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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정 숙 문 보 경*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이 연구는 유아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에 한 유아 기질의 설명력을 알아보고, 유아의 기

질과 문제 행동의 계를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과 경기

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인 유아 260명을 상으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 

유아의 문제행동에 한 질문지를 수집하 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의 매개 효과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아의 기질과 내재화 문제와의 계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남녀 모두 어머니

의 부 응  방략에 의해 완  매개되며, 험회피 기질은 남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 응  방략에 의

해 부분 매개되고, 사회  민감성 기질은 여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 응  방략에 의해 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화 문제와의 계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남녀 모두 어머니의 부 응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며, 인내력 기질은 남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 응  방략에 의해 완  매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조 방

략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어: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부 응  정서조  방략, 내재화 문제, 외 화 문제

유아기는 매우 범 한 심리  발달이 이루어

지고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하며 이후의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시기이다(Breger, 1974). 유아

는 신체 인 성장과 향상된 생리  조  능력을 

발 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내용을 언어, 인지, 운

동, 놀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게 된다. 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제자매 계, 

래 계 등 사회 인 능력도 발 시키면서 자신

의 역을 확보해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응

상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에서 상당수

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 인 어려움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 안정 인 모습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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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만 유아기의 어려움이 이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Mathiesen & Sanson, 2000; Shaw, Winslow, 

& Flanagan, 1999). 

유아기의 심각한 정서 행동 문제는 아동기 이후

의 심리  장애와 한 련이 있으며(Mesman 

& Koot, 2001),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심

리  문제보다 후가 좋지 않고 만성화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Mash & Wolfe, 2002). 특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정 형태의 변화, 

부모의 지나친 성취 압력과 경쟁 구도 등으로 인

하여 외부 인 스트 스 요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유아의 응과 행동 문제에 한 심이 고

조되고 있다. 국내 지역사회 유아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 유아의 6∼13% 정도가 높은 수

의 문제 행동을 보 으며(이경숙, 신의진, 연진, 

박진아, 2004), 12개월간 유아들 문제 행동의 변화

를 측정한 연구에서 약 22%의 유아가 문제 행동

의 고 험 경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 , 

2009). 

따라서 방   재  차원에서 유아들의 

응 능력 향상을 진시키기 한 로그램도 확산

되고 있으며(이정숙, 유정선, 2007), 유아의 응에 

향을 미치는 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한 연

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측면에서

는 지능, 신경심리학  요인, 기질 등이 있으며, 환

경 인 측면에서는 부모의 특성, 가족 분 기, 

래 계 등이 유아의 발달에 요한 요인으로 강

조되고 있다(Masten & Coatsworth, 1998; Kazdin, 

Kraemer, Kessler, Kupfer, & Offord, 1997). 

이 에서 기질은 생의 기에 출 하는 행동 

경향성의 개인차로 시간에 걸쳐 여러 상황에서 비

교  안정되게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Bates, 1989). Thomas와 Chess(1977)는 아

의 어머니들에 한 세심한 면담을 통해 기질에 

한 9가지 요인들을 개념화하 고, 이후 각 분야

에서 유아의 기질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기질  특성에서의 개인차가 이

후 응  행동 문제와 한 연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Rothbart & Bates, 1998). 유아

의 고유한 특성인 기질은 유아의 정서 조 에 직

간 인 향을 미치며(Garner & Power, 1996), 

까다로운 기질은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의 험성

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다(Thomas et al, 1977). 

이와 같은 유아의 기질  특성과 정서  행동 

발달 간의 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Thomas, Chess, & Birch, 1968). 

환경의 요구가 개인의 능력이나 동기, 기질과 

히 조화가 되면 바람직한 심리사회  기능의 발달

이 가능하지만 부 하게 조화가 되면 응력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Thomas et al, 1977),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반응 특성을 

요하게 다루고 있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실제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부모의 부

정 인 반응, 통제, 거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해서는 유아의 기질

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Lee & Bates, 

1985), 어머니의 지각이나 성격 특성이 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Baker & Heller, 1996). 그럼에

도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태도가 상호작

용하여 유아의 발달에 장애를 래한다는 데에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에서도 양육과 

련된 어머니 요인은 유아의 정서 행동 문제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Thomas 

& Chess, 1983). 

부모의 양육행동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

지면서 기존의 양육태도는 그 개념이 무 일반

이고 포 이라는 한계가 지 되고 있다(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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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양육과 련된 부모 

변인들을 보다 세 하고 구체 으로 분석하기 

한 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정서

와 련된 부모 특성들에 한 연구 결과는 부모

의 정서  역량이나 정서조 이 자녀의 응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배지우, 

2010; 임희수, 박성연, 2002; Gottman, Katz & 

Hooven, 1996).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정서표 이나 정서조 은 자녀

의 심리 상태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부모의 

학 나 비난은 자녀의 과도한 자기 비난을 유발하

며(Gibb, 2002), 어머니의 부정 인 태도는 자녀의 

심리  갈등과 부정  기분을 강화시켜 응을 어

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Thomas et al, 1983).

