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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과 갈등의 조절효 -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및 . 

인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곳에 재원 중인 만 세 11 4

유아 명이다 교사 보고법을 사용하여 유아의 606 . 

기질과 또래놀이상호작용 및 교사 유아관계가 측정 -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관계와 위계적 회귀 .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 

의도적 통제와 놀이방해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 -

관계의 친밀감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이 높은 경우에는 의도적 -

통제가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었다. 

정서성과 놀이단절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 -

친밀감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교사유아 , 

관계의 친밀감이 낮은 경우에는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었다 또한 정서성과 놀이 . 

단절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의 갈등은 유의미한 -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교사 유아관계의 갈등이 , -

높은 경우에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 

유아의 경우 기질 뿐만 아니라 교사관계와 같은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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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놀이상호작용   

만 세 유아의 기질이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4
영향에 대한 교사 유아관계의 조절효과- *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Peer Play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신 유 림1)

Yoo Lim Shin

서 론I. 

사회적 유능감은 유아기에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놀이를 통해서 발달될 수 있다 유아는 또래와 놀. 

이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유아기 이후의 사회성 발달과 학업성취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Rubin, Bukowski, & Parker, 2006).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유아는 외로움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

을 보였으며 이후 발달에서도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를 보였다(Coplan, Closson, & Arbeau, 2007). 

유아기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 

는 유아들은 또래놀이상황에서 상호작용 단절 및 방해와 같은 ,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기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oplan, Gavinski-Molina, Lagace- 

와 는 뉴Seguin, & Wichmann, 2001). Thomas Chess(1977)

욕종단연구에 기초하여 개의 기질 차원을 제시하였고 이중에서 9

규칙성 점근 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및 기분의 개 차원으로 까, - , , 5

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및 느린 기질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 

였다 또한 와 은 기질의 유전적 특성을 강조. Buss Plomin(1978)

하면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을 포함한 , , EAS(Emotionality,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경옥 또 다Activity, Sociability) ( , 2004). 

른 기질 연구가인 는 기질을 반응성과 자기조절Rothbart(1996)

의 개인차로 보았으며 반응성이란 운동 감정 감각 반응 체계의 , , , 

각성을 의미하고 자기조절은 주의력 집중이나 억제제처렴 이러한 

반응성을 조절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경옥( , 2004).

가 제안한 기질에서 하위 요인 중 정서성Rothbart(1996)

은 분노 공포 슬 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강하(emotionality) , , 

게 느끼고 표현하는 특성이다 정서성의 수준이(Rothbart, 1996). 

* 본 연구는 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  2019
으로 이루어졌음.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교수 제 저자 교신저자, 1 , 
(yoolim@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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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유아는 충동성 및 반응적 공격성과 함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러(Suurland et al., 2016) 

한 특성으로 인하여 또래들에게 선호되지 않을 수 있

다 또한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는 자기조절능력이 . 

부족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래를 돕거나 위로해

주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Fabes, 

이Eisenberg, Karbon, Troyer, & Switzer, 1994), 

로 인하여 놀이상대로 잘 선택하지 않았다(Neal, 

Durbin, Gornik, & Lo, 2017).

기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인 의도적 통제

는 환경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inhibitory control)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 (Rothbart, 1996). 

수준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행

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게임 규칙과 차례를 잘 지키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Blair, 

의도적 Denham, Kochanoff, & Whipple, 2004). 

통제의 수준이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유아는 또

래들에게 수용되는 정도가 높았으며 또래거부와 괴롭힘

의 피해 정도는 낮았다(Goldsmith, Aksan, Esgender, 

반면에 의도적 통제가 어Smider, & Vandell, 2001). 

렵고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유아는 친사회성의 정도가 

낮고 충동성 및 공격성과 놀이방해 행동을 보여 또래들

로부터 배척되었다(Spinrad et al., 2004).

유아의 기질과 함께 교사 유아관계는 또래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이다 교사 유아관계는 연구. -

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된다 와 . Lynch

는 정서적 측면과 근접 추구를 기준으Cicchetti(1992)

로 교사 유아관계를 최적 결핍- (optimal), (deprived), 

이탈 혼란 보통 로 (disengaged), (confused), (average)

구분하였다 와 . Pianta, La Paro, Payne, Cox

는 애착이론은 적용하여 교사와 유아의 Bradly(2002)

관계를 친밀감 과 갈등 의 두 가지 (Intimacy) (conflict)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은 유아. -

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유아가 또래관계에 적

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Hughes & Chen, 2011). 

