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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perception of home-based fine motor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home environment, and frequency of fine motor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a mediating role of home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parental perception influencing early childhood's frequency of fine motor activities. The data from

214 five-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from six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were process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3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s

t-test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perception, home environment, and frequency of fine motor activities existed in that values across

all three variables were higher for girls   than for boys. Second, parental perception, home environment and frequency of fine 

motor activiti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ird,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home environmen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perception and the frequency of fine motor activities were found. These findings show an exist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s fine motor activities. This research also affirms the significance of increasing the frequency of fine motor 

activities by enhancing parental perceptions for balanced motor development of boys and girls, and establishing a home environment

conducive to fine motor activities at any time and in any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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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아기는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운동기술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Krog, 2015). 운동기술은 유아기까

지 빠르게 발달하며 유아들은 운동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점차 정교하고 세밀한 동작이 가

능해져 손으로 사물을 조작하는 능력이 향상된다(Goodway 

et al., 2019). 소근육운동 기술이란 손과 손가락의 미세한 근육

을 제어 및 조정하고 시각과의 협응을 통해 섬세하고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며(Pitchford et al., 2016), 유아기 

소근육운동 기술의 발달은 건강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

(Lubans et al., 2010) 유아가 정상 발달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

한 평가 기준이 되고(Brown, 2019), 이후 학교생활의 적응 및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의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된다(Grissmer et al., 2010).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크린 기기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스크린 미디어의 노출이 증가하면서 

어린 유아들의 소근육운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Dadson et al., 2020; Felix et al., 2020).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유아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32% 증가하였고

(Goode et al., 2020), 생후 12개월 이전의 영아들이 스크린 미

디어 기기를 접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Ahearne et al., 

2016). 스크린 미디어 사용의 눈에 띄는 증가로 유아의 신경생

물학적 발달과 더불어 수면, 운동, 놀이 등과 같은 건강한 활동

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

는 유아가 어떻게 놀고,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 하는

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dson et al., 

2020). 

구체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스크린 기기 사용과 소근육운

동 기술에 대하여 조사한 Daud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스

크린 기기 사용률이 2년 사이 8%에서 40%로 급격히 증가하였

고, 하루 사용 시간이 3배 늘어나면서 스크린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유아의 소근육운동 기술이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들(Sung et al., 2015; Yoon, 2014)에서도 유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터치 정도의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소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때, 누르기, 두드리기, 확대/축소

하기 등 특정 손가락만을 이용하고 그 움직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근육운동 기술이 저하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

며, 이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손의 사용이 줄어 소근육 

발달의 성장이 둔화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한 다수의 연구들

(Gaul & Issartels, 2016; Lin et al., 2017; Martzog & Suggate, 

2022; Webster et al., 2019)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한편, 유아기 소근육운동의 발달은 환경에 의한 개인차가 

큰 가운데, 성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Morley 등(2015)의 연구에서 4-7세 유아 369명을 대상으로 소

근육운동 기술의 정밀성, 통합, 손 기민성 세 가지와 양측 협응

력, 균형, 속도 및 민첩성, 상지 협응력 및 근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대근육운동 기술은 남아가, 소근육운동 기술은 여아

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Navarro-Patón 외(2021)

의 연구에서 미취학 아동 232명을 대상으로 손 기민성, 조준 

및 잡기, 균형 세 가지 운동 기술을 평가한 결과, 여아가 남아

보다 손 기민성과 균형에서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유아기의 운동기술은 성별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

으며, 특히 소근육운동 기술의 발달은 여아가 남아보다 성장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아기 운동기술의 성차는 생물

학적 성숙도와 함께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에 의한 것(Feldman, 

2017)일 수 있다. 이를테면 발달의 정도는 유아들이 평소 참여

하는 활동의 유형 및 그 시간의 양과 비례하고(Matarma et al., 

2020),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적 활동 관행에 의한 결과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Navarro-Patón et al., 2021; Wang et al., 2020). 

이처럼 성별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관념적 활동은 사회환경적

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유아기 가정의 운동환경과 운동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Zeng et al., 2019). 