둘째, 유아는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서조  방식과 능력을 

발달시킨다(Calkins, 1994). 유아는 자신이 표 하

는 정서에 한 부모의 반응을 반복 으로 경험하

는 과정에서 부모의 응 방식의 여러 속성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내면화하게 된다(Sroufe, 1996; 

Thompson, 1994). 따라서 자녀의 정서에 한 반

응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정서표 성, 정서조

능력 모두가 자녀의 정서 발달과 조  능력에 

향을 미친다(Denham, 1998). 특히, 유아의 내재화 

문제 행동은 슬픔과 같은 정서를, 외 화 문제 행

동은 분노와 같은 정서를 조 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된다는 에서 볼 때(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 부모의 정서조 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서를 조 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의 우

울, 불안, 분노 등 정서  문제와 한 연 이 

있으며(이지 , 권석만, 2009; Folkman & Lazarus, 

1985), 부모의 정신 건강은 자녀의 정서조 과 정

서  행동 문제에 향을 미친다(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2). 를 들어, 어머니가 분노 수 이 

높은 경우 그 자녀는 분노를 자주 표 하는 경향

이 있고,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부 응 인 정서

조 을 하며, 내재화 문제와 외 화 문제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Cummings, 1987; 

Downey & Coyne, 1990).

부모의 정서 련 특성을 이론 으로 정립한 것

으로 정서사회화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에서 

부모의 정서 련 사회화 행동은 자녀의 정서  

유능성에 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다. 자녀의 부

정  정서 표 에 해 부모가 보여주는 다양한 

응 양식이 자녀의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같은 맥락에서 Gottman과 DeClaire(1997)도 

부모의 상 정서철학이라는 포 인 개념을 제시

하 다. 상  정서는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정서를 

반성 인 수 에서 검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

다(Mayer & Gaschke, 1988). 그 에서 부모상

정서는 양육 상황에서 자녀의 정서  반응에 한 

직 인 반응으로 구체화되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서조  능력, 학업 성취, 사회  유능성 등 반

 응 수 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ottman et al, 1996).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정서  표 , 

특히 부정  정서 표 과 련된 부모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부정 인 정서뿐만 아니라 

정 인 정서에 한 조  능력도 유아의 행동 문

제와 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한유진, 

2004), 유아의 기질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자

녀의 정서  표 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어머

니에게 스트 스를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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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응 방식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정서조 에 한 연구자들은 스트 스 상황에 

처하거나 불쾌한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정서를 

조 하기 해 사용하는 구체 인 방법들을 확인

하 다(민경환, 김지 , 윤석빈, 장승민, 2000; 이지

, 2008;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ross & John, 2003). 정서조 은 기존의 스트

스에 한 처 개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키기 해 동원하는 다양한 노

력들을 포함한다. 이 때, 처 는 정서조  양식

(styles)은 성격특성을 반 하며, 방략(strategies)은 

상황에 따른 가변 인 반응을 의미한다(이동귀, 박

주, 2009). 정서조 방략은 스트 스 상황 특성에 

따라 응 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한성열, 

허태균, 김종직, 채정민, 2001), 효과 이고 응

인 방략을 학습함으로써 개인의 정서  문제가 감

소하고 일상생활에서 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

지 , 2008; 이지 , 권석만, 2006)는 에서 부모

의 양육 상황에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을 직

으로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어머니의 정

서 련 요인은 어머니의 정서 표 (배민정, 2008; 

Garner et al, 1996), 상  정서(배지우, 2010; 

Gottman et al, 1996), 자녀의 부정  정서에 한 

반응(박유경, 2009; Eisenberg et al, 1998) 등에 

한 연구가 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조

방략에 한 연구는 자녀의 기질  특성으로 인

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머니가 이에 처하고 

자신의 부정 인 감정을 조 하는 구체 인 양상

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정서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정

서조  방식이 달라지며(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어머니의 충동 인 정서조  방식

과 감정에 압도당하는 정서조  방식은 자녀의 감

정 발산, 공격  표 , 회피와 정 인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등, 2002). 