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로부터 친밀한 정서Ladd(1999)

적 지원을 받은 아동은 친구와 상호작용 수준이 높았

다 또한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들. 

에게 선호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후 발달에서 다른 , 

교사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다(Hughes & Chen, 

행동문제로 인하여 학급에서 소외된 아동에게 2011). 

교사가 관심을 기울이면 이 아동에 대한 또래들의 선호 

수준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학급 차원에서도 친구관계망

의 밀도가 높아지고 또래집단 내 위계적 서열정도가 낮

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교사는 (Gest & Rodkin, 2011) 

또래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유아는 

또래유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교사와 

갈등관계인 유아는 이러한 경험이 결핍될 수밖에 없다. 

교사 유아관계의 갈등은 친밀감과 다르게 소원하고 형-

식적이며 부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오경희 신유림( , , 

이러한 갈등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2010). 

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및 , 

성향과 교사의 우울감이 갈등에 영향을 주었다ADHD 

다 오경희 신유림 또한 유아의 친사회성 정도( , , 2010), 

가 낮고 위축성과 신체적 공격성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도 갈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신유림 윤수정( , , 

2009).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유아의 또래놀이 집단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또래놀이방해 단절형인 유아들은 , -

교사와 친밀감이 낮고 갈등의 수준이 높았다 이현정( , 

특히 공감은 유아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갖2014). 

기 위해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능력이지만 교사와 갈

등관계인 유아는 공감능력이 감소되었다(Wu, Hu, 

즉 교사와 갈등관계Fan, Zhang, & Zhang, 2018). 

인 유아는 두려움 및 불안감과 같은 정서를 느끼게 되

고 이로 인하여 유아는 또래에게 공감반응을 보이기 어

려울 수 있다 또한 교사와 갈등관계인 유아는 신체 및 . 

관계적 공격행동 뿐만 아니라 또래 괴롭힘의 수준도 높

았다 교사 유아관계(Troop-Gordon & Kopp, 2011). -

의 영향력을 추적한 종단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 

시기에 교사와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한 유아는 초등학

교 학년에 낮은 수준의 또래 유능감을 보였다2 (Howes, 

2000).

이상과 같이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과 갈등은 또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질과 상호작, 

용하면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armer, 

은 교사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Lines, & Hamm(2011)

손 에 비유하면서 교사는 학급에서 또(invisible hand)

래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

할을 한다고 보았다 특히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은 . -

기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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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적응을 도와주는 탄력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수줍음이 많은 (Farmer et al., 2011). , 

유아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불안감과 

놀이단절의 정도가 경감되었으며(Arbeau & Gerbing, 

또래관계에서 소외된 유아가 교사의 정서적 지2010), 

원을 받게 되면 유아의 또래거부 및 우울감 수준이 낮

아졌다 또한 교사아동관계의 친밀감은 (Gazalle, 2006). 

가족문제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부적

응 정도를 경감시켜주었다(Burchinal, Peisner-Feinberg, 

Pianta, & Howes, 2002). 

반면에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교사와 갈등적인 관

계를 경험하게 되면 유아의 놀이방해 수준이 더 높아졌

으며(Griggs, Gagnon, Huelsman, Kodder-Ashley, 

행동문제가 있는 유아가 교사와 갈& Ballard, 2009), 

등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학업 문제 및 부적응 정

도가 더욱 심화되었다(Hamre & Pianta, 2001). 

등 연구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Griggs (2009) 

교사와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에서만 또래관계

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높은 수준의 정서성과 낮은 수준의 의 

도적 통제 기질을 지닌 유아는 원만한 또래관계를 갖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또래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습

득되는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또래관계문제는 이후 발달단계에서도 지속

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Hughes & Chen, 

을 고려해볼 때 유아기 기질과 또래상호작용의 2011)

관계를 조절해주는 요인에 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연령이 하향화되면서 

유아들은 많은 시간을 교사와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와의 관계는 중요한 인적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호작용에 밀접한 관. 

련성이 있는 개인변인으로 기질 특성인 정서성과 의도

적 통제를 설정하고 기질이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 및 갈등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 하에 설정된 .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은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

작용의 관련성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

교사 유아관계의 갈등은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 -

작용의 관련성을 조절하는가?

연구방법II. 

연구대상1. 

