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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공동 주의 발달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어머니와 자유 놀이에서의 주의 상태와 

가리키기 행동을 중심으로

정  윤  경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의 공동 주의(joint attention)의 발달을 기술하고 공동 주의 발달과 련된 어머니와

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 78 을 9개월에서 18개월까지 3개월 간

격으로 단기 종단 연구가 실시되었다. Adamson 등 (1998)의 코딩 체계에 근거하여 자유놀이 상황

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아의 연속 주의 상태를 분석하고, 어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동

(pointing)을 찰하여 이들간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진정한 의미의 공동 주의라 할 수 있

는 응 공동 주의(coordinated joint attention)가 월령에 따라 증가하 다. 한 어머니의 지지 공

동 주의(supported joint attention)와 가리키기 행동(pointing)이 응 공동 주의와 한 련이 있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기 인지, 언어, 사회 발달의 핵심 요소인 응 공동 주의를

진시키는 어머니의 역할이 논의 되었다.

주요어 : 응 공동 주의, 지지 공동 주의, 가리키기

흥미1)있는 상이나 사건에 한 경험을

공유하기 해 타인과 함께 외부 상을 바

라보는 능력은 아기의 가장 요한 발달

과제 의 하나이다(Bakeman & Adamson,

1984). 외부 상이나 사건을 심으로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상호작용을 하기 해서,

아는 그 사람이 보는 상을 함께 바라보아

야 한다. 이와 같이 타인과 함께 외부 상에

주의를 집 하는 능력을 공동 주의(joint

attention)라 하며 이는 아기와 아동 기 의

사소통뿐 아니라 여러 다른 사회 능력과

깊은 련을 맺는다(Dunham, Dunh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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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win, 1993; Moore, 1996; Werner & Kaplan,

1963).

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공동 주의의

발달은 언어 획득(Baldwin, 1995; Charman,

Baron-Cohen, Swettenham, Baird, Cox, &

Drew, 2001; Delgado & Delgado, 2002;

Desrochers, Morissette, & Ricard, 1995; Markus,

Mundy, Morales, Delgado, & Yale, 2000;

Morales, Mundy, & Rojas, 1998; Mundy &

Gomes, 1998; Nagell, 1997; Tomasello & Farrar,

1986), 모방학습(Carpenter, Tomasello, & Savage-

Rumbaugh, 1995; Slaughter & McConnell,

2003), 습 인 행동(conventiona lized actions)

의 학습(Bakeman & Adamson, 1986), 애착

(Robson, 1967), 사회 인지(Tomasello, 1995), 그

리고 마음의 이론(Charman et al., 2001; Mundy,

Sigman, & Kasari, 1994)의 발달과 한

련이 있었다. 가령, 자폐 아동을 비롯하여 사

회 상호 작용 기술이 부족한 아동들의 경

우 공동 주의 능력에서 결여되었음이 밝 졌

다(Goldsmith & Rogoff, 1997; Landry, 1995;

Mundy, Sigman, Ungerer, & Sherman, 1986;

Rauner, 2002; Raver & Leadbeater, 1995).

Butterworth(1991, 2001)에 따르면, 공동

주의(joint attention)는 단순히 타인이 보는

상을 함께 바라보는 행동이다. 그러나 공동

주의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상에

주의를 집 하여 바라보는 행동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공동 주의는 타인의

마음에 한 이해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Tomasello, 1995) 즉, 아는 타인도 자신과

함께 특정 상을 집 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들을 고려해, 최근 Brune(2004)은

공동 주의를 발달시키기 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공동 주의를 하기 해서 아는 타인

의 주의 계에 한 이해(comprehension of

attentional relation)를 해야 한다. 이는 아가

타인이 특정 상에 주의를 집 하여 바라보

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Brune

(2004)의 연구에 따르면, 9개월과 12개월

아의 공동 주의가 타인의 주의에 한 이해

능력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두 번째로,

공동 주의를 하기 해 아는 사회 상호

작용에 여(social engagement)해야 한다.

아는 다른 사람의 주의 상에 자신도 따라

가거나, 자신의 심 상에 다른 사람의 주

의를 끌어 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공동 주의를 하기 해서 아는 의도 으로

자신의 주의를 조 (attention regul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과 외부 상에 주의를 집

하고 이들 사이에서 주의를 이동(attention

shifting)시키며 때로는 주의를 억제(inhibition)

하는 등의 주의 조 능력이 필요하다. 요컨

, 공동 주의는 타인의 주의 계에 한

이해, 사회 여 행동, 그리고 주의 조 을

포함하는 아기 인지, 언어, 사회 발달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공동 주의의 하 능력들은, 아기

