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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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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교사-유아 관계가 매개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들 179명을 대상으로 유아들의 어머니에게 의도적 통제 척도를 사용하였고, 담임교사에게 사

회적 유능감 척도와 교사-유아 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적 통계, 신뢰도 계수,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교사-유아 관계가 유의미하게 매개함이 나

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본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관계를 교사-유아 관

계가 유의미하게 매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

능감 발달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미시체계인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안전기지의 역할과 정서

적 지지자로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의도적 통제, 사회적 유능감, 교사-유아 관계, 매개효과, 사회-정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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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영유아 시기부터 보육시설이나 유

아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어린 연령의 유아들은

사회․정서적인 발달 측면에서 앞당겨진 사회

화 경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위험요인 및 발달

의 저해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특히 부모와의 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과 정서적 유대관계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사가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유아의 심리적인 적응과 건강

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유아

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보내는 유

아들은 또래나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

험을 통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확대시켜 자

신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들을 습득해

가는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일찍부터 놓

여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다양

한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배

우면서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

는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다

양한 사회적 관계 경험을 토대로 타인과 긍정

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적 목표를

성취해 가는 능력을 “사회적 유능감”이라 일

컫는다(Ford, 1982;　Rubin, Bukowski, & Parker, 

1998). 이러한 능력은 유아기의 사회생활에

필수적이고 사회적 적응력을 예측하는 중요

한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

고 있다(한경원, 신혜원, 2009; Hubbard, Coie, 

1994; Katz, McClellan, 1997; Raino, 2008).

이에, 본 연구는 유아에게 있어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사회적 미시체계인 유아교육기관에

서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인 교사-유

아 관계와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맥락에서

표현되는 기질의 한 구성 요소인 의도적 통제

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유아의 사

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들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개인내적 변인인 의도적 통제는 정

서적 경험과 정서표현을 관리하는 자기조절

적 능력(Putnam, Garstein, Rothbart, 2006)이다. 

Rothbart & Bates(2006)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

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과 하위 반

응을 활성화하고, 계획하고, 실수를 탐지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행 주의력의 효율성’으로

정의된다. 또한, 의도적 통제는 정서 표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포함한다(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Rothbart & Bates, 

2006). 즉, 정서와 관련된 내․외적 자극에 의

한 정서의 내적 경험을 조절하거나 균형을 맞

춤으로써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문영경, 2014). 특히, 정

서조절 능력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이나 부적

응 문제들과 관련된다(이지연, 곽금주, 2010). 

의도적 통제는 첫 생애부터 4년에 걸쳐 급속

도로 발전하다가 학령기를 거치면서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특성(기질적 특성)으로 자리 잡

게 되며(Kochanska & Knaack, 2003), 개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장혜인, 2010; Valente, Lemery-Chalfant, & Castro, 

2007).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따라 영향을 받으

면서 사회적 맥락이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

동을 하도록 자신의 정서를 자율적으로 조절

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배윤진, 임지

영, 2013; Spinrad, Eisenberg, Cumberland, Fabes, 

Valiente, et al., 2006; Spinrad, Eisenberg, Gae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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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 Smith, Kupfer, et al., 2007). 또한, 의도적

통제는 사회적 유능감(Eisenberg, Pidada & Liew, 

2001; Hill, 2003),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강현

경, 박영신, 2014; Eisenberg & Spinrad, 2004)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능력 뿐 아니라 아동의

내재화 문제(이유진, 정은정, 2013; Dennis, 

Brotman, Huang, & Gouley, 2007) 및 외현화 문

제(김선희, 2014; Kochanska, Barry, Aksan & 

Bolder, 2008; Olson, Sameroff, Kerr, Lopez, & 

Wellman, 2005)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상의 문

제(권연희, 2011)와 관련되어 있다.

기질적 특성인 의도적 통제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관계적 맥락으로 교사-유

아관계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의도적통

제와 교사-유아 관계의 양상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

경적․관계적인 맥락의 일차적 요인으로 가정

환경적 요인,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구조의 변화, 

형제수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조기교육

에 대한 관심 확대, 양육 및 교육 바우처 지

원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시기가 어린 연령부터 시작되므로

가정에서 부모와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시설 교육기관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교사-유아 관계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조명

된다(이진숙, 조복희, 2001). 특히, 긍정적인 교

사-유아 관계형성은 성취 동기를 제공해 주고

환경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과 판단을 하도록

지원해 주며, 따라서 또래집단에서의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성공적인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준다(Birch & Ladd, 1997; 