즉, 유아기 소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은 소근육 발달에 필수

적이고, 소근육운동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

한다. 또한 유아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인 가정

은 유아기 동안 운동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지원 원천이

고, 가정에서의 경험이 유아기 운동기술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

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aladi와 Gabbard(2020)는 가

정에서의 운동 지원성(affordance)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아의 운동발달에 효과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집 내부 공간의 구성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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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운동 발달의 중요한 예측 변수였고, 소근육운동 장난감의 

가용성은 소근육운동 발달의 중요한 예측 인자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정에서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받는 유아에 

비하여 이러한 여유가 부족한 유아의 경우 운동발달 측면에서 

또래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Rodrigues et 

al.,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운동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적인 가정환경에는 유아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족 구

성원뿐만 아니라 넓은 공간 및 움직임을 장려하는 다양한 장

난감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아의 소근육운동 기술이 잘 발

달하기 위해서는 소근육운동 빈도를 증가시키고 가정에서는 

쉽고 다양한 소근육운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예를 들어, 유아들은 식사 시간에 젓가락을 사용하여 스스

로 음식을 집거나, 옷을 입고 벗을 때 단추나 지퍼를 사용하고, 

주변의 도움 없이 신발 끈을 묶을 수 있는 일상적인 기본 작업

부터 가위로 종이를 오리고, 필기도구로 글씨를 쓰는 등 학습

을 위한 소근육운동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 

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 또한 유아기 운동발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rington, 2006). 소근육운동 발달

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적절한 활

동과 자료를 제공하고, 이는 유아의 운동기술 습득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ong et al., 2009; Miquelote et al., 

2012). 또한 부모가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보여준다면(Rebold et al., 2016),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어 자녀는 부모의 신체 활동을 모방하

여 점차적으로 자신 고유의 운동 습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Hao & Sen, 2008). 그밖에 Kremers(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

가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 약 86%의 유아가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부모가 신체 활동을 즐기지 않는 

경우에는 유아의 36%만이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했다

(Hu et al., 2022). 

이처럼 부모는 유아가 성장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존재이자, 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을 형성하는 주

된 요인이다. 한편, 가정환경은 유아의 초기 발달과 학습에 

있어 사회경제적, 물리적 맥락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통합적인 

환경 변인으로, 유아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Kim & Kim, 2015). 유아기 운동 발달은 환경 내에서 

그리고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Newell의 제약 기

반 모델(1986)에 따르면, 운동 수행은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특성, 수행되는 작업, 작업이 수행되는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

의 결과이다. 여기서 환경은 유아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포함

하며, 부모, 형제자매, 또래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큼 유아기에는 가정

환경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환경임을 알 수 있다(Derikx et 

al.,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유아들의 소근육운동 사용 감소

(Dadson et al., 2020; Felix et al., 2020)와 그로 인한 소근육운동 

기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Sung et al., 2015; Yoon, 2014)에서, 

유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소근육운동의 전반적인 경

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유아기 소근육운동 발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에서의 환경적 요인을 밝히며,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가 유아들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세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한다. 더불어 가정에서 

유아들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높이는데 부모인식과 가정환경

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인식과 가정환

경이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예측하는지, 특히 유아의 소

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인식이 가정환경을 매개로 유아의 소근

육운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유아의 소근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며, 가정환경은 어떻게 구성해

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

환경, 운동빈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

환경, 운동빈도 간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과 유

아의 소근육운동 빈도 간 관계에서 가정환경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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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경기지역의 유아교육기관 6곳에 재원 중인 5세 

유아와 그 부모 107쌍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유아

의 특성으로 평균 월령은 66.75개월(SD=3.18)이었고, 성별은 

남아 54명(50.5%)과 여아 53명(49.5%)이었다. 다음, 부모의 특

성으로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명(36.4%)으

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최종학력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39명(3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취업상태는 맞

벌이가 57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 - 600만원이 23명(2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성 사례 수(%)

유아 월령
월령 범위 60-71

평균 월령 66.75(3.18)

유아 성별
남아 54(50.5)

여아 53(49.5)

아버지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0)

고등학교 졸업 39(36.4)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1(29.0)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31(29.0)

대학원 재학 이상 6(5.6)

어머니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0.9)

고등학교 졸업 39(36.4)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3(30.8)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32(29.9)

대학원 재학 이상 2(1.9)

부모 취업상태

맞벌이 57(53.3)

외벌이(아버지) 47(43.9)

외벌이(어머니) 3(2.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9(8.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9(17.8)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18.7)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3(21.5)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3(12.1)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4(3.7)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8(7.5)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3.7)

1000만원 이상 6(5.6)

계 107명(100)

Table 1.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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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은 가정에서 유아가 소근육운동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의미한다. 가정 소근

육운동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인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들의 관련 연구 도구들을 참고하여 5세 유아의 