반을 걸쳐 차 으로 발달된다. 6개월부터

아들은 어머니와 외부 상에 번갈아 주의

를 집 하며 바라볼 수 있으며(Newson &

Newson, 1975), 9개월부터는 타인이 바라보는

상을 따라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Corkum

& Moore,1998; Moore & Corkum, 1998). 12개

월경부터 아들은 자신의 심 상에 타인의

심을 끌어들이기 해 짓, 소리, 몸짓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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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들을 사용하는 사회 여 행동(social

engagement)을 보이며(Leung & Rheingold,

1981), 타인이 특정 상을 손가락으로 가리

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pointing understanding)

할 수 있게 된다(Woodward & Guajardo,

2002). 14개월부터, 아들은 타인이 특정

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이해(gaze

understanding)할 수 있다(Brooks & Meltzoff,

2002). 이러한 능력들이 정교화 되고 통

합되면서 아의 공동 주의 능력은 더욱 체

계화되고, 아 스스로 사회 상호작용에 보

다 극 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ates, 1979; Harding & Golinkoff, 1979).

한편, Bakeman과 Adamson(1984, 1998)은 공

동 주의를 응 공동 주의(coordinated joint

attention)와 지지 공동 주의(supported joint

attention)로 나 어 설명한다.

응 공동 주의(coordinated joint attention)

란 앞서 Brune(2004)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

을 모두 갖춘 진정한 의미의 공동 주의다.

응 공동 주의 상태에서 아는 타인과

특정 상에 번갈아 주의하면서(attentional

regulation),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여(social

engagement)하고, 타인도 자신과 함께 그

상에 주의를 집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comprehension of attentional relation). 컨 ,

아가 어머니와 을 마주치며 공을 주고받

고 있는 상황은 응 공동 주의를 포함한

것이다.

반면, 지지 공동 주의(supported joint

attention)란 아가 보는 상을 어머니도 따

라 같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 공

동 주의 상태에서 아는 어머니의 주의와

상 없이 상에만 주의를 집 하고 있으며

극 인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컨

, 아이가 그림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 어

머니는 아이와 퍼즐을 번갈아 바라보며 여기

기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주고 도와주

며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표면상으로 이러한

모습이 응 공동 주의로 보일 수 있다. 그

러나 아이가 어머니의 주의와 행동을 인식하

지 못하고 단지 그림 퍼즐에만 집 하고 있

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 주의가 아니

다. 이러한 수동 인 공동 주의 상태를

Bakeman과 Adamson(1984)은 지지 공동 주

의라 정의(supported joint attention)하며 응

공동 주의 (coordinated joint attention)와 분

명히 구분하고 있다. 요컨 , 응 공동 주

의는 지지 공동 주의보다 아에게 더 많

은 양의 주의와 이해를 요구하는 보다 핵심

능력인 것이다(Bakeman & Adamson, 1984).

그러므로 부분의 연구자들이 심을 가

지고 다루어 온 주제는 응 공동 주의

고 (Markus, Mundy, Morales, Delgado, & Yale,

2000; Morales, Mundy, & Rojas, 1998; Mundy

& Gomes, 1998; Nagell, 1997; Tomasello,

1992; Tomasello & Farrar, 1986), 반면 어머니

의 역할이 강조된 지지 공동 주의를 직

연구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1).

단지 몇몇 연구 결과들이 아기 응

공동 주의의 발달에 지지 공동 주의가

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시사 만을 제

안할 뿐이다. Bruner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

구 결과는 아기 주의 조 이나 상호작용을

1)이 연구에서 응 공동 주의(coordinated 

joint attention)란 용어를 직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주제가 된 공동 주의가 응

공동 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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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데 어머니의 지지 공동 주의 역할

이 요하다는 것을 밝 주었다 (Bruner, 1982;

Ninio & Bruner, 1978; Ratner & Bruner, 1978).

컨 , 아가 어떤 상에 주의를 집 할

때, 어머니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지

지 공동 주의)이 아의 주의 집 을 더욱

오래 지속 시킬 수 있었다. 한, 어머니와

함께 책을 읽는 상황에서 아이의 심 상

에 어머니가 따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

의 참조 의사소통(referential communication)

의 발달을 진시켰다. 즉, 아가 바라보는

상에 어머니가 함께 바라보고 있다면, 이는

아가 그 상을 심으로 어머니와 의사소

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바로 이를

시작할 수 있는 지지 학습 상황을 마련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지지 공동

주의의 효과는 아마도 어머니의 지지 공동

주의가 아의 응 공동 주의를 효과 으

로 이끌어 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응 공동 주의뿐 아니라 지지 공동 주의

도 함께 찰하고, 이 둘 간의 련성을 밝히

는 연구는 응 공동 주의 발달에 향을

수 있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인 특징을

밝 주는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지지 공동 주의

와 응 공동 주의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둘째, 진정한 의미의 공동 주의인 응 공

동 주의 발달과 련된 엄아- 아의 상호작용

특성을 조사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시선 따라가기(gaze following)가 나타나기 시

작하는 9개월부터 언어 상호작용이 나타나

기 이 18개월까지 3개월 간격으로 자유 놀

이 상황에서의 어머니와 아의 상호작용을

단기 종단 으로 찰하 다.

