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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게 되면서 유아들은 또래들과 협력하고 규칙과 규율을 지키며, 주의를 집중

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며 즉각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과 관계된 능력이다.

실행기능은 행동하기 전 생각하고, 유혹과 충동적 행동을 억제하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

고 유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사고하고, 변화된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등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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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maternal cognitive empathy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and happines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460 five-

year-old preschooler-their mother dyad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by 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K-QCAE), Caring Behaviors Scale for Young Children, Happiness Scale 

for Young Children and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BRIEF-P).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s t-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bootstrapping test with SPSS 25.0 and AMOS 23.0 program.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Maternal cognitive empath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2)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had a positive influence on happiness and executive function. 3) Preschooler's 

happines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executive function. 4) The effect of maternal cognitive empathy on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was mediated by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5) The effect of maternal 

cognitive empathy on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and happiness. This study revealed that maternal cognitive empathy,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and happiness have an important role in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Most of all, we suggest that 

maternal cognitive empathy should be improved to promote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signing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as 

well as maternal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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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정신과정(mental process)의 집합체이다(Diamond, 

2013). 실행기능의 하위 기술들은 전전두엽 피질의 성숙과 함

께 발달하는데, 특히 전전두엽 피질 영역과 다른 피질 영역의 연

결이 가속화되는 유아기에 급속히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iamond, 2002). 즉, 유아기에는 우세한 행동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 증가하고(Chevalier & Clark, 2018), 목표지향 과제를 수

행하는 동안 표상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진되며(Cowan, 2016), 

다양한 반응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능력이 현저히 발달하는

(Clark et al., 2013a) 것과 같이 작업기억, 인지적 유연성 등 핵

심적인 실행기능 요소는 유아기에 급격한 향상을 보인다.

실행기능이 발달하면서 유아는 적응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자

율성이 증진되며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행동의 효율

성이 향상되고(Chevalier & Clark, 2018),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Denckla, 1996). 또한 실행기능은 계획하고 주의를 집

중하며, 지시사항들을 기억하고,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성공적으

로 처리하도록 해주며, 뇌의 산만함을 여과시키고, 업무의 우선순

위를 정하게 해주므로(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2021) 

목표지향적 행동을 완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실행기능은 교실에서의 주의집중, 학업성취, 문제행동 등에 영향

을 줌으로써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lark et al., 2013b; Clark & Woodward, 

2015). 실행기능이 부족하면 유아는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

우고 수행을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충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융통성도 부족하게 된다(Anderson, 2002). 

또한 실행기능이 낮은 유아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대방

이 싫어하는 반응을 함으로써 타인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Gioia et al., 2000). 이렇듯 실행기능은 유아의 인지, 사회정서, 

행동 발달 등 발달 전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행기능의 발달에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먼저, 실행기능 발달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유아의 부모를 들 수 있다. 특히 실

행기능이 급속히 발달하는 유아기 동안 유아의 일차적 양육을 맡

고 있는 어머니 양육 행동의 질은 자녀의 실행기능 발달의 촉매제 

및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Sosic-Vasic et al., 2017). 

여러 선행연구에서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 요소로 가

장 일관되게 도출된 요소는 민감성과 반응성, 비계설정, 자율성지

지, 마음읽기(mind-mindedness), 낮은 통제수준으로 밝혀졌다

(Fay-Stammbach et al., 2014). 즉, 유아의 실행기능을 촉진하

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자기조절 전략의 내면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자녀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을 장려하고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하도

록 격려하는 등 인지능력을 개발할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향

이 있다(Fay-Stammbach et al., 2014). 더불어 이러한 어머니

들은 자녀의 바람, 믿음, 소망, 의도 등에 기초하여 자녀의 행동

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Sosic-Vasic et al., 2017).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촉진하는 어머니의 이러한 양육행동 기저에 있

는 공통점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감능력일 것이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내적 참조틀을 정확히 지각하고 거

기에 존재하는 정서적 요소들을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

럼 경험하는 것(Rogers, 1959)으로 정의된다. 최근 공감능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감을 서로 관련 있지만 구별 가능한 구성요

인 즉, 인지적 공감능력(cognitive empathy)과 정서적 공감능력

(affective empathy)으로 설명하고 있다(Reniers et al., 2011). 