한편, 유아의 기질과 정서  행동 문제는 성별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아의 기질에서 

성차는 꾸 히 보고되고 있으며(Rothbart, 1988), 

같은 기질  특성을 보이더라도 자녀의 성별에 따

라 부모의 반응이 달라진다(Maccoby, Snow, & 

Jacklin, 1984). 일반 으로 공격성과 같은 문제는 

남아가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불안, 축과 같은 

문제는 여아가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Achenbach, Howell, Quay, & Conners, 1991), 유

아기에는 내재화나 외 화 문제에서 성차가 나타

나지 않은 결과도 있다(한유진, 2004; Campbell, 

1995).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자녀의 정서  행동 

문제에 한 부모의 반응 차이를 지 하고 있으며

(Keenan & Shaw, 1997), 특히 문제 행동에 주요

한 향 요인이나 발달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Sterba, Prinstein, & Cox, 2007). 그럼

에도 실제 유아의 정서  행동 문제에 한 연구

는 남아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아에 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강지 ,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

의 기질과 문제 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조 방

략 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

에 따라 기질, 문제 행동,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

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사이의 계는 어떠한가. 셋

째,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이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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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서울과 경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재원 

인 만 4-6세 유아 26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아는 남아 140명(53.8%), 여아 120

명(46.2%)이었으며, 만4세 100명(38.5%), 만5세 111

명(42.7%), 만6세 49명(18.8%)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73세(SD=3.73),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97세(SD=5.73) 다. 어머니와 아버

지의 학력은 졸이 가장 많았으며(각각 74.6%, 

64.6%), 어머니의 직업은 업 주부 54.2%, 아버지

의 직업은 사무직 26.5%, 자 업 22.3%, 문직 

19.6%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유아의 문제 행동

유아의 내재화  외 화 문제 행동 수를 측

정하기 해 한국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CBCL) 부모보고형을 사용하 다. Achenbach

와 Edelbrock(1983)이 만 4-18세 아동의 심리  

응을 평가하기 해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오

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표 화하

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척도  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의 내재화 문제(31문항)와 비행, 공

격성의 외 화 문제(31문항)에 해당하는 62개의 문

항을 사용하 으며, 통계분석에는 T 수를 사용하

다. 문항은 0 (  해당되지 않는다)에서 2

(매우 그 다)까지의 3  리커트 형식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의 문제 행동을 많이 보

임을 의미한다. 국내 표 화 연구에서 각 하  척

도의 신뢰도 계수는 .62∼.86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내재화 문제행동 .80, 외

화 문제 행동 .83이었다.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해 한국  유아용 기

질  성격검사  기질 차원을 사용하 다. 

Cloninger의 심리생물학  인성 모델(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에 기 하여 개발된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을 민병배와 오 숙(2007)이 한국 으로 표 화

한 것이다. 이 척도는 새로운 자극에 행동이 활성

화되는 경향성으로 인하여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

는 탐색 활동이 즉각 으로 유발되는 성향인 ‘자극

추구(15문항)’, 낯설거나 험한 자극에 하면 행

동이 억제되고 축되는 경향성으로 인해 행동을 

억제하고 단하는 성향인 ‘ 험회피(16문항)’, 따

듯한 사회  애착을 이루기 해 사회  보상 신

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타인의 

감정과 친 감에 따라 정서나 행동 반응이 달라지

는 성향인 ‘사회  민감성(12문항)’, 지속 인 강화

가 없더라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동

안 꾸 히 지속하려는 경향성으로 인해 한 번 시

작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성향인 ‘인내력(12문항)’의 

네 가지 하  요인, 5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계분석에는 T 수를 사용하 다. 주 양육자가 

각 문항에 해 0 (그 지 않다)부터 4 (매우 그

다)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

으며, 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해당 기질 성향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국내 표 화 연구에서 4개

의 하  기질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6∼.87, 재검

사 신뢰도는 .75∼.8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신

뢰도 계수는 자극추구 .82, 험회피 .67, 사회  

민감성 .78, 인내력 .62이었다.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

이지 (2008)이 개발한 정서조 방략 질문지를 

사용하 다. 기존의 처척도와 정서조 질문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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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등, 2000), 그리고 Parkinson과 Totterdell 