첫 번째 연구 목표인 응 공동 주의와

지지 공동 주의의 발달을 기술하기 해서

본 연구는 Bakeman과 Adamson의 코딩 체계

(coding system)를 그 로 사용하 다(Adamson,

Bakeman, Russel, & Deckner, 1998). 그들의

분석 체계는 아의 주의 상태를 연속 으로

모두 분석하기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지지 공동 주의와 응 공동 주의 이외에

도 아가 아무 데도 주의를 하지 않은 무

여(unengaged), 타인의 행동을 아 자신은

극 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찰하는 방

(on-looking), 아 혼자서 상에 주의를 집

하는 상태(object engagement),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 하는 상태(person engagement)의

유형을 포함한 6개의 주의상태의 하 범주

를 포함하고 있다 (표 2 참조).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공동 주의뿐 아

니라 다른 주의 상태들도 월령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찰하 다. 이러한

찰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것이지만, 응

공동 주의가 아의 연속 인 주의 흐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말해, 다른 주의 상

태와 련하여 어떠한 시간 선후 계를

맺고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밝 수 있다는

에서 더욱 유용한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목표는 양육자(어머니)의 행

동이 아의 응 공동 주의 발달과 어떻

게 련을 맺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아의 시간에 따

른 주의 상태의 변화를 찰함으로써, 응

공동 주의 상태 바로 이 에 나타나는 주의

상태(antecedent)가 5개의 주의상태 무엇인

지를 분석하 다. 좀 더 구체 으로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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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태의 범주 정의 행동의

무 여

(unengaged)

타인이나 외부 상에 해 아무런

심이 없이 주의가 산만한 상태

가만히 앉아 아무 것에도 심을 보이지 않

는 것, 주의를 두리번거리거나, 여기 기 돌

아다니는 것

방

(looking on)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냥 처럼 바

라보는 것, 심은 있는데 으로 주

의를 집 하여 참여하지 않는 상태

어머니가 물건을 조작하는 것을 멍하니 바

라보는 것

상에 집

(object engaged)

아이가 혼자서 외부 상에 주의를 집

하여 극 으로 탐색하는 상태

장난감을 손으로 조작하는 행동을 하면서

주의를 집 하는 것

사람에게 집

(People engaged)

물건에는 심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 하는 상태

어머니와 이나 몸을 보면서 주의를 집

하는 것

지지 공동 주의

(supported joint attention)

아가 주의를 집 하고 있는 상에

타인이 따라서 같이 바라보는 상태.

요한 것은 상호 인식이나 상호작용

을 나타나지 않음

아기는 장난감에 집 하여 그것을 가지고 놀

고 있고 어머니는 이를 같이 바라보고 도와

주고 있지만, 아기는 어머니가 이를 인식하

지 못하고 장난감만을 계속 가지고 노는 것.

응 공동 주의

(coordinated joint attention)

타인과 같은 상에 주의를 두고 있다

는 것을 인식하면서 타인과 상사이에

서 자신의 주의를 응시키며 상호 작

용하는 상태

어머니와 아이가 장난감을 사이에 두고 서

로 번갈아 쳐다보며 같이 노는 것, 어머니에

게 장난감을 가리키면서 쳐다보면 어머니가

이에 응하여 같이 장난감을 바라보는 것

표 1. 주의 상태 정의

면, 아의 주의 상에 어머니가 따라가는

지지 공동 주의(supported joint attention)가

가장 효과 으로 응 공동 주의로 이끌어

것인지, 어머니의 행동을 방 하듯 쳐다보

는 아이의 주의 상태(on-looking)가 응 주

의상태로 바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

에게만 주의를 기울여 2자 상호작용을 하

는 인 집 상태(person engagement)가 가장

효과 으로 응 공동 주의로 이행될 것인

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아가 상에 집 하

고 있을 때 어머니가 따라 바라보는 지지

공동 주의는 분명 어머니의 주의 행동이 개

입된 상황이며 이것은 어머니의 지지 인 상

호작용 행동 하나를 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 공동 주의가 아의 다른 주

의 상태보다 응 공동 주의를 보다 자주

이끌어 낸다면 이것은 분명 응 공동 주

의 발달에 련된 어머니의 행동 특성을

밝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는, 응 공동 주의를

진하기 한 양육자의 행동 특성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하여, 아기 비언어 인

의사소통 수단 가장 요하게 간주되는

몸짓(gesture)인 가리키기 행동(pointing)을

찰하 다(Moore, 1999; Woodward, 1998;

Woodward & Guajardo, 2002).