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안정적인 교사-유아

관계 형성을 맺은 유아가 그렇지 못한 유아보

다 더 유능하며, 공격성이나 위축 등의 문제

행동 수준이 낮다(김선희, 2014; 이인학, 박지

은, 송희원, 최은희, 최성열, 2013). Copeland 등

(199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교사와는 안정된 애착관

계를 맺은 유아가 교사와 부모 모두에게 불안

정한 애착관계를 보이는 유아에 비해 긍정적

인 정서와 친사회적 행동을 더욱 많이 나타내

었다. 또한, 교사-유아의 관계와 의도적 통제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이전 연구들에서 발

견되었다(문영경, 2010). 즉, 교사와 긍정적 상

호작용을 유지하며 갈등 조절을 잘 하는 유아

들은 의도적 통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Deater-Deckard, 2001).

의도적으로 주의를 통제하고 행동하는 능력

은 또래와 함께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행동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

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발전시킨다(Spinrad 

et al, 2006). 구체적으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가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사-

유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 교

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는 남아의 의도적 통

제와 공격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여아의 의도적 통제와 공격 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희, 2011). 

또한, 교사-유아 간 친밀한 관계는 남아의 의

도적 통제와 위축 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

개하였으며, 교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는 여아

의 의도적 통제와 위축 행동 간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ilva 등

(2011)은 유아의 의도적인 통제는 교사와의 관

계에 영향을 줌으로서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문영경(2014)도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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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교육기

관에 대한 태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의도적 통제를 잘 하는 유아

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을

즐기고 좋아하였다.

종합하면,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행동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 문제와 관련된 교사-유아 관계

간의 특성은 유아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등) 및 기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Zhang 등(2011)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

사-유아관계의 영향은 어린 유아일수록 보다

더 큰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선

희, 2014; Zhang & Sun, 2011).

논의된 바와 같이, 교사-유아 관계의 질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이와 관련된 행동 문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적 연구

가 축적되고 있는 반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교사-유아 간의 관계 양상이 어떠한 조절

및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대해서는 아직 경험

적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유아 관계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서,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

기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이에 관련된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에 의의를 두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

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의도적 통제, 교사-유아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간

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는 매개역할을 하

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7곳에 재원 중인 만 4∼5세 유아 179명의 어

머니와 그들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질문지를 통해 부모에게는 유아의 의도적

구분 빈도(%)

연령 / 성별

만 4세 남아 41(50.0)

        여아 41(50.0)

만 5세 남아 51(52.6)

        여아 46(47.4)

모 학력

중졸 4(2.2)

고졸 35(19.6)

대졸 125(69.8)

대학원이상 15(8.4)

모 소득

활동여부

취업모 99(55.3)

전업주부 80(44.7)

교사학력
전문대졸 93(52)

대졸 86(48)

교사

근무

년수

1년 미만 26(14.5)

1-3년 55(30.7)

4-6년 55(30.7)

7-9년 23(12.8)

10년 이상 20(11.2)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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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조사하였고, 담임교사에게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교사-유아관계를 조사하였다. 

만 4∼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는 의도적 통제가 첫 생애부터 4년에 걸쳐 급

격히 발전하여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자

리잡는 초기로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장될 시

기이므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간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연령으로 판단하였

기에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각 연령과 성별을 함께 살펴보

면, 만 4세(48개월～60개월) 남아 41명(50.0%), 

여아 41명(50.0%), 만 5세(61개월～72개월) 남

아 51명(52.6%), 여아 46명(47.4%)이다. 모의 학

력은 대학원 이상 15명(8.4%), 대졸 125명

(69.8%), 고졸 35명(19.6%), 중졸 4명(2.2%)이었

다. 모 소득활동 여부는 취업모 99명(55.3%), 

전업주부 80명(44.7%)이었다. 교사 학력은 대

졸 86명(48%), 전문대졸 93명(52%), 교사 근무

년수는 10년 이상 20명(11.2%), 7-9년 23명

(12.8%), 4-6년 55명(30.7%), 1-3년 55명(30.7%), 

1년미만 26명(14.5%)이었다.