본 연구는 경기도 및 인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11

곳에 재원 중인 만 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4 . 

각 기관의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교육기관의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 

해 작성되었다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 

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남아 명이었고326 , 

여아는 명으로 총 명이다280 606 .

측정도구2. 

유아의 기질1) 

유아의 기질은 가 개발한 Rothbart(1996) Child 

의 하위척도인 정서성 Behavior Questionnaire(CBQ)

개 문항 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금방 화낸8 ( : , 

다 과 의도적 통제 개 문항 예 어떤 일을 하지 말라.) 16 ( : 

고 하면 요구를 쉽게 참을 수 있다 으로 측정하였다.) . 

는 점 리커트 척도이며 연구 대상 유아의 담임교CBQ 5

사가 평정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를 )

보면 정서성은 의도적 통제는 이었다.92 .74 . 

교사 유아관계2) -

교사 유아관계는 등 이 개발한 - Pianta (2002)

으로 측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STRS)

정하였다 는 유아와 관계를 교사가 보고하는 리. STRS

커트 점 척도로 친밀감을 측정하는 개 문항 예 나4 12 ( : 

는 이 유아와 애정적이고 온화한 관계를 유지한다 과 .)

갈등을 측정하는 개 문항 예 이 유아와 자주 갈등관12 ( : 

계를 경험한다 을 포함한 총 개로 이루어졌다 내적.) 24 . 

일치도 계수(Cronbach's  를 보면 친밀감은 갈) .83, 

등은 이었다.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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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놀이3) 

교사가 평정하는 유아의 또래놀이는 등Fantuzzo 

이 개발하고 최혜영과 신혜영 이 수정 번(1995) (2011) , 

안한 또래놀이상호작용(Penn Interactive Peer Play 

척도로 측정되었다 는 가지 하Scale: PIPPS) . PIPPS 3

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놀이상호작용 문항 예 또래, 9 ( : 

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놀이방해 문항 예 또래의 .), 13 ( : 

놀이감을 빼앗는다 놀이 단절 문항 예 다른 또래에.), 8 ( : 

게 거부당한다 을 포함한 총 문항이며 점 리커트 .) 30 5

척도이다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를 보면 놀)

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놀이방해 이었다.73, .85, .73 .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3. 

본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기관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를 배. 

부하고 완성된 설문지는 기관에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으로 다음과 SPSSWIN 22.0 Program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고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사용하Correlation . 

여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의 조절영향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해석III.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1. 

본 연구의 연구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에 제시되어 있다 기질의 정서성의 평균은 표1 . 1.25, 

준편차는 로 점 척도에서 평균 이하의 수준이었고.87 5 , 

의도적 통제의 평균은 표준편차는 로 나타나 3.57, .90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평균 . -

점수는 표준편차는 이었으며 갈등의 평균은 3.82, .48

표준편차는 로 나타나 친밀감은 점 척도에서 2.01 .62 4

친밀감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갈등은 평균 수준임

을 알 수 있다 놀이상호작용의 평균은 표준편차. 3.19, 

는 이었으며 놀이단절의 평균은 표준편차는 .56 , 1.89, 

였으며 놀이방해의 평균은 표준편차는 으.55 2.35, .60

로 나타나 점 척도에서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는 평4

균 이상인 반면에 놀이단절은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

다.

표 1.
연구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606)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에 2

제시되어 있다 표 에 의하면 정서성은 교사 유아관. 2 , -

계의 친밀감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 = -.11, 

p 갈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01), (r = 

.13, p 또한 정서성은 놀이상호작용과는 부적< .001). 

인 상관관계가 있었고(r = - .16, p 놀이방해< .001), 

(r = .14, p 및 놀이단절< .001) (r = .14, p < .001)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의도적 통제는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 = 

-.08, p 갈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01), (r 

= .15, p 또한 의도적 통제는 놀이상호작용과< .001). 

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 = .08, p 놀< .05), 

이단절(r = -.09, p 놀이방해< .05), (r = -.17, p < 

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001) .

변인 M SD

기질  

정서성  1.25 .87

의도적 통제  3.57 .90

교사 유아관계 -

친밀감  3.82 .48

갈등  2.01 .62

또래놀이 

놀이상호작용  3.19 .56

놀이단절  1.89 .55

놀이방해  2.35 .60

변인 1 2 3 4 5 6

기질

정서성1. 