상을 향한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은

아에게 “내가 상에 심을 가지고 있다”

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에

서 타인의 마음에 한 아의 이해를 진할

수 있다 (Woodward, Sommerville, & Guajardo,

2001; Woodward & Guajardo, 2002). 한 어

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은 아의 주의를 환기

시켜 어머니의 심 상에 아가 쉽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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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이동하도록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는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을 모방하여

자신의 심 상에 어머니를 끌어 들이기

해 사용 할 수 있다(Barresi & Moore, 1994;

Moore & Corkum, 1998;Wellman, 1990, 1993).

따라서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과 응 공

동 주의 발달 간에 한 련이 있을 것으

로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검증하기

해서 본 연구는 아의 주의 상태 분석과

더불어 어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동을

찰하고 이것이 응 공동 주의의 발달과

어떠한 련을 맺는지를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 상

한국 아 발달연구 센터(서울 심리학과)

에서 2001년부터 시작된 국 규모의 종단

연구에 참여한 아 서울, 경기 지역에 해

당하는 아들이 본 연구의 상이 되었다.

1개월부터 연구에 참여한 아들이 9개월 되

었을 때부터 3개월 간격으로 18개월이 될 때

까지 학내 실험실을 방문하 고 모두 78

의 어머니와 아가 본 연구에 참여하 다.

이 한번이상 방문하지 않은 13 의 어머

니와 아를 제외하 으므로, 총 65 의 어머

니와 아들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

다. 최종 분석된 아들의 찰 당시 평균 월

령은 각각 8개월 24일(표 편차: 12일), 11개

월 12일(표 편차: 15일), 14개월 15일(표 편

차: 7일), 17개월 21일(표 편차: 9일)이었으

며, 남아 29명과 여아 36명으로 구성되었다.

차 도구

실험에 참여하는 아-어머니 들은 2003

년 9월부터 서울 학교 내에 마련된 실험실

에 방문하여 Bakeman과 Adamson(1984)의

차를 따른 장난감 심의 자유 놀이 상황에

참여하 다. 이들은 본 연구를 한 자유 놀

이 외에도 가르치는 상황에서의 어머니와의

놀이(teaching play) 상황과 ESCS(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를 측정하기 한 실험에

도 참여하 다. 본 연구를 한 자유 놀이는

이 모든 실험들 가장 먼 10분간 실시되

었다.

자유 놀이 상황에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집

에서와 같이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제공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것을 지시하 다.

아와 어머니는 사방이 둘려진 정방형 놀이

방에서 장난감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마주보고 앉아 놀이를 시작하

다. 장난감들은 어머니와 아의 상호작용

을 진하기 한 것들(공 1개, 그림책 1개,

화기 2개, 아기 인형 1개, 소꿉놀이 1 세트)

구성되었다. 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최

소한의 향을 주기 해 실험자는 놀이방

바깥의 비디오카메라를 통하여 아와 어머

니의 상호작용을 찰하여 아들이 촬 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 다.

측정 방법

함께 훈련 받은 2명의 찰자가 Bakeman과

Adamson의 코딩체계를 사용하여 어머니와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의 주의 상태

를 찰하고 분석하 다(Adamson & Bakeman,

1998). 실제로 놀이 상황은 10분이었지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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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F 사후검증(Scheffe)

무 여

(Unengaged)

5.85

(.823)

4.45

(.936)

3.15

(.616)

2.31

(.545)
4.12* ABBC

방

(on-looking)

28.11

(2.10)

24.60

(1.72)

18.53

(1.61)

14.28

(1.17)
19.29** ABCD

인 집

(person-engagement)

5.43

(.722)

3.33

(.403)

1.33

(.118)

.354

(.170)
12.03** ABCD

상 집

(object-engagement)

15.75

(1.86)

19.76

(10.07)

8.11

(.966)

6.20

(.808)

1.53
AAAA

지지 공동 주의

(supported joint attention)

40.3

(2.57)

48.97

(2.50)

58.78

(2.65)

56.60

(2.44)
11.86** ABCC

응 공동 주의

(coordinated joint attention)

4.56

(.946)

9.25

(1.22)

12.27

(1.84)

21.19

(2.36)
19.04** ABCD

표 2. 월령별 주의 상태의 평균 비율(%)에 한 변량 분석 결과

석에서는 앞의 2분과 뒤의 3분을 제외한

간의 5분만을 사용하 다. 아의 지속 주

의를 분석하기 한 것이므로, 어떠한 주의

상태도 3 이상 지속되어야만 인정되었다.

