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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보

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아기는 이를 습득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로,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터득하고 발달시키며 성장한

다. 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시 주로 나타내는 개인의 행동양식을 뜻

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끄는 친사회적 행동뿐 아니라 이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다.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청

소년의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Ladd & Burgess, 2001), 이 시

기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개입방안을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공격성과 타인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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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ehold chaos, represented by high levels of disorganization and instability in the home, has been 

linked with suboptimal outcomes for preschoole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s that 

sleep problems and executive function play in the association between household chaos and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The sample for the study consisted of 420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The mothers provided reports on the level of chaos in the home and their preschoolers’ sleep problems, 

executive function, and social behavior, including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hen preschoolers’ sleep problems and executive function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mediato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household chaos did not have 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Such effects were instead serially mediated by preschoolers’ 

sleep problems and executive function, respectively. The higher the degree of household chaos, the more 

preschoolers displayed sleep problems and deficits in executive function, resulting in more aggression and 

less prosocial behavior.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reducing household chaos 

in order to reduce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romote prosocial behavior. They also underscore the need to 

identify additional variables that mediate the impact of household chaos on preschoolers’ soci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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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노지운·신나나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혼란, 수

면문제 및 실행기능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유아기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 중 가

정환경은 이 시기 건강한 발달을 촉진 혹은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제안되어 왔다. 가정환경의 요소 중 양육행동이

나 유아와 양육자 간 상호작용 패턴 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며, 보다 최근에는 가정환경 중 물리적 환경의 역

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의 한 요

소인 가정 내 혼란(household chaos)은 무질서(disorganization)

와 불안정성(instability)의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Andrew et al., 2021; Berry et al., 2016). 이  중 무질서는 가정 

내 높은 수준의 소음, 혼잡도, 구조의 부재 등으로 특징되며, 가정 

내 무질서가 높을 경우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극이 유아의 각성 상

태를 지속시켜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불안정성은 가정 내 

반복적인 일상적인 활동(routine) 및 예측가능성의 부재를 뜻하며, 

유아가 불안정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안정감이 저해되고 일

상적인 규칙을 습득하지 못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보이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연구들을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는

데, 가정 내 혼란은 사회적, 정서적 기능(Berry et al., 2016)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공격성과 같은 유

아기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respo et al., 2019; Deater-Deckard et al., 2009; Larsen & 

Jordan, 2020; Martin et al., 2012). 가정 내 혼란과 관계적 공격

성 간의 관련성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

의 사회적 관계나 집단 내에서의 지위를 손상시키고자 하는 의도

로 행해지는 것으로, 집단에서 배척하거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

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Crick, 1995). 가정 내 혼란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

만, Mills-Koonce 등(2016)은 가정 내 혼란이 높을수록 유아가 냉

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냉담-무정서 특질은 성격 특성 중의 하나로, 죄책감

의 결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정하는 것, 제한

적인 정서표현 등으로 특징되며(Frick & Dickens, 2006), 냉담-

무정서 특질을 더 보일수록 또래에게 관계적 공격성(Centifanti et 

al., 2015)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가정 내 혼란이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지만, 사회적 유능성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

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저해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다만 Bobbitt과 Gershoff (2016)의 연구에서 유아기

에 가정 내 혼란이 높을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행동들을 일컫는 사회적 기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두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혼란이 

유아기 공격성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

펴보고자 하였다. 

가정 내 혼란은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의 낮 동안 기능에 중추적인 작용을 하

는 수면(Boles et al., 2017; Brown & Low, 2008)이나 조절 능

력(Vernon-Feagans et al., 2016), 인지 기능(Andrews et al., 

2021; Berry et al., 2016) 등을 저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Brown과 Low (2008)는 가정 내 혼란이 높을수록 유아

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수면 시간, 야간 수면 

시 잠에서 깨는 정도, 주간 졸음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oles 등(2017)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 혼란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취침 거부, 수면 시 불안정

한 호흡, 주간 졸음증, 불규칙한 수면 시간 등과 같은 수면문제들

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이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 중 