측정도구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

회적 유능감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근거

(Hubbard & Coie, 1994; Katz & McClellan, 1997; 

Raver & Zigler, 1997)를 토대로 이혜원(2005)이

제작한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

도인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정서조절, 정서성, 또

래관계기술, 사회적 규범 이해라는 네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

별 문항은 정서조절(유아가 자신의 감정상태

를 인식하고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하는 능력) 11문

항, 정서성(유아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성향

과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표현정도) 9문

항, 또래관계기술(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

한 기술) 12문항, 사회적 규범이해(유아가 참

여하고 있는 집단의 주된 사회적 관습과 또래

문화에 대한 사회적 규준을 인지함을 의미하

며 또래의 활동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정

도 등) 8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고(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앞서, 이러한 평가척도가 본 연

구 대상에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조절 11문항의 요인부하량 평균이 .76으로

나타났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떼를 쓰

거나 울지 않는다’ 는 요인부하량 .42로 다른

문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계수로 나타나므

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세부 척도

는 10문항이고, 정서성은 두 종류의 개념적인

특성을 내포하는 것을 나누어 정서성1(기질적

인 성향) 5문항과 정서성2(긍정적 정서 및 부

정적 정서 표현 정도) 4문항로 구분하여 총 9

문항이며, 또래관계기술은 12문항이고, 사회적

규범이해는 8문항으로 수정되었다. 척도의 내

적 신뢰도(Cronbach' α)는 ‘정서조절’은 .91, ‘정

서성1’은 .87, ‘정서성2’는 .73, ‘또래관계기술’

은 .92, ‘사회적 규범이해’는 .91로, 총 ‘사회적

유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73∼.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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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통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만 3세∼7세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기질 평가지인 Chidren’s 

Bebaviors Questionnaire Form(CBQ: Putnam & 

Rothbart, 2006) 중 의도적 통제를 번안한 배윤

진(2012)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의도

적 통제에서 주의집중 6문항, 억제조절 6문항, 

강도 낮은 자극 선호 8문항, 지각 민감성 6문

항으로 총 26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최근 6개월간 유아가 보인 특성에 대해 어머

니가 Likert 7점 척도로 평정하고(1=전혀 아니

다, 7=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주의집중은 주의집중1(주의산만) 3문항과

주의집중2(몰입) 3문항으로 구분하여 총 6문

항, 억제조절은 5문항, 강도 낮은 자극 선호는

6문항, 지각민감성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최종 문항들이 추후 분석

에 사용되었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α)

는 ‘주의집중1’은 .71, ‘주의집중2’는 .64, ‘억제

조절’은 .80으로, ‘강도 낮은 자극 선호’는 .80, 

‘지각민감성’은 .78로 총 ‘의도적 통제’의 신뢰

도 계수는 .64∼.80로 나타났다.

교사-유아 관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유아 관계를 측정

하기 위해 Pianta(1992)가 개발한 교사-유아관

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를 이진숙(2001)이 번안하고 수정․보안한 것

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와 유아간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평가하도록 되었

으며, 세 개의 하위요인인 친밀감(closeness) 12

문항, 갈등(conflict) 12문항, 의존성(dependency) 

4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고(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 갈등, 의존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친밀

감(교사와 유아 간에 존재하는 온정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정도, 교실 환경에서 유아의 지지

원 등) 9문항, 갈등은 두 종류의 상이한 개념

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갈등1(유아가 교

사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상을 내포하는 의미) 

7문항과 갈등2(교사가 유아에 대한 부정적 지

각상을 내포하는 의미) 5문항으로 구분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의존성은 4문항으로, 

교사에게 ‘매달리는’ 유아의 행동 즉 지나치

게 의존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는 ‘친밀감’은 .85, ‘갈등1’은 .83, 

‘갈등2’는 .83, ‘의존성’은 .79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5월 20일∼7월 27일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93명의 자료가

수거되었고, 미응답 및 누락 등의 이유로 자

료가 불충분한 14명의 질문지를 제외하여 총

17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담당 교사의 관찰을 통

해 기타 발달문제나 인지적 기능의 어려움이

없는 평균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아동들을 모

집하였고, 통합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수반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방법과 절차는 덕성여자대

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

으며, 모든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서

면 동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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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SPSS 22과 Amo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했

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술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

증했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잠재 변인

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변인들간 관련성을 확인한 후 측정 변인들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는 구

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

과 검증 절차에 따라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

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부분매개모형)은 완전한 매개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하여 χ²차이 검증으로 비교하고, χ²

차이가 유의하면 부분매개모형을 적합한 모형

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

하는 χ²의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가 .90이상이고 . 절대적 적합도 지수

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경우 값이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이면 적합한 적합도이

며, .10이상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로 해석한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TLI

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넷째, 연령과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가 다르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통한 모형의 비교

