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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

관계 관리전략의 관계를 알아보고, 유아의 사회적 위축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였다. 서

울․경기 및 충청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4-6세 유아와 어머니 156쌍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편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유아의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는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 또한, 수줍음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부적 관계는 교사의 따뜻함/지지가 높

은 경우에 완화되었으며,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부적 관계는 교사의 따뜻

함/지지가 높거나 어머니의 조언․관심이 높을 때 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의 기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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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가정

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적응

한다는 것은 기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욕구나 특성을 잘 조절하여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추고, 스스로의 욕구 충족과 타인과의 조화

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

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수, 2015).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이

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DiPerna, Lei, & Reid, 

2007; O’Neil, Welsh, Parke, Wang, & Strand, 

1997).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들이 이른 

시기부터 많은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서 보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유아

교육기관 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개인차와 관련된 요인

에는 크게 유아 개인 내 요인과 대인 간 요인

이 있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개인차와 관련

이 있는 개인 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위축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은 ‘아동 스

스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며(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억제하게 되느냐에 따라 수줍음, 사회

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등 세 가지 하위유형

으로 구분된다(Asendorpf, 1990). 수줍음은 또래

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접근 동기와 또래를 피

하고자 하는 회피 동기가 모두 높아 서로 갈

등하는 성향을, 사회적 무관심은 접근 동기와 

회피동기가 모두 낮은 성향을 의미하며, 사회

적 회피는 접근 동기는 낮고 회피 동기는 높

아 적극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성향에 해당된다(Coplan, Ooi, Xiao, & Rose- 

Krasnor, 2018).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은 교육기관 적응

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못해 기관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주로 상호작용 

하는 대상이 교사와 또래이기 때문에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유아교육기관 적

응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윤

지은, 장영숙, 2011; Ironsmith & Poteat, 1990; 

Ladd, 1990). 또한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유아에

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장(場)

이 되어줌으로써(Erwin, 1998; Raver & Zigler, 

1997) 유아의 기관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의 경

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려는 성향으

로 인해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이며(Coplan, Arbeau, & 

Armer, 2008; Coplan et al., 2018; Coplan et al., 

2004; Sette, Baumgartner, & Schneider, 2014), 이

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Coplan et 

al., 2008; Coplan & Armer, 2005; Coplan et al., 

2018; Harrist, Zaia, Bates, Dodge, & Pettit, 1997;

Wu et al., 2015)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Graham

과 Coplan(2012)의 연구에 따르면 수줍음을 많

이 타는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회피 또한 기

관에서의 또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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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으로 밝혀졌다(Coplan et al., 2018; 

Coplan et al., 2004).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억제하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

응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Coplan & Armer, 2005; Coplan, Ooi, & Nocita, 

2015)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별로 유아교육

기관 적응과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

위유형인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가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과 유아

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

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이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부족하게 경험하게 

되어 유아교육기관에서 부적응을 보일 것이라

고 가정할 수 있지만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위축이 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없다

고 보고하고 있다(Chen, Rubin, & Li, 1995;

Coplan et al, 2018; Coplan & Week, 2009). 이와 

같이 연구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이유는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가 다른 요인의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두 변수와 관

련이 있는 여러 요인들이 두 변수 간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

아교육기관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인 

간 요인인 교사와 어머니의 역할에 초점을 맞

추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교사-유

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이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된 대인 간 요

인 중 특히 교사-유아 관계는 기관에서의 학

습 및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므로(Hamre & Pianta, 2001; Ladd, 

Birch, & Buhs, 1999)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교사를 안전기지로 삼아 기관의 환

경을 탐색해가고(Birch & Ladd, 1997), 교사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관에서의 경험을 조직화하

기 때문에(Howes, 2000) 긍정적인 교사-유아관

계는 유아가 기관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중

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

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유아의 기관 

적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유아 관

계는 유아의 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다뤄져 왔다(신유림, 윤수정, 2009; 

Birch & Ladd, 1997; Ladd & Burgess, 2001).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

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를 조절해주는지에 대

해 살펴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친밀한 교사

-유아 관계는 수줍은 유아가 기관에서 잘 참

여하지 않고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등 부적응

을 경험할 위험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Arbeau & Coplan, 2007; Wu et al., 2015) 반면, 

갈등적인 교사-유아 관계는 수줍은 유아가 기

관에서 낮은 사회적 유능성을 보일 위험을 가

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ette et al., 2014). 