자주 깰 경우 유아가 행동문제(Sivertsen et al., 2015)를 보일 가

능성이 높은 반면, 충분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수면을 취하는 유

아일수록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Bélanger et al., 2018; 

You & Cho, 2014)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 또래 수용 및 사

회적 참여 행동(Vaughn et al., 2015)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수면의 질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유아일수록 높은 수준의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고, 낮은 수

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Shin et al., 2017).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유아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정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Dahl (1996)

의 제안을 지지하며, 불규칙적이고 비일관적인 가정환경에서 성

장하는 유아는 정서적 불안감이 높아져(Raver et al., 2015), 수

면과 낮 동안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가정환경이 유아의 수면을 통해 

공격성, 우울 및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면 및 발달 경로 모델(El-

Sheikh & Kelly, 2011)’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비록 본 연

구에서 부부갈등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가정 내 혼란이 부부갈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

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 내 혼란이 수면에

서의 문제를 야기하여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

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 연구(Cot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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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에서는 일관성 없는 훈육과 양육 스트레스를 포함한 환경적 

요인이 유아가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여 유아의 수면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정 내 혼란은 또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 

사고,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고등인지기능인 실행기능

(Zelazo et al., 1997)을 통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가정 내 혼란이 높을수록 유아

가 실행기능의 핵심 요소들인 억제 통제, 인지적인 유연성, 작업 

기억, 주의 전환 등, 억제, 작업 기억 등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ndrews et al., 2021; Berry et al., 2016; 

Hughes & Ensor, 2009). 또한 실행기능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장,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Baker & Kuhn, 2018; Sulik et 

al., 2015), 실행기능의 하위영역 중 억제 통제는 공격성의 형태

(i.e.,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와 기능(i.e., 주도적, 반응적 공격

성)을 고려한 네 가지 유형의 공격성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Poland et al., 2016). 이뿐 아니라,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이 높을 경우 사회적 협동 및 상호작용, 독립성을 

포함한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으며(Razza & Blair, 2009), 친사회

적 행동(Traverso et al., 2020)과 배려행동(Lee et al., 2022)을 

더 보였다. 가정환경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공격성과 친사

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지만, 양육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서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Kim과 Shin (2020)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

육행동이 만 3∼5세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사회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ulik 등(2015)은 유아가 36개

월 경에 보인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이 48개월이 되었을 때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60개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면과 실행기능 간 관련성을 보고한 다수의 연

구들(Sadeh, 2007; Sun et al., 2018; Touchette et al., 2007; 

Vaughn et al., 2015)을 고려해 볼 때, 가정 내 혼란이 수면문제

와 실행기능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

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수면

과 실행기능은 인지적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 발달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비효율적인 수면은 두뇌 성숙, 정서조절, 기억 강화 

및 학습에 요구되는 두뇌 활동을 방해 또는 감소시키거나 주간 졸

림증을 증가시키고 기민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실행기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Sadeh, 2007). 관련 연구들에서도 야간 수면 

동안 깨는 횟수가 보통의 수준인 2회보다 많은 유아일수록 낮은 

수준의 인지적 수행을 보이며(Sun et al., 2018), 유아의 수면문

제는 감정조절, 작업 기억, 억제, 전환, 계획 및 조직 등의 실행기

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in et al., 2017). 지금까

지 살펴본 가정환경과 유아의 수면, 실행기능 및 사회적 행동 간

의 관련성과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면 및 발달 경로 모델,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는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

행기능 각각에 의해 매개될 뿐 아니라,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행기

능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

향을 검증하는 데 있어 가정환경과 유아의 수면문제 및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가구 소득(Berry et al., 2016; Mills-

Koonce et al., 2016) 및 유아의 성별과 연령(Mills-Koonce et 

al., 2016; Noh & Shin, 2020)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유아기 수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

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

정 내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밝히고, 유아기 적절한 사회적 행

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

형(Figure 1)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수면문제를 통해 공격성과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공격성과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4.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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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420명의 만 3~5세 유아와 이들의 어머니