를 위해서는 χ²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

째, 부스트래핑 방법과 Sobel test을 실시하여

변인 간의 매개효과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유아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유능감과 교사-

유아 관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문항평

균 점수로 산출하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한 정적상관

(r=.43, (p<.001)을 나타내었고, 의도적 통제와

교사-유아 관계 간도 유의미한 정적상관(r=.43, 

(p<.001)을 보였다. 또한, 교사-유아 관계와 사

회적 유능감 간도 유의한 정적상관(r=.78, 

(p<.001)을 나타내었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

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과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의도적

통제

사회적

유능감

교사-유아

관계

의도적 통제 1

사회적 유능감 .43*** 1

교사-유아 관계 .43*** .78*** 1

평균 5.47 3.61 3.85

표준편차 1.25 .89 .85
*p<.05, **p<.01, ***p<.001

표 2. 잠재변인의 평균(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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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분석은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이론 모형을 검토하는 2단계 접근

법을 실시하였다(주소영, 이양희 2012; 김계수, 

2006; Anderson & Gerbing, 1988).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χ² 값이

130.34(df=62), CFI는 .954, TLI는 .932, RMSEA

는 .079(90% 신뢰구간 .060-.098)로 적합한 적

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측정변수의 잠재변수

에 대한 설명계수는 C.R(critical ratio)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

였다(표 4).

측정모형의 집단별 동질성을 검토하는 과정

은 가설검증을 위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

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나눈 모든 집단의 측정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71*** 1

3 .36*** .20** 1

4 .58*** .26*** .72*** 1

5 .78** .45*** .57*** .72*** 1

6 .24** .15* .06 .22** .24** 1

7 .24** .10 .23** .28*** .31*** .42*** 1

8 .36*** .24** .23** .32*** .38*** .60*** .64*** 1

9 .23** .12 .32** .32*** .31*** .38*** .70*** .58*** 1

10 .19* .01 .16* .22** .22*** .36*** .55*** .59*** 66*** 1

11 .44* .20** .58*** .60*** .55*** .06 .09 .13 .18* .07 1

12 .54*** .50*** .51*** .43*** .59*** .21** .23** .40*** .31*** .21** .34*** 1

13 .52*** .46*** .53*** .45*** .56*** .23** .26*** .33*** .32*** .23** .48*** .70*** 1

14 .26*** .19* .30*** .24** .33*** .15* .21** .23** .26*** .18* .03 .60*** .39*** 1

M 3.58 3.59 3.57 3.51 3.86 5.01 5.52 5.43 5.69 5.82 3.48 4.38 4.03 3.90

S.D .67 .85 .67 .65 .61 1.43 1.20 1.25 1.15 1.21 .81 .78 .90 .92

주. 1, 2, 3, 4. 5는 사회적 유능감의 5개 하위요인으로 1. 정서조절, 2. 정서성1, 3. 정서성2, 4. 또래관계

기술, 5. 사회적 규범이해이다. 6, 7, 8, 9, 10은 의도적 통제의 5개 하위요인으로 6. 주의집중1, 7. 주의집

중2, 8. 억제조절, 9. 강도 낮은 자극선호, 10. 지각민감성이다. 11, 12, 13, 14는 교사-유아관계의 하위요인

으로 11. 친밀감, 12. 갈등1, 13. 갈등2, 14. 의존성이다.
 *p<.05, **p<.01, ***p<.001

표 3. 측정 변인의 상관계수 및 통계 결과 (N=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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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교에서 χ² 차이 검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χ² (11, 

N= 179)=7.196, ⧍CFI=.002, ⧍TLI=.009, ⧍
RMSEA=-.001를 나타내었고, 연령에서는 ⧍χ² 

(11, N=179)=19.84, ⧍CFI=-.006, ⧍TLI=-.002, 

⧍RMSEA=.001 지수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측정모형을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적으

로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매개모형의 검증은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

능감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매개효과를 분석

하였다. 매개 변인인 교사-유아관계가 부분매

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또는 완전매개효과를 나

타내는지 비교 검증하기 위해 완전매개효과를

경쟁모형으로 설정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의 χ² 차이(χ²B - χ²A) 검정 결과, 자유도(df)의

차이 1에서 유의확률 .05수준의 x² 분포 임계

치인 3.8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을 최종적인 연구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χ² 값이 118.15(df=61), CFI는 .961, 

TLI는 .942, RMSEA는 .073(90% 신뢰구간

.053-.092)로 적합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표

5).