각각의 주의 상태는 아의 주의 상태와 어

머니와의 상호 인 주의 응 여부에 따라 6

개의 하 범주로 나뉘어 졌다(표 2 참조). 각

각의 주의 상태는 상호 배타 이다 즉, 한

유형의 주의 상태가 다른 유형의 주의 상태

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한 자유 놀이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동의 빈도를 각각 측정

하 다. 본 연구에서 가리키기 행동은 의사소

통 이든 비의사소통 인 것과 상 없이 목

표 상을 향하여 집게손가락을 펼치는 행동

으로 정의하 다. 물건을 조작하기 한 가리

키기 행동( 컨 , 버튼을 르는 행동)은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측정의 신뢰도

훈련 받은 두 명의 찰자가 각 상태에

한 코딩을 하 다. 두 번째 찰자는 첫 번째

찰자가 코딩 한 아 략 15%(n=10)의

아이들을 반복 코딩 하 다. 주의 상태에

한 두 명의 찰자의 일치도는, Cohen's

kappa를 사용한 결과, .64 다. Cohen Kappa는

우연히 일치하는 확률에 근거하여 교정되는

통계치 이므로 단순 일치도보다 낮은 값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60부터 .75의 kappa 계수

는 “좋은 (good)” 일치도이고, .75 이상은 “아

주 좋은(excellent)” 일치도이다. 아와 어머

니의 가리키기 행동의 빈도에 한 두 분석

자의 찰이 한 일치하 다(어머니, r =

.937, p < .01; 아, r=. 945, p < .001).

결  과

주의 상태의 발달

응 공동 주의를 포함한 6가지 주의 상

태의 9, 12, 15, 18 개월에 걸친 발달 패턴은

그림 1과 같다. 월령별 평균 비율과 표 편차

가 표 2에 제시되었다.

각 주의 상태에 한 측정치로 백분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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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별 주의상태들의 응 공동 주의 바

  로 이 발생 비율

을 사용하 으므로, 이 값을 모두 arc-sin 변

환 하여, 각 주의 상태별로 월령에 한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각

각의 주의 상태의 범주별 월령차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상에 아 혼자 주의를 집 하는 상태

(object engaged)를 제외한 주의 상태들이 모

두 월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 다(무

여, F(3,186) = 4.12, p < .05); 방 , (F(3,186)

= 19.29, p < .01); 인 집 , F(3,186) = 12.03,

p < .01); 지지 공동 주의, (F(3,186) = 11.86,

p < .01 ); 응 공동 주의, (F(3,186) = 19.86,

p < .01 ). 월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

타난 주의 상태에 해서는 연령에 따른 선

형 경향성(linear trend)이 유의미한지를 알

아보았다. 무 여 상태와 다른 사람에게 주의

를 두는 상태는 월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인 경향

이 모두 p < .05). 반면, 지지 공동 주의와

응 공동 주의의 상 비율은 모두 월

령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선형 경향성이 모두 p < .01).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

공동 주의와 응 공동 주의의 발달 패턴

이 서로 달랐다. 월령에 한 사후 비교 검증

(Scheffe')을 실시한 결과, 지지 공동 주의는

9개월, 12개월, 15개월 사이에만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는 더 이

상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응 상호작용은

모든 월령 마다 유의미하게 증가하 으며,

특히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증가가 다른

어떤 월령에서 나타난 변화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지지 공동 주의와 응 공동 주의

지지 공동 주의가 다른 주의 상태들에

비해서 가장 효과 으로 응 공동 주의를

이끌어내는지를 검증하기 해, 아 개인별

로 응 공동 주의가 시작되기 바로 이

주의 상태(antecedent)가 5개의 주의 상태(무

여, 방 , 상주의, 인주의, 지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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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선

비율

응 공동주의

바로이

발생비율

t

9개월

무 여 5.85(.823) 0(0) -4.70

방 28.11(2.10) 3.9 (1.4) -1.43

사람에 심 5.43(.722) 1.1 (.93) -2.56

사물에 심 15.75(1.86) 6.7(.23) -.226

지지 공동주의 40.3(2.57) 88.26(4.19) 4.53**

12개월

무 여 4.45(.936) 2.7(.83) -3.99

방 24.60(1.72) 17(.51) -4.53

사람에 심 3.33(.403) 1.4(.23) -3.09

사물에 심 19.76(10.0) 8.7(.25) -1.48

지지 공동주의 48.97(2.50) 70(2.57) 9.28**

15개월

무 여 3.15(.616) 4.9(.36) 1.04

방 18.53(1.61) 2.99(1.22) -10.34

사람에 심 1.33(.118) 0.9(.30) -.43

사물에 심 8.11(.966) 4.4(.78) -8.33

지지 공동주의 58.78(2.65) 69(1.15) 16.45**

18개월

무 여 2.31(.545) 1.47(.19) -4.274

방 14.28(1.17) 16.2(.80) .93

사람에 심 .354(.170) .7(.14) 1.143

사물에 심 6.20(.808) 7.7(.46) .56

지지 공동주의 56.60(2.44) 73.8(1.68) 20.02**

**p <.01 (방향성을 고려하여 정 t 값의 유의미성만

을 나타내었다)