의도적 통제2. -.49**

표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N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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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련성에서 3.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조절효과-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에 독립변인인 유아의 기. 1

질과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을 투입하고 단계에 상- , 2

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으며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 , 

놀이단절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VIF와 Tolerance

를 확인한 결과 각각 이하10 (1.00 ~ 와 이상1.02) 0.1

(.97 ~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1.00)

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놀이방해를 종속변인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도적 통제와 놀이방해의 ,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유의미한 조절효과-

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표 에 의하면3 . 3 , 

단계에 투입한 의도적 통제와 친밀감은 놀이방해를 1

설명하였으며 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은 15.0% , 2

놀이방해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즉 의도적 통제0.8% . 

단계 독립변인 β R2 △R2  F

놀이방해

1 의도적 통제 -.08*

.15 .15 56.58***

교사 유아 친밀감-  .34***

2 의도적 통제 교사 유아친밀감X - -.24** .16 .01 47.24***

1 정서성  .11***

.07 .07 24.38***

교사 유아 친밀감-  .24***

2 정서성 교사유아 친밀감X  .09 .61 33.41***

놀이상호작용

1 의도적 통제  .05
.14 .14 48.69***

교사 유아 친밀감-  .36***

2 의도적 통제 교사 유아 친밀감X - -.08 .14 .00 32.42***

1 정서성 -.12***

.15 ,15 53.99***

교사 유아 친밀감-  .35***

2 정서성 교사 유아 친밀감X - -.07 .16 .01 15.90***

놀이단절

1 의도적 통제 -.06
.10 .10 33.65***

교사 유아 친밀감-  .30***

2 의도적 통제 교사 유아 친밀감X -  .50 .10 .00 23.03***

1 정서성 .49***

.34 .34 189.82***

교사 유아 친밀감- -.26***

2 정서성 교사 유아 친밀감X -  .37*** .36 .02 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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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대한 기질과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상호작용 효과  - (N = 606)

변인 1 2 3 4 5 6

교사 유아관계 -

친밀감3.  -.11** .08*

갈등4.  .13*** -.15*** -.34***

또래놀이

놀이상호작용5.  -.16*** .08* .38*** -.24***

놀이단절6.  .14*** -.09* -.32*** .58*** -.26***

놀이방해7.  .14*** -.17*** -.24*** .71*** -.2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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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계속( ) (N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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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낮을수록 놀이방해의 수준이 높아지지만 이

러한 관련성의 정도가 친밀감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

평균에서 와 로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단순회+1SD 1SD–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의 하집단, (β = -.27, ***p 

은 상집단< .001) (β = -.15, **p 과 비교하여 의< .01)

도적 통제가 놀이방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

가 더 높았다 따라서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이 높은 . -

경우에는 의도적 통제가 놀이방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사 유. -

아관계 친밀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그림 에 제1

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놀이단절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정서성과 놀이단절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 -

계의 친밀감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

과는 표 와 같다 표 에 의하면 단계에 투입한 정4 . 4 , 1

서성과 친밀감은 놀이단절을 설명하였으며 단34.0% , 2

계에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은 놀이단절을 추가로 2.0% 

설명하였다 즉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수준에 따라 . -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

평균에서 와 로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단순+1SD 1SD–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 하집단, (β = .54, ***p 

은 상집단< .001) (β = .43, ***p 과 비교하여  < .001)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았다 즉 .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이 낮은 경우에는 정서성이 놀-

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

는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2 .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련성에서 4. 

교사 유아관계 갈등의 조절효과-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 갈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단계에 독립변인인 유아의 기질과 교사 유아관계 . 1 -

갈등을 투입하고 단계에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으, 2

며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를 종속변인으, , 

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위반여부를 검. 

토하기 위하여 VIF와 를 확인한 결과 각각 Tolerance

이하10 (1.00 ~ 와 이상1.02) 0.1 (.97 ~ 로 나타나 1.00)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교사 유아관계 갈등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놀이단절을 종속변인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성과 놀이단절의 관련, 

성에서 교사유아관계 갈등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

났으며 그 결과는 표 에 제시되었다 표 에 의하면 4 . 4

단계에 투입된 정서성과 교사 유아관계의 갈등은 놀이1 -

단절을 설명하였다 단계에서는 투입된 상호작37.0% . 2

용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또래방해를 추가

로 설명하였다 즉 조절변인인 교사 유아관계의 1.2% . -

갈등 수준에 따라 유아의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2. 정서성과 놀이단절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 -
친밀감의 조절 효과 

그림 1. 의도적 통제와 놀이방해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  -
친밀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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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 유아관계 갈등의 -

평균에서 와 로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단순회+1SD 1SD–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집단, (β = .63, ***p 은  < .001)

하집단(β = .48, ***p 과 비교하여 정서성이 또 < .001)

래단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다 즉 교사 유아관계의 . -

갈등이 높은 경우에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

이 증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사 유아관. -

계 갈등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그림 에 제시되어 3

있다.