로, 자료수집은 2020년도 3월에 전문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

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들은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 참

여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이에 동의할 경우 질문지에 응답하였

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

아가 211명(50.2%), 여아가 209명(49.8%)이었으며, 연령은 만 

3세가 137명(32.6%), 만 4세가 147명(35.0%), 만 5세가 136명

(32.4%)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21세(SD=3.64)였으

며, 평균 교육연수는 15.63년(SD=1.76)으로 86%의 어머니가 대

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

모가 332명(79.0%), 비취업모가 88명(21.0%)이었다. 평균 가구

소득은 5,388,000원(SD=1,889,260)이었으며, 이를 범주화하였

을 경우 400만원 미만이 89가구(21.2%), 400~500만원 미만이 

80가구(19.0%), 500~600만원이 78가구(18.6%), 600만원 이상

은 173가구(41.2%)였다. 

2. 조사도구

1) 가정 내 혼란

가정 내 혼란은 Matheny 등(1995)이 제작한 가정 내 혼란 척

도(Confusion, Hubbub, and Order Scale, CHAOS)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CHAOS는 일상적 루틴의 부재, 높은 수준의 소

음과 혼잡성, 낮은 수준의 규칙성 및 구조화 등에 관한 15문항으

로 구성된 단일요인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혹은 아니

오(0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아침에 일

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우리 가족만의 일상적인 일과가 있다.(역

코딩 문항)”, “우리 집은 항상 어지럽혀져 있다.”, “우리 가족이 무

엇을 계획하든, 그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등이 있다. 방향

성이 다른 7개 문항은 역채점한 후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가정 내 혼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69였다. 

2) 수면문제

유아의 수면문제는 Owens 등(2000)이 제작한 아동의 수면습

관 질문지(The Children’s Sleep Habits Questionnaire, CSHQ)

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Lee와 Park (2016)의 한국판 아

동 수면습관질문지(K-CSHQ)를 통해 측정하였다. Lee와 Park 

(2016)은 CSHQ의 8개 하위영역(수면저항, 수면착수지연, 수면

량, 수면불안, 수면 후 각성, 사건수면, 수면호흡장애, 주간 졸림

증)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면장애(10문항), 수면행동문제

(21문항), 수면량/수면착수지연(4문항)의 3개의 요인으로 재추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

다. 각각을 살펴보면, 수면장애에는 수면저항과 수면불안이 포함

되며, 문항의 예로는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것을 무서워한다.”, “취

침 시간에 자러 가기를 거부한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수면행동

문제에는 사건수면, 수면호흡장애, 수면 후 각성, 주간 졸림증이 

포함되며, 문항의 예로는 “잠자는 동안 많이 뒤척인다.”, “밤에 두 

번 이상 깬다.”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면량/수면착수지

연에는 수면량과 수면착수지연이 포함되며, “잠자리에 든지 20분 

이내에 잠이 든다.(역코딩 문항)”, “너무 적게 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일주일에 0~1번 관찰되면 거의 그렇지 않

다(1점), 일주일에 2~4번 관찰되면 가끔 그렇다(2점), 일주일에 

5~7번 관찰되면 대개 그렇다(3점)로 응답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이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더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문

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수면장애는 .71, 수면행동문

제는 .73, 수면량/수면착수지연은 .64이었다. 

3) 실행기능

실행기능은 Gioia 등(2000)이 제작한 유아용 행동 평정 척도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 BRIEF-P)를 Seo와 Park (201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BRIEF-P는 억제(16문항), 전환(10문항), 감정

조절(10문항), 작업기억(17문항), 계획 및 조직화(10문항)의 다섯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64문항이다. 문항의 예로 억제는 “또

래 아이들보다 더 통제가 안 된다.” 등이, 전환은 “계획 또는 일과

의 변화(일상 활동의 순서, 갑자기 추가되는 일, 스케줄 변경, 시

장가는 길을 바꾸는 것 등)에 불쾌해진다.” 등이, 감정조절은 “너

무 쉽게 화를 낸다.” 등이 있다. 작업기억에는 “같은 주제로 지속

해서 말하지 못한다.” 등의 문항이, 계획 및 조직화에는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 물건들을 두서없이 비조직적으로 치운다.” 등