(1999)이 수집한 정서조 방략을 바탕으로 비문

항 집을 만들어 개발한 질문지로, 각 개인이 부

정 이거나 불쾌한 일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불쾌

한 감정을 감소시키기 해 동원하는 다양한 방략

들을 측정한다. 인지  변화를 통해 정서  변화를 

래하는 인지  방략 5개, 정서  체험과 표 을 

통해 정서  변화를 래하는 체험  방략 6개, 행

동  변화를 통해 정서  변화를 래하는 행동  

방략 6개를 포함하며, 이 16가지 방략은 고차 요인 

구조 분석 결과 지지추구  방략(11문항), 부 응

 방략(25문항), 주의분산  방략(14문항), 근  

방략(19문항)의 네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지지

추구  방략은 ‘감정을 표 하고 공감 얻기’, ‘조언

이나 도움 구하기’, ‘친 한 사람 만나기’의 3개 방

략, 부 응  방략은 ‘부정 으로 생각하기’, ‘타인 

비난하기’, ‘타인에게 부정  감정 분출하기’, ‘안

한 상황에서 부정  감정 분출하기’, ‘폭식하기’, 

‘탐닉활동 하기’의 6개 방략, 주의분산  방략은 

‘수동 으로 생각하기’, ‘즐거운 상상하기’, ‘기분

환활동 하기’의 3개 방략, 근  방략은 ‘능동 으

로 생각하기’, ‘문제해결행동 취하기’, ‘인지 으로 

수용하기’, ‘감정 수용하기’의 4개 방략으로 이루어

져 있다. 척도는 0 (거의 그 지 않다)에서 6

(거의 항상 그 다)의 7  리커트 형식이며, 총 69

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수가 높을수록 해당 방

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수 분포는 지지추

구  방략 0∼66 , 부 응  방략 0∼150 , 주의

분산  방략 0∼84 , 근  방략 0∼114 이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지지추구  방략 .90, 

부 응  방략 .91, 주의분산  방략 .89, 근  

방략 .92 다.

차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10개 어린이 집과 유치

원에서 자료를 수집하 다. 모든 설문은 유아의 어

머니가 작성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교사에게 설문

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 고, 교사가 유아를 통해 

연구에 한 안내문과 설문지를 어머니들에게 

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약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89부가 회수되었으며, 일부 응

답이 락된 12명과 만 4세 미만인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26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유아의 성별에 따라 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이들 변인들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의 

향력과 매개 과정을 검증하기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2.0 로그램을 

이용하 다.

결  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

조 방략, 유아의 문제 행동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성별에 따른 

차이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연령과 성별

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라 하  기

질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극추구 기

질은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고, F(1, 258)=7.55, 

p<.01, 사회  민감성 기질은 여아가 더 높은 수

를 보 다, F(1, 258)=5.84, p<.05. 험회피 기질과 

인내력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과 유아의 문

제 행동 수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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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

변인 남 (N=140) 여 (N=120) 체 (N=260) F

기질

자극추구 기질 52.69 ( 9.42) 49.62 ( 8.43) 51.27 ( 9.09)     7.55
**

험회피 기질 50.81 (10.78) 51.23 (10.28) 51.00 (10.53)      .10

사회  민감성 기질 52.36 ( 9.99) 55.33 ( 9.73) 53.73 ( 9.96)     5.84
*

인내력 기질 50.40 (10.11) 50.75 ( 8.78) 50.56 ( 9.50)      .10

정서조  
방략

지지추구  방략 37.79 (11.50) 36.18 (13.65) 37.05 (12.54)     1.07

부 응  방략 30.39 (18.09) 32.13 (18.37) 31.19 (18.21)      .60

주의분산  방략 42.46 (14.50) 41.65 (15.64) 42.09 (15.01)      .19

근  방략 64.46 (17.85) 64.67 (19.12) 64.56 (18.41)      .01

문제 행동
내재화 문제 46.71 ( 8.01) 47.45 ( 8.33) 47.05 ( 8.15)      .54

외 화 문제 49.36 ( 7.05) 50.19 ( 8.02) 49.75 ( 7.51)      .78
*
p<.05, 

**
p<.01, 

***
p<.001

표 2. 남아 집단의 주요 변인 간 상 계 (N=14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자극추구 기질   1

2 험회피 기질   .05   1

3 사회  민감성 기질   .14   .08   1

4 인내력 기질  -.37
***

 -.10   .123   1

5 지지추구  방략   .13   .01   .27
***

  .04   1

6 부 응  방략   .43
***

  .24
**

  .12  -.24
**

  .17
*

  1

7 주의분산  방략   .08   .06   .21
*

  .10   .65
***

  .17
*

  1

8 근  방략   .11   .05   .26
**

  .10   .60
***

  .20
*

  .68
***

  1

9 내재화 문제   .24
**

  .49
***

  .28
***

 -.13   .15   .29
***

  .12   .05   1

10 외 화 문제   .59
***

  .08   .09  -.22
**

  .21
*

  .43
***

  .16   .13   .61
***

  1
*
p<.05, 

**
p<.01, 

***
p<.001

표 3. 여아 집단의 주요 변인 간 상 계 (N=12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자극추구 기질   1

2 험회피 기질   .06   1

3 사회  민감성 기질   .11   .05   1

4 인내력 기질  -.23
*

 -.07   .00   1

5 지지추구  방략   .00   .03   .44
***

 -.06   1

6 부 응  방략   .25
**

  .04   .25
**

  .04   .14   1

7 주의분산  방략  -.02  -.00   .37
***

 -.01   .73
***

  .10   1

8 근  방략  -.06   .07   .24
**

  .08   .55
***

  .09   .72
***

  1

9 내재화 문제   .19
*

  .39
***

  .21
*

  .08  -.01   .27
**

 -.06   .05   1

10 외 화 문제   .43
***

  .11   .03  -.01  -.01   .30
***

 -.10  -.08   .68
***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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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모든 변인들에서 무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수 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남녀 

집단을 구분하 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 유아의 문

제 행동 간 계

남아와 여아 집단에서 각 변인 간의 상 을 알

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

와 3에 제시하 다. 