인지적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 경험에 대한 이해 즉, 타인

의 감정상태를 작동모델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

적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이러한 감정을 대리

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eniers et al., 2011). 이러한 

공감의 두 요소 중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유

아의 실행기능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Kim & Kim, 2019; Yan et al., 2020) 유의미하지 않다고(Jung 

& Kim, 2016) 보고된 반면, 많은 연구(Jung & Kim, 2016; Kim 

& Kim, 2019; Park, 2011; Yan et al., 2020)에서 어머니의 인

지적 공감능력과 자녀의 실행기능 간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즉,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가 보내는 신

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아가 경험하는 감정을 잘 파악하

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이러한 양육

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

도록 해주고,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게 도와준다

(Jung & Kim, 2016). 따라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실행

기능과 관련이 있는 개념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Park, 2011)과 

자기조절능력(Jung & Kim, 2016)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녀가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주의를 집중

하는 능력은 어머니로부터 부분적으로 학습되거나 촉진될 수 있

기 때문에(Lee, 2012), 인지적 공감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

머니로부터 시각, 청각 또는 상황 단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서상태를 해석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조작하는 

등의 인지적 공감능력(Reniers et al., 2011)을 학습할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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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아의 조직화나 작업기능 등의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

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계

획을 세우고 조직화하는 등의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환경적 

요인은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유아가 

가진 개인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유아의 개인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

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여

러 변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인 

배려행동과 정서적 측면인 행복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배려행동 간의 관계

를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지

지적인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촉진

시키고(K. M. Kim, 2015), 자녀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적 패턴을 개발하도록 돕고 친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g et al., 2020). 이를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가 보

내는 신호에 더 민감하여 자녀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Kilpatric, 2005), 자녀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격려한다(Farrant et al., 2012). 이러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

력은 자녀의 사회적 역량과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고(Meng 

et al., 2020), 도움 주기, 나누기, 주도적 배려 등의 자녀의 친사

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2014). 하

지만 이들의 연구(Meng et al., 2020; Song, 2014)에서 어머니

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Song (2014)은 타인의 감

정상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자녀

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도록 하여 어머니

가 자녀에게 일관된 양육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

능력만이 유아의 배려행동과 정적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타인을 이해하고 수

용하며 타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행위인 유아의 배려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영향을 받은 유아의 배려행동은 

차례로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배려행동

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

만 유아의 사회적 변인과 실행기능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

해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아

이를 돕고, 위로하는 등의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문제해결 활동

을 계획하고 평가하며 자기를 조절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Normandeau & Guay, 

1998), 장난감, 과자 등을 다른 아이와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감

정을 배려하는 등의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실행기능의 인지적 

유연성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usuke 

et al., 2020). 이러한 연구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

을 이해하고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인 배려행동(An, 2019)이 실

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Yusuke 등

(2020)은 또래를 돕는 행동에는 호혜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현

재의 즉각적인 목표를 넘어 자신과 타인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

는 것, 또래를 돕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보상에 대한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러

한 친사회적 행동이 실행기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

들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호혜적인 행동을 자주하는 유아는 

자연히 실행기능을 발달시킬 기회가 많기 때문에 배려행동이 실

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의 사회적 경험과 실행기능 간의 관련성은 양방향성을 지니지만

(de Wilde et al., 2016),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실행기능

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Hughes & 

Ensor, 2011; Kong & Lim, 2012; Masten et al., 2012)가 주

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고와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배워나가는 시기

인 유아들(Hwang, 2012)을 대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성장과 가

능성을 돕고 염려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배려행동이 실행기

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긍정적 행동특성이 인

지발달을 돕는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

구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배려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한 유아의 배려행동은 실행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되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유아의 배려행동은 어머니의 인

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을 매개할 것

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유아의 개인내적 변인으로 유아의 행복감

을 들 수 있다. 행복감은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만족

감, 마음의 평화, 충만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로(Park, 2003), 어

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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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다. 즉, 자녀의 정서 상태를 알아차리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

하는 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자

녀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므로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들