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Likert식 척도인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

었으며,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이 높

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억

제 .90, 전환 .85, 감정조절 .88, 작업기억 .91, 계획 및 조직화는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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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은 Crick 등(1997)이 제작한 유

아기 사회적 행동 척도(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 PSBS)

를 한국어로 번안, 수정한 Kim (2008)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PSBS는 외현적 공격성(6문항), 관계적 공격성(6문항), 우

울(3문항),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4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중 우울을 제외하고 외현적 공격성, 관

계적 공격성,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각 하

위요인의 문항의 예로 외현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들을 발로 차거

나 때린다.”, 관계적 공격성은 “다른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싫어

하도록 만든다.”,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아이들을 잘 돕는다.” 등

이 있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이 높아(r=.69, 

p＜.001), 분석에서는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거

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

로 응답되었으며,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공격성 

.92, 친사회적 행동 .83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와 MPlus 7.0 (Muthén & Muthén, 

2012)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빈

도분석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

째,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이 정규분포

를 이루는지 살펴보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

인 간 상관을 탐색하였다. 셋째, 가정 내 혼란, 수면문제 및 실행

기능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혼란

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지 살펴보기 위하여 1,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때,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함

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왜도는 –.87~1.47, 첨도는 -.09~2.78로 나타

나 왜도의 절대값은 3 미만이며,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이라

는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다음으로 변인들 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Household chaos —

2. Sleep disturbance .10* —

3. Sleep behavior problem  .30*** .27*** —

4. Sleep duration/Onset delay  .19*** .21*** .28*** —

5. Inhibit -.39*** -.19*** -.34*** -.27*** —

6. Shift -.20*** -.24*** -.33*** -.23*** .63*** —

7. Emotional control -.34*** -.32*** -.38*** -.27*** .74*** .76*** —

8. Working memory -.34*** -.15** -.38*** -.25*** .87*** .69*** .72*** —

9. Plan/Organize -.33*** -.14** -.35*** -.25*** .82*** .66*** .68*** .88*** —

10. Aggression  .30*** .13** .34*** .15** -.58*** -.47*** -.53*** -.56*** -.53*** —

11. Prosocial behavior -.13** -.05 -.19*** -.16** .31*** .31*** .25*** .33*** .32*** -.32*** —

M 4.52 2.15 1.44 1.40 2.90 2.85 2.80 2.93 2.84 1.39 3.10

SD 2.75 0.35 0.23 0.42 0.62 0.63 0.65 0.58 0.59 0.45 0.51

Skewness .64 -.87 1.42 .97 -.61 -.56 -.52 -.57 -.44 1.47 -.41

Kurtosis .19 .72 2.78 .20 .07 -.09 -.02 .20 .14 1.69 1.15

Note. N=42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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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한 결과, 수면장애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

인들 간의 관계가 유의하였다. 통제변인의 경우 유아의 성별(0=

남아, 1=여아)과 가구소득은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유아의 연령은 수면행동문제(r=-.13, p＜.01), 수면

량/수면착수지연(r=-.16, p＜.01), 억제(r=.14, p＜.01), 작업기

억(r=.11, p＜.05), 계획 및 조직화(r=.11, p＜.05), 공격성(r=-

.13, p＜.01), 친사회적 행동(r=.14, p＜.01)과 유의한 상관을 보

였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은 이후 분석에서 통제되었다.