연령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고, 유아교육 

박사 1인, 아동학 박사 1인, 유치원 교사 2인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1) 부모인식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은 유아기 자녀의 

소근육운동 발달과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하여 발달⋅지원⋅

교육 측면에서 부모의 생각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으며, 부모인식의 설문 문항은 유아의 신체활동 및 기본

운동능력과 관련한 부모의 속성, 가치, 인식 등을 질적으로 

탐색한 Agard 외(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가정환경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가정환경은 유아가 지내는 

가정이 소근육운동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소근육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가정환경의 설문 문항은 18-42개월 영유아의 소근육 및 대근육 

운동능력에 대한 가정에서의 운동 지원성을 조사한 Gabbard 

외(2008)의 Affordances in Home Environment for Motor 

Development-Self Report(AHEMD-SR)에서 장난감 부분을 참

고하여 작성하였다. 

3) 운동빈도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운동빈도는 실제로 유아가 

가정에서 얼마나 소근육운동을 하고 있는지 빈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운동빈도의 설문 문항은 유아가 가정에

서 어떠한 소근육운동에 참여하는지 활동 종류를 조사한 

Suggate 외(2017)의 MAQ(Motor Activities Questionnaire)에서 

소근육운동의 활동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

인(부모의 최종학력, 취업상태,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등)

에 관한 문항 5개, 유아의 개인 특성 변인(생년 월, 성별, 출생

순위, 우세손)에 관한 문항 4개 외,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3가지 관련 변인 가정환경 20문항, 운동빈도 20문항, 부

모인식 15문항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가

정환경은 ‘유아가 소근육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유아가 가정에서 소근육운동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리

적 환경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운동빈도는 ‘유아가 

가정에서 소근육운동을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지’ 빈도

를 묻는 질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인식은 ‘자녀의 소근육운동 발달과 소근육운동 경

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의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발달, 지원, 교육 각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여기서 발달은 유아기 소근육운동 발달이 인지발

달 및 이후 학업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자녀의 연령 및 발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은 자녀의 소근육운동 발달을 위하여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놀이 재료 및 공간 배치)

을 마련하고 자녀의 소근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자녀의 소근육운동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부모를 위한 

교육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련 도서 및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가정환경은 ‘전혀 없다’ 1점에서 ‘매우 

많이 있다’ 5점, 운동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많이 한다’ 5점, 부모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척도이다. 본 설문지의 전체 문항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 산출 결과, .95로 매우 높은 편이

었으며, 각 영역별 신뢰도는 가정환경 .90, 운동빈도 .88, 부모

인식 .87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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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 부모인식이 가정환경을 매개로 운동빈도에 영

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3.0과 Hayes(2022)의 PROCESS macro version 4.2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변인들끼리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더불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도 함께 산출하였다. 또한 매개모형에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95% 설정하고 

표본을 5000번 추출하여 부트스트랩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과 관련한 변인들(부모인식, 가정환

경, 운동빈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t-검정을 시행하였다. 주요 변인들

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인

식의 평균은 4.14(SD=.47), 가정환경의 평균은 3.74(SD=.55), 

운동빈도의 평균은 3.59(SD=.57)로, 세 변인 모두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인식이 

가정환경과 운동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소근

육운동 빈도의 최솟값은 중간 이하인 2.10점, 최댓값은 최고 

점수인 5점인 것을 보았을 때, 유아마다 가정에서 소근육운동

에 참여하는 정도가 작지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모든 변인의 왜도 범위는 [-0.30, 0.27]로 나타났고, 첨도 

범위는 [-0.57, 0.17]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이 충족되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의 차이 분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변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

구분 범위 최솟값 최댓값 M(SD) 왜도 첨도

부모인식

1-5

3.07

5

4.14(.47) -.30 -.51

가정환경 2.65 3.74(.55) .27 -.57

운동빈도 2.10 3.59(.57) .26 .17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구분 성별 N M(SD) t

부모인식
남 54 4.01(.44)

-2.90**

여 53 4.27(.47)

가정환경
남 54 3.55(.47)

-3.89**

여 53 3.94(.56)

운동빈도
남 54 3.37(.47)

-4.60***

여 53 3.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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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Main Variables by Young Children's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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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인식, 가정환

경, 운동빈도에 대해 성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 간의 관계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 간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