은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Lee, 2019; Song, 2010).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 중 타인의 관점 수용과 정서지각은 자녀의 삶

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 등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Kim & Lee, 2013; Lee, 2019). 이렇듯 자녀의 정서

를 지각하고 이해하며, 타인의 관점을 조망하는 어머니의 양육 요

소들은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영향을 받은 유아의 행복감은 차

례로 실행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서적 경

험과 인지적 처리의 관련성은 정서를 “지각, 사고,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화하며, 안내하는 느낌”으로 정의하는 정서의 기능

적 측면을 강조하는 Izard (1991)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 관계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감은 억제, 전환 및 전략 사용

과 같은 실행기능에 관여하는 뇌영역으로 알려진 전두엽 내의 여

러 영역의 뇌혈류를 증가시키고(Cabeza & Nyberg, 2000), 전전

두피질에서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shby 

et al., 1999). 또한 행복감은 기억력을 높이고, 서로 다른 인지 

세트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이고 면밀

한 사고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Isen, 1999; 

Phillips et al., 2002). 이상의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높은 인지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행복감을 높이고, 높아진 유아의 

행복감은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아의 행복감은 부모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실행기능 간 관계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배려행동과 행복감 간의 관련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유아들은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누군가를 배려했을 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

다(An, 2019).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자율적으로 돕고

자 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은 행복감을 높이고(Hwang & Yoon, 

2018; Lee, 2009), 다른 사람들에 대해 유대감을 느끼고 도움을 

줄 때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Lok & Dunn, 2020). 이러한 선행연

구들은 유아의 높은 배려행동 수준은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

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유아의 배려행동과 행복감

은 각각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

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행기능에 영향

을 주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행기

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

제에 따른 가설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유아의 배려행동, 행

복감, 실행기능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배려행동과 행복감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배려행동과 행

복감의 개별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2.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배려행동과 행

복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Figure 1. Hypothes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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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와 K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

고 있는 만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460쌍이며, 자료는 유아의 

어머니 460명과 유아의 담임교사 38명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유

아의 성별은 남아가 231명(50.2%), 여아가 229명(49.8%)이며, 

연구대상 유아를 포함하여 총 형제수는 2명 308명(67.0%), 외동

이 87명(18.9%), 3명 60명(13.0%) 순이었다. 출생순위를 보면 외

동이를 포함해 첫째가 274명(59.6%), 둘째 150명(32.6%), 셋째 

28명(6.1%) 순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25세부터 51세까지 분포

하였고 평균은 38.17세였으며,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601만

원 이상 124가구(27.0%), 401-500만원 109가구(23.7%), 301-

400만원 99가구(21.5%) 순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Reiners 등(2011)이 개발한 인

지, 정서 공감척도(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QCAE)를 Kang (2013)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

판 인지 정서 공감척도(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K-QCAE) 중 인지적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측정도구는 ‘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길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등의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을 

측정하는 10문항과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 등의 온라

인 시뮬레이션(online simulation)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총 1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K-QCAE의 어머니 인지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어머니가 직접 평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대

체로 그런 편이다’(4점)까지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 (2013)이 보고한 문항내적 합치도 Cronbach’s a는 .7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망수용 .87, 온라인시뮬레이션 .72, 그

리고 인지적 공감능력 전체는 .86 이었다.

2) 유아의 배려행동

유아의 배려행동은 J. I. Kim (2015)이 개발한 유아 배려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아의 배려행동은 유아의 담임 교

사가 평정하며, ‘자기가 맡은 일은 완수한다.’와 같은 자기배려행

동 11문항, ‘친구와 물건을 나누어 쓴다’ 등의 타인배려행동 10문

항,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는다’ 등의 자연 및 환경 배

려행동 9문항, ‘놀이활동에서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다’ 등

의 다양성 존중 5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 

배려행동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배려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J. I. Kim (2015)에서 보고한 

Cronbach’s a는 자기배려행동 .94, 타인배려행동 .95, 자연 및 

환경배려행동 .97, 다양성 존중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배

려행동 .84, 타인배려행동 .88, 자연 및 환경 배려행동 .88, 다양

성존중 .72, 배려행동 전체 .94이었다.