2. 구조모형 분석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간

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 각각에 대

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상관관계에서 수면문제, 실행기

능, 공격성 및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보인 유아의 연령

의 경우, 각 모형에서 이들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모

형의 적합도에서 χ2와 TLI, CFI, SRMR 및 RMSEA를 살펴보았

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는 유의하지 않아야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

로 판단하지만, χ2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지수 중 TLI, CFI는 .90 

이상이며, SRMR과 RMSEA는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간

주된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공격성 모형  

χ2=214.80(df=34, p＜.001), TLI=.88, CFI=.93, SRMR=.05, 

RMSEA=.11(90% CI [.10, .13]), 친사회적 행동 모형  

χ2=209.40(df=34, p＜.001), TLI=.88, CFI=.93, SRMR=.04, 

RMSEA=.11(90% CI [.10, .13]로 나타나, χ2과 χ2/df, RMSEA 

값이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차변량 간 공분

산에 대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에 근거하여 초기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지수는 10이상일 경우 오차변량 간 서로 높은 

상관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들의 공분산 경로를 이론에 근거하

여 설정할 수 있다(Kim, 2010). 수정지수를 살펴본 결과, 실행기

능의 하위요인인 전환과 감정조절 간 수정지수가 공격성 모형에

서 84.32. 친사회적 모형에서 85.95로 나타나, 각 모형에서 전환

과 감정조절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연결한 후 모형을 재분석하였

다. 그 결과, 공격성 모형 χ2=126.48(df=33, p＜.001), TLI=.94, 

CFI=.96, SRMR=.04, RMSEA=.08(90% CI [.07, .10]), 친사회

적 행동 모형 χ2=119.19(df=33, p＜.001), TLI=.94, CFI=.96, 

SRMR=.04, RMSEA=.08(90% CI [.06, .09])로 나타나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구조방정식에서 변인 간 경로를 살펴보면(Table 2, Figure 2, 

Figure 3), 먼저 가정 내 혼란은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연구문제 1). 반면 모든 모형

에서 가정 내 혼란은 유아의 수면문제(β=.41∼.42, p＜.001)와 

실행기능(β=-.18∼-.17,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정 

내 혼란이 높을수록 유아가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에서의 결함을 

더 보였다. 유아의 수면문제는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유아의 실행기능은 공격성(β=-.51, 

p＜.001)과 친사회적 행동(β=.29, p＜.001)에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쳐, 실행기능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덜 보이고, 친사회적 행

동은 더 보였다. 또한 모든 모형에서 유아의 수면문제는 실행기능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β=-.50∼-.49, p＜.001), 수면문제를 더 

경험할수록 실행기능 수준이 낮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4에 제시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Table 3),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수면문제를 통해 공격

Table 2. Unstandardized an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in Structural Models

Social behavior

Aggression Prosocial behavior

B ββ B ββ

Chaos → Social behavior   .01  .06  -.00 -.02

Sleep problems → Social behavior   .44  .12 -.34 -.09

Executive function → Social behavior  -.40 -.51***  .26     .29***

Chaos → Sleep problems   .02  .41***  .02     .42***

Chaos → Executive function  -.04 -.18* -.04  -.17*

Sleep problems → Executive function -2.16  -.49*** -2.19  -.50***

Note. N=420. In each model, child age was controlled for sleep problems, executive function, and social behavior. 
*p< .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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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는 공격성(β=.09, p＜.05, 95% CI [.02, .17])의 경우

에만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수면문제

와 실행기능을 통해 공격성(β=.10, p＜.001, 95% CI [.06, .17])

과 친사회적 행동(β=-.06, p＜.05, 95% CI [-.12, -.02])에 영

향을 미치는 순차적 경로는 유의하였다. 또한 외생변인이 내생변

인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여부를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정 내 혼란과 유아의 수면

문제 및 실행기능은 공격성의 38.0%, 친사회적 행동의 13.0%를 

Note. Child age was not included in the figure for clarity.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presented.
*p< .05, ***p<.001

Figure 2. Sleep problems and executive function as media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household chaos and preschoolers’ aggression.

Note. Child age was not included in the figure for clarity.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presented.
*p< .05, ***p<.001

Figure 3. Sleep problems and executive function as media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household chaos and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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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가정 내 혼란과 유아의 수면문제는 실행기능의 33.9

∼34.4%를, 그리고 가정 내 혼란은 유아의 수면문제의 17.0∼

17.4%를 설명하였다.

