놀이상호작

용,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놀이상호작용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Table 3의 결과를 보면, 

1단계에 투입된 교사-유아 친밀감(b=.374, p＜.001)과 부정적 

정서성(b=-.087 p＜.05)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놀이

상호작용을 15.6%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투입된 상호작용변

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b=-.240, p＜.01) 종속변인

을 추가로 9% 설명하였다. 즉 중재변인인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

에 따라 교사-유아 친밀감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재변인인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

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집단

별로 교사-유아 친밀감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집단의 경우, 교사-유아의 친밀감은 놀이

상호작용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주었으며(b=.519, p＜.001), 하집

단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예언력이 있었으나(b=.340, p＜.001). 

상집단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낮았다. 즉 부정적 정서성이 정도가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높은 유아의 경우에 교사-유아의 친밀감

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제

시되어 있다.

놀이단절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 투입된 교사-유아의 친밀감(b=-.260, p＜.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52)

Variable 1 2 3 4

1. Teacher-child intimacy

2. Negative emotionality -.136***

3. Play interaction .386*** -.138***

4. Play disconnection -.327*** .529*** -.262***

5. Play disruption -.243*** .714**** -.249*** .562***

***p  <.001.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Play Interaction and Teacher-Child Intimacy (N=252)

Step Variable b R2 DR2 F
1 Teacher-child intimacy .374*** .156 66.58***

Negative emotionality -.087*

2 Teacher-child intimacy .342*** .165 .09 47.24***

Negative emotionality .127

Teacher-child intimacy x negative emotionality -.240**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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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of play 
interaction and teacher-child intimacy.



Vol.53, No.4, August 2015: 405-412 | 409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교사-유아의 친밀감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

과 부정적 정서성(b=.493, p＜.001)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

으며, 또래단절을 34.6%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투입된 상호

작용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b=.375, p＜.001) 종속

변인을 추가로 2.1% 설명하였다. 즉 중재변인인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에 따라 교사-유아의 친밀감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재변인인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

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집단

별로 교사-유아의 친밀감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집단의 경우, 어머니-유아 친밀감은 놀이

단절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주었으나(b=-.392 p＜.001), 하집단

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예언력이 없었다(b=-.099, p＞.05). 즉 부

정적 정서성이 정도가 높은 유아의 경우에만 교사-유아의 친밀

감이 놀이단절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 영향에 대한 결과는 Figure 2에 제

시되어 있다. 

놀이방해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

계에 투입된 교사-유아의 친밀감(b=-.149, p＜.001)과 부정적 

정서성(b=.694 p＜.001)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놀이방

해를 53.2%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은 유

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b=.670, p＜.001) 종속변인을 추가로 

6.6% 설명하였다. 즉 중재변인인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에 따라 

교사-유아 친밀감이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재변인인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

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집단

별로 교사-유아의 친밀감이 또래방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집단의 경우, 교사-유아의 친밀감은 놀이

방해를 유의미하게 예언해주었으며(b=-.272, p＜.001), 하집단

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예언력이 있었으나(b=-.227, p＜.001) 상

집단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즉 부정적 정서성의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of Play Disconnection and Teacher-Child Intimacy (N=252)

Step Variable b R 2 DR2 F
1 Teacher-child intimacy -.260*** .346 189.82***

Negative emotionality .493***

2 Teacher-child intimacy -.211*** .367 .021 138.44***

Negative emotionality .158*

Teacher-child intimacy x negative emotionality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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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of Play Disruption and Teacher-Child Intimacy (N=252)

Step Variable b R 2 DR2 F
1 Teacher-child intimacy -.149*** .532 401.37***

Negative emotionality .694***

2 Teacher-child intimacy -.061* .598 .066 356.16***

Negative emotionality .094

Teacher-child intimacy x negative emotionality .670***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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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of play 
disconnection and teacher-child in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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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높은 유아의 경우에 교사-유아의 

친밀감이 놀이방해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더 큰 효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 영향에 대한 결과는 Figure 3

에 제시되어 있다.