그러나 Wu 등(2015)의 연구는 갈등적인 교사-

유아 관계가 수줍음과 기관 적응의 관계를 조

절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며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의존적인 교사-

유아 관계는 수줍음이 기관에서의 협동적 참

여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tte et al., 2014; Wu et al., 2015).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친밀한 

교사-유아 관계는 사회적 위축 성향의 유아들

이 기관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위험을 완화해

줄 것이고, 갈등적인 관계와 의존적인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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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이

뤄질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성향 중 수줍은 유아들에 대해서

만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교사-유아 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별

로 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교사-유아 관계

는 대부분 교사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교사-유아 관계에 대한 교사의 지각과 유아의 

지각이 서로 다를 수 있고(Pianta, Hamre, & 

Stuhlman, 2003), 교사의 지각 못지않게 유아의 

지각 또한 아동의 기관 적응에 중요한 기여를 

하므로(Valeski & Stipek, 2001) 교사-유아 관계 

대한 유아의 지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유아 관계를 유아의 보고로 측정하여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 관계가 사회적으로 위축

된 유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가 제 2의 양육자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역시 어머니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유아의 기관 적

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관련 변인

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적 위축 성향의 유아들이 특히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

는 점(Rubin, Bowker, & Gazelle, 2010)을 고려

하여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행동인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Ladd, Le Sieur, & Profilet, 1993)에 초점을 두

어 연구하였다.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

래와의 상호작용 기술을 가르치는 등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

적으로는 유아의 기관 적응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홍

과 김송이(2017)는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

리전략이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또래 상호작용

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적

절한 또래관계 관리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권연희(2015)의 연구에서 유아의 수줍음이 

또래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완화시켜준다

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

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고, 사회적 위축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인 수줍음에 대해서만 연구하였

다. 이처럼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

전략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교사-유아 관

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

계의 조절효과에 더해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

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과 기관이

라는 유아의 외적 환경 요인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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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해보고, 이를 통해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밝혀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는 교사와 어머니의 영향을 동시

에 받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해 가기 때문

에 교사와 어머니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

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적 영

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위축을 보

이는 유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와 교

사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위축

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기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유아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사회적 위축(수줍음, 사

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유아교육기관 적

응, 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적 위축(수줍음, 사

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이 유아교육기관 적

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

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따라 달라지

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사

를 의뢰하여 2018년 6월 5일자로 연구 승인

(SKKU 2018-06-002)을 받았으며, 서울․경기 

및 충청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

는 만 4-6세 유아와 어머니 15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67명

(42.9%), 여아가 89명(57.1%)으로 여아의 비율

이 좀 더 높았고, 평균 월령은 67.20개월(55개

월∼80개월)이었으며, 평균 재원기간은 30.25

개월(1개월∼65개월)이었다.

연구도구

사회적 위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측

정하기 위해 Coplan 외(2018)가 개발한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3(CSPS-3)를 번안해 사용하

였다. CSPS-3는 본래 부모용 설문지로 개발되

었으나 부모보다는 매일 유아들 간의 상호작

용을 관찰하는 교사들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 

성향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하여, 교사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평정하도록 했다. CSPS-3는 수줍음 유형 7문

항, 사회적 무관심 유형 4문항, 사회적 회피 

유형 4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평소 유아가 보인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분석 시에는 하위유형별로 해당되는 문항의 

점수를 더해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

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유형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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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7이었으

며, 하위유형인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

적 회피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1, .78, .74

였다.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이 개발한 

유치원 적응 평가 질문지(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본 연구자가 번안해 사

용하였다. PAQ는 친사회적 행동(5문항), 긍정

적 정서(4문항), 또래 간 적응(6문항), 자아 강

도(6문항), 일과 적응(7문항) 등 5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된 교사용 질문지로서 해당 유아

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

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이어지는 5점 척

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에서의 전체적인 

적응 수준을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각 요인

별 평균 점수를 더해 총점을 계산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교육기관 적응 전

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5였다.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 관계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관계를 측정하

기 위하여 Mantzicopoulos와 Neuharth-Pritchett 

(2003)가 개발한 Y-CATS(Young Children’s 

Appraisals of Teacher Support)를 번안해 사용했

다. 이 도구는 세 가지 하위요인인 따뜻함/지

지(11문항), 갈등(10문항), 자율성(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27문항이다. 본 연구자가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중 자율성에 해당

하는 6문항은 교사와의 관계라기보다는 놀이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문항들이

어서 유아들을 혼동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었다. 이에 자율성 요인을 제거하고, 따뜻함