우선, 기질과 문제 행동 간에는 정  는 부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내재화 문제

는 자극추구 기질, 험회피 기질, 사회  민감성 

기질이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냈다. 남아의 경

우, 자극추구 기질(r=.24, p<.01), 험회피 기질

(r=.49, p<.001), 사회  민감성 기질(r=.28, p<.001) 

성향이 높을수록, 여아의 경우에도 자극추구 기질

(r=.19, p<.05), 험회피 기질(r=.39, p<.001), 사회

 민감성 기질(r=.21, p<.05) 성향이 높을수록 내

재화 문제 수가 높게 나타났다. 외 화 문제는 

자극추구 기질, 민감성 기질과 유의미한 정  는 

부  상 을 나타냈다. 남아의 경우, 자극추구 기

질 성향(r=.59, p<.001)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내력 

기질 성향(r=-.22, p<.01)이 낮을수록, 여아의 경우

에는 자극추구 기질 성향(r=.43, p<.001)이 높을수

록 외 화 문제 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조  방

략과의 계를 살펴보면, 부 응  방략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자극추구 기질(r=.43, p<.001)과 험회피 기질

(r=.24, p<.01)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내력 기

질(r=-.24, p<.01) 성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부

응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의 경우, 자극추구 기질(r=.25, p<.01)과 사회  민

감성(r=.25, p<.01) 성향이 높을수록 부 응  방략

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지추

구  방략, 주의분산  방략, 근  방략은 모두 

유아의 사회  민감성 기질과만 정 인 상 을 보

다. 즉 남녀 모두 사회  민감성 기질 성향이 높

을수록 어머니가 정서조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44, p<.05∼.001).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과 유아의 문제 행동의 

계를 보면, 내재화 문제는 부 응  방략과 유의

한 정  상 계가 나타나, 어머니가 부 응  방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녀 모두 내재화 문제 

수가 높았다(r=.27∼29, p<.01∼.001). 외 화 문제

는 지지추구방략과 부 응  방략과 정  상

계가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지지추구

략과 부 응  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 화 문

제 수가 높고(r=.21∼.43, p<.01∼.001),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부 응  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 화 문제 수가 높았다(r=.30, p<.001).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향에서 어

머니의 부 응  정서조  방략의 매개 효과

기질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와 외 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해 남녀 각 집단별로 

Baron과 Kenny(1986)의 차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 분석을 통해 매개 효과를 검증하

기 해서는 변인 간 단순 상 이 유의하다는 기

본 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한 일련의 회귀 분

석을 실시하여 다음 세 단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향

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

의미한 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인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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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아의 기질과 내재화 문제의 계에서 어머니의 부 응  정서조  방략의 매개효과 (N=140)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
2

변화량
F

자극
추구
기질

1단계: 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 응  방략  0.82  0.43  5.52
***

 0.18 30.49
***

2단계: 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21  0.25  2.97
**

 0.06  8.83
**

3단계: 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3  0.15  1.69  0.10  7.60
***

부 응  방략→문제 행동  0.10  0.22  2.46
*

 

험
회피
기질

1단계: 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 응  방략  0.41  0.24  2.95
**

 0.06  8.69
**

2단계: 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36  0.49  6.60
***

 0.24 43.54
***

3단계: 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33  0.45  5.93
***

 0.27 25.20
***

부 응  방략→문제 행동  0.08  0.18  2.34
*

 
*
p<.05, 

**
p<.01, 

***
p<.001

표 5. 여아의 기질과 내재화 문제의 계에서 어머니의 부 응  정서조  방략의 매개효과 (N=120)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
2

변화량
F

자극
추구
기질

1단계: 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 응  방략  0.55  0.25  2.84
**

 0.06  8.08
**

2단계: 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9  0.19  2.13
*

 0.04  4.55
*

3단계: 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3  0.13  1.45  0.09  5.83
**

부 응  방략→문제 행동  0.10  0.24  2.63
**

사회  
민감성
기질

1단계: 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 응  방략  0.47  0.25  2.78
**

 0.06  7.70
**

2단계: 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8  0.21  2.28
*

 0.04  5.18
*

3단계: 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3  0.15  1.61  0.09  6.10
**

부 응  방략→문제 행동  0.11  0.24  2.60
**

*
p<.05, 

**
p<.01, 

***
p<.001

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

쳐야 한다. 이 때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향력이 그 이  단계 보다 감소

하거나(부분 매개효과) 무의미해져야(완  매개효

과)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  유아의 문제 행동과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난 ‘부 응  방략’의 매개 효과를 검

증하 다. 