3) 유아의 행복감

유아의 행복감은 Lee (2010)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행복감 척

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유아의 행복감 원척도는 ‘부모가 자

녀생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등의 부모관계 3문항, ‘교사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등의 교사관계 5문항, ‘친구들과의 놀이

를 즐겁게 이끌어간다’ 등의 또래관계 4문항, ‘발표를 잘한다’ 등

의 인지 및 성취 5문항,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집중한다’ 등의 몰

입 4문항, ‘그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로 표현한다’ 

등의 영성 5문항, ‘정서가 안정적이다’ 등의 정서 4문항, ‘몸이 건

강하다’ 등의 건강 4문항, ‘당신은 이 아이가 유아교육기관 생활

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생활만족 2문항으로 9개 하

위요인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행복감 척도의 9

개 하위 요인 중 건강 요인의 요인 부하량이 .28로 매우 낮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경우 해당 요인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선택하

였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으로 축소

되었으며, 부모관계 3문항, 교사 및 또래관계 9문항, 인지성취 및 

몰입 8문항, 영성 6문항, 정서 4문항, 건강 및 생활만족 6문항이

었다. 원척도의 인지 및 성취 요인의 ‘발표를 잘한다’는 요인분석 

결과 예술적 경험 및 표현을 측정하는 영성 요인에 포함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구성한 6요인의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아행복감 척도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응답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2010)에서 보고한 Cronbach’s a는 부모관계 .75, 교사관계 .87, 

또래관계 .89, 인지 및 성취 .87, 몰입 .87, 영성 .96, 정서 .84, 



104 | Vol.60, No.1, February 2022: 99-113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공영숙·임지영·안선정·이윤정

생활만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계 .82, 교사 및 또래

관계 .91, 인지성취 및 몰입 .91, 영성 .88, 정서 .83, 건강 및 생

활만족 .91, 행복감 전체 .97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의 실행기능은 Gioia 등(2003)이 개발한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s-Preschool 

Version(BRIEF-P)을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번안하고 아동학 박

사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RIEF-P는 유아의 어머니가 일상생활 맥락속에서 유아가 보이

는 실행기능 정도를 평가하며 ‘우리 아이는 충동적이다’ 등의 억

제(inhibit) 16문항, ‘우리 아이는 어떤 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바

꾸는 것이 힘들다’ 등의 전환(shift) 10문항, ‘우리 아이는 별 이유

없이 화를 낸다’ 등의 정서통제(emotional control) 10문항, ‘우리 

아이는 두가지 일이 주어지면 한 가지는 잊어버린다’ 등의 작업기

억(working memory) 17문항, ‘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정리하라

고 하면, 뒤죽박죽 치운다’ 등의 계획/조직(plan/ organize) 10문

항, 5개 요인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RIEF-P는 ‘전혀 그

렇지 않다’ (0점)에서 ‘자주 그렇다’(2점)까지 응답하는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에 곤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Gioia 등(2003)의 연구에서 보고한 Cronbach’s a는 억제 .90, 전

환 .85, 정서통제 .86, 작업기억 .88, 계획/조직 .80 전체 .95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억제 .89, 전환 .76, 정서통제 .83, 작업기

억 .89, 계획/조직 .82, 전체 .96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유아

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을 

질문지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유아의 배

려행동과 행복감을 질문지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 실시 전 유아의 어머니 3인과 교사 3

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해도가 낮은 문항은 전문가의 조

언을 통해 수정하였다. 이후 D시와 K도 지역의 유아교육 기관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기관 선정은 편의

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동의한 기관 중 인구사회학적 배경

을 고려하여 대도시인 D시의 행정구역 별로 한 기관씩 총 8개 기

관, K도의 중소도시에서 4개 기관 총 1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선

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취지를 기관 내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유아의 가정에 사전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어머니용 질

문지는 연구에 동의한 가정에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를 통해 가

정에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배부하였으며 교사는 여러 명의 유아의 특성

을 평가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을 고려해 1∼3주의 기간을 부여하

였다. 교사와 어머니에게 각각 총 7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498부였다. 비교적 낮은 회수율은 조사 기간이 

기관의 겨울 방학 시기 및 졸업을 앞둔 시기였음에 일부 기인한다. 