논의

본 연구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하여 교사-유아의 친밀

감과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정적 정서

성은 놀이상호작용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성

의 정도가 높은 아동은 또래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놀이단절과 또래들의 놀이를 방해 행동을 빈번하게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결핍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2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교사-유아의 친밀감은 놀이단절의 수준을 낮

추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교사-유아

의 친밀감은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지원적인 환경에서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차별적 민감성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부정적 정서성은 환경자극에 대한 신경시

스템이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아동은 지원적이지 못한 환경에 쉽게 압도될 수 있으나 스

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조절하도록 보호해주는 친밀한 교사와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발달된 성취를 보일 수 있다[2]. 

 이중 위험 취약성(dual risk vulnerability) 모델에 의하면, 부

정적 정서성은 발달과정에서 항상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 따라

서 이 모델에 근거한 연구들은 발달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

은 아동들의 부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의 

역동적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기능을 제한적인 시각으로 보

게 한다. 반면에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은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소성(plasticity)으로 작용하므

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또래관계 유능감

을 발달시키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기능할 수 있다.

Koomen과 Hoeksma [15]에 의하면 교사-유아의 관계도 애

착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사는 아동에게 안

정 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 교사와 유아 사이의 친밀감은 

정서적 상호 연결성을 반영하므로[30], 교사가 유아를 위해 제공

하는 안정감의 근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와 같이 정서조절력이 부족한 경우에 교사가 제공하는 

친밀감과 같은 정서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실제로 Luckner와 Pianta [2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가 

아동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학급의 경우, 아동들 사이에 친

구관계 형성이 촉진되어 상호적 친구관계를 맺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아동은 성인-아동이 관계를 통해서 이후 대인관계

에 대한 표상을 발달시키게 되므로, 교사와 친밀함을 경험한 유아

는 또래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부

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는 잠재적인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해

석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8, 32]. 

아동들은 학급상황에 일상적으로 교사와 다른 아동들의 상호작용

을 빈번하게 관찰하게 되며 이러한 관찰 정보를 또래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12]. 예를 들어, White와 Kistner [33]에 의하

면, 아동의 행동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교사와 아동의 상

호작용의 질은 아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다. 

Huges와 Chen [13]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와 아동의 관계의 질은 

또래들의 아동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었고 이를 매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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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of play 
disruption and teacher-child in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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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즉 교사-아동 관계의 특성이 학급에서 일

상적으로 일어나는 아동들 사이의 상호작용 역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고려해볼 때,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학급의 또래들이 이 아동을 보다 긍정

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는 또래상호작용에도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는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또래 

관계의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아에게 교사가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다. 또래관계의 발달적 특성

을 고려해볼 때,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는 또래 집단 내에서 아동

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반면에 아동기 중반

이 되면 또래집단 내 사회적 지위와 친구관계가 안정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유아들의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해주

는 것이 유아 교사의 주요 역할인 반면에 아동기 중반이 되면서 

또래관계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게 된다. 이러한 또

래관계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유아기는 부적응적인 또

래관계에 대한 교사의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교사-아동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결과를 보면, 교사-

아동관계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으며, 유아기에 측정된 교사-아

동 관계의 특성은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교사-아

동 관계를 예언하였다[26]. Lee와 Shin [21]의 종단적 연구에서

도 3세에 측정된 교사-아동 관계의 특성이 이후에도 안정적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 교사-아동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는 유아기에 처음 형성하게 되는 교사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

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에게 교사와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

며 발달 초기에 이러한 기질적 특성을 보이는 유아를 조기에 선별

하고 교사가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근거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해

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교사-유

아의 친밀감과 또래상호작용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사-아동의 친밀감은 

교사보고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학급에서 

일상적인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관찰법을 함께 

적용하는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유아의 친밀감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척도 모두 교사보고용으로 

동일한 정보원이라는 제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관찰자를 활용

한 객관적인 자료수집방법이 추후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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