남녀 유아의 기질과 내재화 문제의 계에서 모

의 부 응  정서조 방략의 매개 효과는 각각 표 

4와 5에 제시되어 있다. 남아는 자극추구 기질과 

험회피 기질, 여아는 자극추구 기질과 사회  민

감성 기질에서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남아의 자극추구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 응  방략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β

=.43, p<.001), 2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β=.25, p<.01), 3단계에서 내재

화 문제에 한 기질의 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β=.15) 부 응  방략의 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2, p<.05). 따라서 남아 집단에서 자

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의 부 응  방략에 완  매

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극추구 기질은 내재화 문제의 약 6%를 

설명하고, 자극추구 기질과 부 응  방략이 포함

된 모델은 약 10%를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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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의 험회피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 응  방략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β

=.24, p<.01), 2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β=.49, p<.001), 3단계에서 기

질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향력(β=.45, p<.001)

과 부 응  방략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향력

(β=.18, p<.05)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내재화 문제에 한 기질의 향력

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 집단에

서 자극추구 기질은 모의 부 응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험회피 기질은 내재

화 문제를 약 24% 설명하며,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27%를 설명하 다. 

여아의 자극추구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 응  방략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β

=.25, p<.01), 2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β=.19, p<.05), 3단계에서 내재

화 문제에 한 기질의 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β=.13), 부 응  방략의 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4, p<.01). 따라서 여아 집단에서 자

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의 부 응  방략에 완  매

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극추구 기질은 내재화 문제의 약 4%를,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9%

를 설명하 다.

여아의 사회  민감성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

에서 기질이 부 응  방략에 유의한 향을 미치

며(β=.25, p<.01), 2단계에서 기질이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β=.21, p<.05), 3단계에서 내

재화 문제에 한 기질의 향력은 유의하지 않으

나(β=.15), 부 응  방략의 향력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β=.24, p<.01). 따라서 여아 집단에서 

사회  민감성 기질은 어머니의 부 응  방략에 

완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사회  민감성 기질은 내재화 문제

의 약 4%를 설명하며,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9%를 설명하 다. 

남녀 유아의 기질과 외 화 문제의 계에서 모

의 부 응  정서조 방략의 매개 효과는 각각 표 

6과 7에 제시되어 있다. 남아는 자극추구 기질과 

인내력 기질, 여아는 자극추구 기질에서 매개 효과

가 나타났다. 

남아의 자극추구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 응  방략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β

=.43, p<.001), 2단계에서 기질이 외 화 문제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β=.59, p<.001), 3단계에서 기

질이 외 화 문제에 미치는 향력(β=.50, p<.001)

과 부 응  방략이 외 화 문제에 미치는 향력

(β=.21, p<.01)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외 화 문제에 한 기질의 향력

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 집단에

서 자극추구 기질은 모의 부 응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외 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외

화 문제를 약 35% 설명하며,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39%를 설명하 다. 

남아의 인내력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

질이 부 응  방략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β

=-.24, p<.01), 2단계에서 기질이 외 화 문제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β=-.22, p<.01), 3단계에서 외

화 문제에 한 기질의 향력은 유의하지 않으

나(β=-.13), 부 응  방략의 향력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β=.40, p<.001). 따라서 남아 집단에

서 인내력 기질은 어머니의 부 응  방략에 완  

매개되어 외 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인내력 기질은 외 화 문제

의 약 5%를 설명하고, 부 응  방략이 포함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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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아의 기질과 외 화 문제의 계에서 어머니의 부 응  정서조  방략의 매개효과 (N=140)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
2

변화량
F

자극
추구
기질

1단계: 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 응  방략  0.82  0.43  5.52
***

 0.18 30.49
***

2단계: 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44  0.59  8.62
***

 0.35 74.34
***

3단계: 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38  0.50  6.78
***

 0.39 43.34
***

부 응  방략→문제 행동  0.08  0.21  2.89
**

인내력
기질

1단계: 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 응  방략 -0.44 -0.24 -2.96
**

 0.06  8.74
**

2단계: 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16 -0.22 -2.70
**

 0.05  7.31
**

3단계: 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09 -0.13 -1.62  0.20 16.86
***

부 응  방략→문제 행동  0.15  0.40  5.01
***

*
p<.05, 

**
p<.01, 

***
p<.001

표 7. 여아의 기질과 외 화 문제의 계에서 어머니의 부 응  정서조  방략의 매개효과 (N=120)

구분 단계 변인 B β t
R
2

변화량
F

자극
추구
기질

1단계: 측변인→매개변인 기질→부 응  방략  0.55  0.25  2.84
**

 0.06  8.08
**

2단계: 측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41  0.43  5.16
***

 0.18 26.60
***

3단계: 측, 매개변인→종속변인 기질→문제 행동  0.36  0.38  4.47
***

 0.22 16.89
***

부 응  방략→문제 행동  0.09  0.21  2.46
*

*
p<.05, 

**
p<.01, 

***
p<.001

델은 약 20%를 설명하 다. 