회수된 질문지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과 통제변인 문항

에서 결측치가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여 총 4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38부의 결측 항목은 통제변수인 소

득수준(20부)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

감능력(16부), 배려행동(14부), 실행기능(14부), 행복감(5부)의 순

이었다. 분석에 제외된 응답자와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간 특성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와 같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

은 유아의 행복감이 분석에 포함된 유아들의 값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31, p＜.05).

Table 1. Independent Samples T-test

Variables Group N M SD t

Maternal cognitive empathy
1
2

22
460

2.87
2.96

.28

.28
-1.41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1
2

24
460

3.95
4.07

.41

.40
-1.38

Preschooler's happiness 
1
2

33
460

3.87
4.11

.64

.56
-2.31*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1
2

24
460

1.63
1.64

.28

.26
-.23

**Group 1=dropped samples, Group 2=selected samples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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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 25.0과 AMOS ver 23.0 Program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에 사용된 자료와 결측치로 인해 제외된 자료 간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

인들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유아의 배려행동, 행복감 그리고 유아의 실행기

능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χ2/df 값과 GFI, CFI, TLI, 그리고 

RMSE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다중매개효과는 팬텀변인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460)

Variables Possible scores Min Max M SD
Maternal cognitive empathy 1~4 1.95 4.00 2.96 .28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1~5 2.69 5.00 4.07 .40
Preschooler's happiness 1~5 2.22 5.00 4.11 .56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0~2 .22 2.00 1.64 .26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N=46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1

2 .91*** 1

3 .81*** .49*** 1

4 .37** .35*** .29*** 1

5 .31*** .30*** .22*** .85*** 1

6 .28*** .24*** .25*** .88*** .65*** 1

7 .36*** .33*** .28*** .87*** .62*** .64*** 1

8 .30*** .29*** .22*** .72*** .45*** .58*** .58*** 1

9 .02 .03 -.00 .15** .11* .17*** .12* .10* 1

10 .03 .02 .03 .10* .08 .07 .09* .08 .67*** 1

11 .04 .05 .01 .15** .12* .17*** .10* .10* .90*** .56*** 1

12 .05 .06 .01 .16** .13** .14** .16** .09 .85*** .48*** .66*** 1

13 .02 .03 -.00 .13** .10* .16** .09* .09 .87*** .52*** .76*** .69*** 1

14 -.03 -.03 -.02 .13** .07 .19*** .08 .09* .83*** .55*** .73*** .61*** .67*** 1

15 -.03 -.02 -.03 .06 .02 .10* .05 .01 .80*** .51*** .64*** .63*** .60*** .64*** 1

16 .24*** .24*** .17*** .56*** .45*** .47*** .50*** .41*** .22*** .08 .22*** .21*** .16*** .18*** .16*** 1

17 .22*** .21*** .16** .50*** .38*** .44*** .45*** .38*** .22*** .10** .22*** .23*** .13** .22*** .17*** .91*** 1

18 .16*** .13** .15** .41*** .33*** .36*** .34*** .35*** .13** .01 .18*** .05 .18*** .08 .06 .69*** .49*** 1

19 .13*** .13** .09* .34*** .27*** .31*** .30*** .25*** .14** .03 .15** .12** .10* .13** .13** .82*** .73*** .53*** 1

20 .27*** .27*** .19*** .57*** .47*** .47*** .52*** .42*** .22*** .08 .22*** .23*** .17** .15** .16** .92*** .80*** .55*** .61*** 1

21 .22*** .23*** .13** .51*** .44*** .41*** .49*** .34*** .18*** .09 .17*** .20*** .12* .13** .14** .89*** .75*** .55*** .65*** .84*** 1

22 .13*** .10* .12* .11* .11* .08 .12* .06 .03 -.06 .06 .08 .00 -.01 .01 .10* .08 .04 .07 .14** .11* 1

23 -.06 -.06 -.03 .13** .10* .19*** .08 .04 .14** -.07 .17*** .09 .14** .19*** .07 .07 .13** .04 .00 .08 .00 .02 1