논의 및 결론IV.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관련성

에서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과 갈등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 -

과 의도적 통제와 놀이방해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 -

계 친밀감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교사. -

유아관계 친밀감의 수준에 따라 의도적 통제가 또래방

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며 교사 유아관계의 , -

친밀감이 높은 경우에는 의도적 통제가 놀이방해에 미

치는 영향이 감소되었다 또한 정서성과 또래단절의 관. 

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의 유의미한 조절효과-

가 나타났다 즉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수준에 따라 . -

정서성이 또래단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며, 

교사 유아관계 친밀감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정서성-

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었다.

유아는 부모와 같이 교사와도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애착이론으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

단계 독립변인 β R2 △R2  F

놀이방해
1 의도적 통제 -.06*

.50 .50 298.13***

교사 유아 갈등- .69***

2 의도적 통제 교사 유아 갈등X - .02 .50 .00  98.81***

1 정서성  -.13***

.08 .08  26.33***

교사 유아 갈등- -.23***

2 정서성 교사 유아 갈등X - -.02 .08 .00  47.57***

놀이상호작용
1 의도적 통제 .05

.06 .06  20.87***

교사 유아 갈등- -.24***

2 의도적 통제 교사 유아 갈등X - -.07 .07 .01  14.91***

1 정서성
.34 .34 153.50***

교사 유아 갈등- .57***

2 정서성 교사 유아 갈등X - .06 .36 .02  15.34***

놀이단절
1 의도적 통제 -.01

.33 .33 150.52***

교사 유아 갈등- .58***

2 의도적 통제 교사 유아 갈등X - .09 .34 .01 103.82***

1 정서성   .26***

.37 .37 216.17***

교사 유아 갈등- .40***

2 정서성 교사 유아 갈등X - -.55*** .38 .01 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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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대한 기질과 교사 유아관계 갈등의 상호작용 효과   - (N = 606)

그림 3. 정서성과 놀이단절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 갈등의  -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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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안정애착과 같이 안. 

정 기지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아는 정

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진숙( , 2002;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유아는 긍정적인 Howes, 2000). 

내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되어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 기대를 갖고 또래들과 원만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희( , 2013). 

교사는 친밀한 관계인 유아에게 놀이상호작용에 대한 

규칙을 가르쳐주고 유아들이 이러한 규칙을 내면화하도

록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Hamre & Pianta, 2001), 

이를 통하여 유아는 또래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유아관. 

계의 친밀감은 유아의 또래선호 수준과 자기 주장성, 

또래유능감 및 좌절에 대한 인내심 등 전반적인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ashburn, 

Hamre, Downer, & Pianta, 2006), 

유아들은 교실에서 교사와 다른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는 기회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관찰정보를 

활용하여 또래들을 판단하게 된다(Hughes, Cavell, & 

의 연구를 보면 아동들이 Wilson, 2001). Ladd(1999) ,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는 아동의 행동보다는 교사아

동관계의 특성과 관련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해볼 때 정서성의 수준이 높고 의도적 통제가 어려운 

유아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유아는 또

래들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놀이상황에서 배제

되는 정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 유아관계에서 갈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 -

결과 정서성과 놀이단절의 관련성에서 교사 유아관계, -

의 갈등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교사 유. -

아관계의 갈등 수준에 따라 유아의 정서성이 놀이단절

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며 교사유아관계의 갈등이 높, 

은 경우에는 정서성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되었다 국외 연구를 보면 교사 유아관계에서의 친밀감. -

뿐만 아니라 갈등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wing & Taylor, 2009; Griggs et al., 2009, 

국내연구에서도 교사 유아Hamre & Pianta, 2001). -

관계의 갈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관계에 미

치는 영향력을 조절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연희( , 

윤수정 신유림 단기종단적 자료를 사용2012; , , 2012), 

하여 교사 유아관계와 또래상호작용의 관련성을 분석한 -

결과 교사 유아관계의 높은 갈등과 의존성 유지집단은 , -

낮은 갈등과 의존성 유지집단과 비교하여 놀이방해와 

단절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예진 신유림( , , 2014). 