여아의 자극추구 기질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기질이 부 응  방략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β

=.25, p<.01), 2단계에서 기질이 외 화 문제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β=.43, p<.001), 3단계에서 기

질이 외 화 문제에 미치는 향력(β=.38, p<.001)

과 부 응  방략이 외 화 문제에 미치는 향력

(β=.21, p<.05)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외 화 문제에 한 기질의 향력

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아 집단에

서 자극추구 기질은 모의 부 응  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외 화 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자극추구 기질은 외 화 문제의 약 

18%를,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이 포함된 모델은 

약 22%를 설명하 다.

논 의

이 연구는 남녀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과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고,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계에서 어머

니의 정서조  방략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에 한 측정 결과를 살펴보

면,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 성향은 남아, 사회  민

감성 기질 성향은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극추구 기질은 남아가 더 높

다고 보고한 강지 (2009)의 결과와 자극추구 기질

과 험회피 기질은 남아, 사회  민감성 기질은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박진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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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2007; Constantino, Cloninger, Clarke, 

Hashemi, Przybeck, 2002)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즉 남아는 여아에 비해 새로운 자극에 호

기심이 많고 행동이 즉각 이며, 여아는 남아에 비

해 타인과의 계에 을 두고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계를 살펴

보면, 내재화 문제는 유아의 높은 자극추구 기질, 

험회피 기질, 사회  민감성 기질과 련되며, 

외 화 문제는 높은 자극추구 기질, 낮은 인내력 

기질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극추구 

기질과 험회피 기질(강지 , 2009; Cloninger & 

Svrakic, 1997), 활동성(김은경, 2009; Mathiesen et 

al, 2000)이 내재화 문제와 외 화 문제 모두와 

련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내재화 문제는 행동 억제 경향

(Biederman, Hirshfeld-Becker, Rosenbaum, Herot, 

Fiedman, Snidman, Kagan, & Fraone, 2001), 자극

추구와 험회피가 모두 높은 기질(Rettew, 

Althoff, Dumenci, Ayer, Hudziak, 2008)과 련되

며, 외 화 문제는 활동성(Mathiesen et al, 2000)

과 련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험회피 기질의 경우, Cloninger 등

(1997)의 연구 결과와 달리 외 화 문제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험회피 기질은 다른 기질과 함

께 작용할 때 특히 취약한 기질로 작용한다는 

을 고려해 볼 때(Cloninger et al, 1997), 험회피 

기질이 자극추구 기질과 함께 상승하지 않으면 외

화 문제로 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으로 험회피 기질은 행동이 억제되고 

축되는 성향이며, 불안장애의 표 인 험요인

(Mick & Telch, 1998)이라는 에서 내재화 문제

와 더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  민감성 기질의 경우, Cloninger 등(1997)

의 연구에서 성격 발달에 유리한 기질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강지

(2009)의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에 한 향력이 

통계  수 에 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

한 결과이다. 이는 동서양의 문화 인 차이에서 기

인한 것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의 독립  

자아와 달리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두드러지는 

상호의존  자아 입장에서는 타인과의 계를 

요시하여 간 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표 을 억

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Kim, 1994; 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사회  민감성이 높을

수록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조되어 내재화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독립 인 자아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Okazaki, 2000). 한, 환경 으로 친 감을 경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속 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부정 인 감정들이 축 되면서 내면화 되어 어려

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에 한 분석 결

과, 부 응  방략이 유아의 문제 행동과 하게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추구  방략은 

남아의 외 화 문제 행동과 련되어 있었다. 이는 

성인 자신의 정신건강과 정서조  방략과의 계

를 살펴 본 연구에서 문제 심  처, 능동  방

략, 정  재 화, 인지  재평가 등이 응

이고 효과 이며, 회피, 알콜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자기 비난, 타인비난, 국화 등은 부 응 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민경환 

등, 2000; Folkman et al, 1985; Garnefski et al, 

2001; Gross et al, 2003). 응 인 방략들이 어머

니 자신의 정신 건강에는 정 인 효과를 보이지

만 자녀의 정서  행동 문제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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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머니의 부정 인 사고나 비난, 탐닉 활동 등

과 같은 부 응 인 방략은 자녀의 문제 행동에 

직간 인 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요하다. 이

는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거나(Gibb, 2002), 감정에 

압도되고 충동 인 정서 조 을 할 때(임희수 등, 

2002), 자녀가 정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타

인의 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

는 정서를 강화시키거나 재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타인의 지지를 충분히 구하지 못할 때는 더 