본 연구에서 최종 모형으로 채택된 부분매

개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계수를 살펴보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의도적 통제 주의집중1 .763 .534 .101 7.550***

주의집중2 .876 .764 .094 9.290***

억제조절 1.000 .845

강도 낮은 자극 선호 .714 .709 .085 8.439**

지각민감성 .732 .697 .084 8.746***

교사-유아 관계 친밀감 .772 .934 .094 8.181***

갈등1 .849 1.038 .075 11.393***

갈등2 1.000 1.011

의존성 .593 .580 .112 5.313***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 .772 .674 .071 12.895***

정서성1 .837 .480 .133 6.299***

정서성2 .983 .715 .099 9.882***

또래관계기술 .881 .670 .077 11.454***

사회적 규범 이해 1.000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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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계수 (N=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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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경로계수는 .27(p<.001), 의도적 통제

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직접 경로계수는

.30(p<.001), 교사-유아 관계가 사회적 유능감

에 미치는 직접 경로계수는 .66(p<.001)로 유의

하였다. Kline(1998)에 따르면, 경로계수의 절대

값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에서 .50사

이이면 중간 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데 이를 바탕으로 각 경로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직접경로로서 의도적 통제

는 교사-유아 관계에 중간 정도의 영향(.30)을

미치고,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도 중간 효과(.27)를 나타낸 반면에, 교

사-유아 관계는 사회적 유능감에 큰 효과(.66)

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다음으로, 부스트래핑과 Sobel 검증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교사-유아 관계의 간접효과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했다(표 7). 먼저, 부

스트래핑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

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유아 관계

경로계수 B β S.E t

의도적 통제 → 교사-유아 관계 .263 .296 .061 4.317***

교사-유아 관계 → 사회적 유능감 .455 .663 .091 4.974***

의도적 통제 → 사회적유능감 .163 .267 .047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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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매개변인 경로계수 (N=179)

모형 모수 χ² df p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44 118.15 61 <.001 .942 .961 .073

완전매개모형 43 130.34 62 <.001 .932 .954 .079

포화모형 105 .000 0 - - 1.000

x² 차이 검정

모형 A:B
χ²B - χA² = 12.19      dfB - dfA = 1 p<.001

표 5. 매개모형의 경쟁모형 간 비교 (N=179)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Sobel

Test(Z)

의도적 통제 → 교사-유아 관계 .30*** - .30***

교사-유아 관계 → 사회적 유능감 .66*** - .66***

의도적 통제 → 사회적 유능감 .27*** .19*** .4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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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매개변인에 관한 직접, 간접, 총 효과 및 Sobel 검증 (N=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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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

과 표준화 계수 .19로 p<.001 수준에서 유의했

다. Sobel 검증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유아

관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

의미한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z=3.938, 

p<.001). (표 7).

논 의

본 연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

능감 간의 관계에 교사-유아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유아관계는 부

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의 의도

적 통제 수준보다는 교사-유아 관계가 매개변

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

이다. 특히, 의도적 통제가 잘 발달되지 못한

유아일지라도 교사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를 맺는다면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아의 의

도적 통제 수준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자

신의 정서적 감정과 표현들이 사회적으로 승

인 또는 금지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이지연, 

곽금주, 2010). 이런 의도적 통제의 발달 과정

을 통해 유아는 환경과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

는 행동을 발달시키므로 사회적 상황과 맥락

에 적합한 행동을 습득하게 되고 자신의 정서

를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것을 배워나간

다(Spinrad et al, 2006).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의

도적 통제는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내

재화 또는 외현화된 문제를 경감(Dennis et al, 

그림 1. 매개모형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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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시켜 주어 아동기 발달에서 심리적인 적

응과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선행연구

들에서, 의도적 통제를 잘 하는 유아들은 교

사와 친밀감이 높았고 갈등이 적었다는 결과

를 보고한 바 있고(Liew, Chen, & Hughes, 

2010), 이는 의도적 통제 수준은 교사-유아 관

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의도적 통제와 교사-유아 관계, 그

리고 사회적 유능감 발달 간의 통합적 관계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교사-유아 관계는 의도

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발달 간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유아 관계의 부분매개

효과에 있어 성과 연령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의도적 통

제는 영아기부터 걸음마 시기에 급격히 발달

한다. 구체적으로, 6개월∼12개월 사이에 억제

통제의 발달을 나타내고(Putnam, et al., 2006), 

18개월 무렵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

지고, 22개월∼36개월까지는 훨씬 더 발전된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인다(Kochanska & Murray, 