한 부모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가정환경이 풍부하고

(r=.53, p<.001),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r=.57, p<.001). 또한 가정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77, p<.001). 즉,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3. 부모인식과 운동빈도 간 관계에서 가정환경의 매개역할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인식이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가정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매개모형의 분석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 IBM SPSS 23.0과 Hayes(2022)

의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 23.0에

서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

저, 종속변수 자리에 가정환경을, 독립변수 자리에 통제변수

인 유아의 성별과 부모인식을 차례대로 투입하였다. 다음으

로, 종속변수 자리에 운동빈도를, 독립변수 자리에 통제변수

인 유아의 성별과 부모인식, 가정환경을 차례로 투입하였다.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F=25.38, p<.001)과 독립변수 및 매

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F=63.59, p<.001)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33%, 독립변수 및 매개변

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65%로 나타났다.

<Figure 1>에 제시한 경로의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중심으

구분 1 2 3

부모인식 1

가정환경 .53*** 1

운동빈도 .57*** .77*** 1

***p < .001

1: 부모인식, 2: 가정환경, 3: 운동빈도

Table 4.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adjR2)

가정환경
성별 -.25 -.23 -2.73**

25.38***
.33

(.32)부모인식 .55 .47 5.59***

운동빈도

성별 -.15 -.13 -2.13*

63.59***
.65

(.64)
부모인식 .25 .21 3.01**

가정환경 .63 .62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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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ediation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Perception and Frequency of Fine Motor 

Activities 

Figure 1. 

Partial Mediation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Perception and Frequency 

of Fine Moto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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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부모인식(β=.47, p<.001)이 매개변수인 

가정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

인 부모인식(β=.21, p<.01)과 매개변수인 가정환경(β=.62, p< 

.001) 모두 종속변수인 운동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

준이 높은 경우, 가정에서 유아가 다양하게 소근육운동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갖추고 있을 수 있고, 이는 유아가 

가정에서 소근육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다음은 앞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소근육운동

에 대한 부모인식이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에 미치는 간접효

과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 macro version 

4.2 프로그램을 통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분석한 결과, 

부모인식이 가정환경을 매개로 운동빈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의 신뢰구간은 [0.20, 0.53]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모

인식과 운동빈도 사이에서 가정환경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인식은 운동빈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인식과 운동빈도 사이에서 가정환경은 부분매

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기에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소근육

운동 기술이 미세하고 정교한 움직임 활동을 얼마나 자주, 

다양하게 하였는지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아의 소근육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가 노출되는 첫 환

경인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근육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으로 정의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인식, 유아의 소근육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가정환경, 마지막으로 유아가 실제 

가정에서 소근육운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운동빈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 가

정환경, 운동빈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고, 변인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았

다. 또한 부모인식과 가정환경이 운동빈도를 예측하는지, 특

히 부모인식과 운동빈도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이에 따른 함의를 찾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경기지역의 유아교육기관 6곳에 

재원 중인 5세 유아와 그 부모 107쌍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유아의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 세 변인을 측정하

였다.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직접 설문을 통해 작성한 유아의 가정 소근육

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의 성별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기 소근육운동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남아의 부모에 비하여 여아의 부모가 유

아기 동안 소근육운동 발달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환경과 운동빈도

에서도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여아의 

부모가 소근육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더 잘 갖

추고 있었고, 가정에서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 역시 여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B S.E.
95% CI

LLCI ULCI

부모인식 → 가정환경 → 운동빈도 .35 .08 .20 .53

Table 6.

Bootstrapping Analysis Results: Verification of Indirect Effects of Hom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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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 및 형제⋅자매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 아니기에 그와 관련한 

요인들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

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설문에서 부모인식 및 가정환경

의 차이와 더불어 실제 여아가 남아 보다 가정에서 소근육운

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운동빈도의 결과를 통해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 세 가

지 측면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가졌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소근육운동 기술의 발달은 여아가 남아보다 성장이 빠르며, 이

러한 유아기 운동기술의 성차는 유아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

형 및 그 시간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Matarma 

et al., 2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유아기 동안 남아보다 여아가 균형 및 운동 조정 능력이 뛰어

난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Kokstejn et al., 2017; Olesen et al., 

2014; Williams et al., 2008),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개인의 생리

적 성숙도와 후천적 환경(Feldman, 2017)의 상호작용과 더불

어 성별 간 고정관념적 활동 관행(Navarro-Patón et al., 2021; 

Wang et al., 2020)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의 요소가 단순 가정에서의 소근육운동 빈도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식과 부모가 조성하는 