1. Maternal cognitive empathy 2. Perspective taking 3. Online simulation 4.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5. For self 6. For others 7. For nature and environment 
8. Respect for differences 9. Preschooler's happiness 10. Parent 11. Teacher & peer 12. Ability & flow 13. Expression 14. Emotion 15. Health & satisfaction 16.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17. Inhibit 18. Shift 19. Emotional control 20. Working memory 21. Plan/organize 22. Income level 23. Gender
**Gender is converted into dummy variables with male=0 and female=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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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 variable)을 설정하고 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

으며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유아의 배

려행동, 행복감, 실행기능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평균 점수들은 가

능한 점수범위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유아의 배려행동, 행복감, 실행기

능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유아의 배려행동, 행복감, 실행기

능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가구 월 소

득수준과 유아의 성별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구 월 소득 수준

은 100만원 이하(1), 101∼200만원(2), 201만원∼300만원(3) 등

과 같이 서열척도를 통해 평가하였으나 그 범위가 1부터 7까지로 

상당하고 등간으로 수치가 할당되어 더미변수화하지 않고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유아의 성별은 남아 0, 여아 1의 더미변수로 변환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Table 3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변인들 간 상관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가구 월

소득 수준과 유아의 성별을 구조모형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투

입하였다.

3.   어머니의 공감능력, 유아의 배려행동, 행복감, 실행기능의 구

조모형 분석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다변량 정

규성이 충족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절대값 .01부

터 1.24까지 첨도는 절대값 .03에서 2.75까지로 모든 측정변인

이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의 통계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1)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구성개념이 관측변인에 의해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 측정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2).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측변인들의 일치성에 대해 검증하는 집중타당도와 잠

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지

를 검증하는 변별타당도가 있다(Yu, 2013). 먼저 집중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 AVE)

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으로 AVE는 .50이상, CR은 .70이상이면 만족스러운 집중타당도

로 평가되는데(Yu, 2013),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

능력의 AVE는 .906, CR은 .950였으며, 유아의 배려행동은 AVE 

.856, CR은 .959였고, 행복감은 AVE .777, CR .954이고 실행기

능의 AVE는 .953, CR은 .990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의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Figure 2에서와 같

이 상관계수는 .633이하로 나타났으며,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608보다 높게 나

Figure 2.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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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변별타당도 기준인 .85이하와 요인부하량 .50이상(Moon, 

2009)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인이 구성개념을 잘 측정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χ2, χ2/df 그리고 절

대적합지수로 GFI와 RMSEA, 상대적합지수로 CFI, TLI를 통해 

검증하였다(Table 4). Table 4에서와 같이 GFI, CFI, TLI가 .90 

이상, RESEA가 .08 이하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배려행동, 

행복감, 실행기능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배려행동과 행복감을 통해 실행기능에 간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으며, 유아의 성

별과 가구 월소득 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설정한 구조모

Table 4. Goodness of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Model c2 p df c2/df GFI CFI TLI RMSEA

362.315 .000 113 3.206 .916 946 .935 .069

Figure 3.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model.

Table 5. Goodness of Fit of the Structural Model

Model c2 p df c2/df GFI CFI TLI RMSEA

419.910 .000 139 3.021 .913 939 .925 .067

Table 6. Path Estimates of the Model

Path B b S.E. C.R.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865 .490*** .127 6.833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happiness -.153 -.062 .093 2.662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021 .014 .092 .231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 Preschooler's happiness .247 .178** .093 2.662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517 .601*** .054 9.626

Preschooler's happiness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085 .137** .027 3.14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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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적합도는 Table 5와 같이 GFI .913, CFI .939, TLI .925로 

좋은 적합도 기준인 .90 이상이고, RMSEA가 .067로 좋은 적합

도 기준인 .08 이하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유아의 배려행동, 행복감, 실행기

능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는 

Figure 3과 같고,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Figure 3과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인지적 공

감능력이 유아의 배려행동(β=.490, p＜.0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나 유아의 행복감(β=-.062, ns)과 실행기능

(β=.014, ns)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리고 유아의 배려행동이 행복감(β=.178, p＜.01)과 실행기능(β

=.601, p＜.0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 유

아의 행복감이 실행기능(β=.137, p＜.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으며, 각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경로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