표 3. 각 주의 유형별 기 선 비율과 응 공동

주의 이 발생 비율 간의 차이 비교 결과

주의)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상 비율을

측정하 다( 컨 , 무 여 상태가 응 주

의하기 바로 이 주의 상태가 된 상 비

율 = 응 공동 주의 바로 이 에 무 여

상태가 나타난 빈도수/ 응 공동 주의상태

의 체 빈도수). 월령별로 각 주의상태가

응 공동 주의 바로 에 나타난 비율을 백

분율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 공동

주의는 모든 월령 에서 응 공동 주의

상태 바로 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9개월, F

3,186) =102.70, p < .01; 12개월, F(3,186) =50.15,

p < .01; 15개월, F(3,186) =64.15, p < .01; 18

개월, F(3,186) =71.48, p < .01). 이와 같은 결

과는 단지 지지 공동 주의가 기본 으로

가장 자주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가능성을 통제하기 해 본 연

구는 각각의 주의 상태가 응 공동 주의

바로 에 발생한 비율을 자신의 기본 발생

비율(기 선 비율)과 견주어 비교 하 다(표

3 참조). 그 결과 역시 모든 월령 집단에서

지지 공동 주의만이 자신의 기 선 수 보

다 유의미하게 높은 확률로 응 공동 주

의 바로 이 에 나타났다 (9개월, t(64) = 4.53,

p < .01; 12개월, t(64) = 9.28, p < .01; 15개월

t(64) =16.45, p < .01; 18개월, t(64) = 20.02, p

<.01). 이와 같은 결과는 아기 응 공동

주의 발달에 지지 공동 주의가 정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어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동

자유놀이 상황에서 아와 어머니의 9, 12,

15, 18 개월에 걸친 가리키기 행동(pointing)의

빈도에 한 발달패턴이 그림 3, 4에 제시되

어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

동에 한 빈도수의 발달패턴이 달라졌다. 이

를 검증하기 해 아와 어머니의 가리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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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기를

자주하는

어머니의 아

가리키기를

많이 하지 않는

어머니의 아

t

9개월 7.64(1.38) 1.48(.64) 4.01**

12개월 12.38(1.94) 6.12(1.26) 4.53**

15개월 15.20(2.61) 9.34(2.40) 2.27*

18개월 25.42(3.38) 16.49(3.38)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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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 빈도에 따른 아의

응 공동 주의 발생 비율의 평균 표 편차

행동의 빈도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월령에

한 반복 측정 변량 분석과 사후 검증(Scheffe)

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아와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에 한 월령효과가 모두 유의

미하 지만 ( 아, F(3,186) = 9.4, p < .01; 어

머니, F(3,186) = 4.74, p < .05), 그 양상은 서

로 달랐다. 아의 경우 9개월에는 거의 보이

지 않았던 가리키기 행동이 12개월부터 나타

나기 시작하여 이후 증가하 다. 반면, 어머

니의 가리키기 행동은 아가 12개월이 되었

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하

지 않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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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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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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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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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의 가리키기의 월령별 평균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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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머니의 가리키기의 월령별 평균 빈도

아와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의 빈도수

에서 상이한 발달 패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

하고, 아와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의 빈도

수간에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12개월, r =

.27, p < .05; 15개월 , r = .30, p <.01). 어머니

가 가리키기를 많이 할수록 아도 가리키기

행동을 많이 사용하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이 아의 가

리키기 행동을 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가리키기 행동

을 많이 하는 아일수록 자신도 어머니의

심을 이끌어내기 해 가리키기 행동을 자

주 사용하여 응 공동 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과 응 공동 주의

모든 월령 집단에서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

동의 빈도수는 응 공동 주의의 체 시

간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었다(9개월, r

= .33, p < .01; 12개월, r = .66, p < .01; 15개

월, r = .34, p <.01; 18개월, r = .34, p < .01).