논의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의 일환인 가정 내 혼란은 유아기 신체, 인

지, 사회정서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

들을 통해 보고되어 왔다(Berry et al., 2016; Deater-Deckard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의 사회적 행동, 즉 

또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공격성과 또래에게 향하는 친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혼란, 유

아의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 내 혼란은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관

계 분석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

행기능이 함께 투입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유의한 직접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가

정 내 혼란이 높을수록 유아가 공격성은 더 보이고, 친사회적 행

동은 적게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혼란이 높을수록 유아

가 외현화 문제행동(Larsen & Jordan, 2020)을 더 보이고, 사회

적 기술(Bobbitt & Gershoff, 2016)은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가정 내 혼란과 사회적 

행동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유아의 수면

문제와 실행기능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에는 사라져, 가정 내 혼란

은 유아의 실행기능 혹은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을 통해서만 공격

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혼

란이 유아가 또래집단 내에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데 필

요한 다른 발달 영역, 특히 개인의 조절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면과 실행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가정 내 혼란은 또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가정 내 혼

란의 강도가 높을수록 유아가 수면문제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가정 내 혼란은 수면의 질

적인 측면인 수면행동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인 간 관련성을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들(Fronberg 

et al., 2022; Gregory et al.,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

정 내 혼란이 반복적,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활동의 부

재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취침 전 반복적이고 규칙적

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행동을 뜻하는 취침루틴(bedtime routine)

이 영유아기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Mindell et al., 

2015; Mindell et al., 2017)과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가

족 구성원을 둘러싼 전반적 환경이 유아의 수면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힘으로써, 주로 가정 내 부모의 양육이 수면에 미치는 영

향(Bordeleau et al., 2012; Tikotzky, 2017)을 살펴본 기존 유

아 대상 수면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해 

Spilsbury 등(2017)은 가정 내 혼란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TV 

시청이나 음악 듣기 등과 같은 수면방해 행동을 높여 11∼12세 

학령기 아동의 수면 시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면에 대한 가정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가정 내 혼란이나 정서

적 분위기 등과 같은 전반적인 가정환경과 부모 외 다른 가족 구

성원의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 내 혼란은 유아의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 내 혼

Table 3.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ββ

Bias-corrected CI
(95% Confidence level)
Lower Upper

Chaos → Sleep problems → Aggression .05 -.03  .14

Chaos → Sleep problems → Prosocial behavior -.04 -.13  .04

Chaos → Executive function → Aggression  .09*  .02  .17

Chaos → Executive function → Prosocial behavior -.05 -.11  .00

Chaos → Sleep problems → Executive function → Aggression   .10***  .06  .17

Chaos → Sleep problems → Executive function → Prosocial behavior -.06* -.12 -.02

*p< .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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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높을수록 유아가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 및 

조직화를 포함한 실행기능에 어려움을 더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며(Andrews et al., 2021; Berry et al., 

2016), 가정 내 혼란이 실행기능의 민감기로도 제안되는 유아기

에 실행기능의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혼란스러운 가정환경에 유아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낮아지고 무기력감이 높아져(Evans 

et al., 1991) 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무질서와 불안

정성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 내 혼란을 측정하는 CHAOS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Berry 등(2016)의 연구에서는 무질서의 지표로 가

구 내 밀집도, 정돈 여부, 소음 등을, 불안정성의 지표로 거주지

의 잦은 이동, 주양육자의 변화, 가구 내 구성원의 변화 등을 포함

하여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질서의 부

정적 영향만 나타나 가정 내 혼란의 구성요소에 따라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무질서와 불안정성이 다양한 발달 영역에 미

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이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의 수면문제는 공격성이나 친사

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연구들(Bélanger 

et al., 2018; Vaughn et al., 2015)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공격성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교

사 보고나 관찰을 통해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

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경우 유

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유아의 특성을 보고하기에 

적절한 대상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격성이나 친사회

적 행동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어머니가 이를 충분히 관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뿐 아니라 교사보고, 관찰 등을 통

해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고, 수면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면을 측정하는 데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의 수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면문

제에 보다 초점을 두었는데, 유아기 수면을 살펴본 여러 연구들

(Chaput et al., 2017; Hale et al., 2011)에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발달적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 비