보면,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행복감(.087, p＜.05)

과 실행기능(.297, p＜.05)으로 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

미하였고, 유아의 배려행동이 실행기능으로 가는 간접경로(.024, 

p＜.01)도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 실행기능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배려행동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고자 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매개 변인 각각의 개별효

과와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

였다. phantom variable을 사용한 분석은 표준화계수의 유의성

을 확인할 수 없어 비표준화계수로 유의수준을 확인하며(Bae, 

2018) 개별간접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

아의 배려행동을 매개하여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B=.447, p＜.05)이 유의미하였으며,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이 유아의 배려행동과 행복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B=.018, p＜.01)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설정한 경로 중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행복감

을 거쳐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배려행동과 행복감의 매개효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D시와 

K도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5세 460명 유아의 어머니와 

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odel

Path Direct Indirect Total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490** - .490*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happiness -.062 .087* .025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014 .297* .311*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 Preschooler's happiness .178* - .178*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601** .024** .625*

Preschooler's happiness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137*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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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Specific Indirect Effects

Path B SE
95%Cl

LL UL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447* .087 .301 .581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happiness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013 .018 -.053 .005

Maternal cognitive empathy → Preschooler's caring behavior → Preschooler's happiness 
   →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018** .011 .006 .04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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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연

구문제에 따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배려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행복감과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인지적 공

감능력이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였

는데, 이는 어머니가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처했다고 상상하는 능력이 높으면 유아의 배려

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결과(Song, 2014)와 유사한 결과로 보여진

다. 또한 상황이나 감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와 관련된 인지적 공

감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서 공감능력을 자연스럽게 학

습하게 되어 긍정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발달시키고 친사회적 행

동 발달이 촉진된다는 연구(Meng et al., 2020)에 의해지도 지지

된다. 아울러 타인의 감정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

용을 할 때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데(Taiwo, 2018), 자녀는 어머니의 이러

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어 배려행동이 향상되는 결과

로 이어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자신의 정서상태에 대해 알아차리고 입장을 이해해주는 부모

의 공감은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높은 공감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은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들(Kim & 

Lee, 2013; Lee, 2019)과는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

과의 차이는 평가자의 차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선행연구들(Kim & Lee, 2013; Lee, 2019)은 청소년이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능력과 본인의 행복감을 측정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측정은 유아의 어머니가 응

답한 반면, 유아의 행복감은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가하였으므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

력이 유아의 정서적 요인인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는 친사회적 행동적 특성인 배려행동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

니가 유아의 정서를 이해해 주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Park & Yun, 2020)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시행한 

상관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

아의 실행기능과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연구에서 소개한 매개변인

들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에서 기인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아의 배려행동은 행복감과 실행기능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

저 유아의 배려행동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과 환경 등을 존중하고 헌신적이고 책

임감 있게 돌보는 태도가 유아의 전반적 생활에 걸친 만족감을 향

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Hwang & Yoon, 2018; Lee 

& Han, 2014)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Lee와 Han (2014)

에 따르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협동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친사회

적 행동은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후 친사회적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동기로도 작용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배려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행복감의 증진은 

유아가 이후 배려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선순환

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아의 배려행동은 실행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배려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기조절 메커니즘인 실행기능

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아이를 돕

고 위로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이 아동의 인지적 자기조절에 정

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Normandeau & Guay, 1998)와 자신의 

놀잇감을 나누고 울고 있는 또래를 위로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

이 아동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였다는 

연구(Yusuke et al., 2020)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아동들은 또

래를 돕는 과정에서 적절한 전략을 유연하게 선택하게 되는데 이

러한 과정들이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고, 친사회적 행동은 즉각적

인 보상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증진시키므로 실행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Yusuke et al, 2020)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가 배려행

동을 많이 하는 것이 유아의 억제, 작업기억, 계획 및 조직화 등의 

실행기능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

며 유아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을 장

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행복감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고 성취나 몰입, 생활만족 등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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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수록 실행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인 간 관