큰 부정  정서를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임

옥, 장성숙, 2003), 자녀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

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자극추구 기질은 남녀 모두 직 으로 내재화 문

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그로 인한 스트 스를 쉽게 조 하

지 못하고 부 응  정서조  방략을 사용하게 되

며, 이로 인해 유아가 축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

아의 사회  민감성 기질 성향이 높은 경우와 남

아의 인내력 기질 성향이 낮은 경우에도 기질 그 

자체가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의 부 응  방략과 련될 때 심리  문제로 발

하 다. 반면, 자극추구 기질은 남녀 모두 외

화 문제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며, 어머

니의 부 응  방략을 매개로 하여 간 으로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의 험회

피 기질도 직 으로 내재화 문제에 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을 통해 간

으로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 응  방략은 유아의 기질

과 문제 행동을 매개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유아

의 기질 성향과 문제 행동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질 으

로 다루기 어려운 유아가 부모로부터 부정 인 반

응을 얻고(Lee et al, 1985), 이와 같은 부모의 반

응이 아동의 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Thomas 

et al, 1983)는 지 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성별과 기질

 특성에 따라 심  부담을 느끼게 될 때, 부정

으로 생각하고, 비난을 하거나, 어머니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폭식이나 탐닉 활동 등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유아의 문제 행동을 심화시키게 된다. 

하지만 유아가 기질 으로 문제 행동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의 특성을 있는 그 로 수용하거나 효과 인 

방식으로 처하고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면 유아가 심각한 수 의 정서 행

동 문제로 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어머니가 부 응  방략을 주로 사용할 경우, 

자신의 부정 인 생각이나 감정을 자녀에게 달

하게 됨으로써 자녀는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Eisenberg et al, 1998), 유아가 어머

니의 부 응  정서조  방식을 경험 속에서 학습

하게 됨으로서(Sroufe, 1996), 정서  행동 문제로 

발 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과의 계

에서 여아에 비해 남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남

아에 비해 사람에 한 공감력이 크며, 정서  민

감성과 표 성이 높고, 정서조 을 더 잘 한다는 

을 고려해 볼 때(송명자, 1995; Eisenberg, 

Pidada, & Liew, 2001), 여아가 정서 발달 과정에

서 기질 외 다른 요인의 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여아보다 남아의 기질이 어

머니의 부 응  방략에 한 설명력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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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어머니가 남아의 기질 인 특성으로 인

한 어려움을 더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반응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결과(Eisenberg et al, 1996; 

Keenan et al, 1997)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 교

육에 있어서 남아 어머니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의 

계에서 성차가 확인됨으로써, 유아의 기질과 성별

에 따른 문제 행동의 발  경로를 이해하는데 유

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기

질과 문제 행동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기는 어머니

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는 에

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계에서 인지 , 정서 , 

행동 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셋째,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 인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성별과 기질  특성에 따라 어머니가 양육 

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정서

조 방략을 으로 교육함으로써 유아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  임상 유아의 부모교육을 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에 한 모든 

정보를 어머니 보고를 통해 수집하 다. 유아에 

한 어머니의 고정 념이나 반응 편향이 작용할 가

능성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유아에 한 행동 

찰이나 어머니 면  등을 통해 더욱 심층 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

이 집에 재원 인 일반 유아들을 상으로 하

다. 지역사회 집단과 임상 집단의 경우, 유아의 기

질과 어머니의 정서조  방략이 문제 행동에 미치

는 향력이나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정서  행동 문

제를 경험하고 있는 유아를 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여아의 문제 

행동에 한 설명력이 남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의 정서 발달과 련된 변인

들을 더욱 포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버지의 정서조  방략은 어머니와 다를 뿐만 아

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정서조  방략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향력을 더욱 상세

하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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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on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Maternal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ung-Sook Lee Bogyeong Mun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d the effect of preschooler's temperament 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mothers and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ers. The participants included 260 male 

and female preschoolers in Seoul. We measured the preschooler's temperament using JTCI 3∼6 

and behavior problems using K-CBCL. And we measured maternal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using ERSQ. The result showed that maladaptive strategies of mothers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ers. Maternal maladaptive strategie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 'novelty seeking' of preschoolers and internal behavior problems, 

'reward dependence' of girls and internal behavior problems, 'persistence' of boys and external 

behavior problems. And Maternal maladaptive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novelty 

seeking' of preschoolers and external behavior problems, 'harm avoidance' of boys and internal 

behavior problems. It appears that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was affected by the 

maladaptive strategies of mothers.

Keywords: temperament of preschoolers, maladaptive strategies of mothers, internal behavior 

problem, external behavior probl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