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면문제 척도에 수면의 양과 관련된 문항

(예: “너무 적게 잔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수

면 시간을 측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수면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수면활동기록기나 수면다이어리(어머니 보

고) 등을 사용하여 유아의 실제 수면 시간을 측정한 후 그 관련성

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행기능의 경우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중 선행 연구들(Schoemaker et 

al., 2013; Sulik et al., 2015)에서 가장 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

고 있는 것은 실행기능과 외현적 공격성 간 관계로, 실행기능 결

함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행기능

과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는 연구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실행기능 결함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난 연구(Poland et al., 2016)가 있는 반면, 관련성을 찾지 못

한 연구들(O’Toole et al., 2017)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

으로 실행기능과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각각의 상관을 살펴본 결

과, 실행기능은 공격성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아가 실행기능에서의 결함을 더 보일

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는, 억제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 실행기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Traverso 등(202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반면 O’Toole 등(2017)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행기능

과 정서적 실행기능 모두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

에서 실행기능과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한 방식에서의 차이와 관

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연구는 실행기능을 과

제를 통해 측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용한 과제는 다소 달

랐으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를 통해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

정하였다. 또한 측정한 친사회적 행동도 다소 다른데, 친사회적 

행동 관련 연구들(Eisenberg et al., 2015; Malti et al., 2016)에

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하는 나눠주기, 협력하기, 도와주기 각

각이 목표 달성 대상이나 비용, 익명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이 친사회적의 행동의 하위 

영역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두 변인 간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행기능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유

아의 수면문제는 가정 내 혼란이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았지만, 실행기능은 가정 내 혼란이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가정 내 혼란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가정환경 요소에 포함되는 양육행동이 수면

문제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힌 Coto 등(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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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실행기능의 역

할에 기인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수면

문제를 더 경험할수록 낮 동안의 기능이 저하되어 실행기능에서의 

결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Reynaud et al., 2018; 

Touchette et al., 2007). 또한 Shin 등(2017)의 연구에서는 유아

의 수면문제가 실행기능을 통해서만 외현적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수면문제가 또

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이나 친사

회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조절능력인 실행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 내 혼란은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

였을 때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수면문제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낮 동

안 실행기능에서의 결함이 나타나 유아가 공격성은 더 보이고, 친

사회적 행동은 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정서적 안정

성 이론(Cummings & Davies, 1996)을 지지하는 것으로,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을 저하시

키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조절능력과 공격성 및 친사회

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행기능을 통해 사회적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또

래와의 상호작용 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불안정성

과 무질서와 같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감소시킬 필

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최근 COVID-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해 유아의 외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또한 높아지고 있

는 상황에서, 유아가 가정에서 구조화된 양육을 경험하고 예측 가

능하며 규칙적인 일상 활동들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집안에서 일

어나는 소음, 소란 등과 같은 혼란을 줄이는 것이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또한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실행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실행기능

은 유아기 동안 급속하게 발달하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훈련될 

수 있는 특성임이 확인되었다(Diamond & Lee, 2011). 따라서 유

아의 공격성을 줄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혼란을 감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유아의 실행기능을 증진시키

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통해 후속 연구를 제언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정 내 혼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

용한 CHAOS 척도는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가정 내 

혼란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 내 혼란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무질서와 불안정성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척

도가 개발되어, 무질서와 불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

니가 질문지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여, 결과에 사회적 바

람직성(social desirability)과 공유된 방법 분산(shared method 

variance)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통

제하기 위하여 수면의 경우 수면활동기록기(actigraphy)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수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교사보고를 통해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

이 있다.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

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일부 변인 간에는 실험 설계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가정 내 혼란이 유아의 수면문제와 실

행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며, 특히 기존 연구들

을 통해 그 중요성이 확인된 양육이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의 질 등에 더해 물리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 내 혼란의 영

향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가정 내 혼란에 더해, 수면

문제와 실행기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유아기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이 시기 사회적 행동이 발달

하는 데 있어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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