련성은 긍정적인 기분은 뇌, 특히 전전두피질과 전두엽에서의 도

파민 수치를 증가시키고, 행복한 기분 상태는 특히 좌뇌의 전두엽 

활동을 증가시키는데(Ashby et al., 1999), 이러한 뇌영역은 억

제, 전환 및 전략 사용과 같은 실행기능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점

(Cabeza & Nyberg, 2000)에서 지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긍정적

인 기분은 특히 전전두엽 피질과 전두엽에 의존하는 인지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Phillips et al, 2002), 정서가 주의처리과정

을 변화시키고 중요한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는 선

행연구들(Fredrickson & Branigan, 2005; Frijda, 2005)에서와 

같이 정서적 경험과 인지발달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로 유아의 인지기능 향상에는 긍정적 정서가 중요함을 시사

한다.

넷째,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유아 배려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으면 자신과 타인, 

자연과 환경을 배려하는 등의 유아의 배려행동을 높이고, 이는 차

례로 유아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등의 

실행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

람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신호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판

단하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가 보내는 신호

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Kilpatrick, 2005), 유아가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양육을 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

로(Farrant et al., 2012), 유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

고 이러한 점이 유아의 배려행동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례로 배려행동 수준이 높은 유아는 자신과 타

인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러한 행

동에는 미래를 계획하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므로(Moore et al., 

1998), 배려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실행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한다. 아울러 협력, 배려, 존중, 나눔 등의 활동들은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주의 집중력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Ko, 

2014), 유아의 배려행동은 유아의 실행기능 향상에 긍정적 역할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인

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의 발달에 미치는 과정에서 유

아의 사회적 영역인 배려행동의 매개역할을 밝혔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섯째,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

향을 주는 과정에서 유아 배려행동과 행복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정신

상태, 관점 또는 의도를 이해하거나 명시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 및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돌보는 

행위를 증가시키고, 유아의 향상된 배려행동 수준은 삶의 만족감

과 긍정정서를 높이며 이렇게 증가된 유아의 행복감은 전략적으

로 행동을 계획하고,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

신적으로 표상하는 능력 등의 실행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인지적 공감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서 공감능력

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어 긍정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발달시

키고 친사회적 행동 발달이 촉진된다(Meng et al., 2020). 또한 

인지적 공감능력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

여 그 사람의 내부상태에 대해 추론을 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Yu & Chou, 2018), 이러한 능력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은 정서

적으로 안정되고 이타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

이 있고, 차례로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들로부터 수용받고 원만한 

사회적응을 이루게 하여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인다(Kim & Lee, 

2013). 더불어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은 뇌 특히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억제능력과 전략 사용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Cabeza 

& Nyberg, 2000), 긍정적 정서는 자료를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다른 인지 세트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Isen, 1999), 유창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

다(Phillips et al., 2002). 이렇듯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

아의 배려행동과 행복감을 거쳐 차례로 거쳐 실행기능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

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Chung와 Chung (2020)은 

감정과 생각을 연결하기, 공감 인지 훈련, 타인의 관점 바라보기, 

공감을 방해하는 인지적 오류 수정하기, 감정에 따른 신체반응 탐

색 등을 통한 어머니의 공감 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적 행동 변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공감능력 증

진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서도 공감능

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급속한 뇌 발달과 신경 가소성의 시기인 유아기 아

동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행동과 반응을 최

적화하는 능력인 유아의 인지적 측면인 실행기능에 환경적 변인

인 부모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행

동적 측면인 배려행동과 정서적 측면인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구

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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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행정 구역별로 표본을 선정하는 등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

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국내 다른 유아들에게 일반화하

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좀 더 체계적

인 대상의 선정 및 추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시기적인 문

제로 인해 질문지의 배부에 비해 회수된 비율이 비교적 낮다. 따

라서 질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시기와 회수방법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배려행동과 행

복감은 유아의 담임교사가 다수의 유아를 평가하였으므로 교사의 

성향에 따라 측정된 값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유아들 간 상호

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층-구조 방

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더 정확한 추정값을 얻을 수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일부 학급의 적은 표본 수를 포함해 기술적 제한점 등으

로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및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더불

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대상자의 자료와 결측치 등으로 

인해 제외된 자료 간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이들 집단 간 특성의 차이가 체계적인지에 대한 더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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