& Harlan, 2000). 이는 만 2세경부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동을 억

제하는 능력이 점차 발달해 가는 것과 관련성

이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연령이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화윤, 

안라리, 2006; 이옥경, 2002; Dunn & Munn, 

1986)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의도적

통제가 정서의 행동적인 표현을 조절하고 관

리하는 능력을 포함하므로 어린 연령에서 의

도적 통제가 잘 발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의도적 통제와 관련 있는 정서조절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Denham 등

(2003)은 만 6, 7세의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하

는 것은 만 5, 6세에 비하여 만 3, 4세 때의

정서조절능력이 더 강력하게 예측한다고 보고

하였다 (박화윤, 안라리, 2006, Denham, Blair, 

Schmidt, DeMulder, Levita et al, 2003).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4

세와 5세의 연령을 구분하여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

났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나 그 경향성

이 일관적이지 않다(박화윤 등, 2006)는 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성차와 관계하여, 남녀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가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사-

유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교

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는 남아의 의도적 통

제와 공격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여아의 의도적 통제와 공격 행동 간의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권연희, 

2011). 또한, 교사-유아 간 친밀한 관계는 남아

의 의도적 통제와 위축 행동 간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하였으며, 교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는

여아의 의도적 통제와 위축 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

에서 교사-유아 관계의 매개효과에 있어 성별

에 의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밝혀지지 않았지

만,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연령 범위의

표본에 대해 유의미한 성별효과가 나타나는지

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은 유아는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

인 정서를 나타내며(Copeland et al, 1997),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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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행동이 발생할 위험 요인을 가진 유아

의 상황을 완화시켜 주고(Silver et al, 2005), 사

회적 유능감과 유아 교육기관의 적응성을 훨

씬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문영경, 2014; 

심수영 외, 2014; 이인학 외, 2013, 이지희, 

2008; Birch & Ladd, 1997; Copeland et al, 1997; 

Pianta, 1994)과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교사-유아

관계의 중요성과 아울러 교사의 지각상, 즉

유아에 대한 교사의 지각과 태도, 역할 등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Silver 

등(2005)은 교사-유아 관계에서 친밀감과 갈등

을 질적으로 다른 특성이라고 제기하였다. 즉, 

갈등은 유아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유

발되는 관계 특성인 반면, 친밀감은 교사에

기인한 영향이다. 따라서, 교사가 유아에 대한

부정적 지각상이 형성된다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요인들 중

에 정서성(emotionality)은 유아의 기질적인 특

성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표현 정도를 나

타내며, 따라서 교사-유아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길현주와 김수영(2014)

의 연구에서 교사의 수용적․반응적 태도가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중 정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된다. 정서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Hubbard & Coie, 1994)으로 작용할 수 있

는 데, 특히 긍정적 정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거나(Denham, Blair, 

Schmidt, DeMulder, Levita et al, 2003) 정적인 반

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

정서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며, 특히 쉽게 화

를 잘 내는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회적 유

능감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Eisenberg et al, 2001). 따라서, 

취약한 기질적인 특성과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에게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가 더

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사가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심리적인 안전감(safety)과 편안

함을 갖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응상의 어려움

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유아가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상을 나타낼 지라

도 교사가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태도로 유아

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만

으로도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

상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도적 통제 측정

을 실시하지 못했다. 즉, 비교적 대규모 표본

이 사용되었고, 따라서 직접적 의도적 통제

실험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간접적인 측정으로 어머니의 질문지 평정에

근거한 제한된 방법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의도적 통제

질문지 평정을 추가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을 좀 더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

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교사-유아 관계는 부

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성과 연령에 따

른 매개효과는 파악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후

속 연구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연령을 표집하

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 교사-유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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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성과 연령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파악

하여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

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

유아관계의 부분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사

회적 미시체계인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유아

와의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교사

가 안전기지의 역할과 정서적 지지자로서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데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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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on Soci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Hyoung-Mi Do                    So-Y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on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nd social competence. One hundred-seventy nine 

preschoolers (aged 4∼5) and their mothers and preschool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was assessed by Children's Behaviors Questionnaire (CBQ),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was assessed using the Questionnaire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or Teache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was assessed using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eacher-child 

relationships mediated the effect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on social competence. Neither age nor 

gender effects influenced the mediation results. Thus, our findings indicate the important role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especially in association with effortful 

control.  

Key words : effortful control, social competence, teacher-child relationships. mediating effects, socio-emotional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