이는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이 어도 아

가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응 공동 주의

에 정 향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제안을 좀더 직 으

로 검증하기 해 어머니의 가리키기 빈도수

의 앙치를 심으로 가리키기 행동을 많이

하는 어머니 집단과 가리키기 행동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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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머니 집단으로 나 어 아의 응

공동 주의 양을 월령별로 비교하 다. 두 집

단의 월령별 응 공동 주의하기 비율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월령 에

서 가리키기를 자주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가리키기 행동을 자주 하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응 주의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9개월에서 18개월에 걸쳐

나타나는 아들의 공동 주의(joint attention)

의 발달 변화와 이와 련된 어머니와 상

호작용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어머니와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 아의 주

의 상태와 어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첫째로, 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

공동 주의와 응 공동 주의는 모두 증

가하 다. 반면 아무런 주의 집 을 하지 않

는 무 여(unengaged), 방 (on-looking), 그리

고 인 집 상태(people engaged)들은 감소

하 다. 이러한 발달 패턴은 본 연구와 같은

코딩 체계를 사용한 Bakeman과 Adamson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akeman & Adamson,

1984). 특히, 월령의 증가에 따라 인 여

(person engaged)는 어들면서, 응 공동

주의가 증가하는 발달 패턴은 아기의 상호

작용이 면 인 양자 상호작용(face-to face

interaction)에서 차 제 3의 상을 포함한 3

자 상호작용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주장한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한다(Trevarthen

& Hubely, 1978; Tronick, 1982).

두 가지 유형의 공동 주의(지지 공동 주

의와 응 공동 주의) 모두 월령에 따라 증

가하 지만, 이 둘의 발달패턴은 15개월을 기

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지지 공동 주의는

15개월과 18개월 사이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응 공동 주의는 가장 큰 증가

를 보 다. 이러한 발달 차이는 아기 타

인의 마음에 한 이해 능력과 깊은 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 되었듯이, 타인이 어떤 특정 상에 주

의를 집 하고 있거나(comprehension of atten-

tional relation), 바라보고 있거나(gaze unders-

tanding), 가리키고 있거나(pointing understanding),

는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intentionality

understanding)을 이해하는 등의 타인의 마음

에 한 이해는 공동 주의의 핵심 요소이

다(Brune, 2004; Tomasello, 1995).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들은 타인의 마음에 한 이해와

자유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동 주의와

한 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Brune,

2004; Woodward & Guajardo, 2002). 즉, 타인

이 특정 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

는 아들이 그 지 못한 아들 보다 어머니

와 공동 주의를 많이 하 다(Brune, 2004).

한 타인이 어떤 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을 잘 이해하는 아들은 더욱 빈번하게 가

리키기 행동을 사용하여 어머니를 공동 주의

로 끌어 들 다(Woodward & Guajardo,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18개월의 응

공동 주의의 폭발 인 증가도 18개월부터 보

다 안정 으로 나타나는 아의 타인의 마음

에 한 이해와 한 련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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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s & Meltzoff, 2002).

한편 지지 공동 주의가 15개월에서 18개

월 사이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도 18개

월 아의 안정된 사회 이해 능력과 련

을 맺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주의에 한 이해는 지지 공동 주의가

응 공동 주의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가령, 어머니도 자신이 바라보

는 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

하는 아들은 더욱 빈번히 어머니의 지지

주의에 반응했을 것이며 결과 으로 더욱 많

은 양의 응 공동 주의상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상 으로 지지 공동

주의의 양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자유 놀이 상황에서 나타난

아의 연속 주의 상태들의 후 계를 분

석한 결과 모든 월령 집단에서, 응 공동

주의 바로 이 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주

의 상태는 지지 공동 주의 다. 즉 지지

공동 주의 상태에서 아는 가장 쉽게 응

공동 주의 상태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 공동 주의와 응

공동 주의간의 구체 계를 확인시켜

뿐 아니라, 응 공동 주의의 발달과

련된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을 밝 다.

아가 특정 상에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집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그 상을 함께

바라보면서 아가 공동 주의를 시작하는 것

을 기다려 주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지지 공동 주의가 이제 막

의사소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어린 아들,

가령 9개월 아들에게도 효과 이라는 에

서 더욱 의미 있는 발견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9개월부터 18개

월에 걸쳐 아와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의

변화를 찰하고 이와 응 공동 주의의

계를 알아보았다. 찰 결과 아의 가리키

기 행동은 9개월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

하여 12개월경부터 모든 아이들에게서 일

되게 나타나며, 이후 증가 하 다. 이와

같은 결과 한 서양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Carpenter 등, 1998)2). 반면 어머니

의 가리키기 행동은 12개월에 폭으로 증가

한 후 조 씩 감소하 다. 이와 같이 아와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의 발달 패턴이 다름

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

동 간에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이는 어머

니의 가리키기 행동이 아의 가리키기 행동

을 진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컨 , 어

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이 잦은 경우, 아가

이를 모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제공되

는 것이다.