가정환경 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

으로 성별을 통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인식은 가정환경과 정적 상관이 있다. 즉, 유아의 소근

육운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가정환경이 

풍부함을 의미하고, 이는 부모의 규칙과 관행 등의 특성은 가

정의 물리적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Bassul 외

(202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부모의 생각이나 태도, 

특성들이 가정의 환경 조성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환경은 운동빈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 즉, 가정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가정에서 소근육운동을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8-14세 아동의 신체활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Maitland 

et al., 2013)로 설명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가정환경 

조성은 관련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인식은 운동빈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 즉, 유아의 소근

육운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가정에서 

소근육운동을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 활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더 많은 시간

을 제공하고, 더 많은 종류의 활동을 제공하는 등 유아의 체력

과 운동능력 발달을 자극 및 지원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

과(Hu et al., 2022)와 맥을 같이한다. 

종합하면, 부모인식과 가정환경, 운동빈도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중요성과 이들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추후 

연구에서도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과

의 관계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인식과 가정환경은 유

아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인식과 가정환경이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임을 나타낸다.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인식이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부모의 

영향이 아동기의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Mattocks 

등(2008)의 연구에서 신체를 이용한 활동, 즉 운동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하고, 유아의 경우 이러한 기회는 주로 가정

환경에서 발생하므로, 유아를 위한 최적의 움직임 환경을 구성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의 운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확고

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해, 운동

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믿음과 행동은 자녀의 더 나은 운동

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녀의 운동발달에 대하여 부모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유아의 소근육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가정환경 조성

은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이 운동을 위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 선행연구(Valadi & Gabbard, 

2020)와 풍부하고 보다 자극적인 환경은 운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Rodger와 Ziviani(2006)의 논의와 일치한다. 효과적

인 가정환경에는 교육, 지원 자료 및 가족의 격려가 포함된다. 

즉, 충분한 자극, 장난감 및 장비, 활동 공간 등의 학습 기회와 

긍정적인 격려는 의미 있는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유기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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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간 자극적인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Adolph & Kretch, 

2015; Flôres et al., 2019).

넷째,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인식은 유아의 소근

육운동 빈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환경

을 통해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하여 부모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궁

극적으로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태도는 유아의 신체 활동 기회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고(Jelleyman et al., 2019), 뒷마당이나 야외 공간

과 같은 신체활동을 자유로이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자녀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

여준 연구(Szpunar et al., 2021)를 통해서도 설명되어진다. 즉, 

부모가 자녀의 소근육운동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일상

생활 혹은 놀이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소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나 재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아가 

사용하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성한다면 그 환경 안에서 유아

는 틈틈이 다양한 소근육 활동을 하게 되고, 이는 가정에서의 

소근육운동 빈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연구는 유아의 소근육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에

서의 소근육운동 경험을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 세 가

지로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유아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소근육을 활용한 활동들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그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인식과 부모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가정환경 조성이 중요한 환경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기 소근육운동 발달에 환경이 미치

는 영향을 가정환경 구성 및 지원성 관점으로 설계했던 기존 

연구들의 내용과 결과를 확장하여 유아기 가정 소근육운동 경

험의 양과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위

한 구체적인 제안(부모는 유아기 자녀의 소근육운동 발달이 

인지발달 및 이후 학업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자녀의 연령 및 발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

여야 하며, 자녀의 소근육운동 발달을 위하여 소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가정 내 소근육운동 관련 놀이 재료 

구비 및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과 같은 소근육운동을 촉진하

도록 하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모 역시 

자녀의 소근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자녀의 

소근육운동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부모를 위한 교육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련 도서 및 교재교구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으로, 부모가 

자녀의 소근육운동 발달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

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하고 부모가 설문지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실험 설계를 통해 가정

에서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직접 측정하고 그 효과를 확

인한다면 연구결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기 소근육운동 발달의 환경적 요인인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이 유아의 실제 소근육운동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유아의 소근육운동 발달 향상에 대한 폭넓

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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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대한 부모인식과 가정환경 및 운동빈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인식이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내 6개 유아교육기관의 5세 유아와 부모 214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세 변수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수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인식, 가정환경, 운동빈도 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부모인식과 운동빈도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은 부분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기 가정 소근육운동 경험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인지하

고, 남아와 여아의 균형있는 운동발달을 위해 유아의 소근육운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근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하여 유아의 소근육운동 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논문접수일자: 2024년 6월 18일, 논문심사일자: 2024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