과 의 연구에 의하면 교Troop-Gordon Kopp(2011) , 

사 유아관계의 친밀감과 비교하여 갈등은 또래상호작용-

에서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oorda, Verschueren, 

와 의 연구Vancraeyveldt, Craeyevelt Coplan(2014)

에서도 교사 유아관계의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의 -

내면화 문제행동이 감소되었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되

었으나 친밀감과는 이러한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헤, . 

드스타트 아동을 일반 학급과 비교하여 더 작은 규모의 

놀이집단으로 배정한 다음 유아의 코티솔 수준을 측정

한 결과 교사와 갈등 수준이 낮은 유아는 코티솔 수준, 

이 감소되었으니 갈등 수준이 높은 유아는 코티솔 수준

에 변화가 없었다(Rappolt-Schlichtmann et al.,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교사 유아관계2009). , -

의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갈등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

요하다.

유아와 친밀한 관계인 교사는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

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와 다르게 갈등관계인 교사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요구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 

경우에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는 정서적 불안정감

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놀이단절과 같은 문제를 보일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는 자. 

기조절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원만한 . 

또래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교사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 발달될 수 있다(Berry, 2011). 

따라서 교사와의 갈등은 유아의 정서적 불안감을 야기

하여 자기조절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Lisbonee, 

실제로 교사와의 Mize, Payne, & Granger, 2008). 

갈등정도가 높은 아동의 타액에서 생물학적 스트레스 

반응의 지표인 코티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갈등관계는 유아에게 (Lisbonee et al., 2008),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 유아관계의 갈등은 교실의 일상생활에서 -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아들은 이러한 양상

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유아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 , 

감정 및 바람과 같은 마음상태를 이해하는 마음이해능

력 이 발달되는 시기이다(theory of mind) (Du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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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아들은 교사가 갈등관계인 유아에게 2000).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유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놀이에 초대하지 않고 배척할 가

능성이 높다(Dunn, 2000).

와 Wang, Hatzigianni, Shahaeian, Murry

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또래 및 교Harrison(2016) , 

사관계를 측정하고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하위집단을 구

분해본 결과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 

있는 집단은 불안감 공포 및 걱정과 같은 정서문제의 ,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학교에 ,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또. 

한 종단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년 초기의 교사 아동관계, -

는 아동의 또래집단의 선호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었

고 이러한 또래관계는 다시 교사 아동관계에 영향을 주-

는 순환적 양상이 나타났다 이(Roorda et al., 2014). 

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개입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사 아동관계의 갈등은 초등. -

학령기 초기부터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유아기는 

교사와의 갈등에 대한 개입을 실행할 적정시기일 수 있

다(Mashburn et al., 2006),

결론적으로 유아기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는 발달적

으로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또, 

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

질뿐만 아니라 교사관계와 같은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 유아관계의 친밀감을 향상. -

시키고 갈등을 경감시키는 것이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지닌 유아의 또래관계를 돕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즉 . 

유아의 기질과 같은 타고난 특성은 쉽게 변화될 수 없

으나 교사와의 관계는 변화될 수 있으며 교사 아동관계-

의 영향력은 유아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 더욱 크게 작

용할 수 있으므로 교사 유아(Mashburn et al., 2006), -

관계의 개선을 목표로 한 개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연

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 

의한 결과이므로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단적 설계에 근거한 추후 . 

연구를 통하여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 

기질 및 교사유아관계뿐만 아니라 학급크기와 같은 사

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다양한 측면에서 , 

교사의 보호적 기능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또래상호작용에 어려움에 있는 유아들은 사회적 자, 

아존중감이 낮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유아교사관계의 

보호적 기능을 검증해보는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교사유아관계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갈등관계를 예언해주는 유아의 행동 특성뿐만 , 

아니라 교사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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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Peer Play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Yoo Lim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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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s on the 
associ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peer play interac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606 four year olds who were recruited from day care centers and preschools 
located in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Teacher-child relationship was measured with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Peer interactions were measured with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Temperament was 
measured with 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 The data was analys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al regression.
Results: Teacher-child intimacy moder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inhibitory control and play disruption as 
well as between emotionality and play disconnection. Moreover, Teacher-child conflict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ity and play disconnec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teacher-child relationships buffer risks conferred by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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