더욱 요한 결과는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

동이 아의 응 공동 주의와 유의미한

상 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하여 가능한 설명 하나는 가리키기 행동

을 이용한 아 주도 공동 주의가 어머니의

잦은 가리키기 행동에 의해 진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가리키기 행동은 응 공동

2) 이것은 사물이나 사람에 한 가리키기 행동에

한 동양과 서양의 인식과 태도가 다르다는 을 고

려한다면, 흥미로운 결과이다. 언어 인 의사소통 능

력이 발달되기 이 사회화가 덜된 어린 아들에게

는, 동양의 부모들도 가리키기 행동을 지하거나 억

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가리

키기 행동의 비언어 의사소통 역할의 요성을 다

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Itakura, 1996; Kendon,

Versante, 2003; Povinelli & Davi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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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요한 주도

행동 하나이다. 아도 자신의 흥미 상에

어머니의 주의를 끌어들여 응 공동 주의

를 이루기 해 가리키기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빈도 높은 가리기기 행동은

앞서 밝 졌듯이 아의 가리키기 행동을

진하 을 것이며 이는 아가 가리키기 행동

을 사용한 아-주도 공동 주의를 시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요컨 ,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은 아의 가리키기 행동의

진을 통해 간 으로 응 공동 주의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은

아의 주의를 환기시켜 어머니가 주의하는

상으로 아의 주의를 끌어 들여 응

공동 주의로의 이행에 보다 직 인 향력

을 행사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앞의

설명과 요한 차이가 있는데, 자가 아

주도 응 공동 주의를 설명하는 반면,

이것은 어머니가 주도하는 응 공동 주의

하기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아기 후기로 갈

수록 어머니의 주도 이고 극 인 개입 보

다는 아의 주도 행동에 반응하는 어머니

의 태도가 더욱 효과 일 수 있다는 견해(김

민화, 곽 주, 2004)에 따른다면, 아의 월령

이 증가할수록 응 공동 주의에 한 가

리키기 행동의 효과는 자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서는 어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동의 빈도수 뿐 아니라 어

머니와 아의 가리키기 행동이 실제로 응

공동 주의를 시작하게 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응 공동 주의가

아기 후반에 걸쳐 지속 으로 발달함을

보여 으로써, 응 공동 주의가 아기

인지, 사회, 의사소통 발달의 핵심이 되는

요한 아기 발달 지표임을 확인시켜주었

다(Carpenter et al 1998; Mundy & Gomes,

1998; Mundy, Sigman, & Kasari, 1994;.

Morales, Mundy, Delgado, Yale, Neal, &

Schwartz, 2000). 한 이런 아의 능력이 18

개월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지지 인 주의나

가리키기 행동과 한 련을 맺고 있음을

밝 주었다. 아울러 어머니는 역시 아와의

상호작용을 진하는 능숙한 지지자임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정상 인 아의 상호작용의

진을 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공동 주의 연구의

시작 단계로서, 9개월에서 18개월에 걸쳐 어

머니와 제한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아

의 주의 상태와 가리키기 행동만을 찰하

으므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남긴다.

첫째로, 어머니의 가리키기 행동이나 지지

공동 주의 외에 다른 행동 특징들, 를

들어 언어 지시, 행동 통제( 컨 , 아이

를 돌려 앉히기), 맞춤 시도와 같은 행동

들은 아의 응 공동 주의 발달과 어떠

한 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로, 본 연구는 18개월까지 아의 공

동 주의를 찰하 으므로,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발달한 아기 후기의 응

공동 주의 발달이나 어머니의 역할에 한

의문을 남겼다. 이를 해서는 보다 장기 인

종단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 진 어머니와 같은 능숙한

지지자와의 공동 주의가 아 자신과 비슷한

수 의 사회 기술을 가진 다른 래(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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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공동 주의의 발달과 어떻게 련되는지

를 밝히는 것 한 앞으로 반드시 다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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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ordinated joint attention in infancy:

looking through attentional state and

pointing behavior in mother-infa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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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evelopment of coordinated joint attention and explored characteristics of

mother's behavior that may be related to its development. For these ends, 78 infants were longitudinally

observed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ir mothers at 9, 12, 15 and 18 months of age. Observations were

coded using state-based coding system (Adamson et al, 1998) that included states of unengagement,

person engagement, object engagement, on-looking and supported joint attention as well as coordinated

joint attention. In addition, infants' and mother's pointing behaviors were observed in order to investigate

its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coordinated joint at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

for the two main conclusions. First, the amount of coordinated joint attention and supported joint

attention increased, while other states declined or did not change with age. Second, development of

coordinated joint attention was closely related to supported joint attention and mother's pointing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thers indeed are skilled adults who can scaffold their infant's early attempt

to coordinate their attention in a social context.

Keywords: coordinated joint attention, supported joint attention, poin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