/지지 요인 11문항과 갈등 요인 10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본 연구자가 기관에 마련된 조용

한 공간에서 약 10분 간 개별 유아를 면담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사 시에는 먼저 

1-2분 동안 유아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

간을 가졌으며 검사의 요령을 설명한 후에 유

아의 응답을 비밀로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

사자가 카드에 적힌 문항의 내용(예)△△반 선

생님은 ◯◯를 좋아하신다)을 소리 내어 읽은 

후에 카드를 유아에게 건네주고 유아가 카드

에 적힌 내용에 동의하면 카드를 O표 상자에 

넣고,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를 X표 상자에 넣

는다. O표 상자 넣은 경우, 그림 응답지에서 

큰 원과 작은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항 내

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한다. X표 상자 넣

은 경우, 그림 응답지에서 큰 엑스와 작은 엑

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응답한다. 실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개의 연습 문항(예) △△반 선생님은 

○○보다 키가 크다)을 통과한 경우에만 실제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습 문항에 올바르게 답

하지 못한 유아는 총 2명이었으며 이 2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

되며(큰 엑스=1. 작은 엑스=2, 작은 원=3, 

큰 원=4), 하위요인별 점수는 각 문항의 점

수를 모두 더한 총점을 문항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에서 느끼는 따뜻함/지지 혹은 갈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뜻함/지지와 갈등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69, .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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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Cohen 

(1989)의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PIC)를 박

주희(2001)가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IC는 어머니용 질문지로서 자녀

의 또래관계에 개입하는 행동의 빈도를 ‘전혀 

안함(1)’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6)’까지 이어지

는 6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어머니

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두 가지 요인으로 나

누어지는데 첫 번째 요인은 중개․감독 전략

(12문항)으로 유아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거나 또래와 상호작

용하는 상황 혹은 소재를 파악하는 행동을 의

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조언․관심 전략(12문

항)으로 유아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

도록 조언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의 또

래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다.

분석 시에는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사용하

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2이었

으며, 하위요인인 중개․감독 전략과 조언․

관심 전략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9, .90이

었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각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변인들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사된 변인 중 주요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그 결과, 유아의 성별은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부적 상관(r=-.178, p<.05)을 보였고, 교사와의 

갈등과는 정적 상관(r=.206, p<.01)을 보였으

며, 이는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유아교육기

관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하고 교사와의 관계에

서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리고 월령(r=-.291, p<.001)과 재원기간

(r=-.257, p<.01)은 교사의 따뜻함/지지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령이 

높고 재원기간이 긴 유아일수록 교사로부터 

따뜻한/지지를 덜 느낀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유아의 성별, 월령, 재원기간이 

조절변인,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으므로, 이후에 시행되는 분석에서는 유아

의 성별과 월령, 재원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

-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관계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

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

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예비분석에서 조

절변인,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준 성별과 월령, 재원기간을 통제한 편상관계

수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교사-유아 관계나 어머

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과는 상관이 없

었지만, 유아의 수줍음(r=-.58, p<.001), 사회적 

무관심(r=-.35, p<.001), 사회적 회피(r=-.43, 

p<.001)와는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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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 행동을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사

회적 위축 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일수록 기

관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은 유아의 사회

적 무관심(r=-.17, p<.05), 사회적 회피(r=-.17, 

p<.05), 교사와의 갈등(r=.18, p<.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중

개․감독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유아일수록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성향을 적게 보

이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

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

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교사-유아 관계와 어

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조절하는지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 1

 2. 월령 -.01 1

 3. 재원 기간 .04 .21** 1

 4. 수줍음 .01 -.02 .01 1

 5. 사회적 무관심 .00 -.02 -.06
.45***

(.45***)
1

 6. 사회적 회피 -.04 .14 -.01
.53***

(.54***)

.48***

(.49***)
1

 7. 따뜻함/ 지지 -.15 -.29** -.26** -.03

(-.03)

.01

(-.00)

-.12

(-.10)
1

 8. 갈등 .21** -.04 .03
-.05

(-.05)

.01

(.01)

-.01

(.01)

-.14

(-.12)
1

 9. 중개․감독 -.02 .00 .06
-.13

(-.13)

-.17*

(-.17*)

-.17*

(-.17*)

.05

(.07)

.18*

(.18*) 1

10. 조언․관심 -.16 .10 .01
.05

(.05)

-.08

(-.08)

-.07

(-.09)

.05

(.06)

.06

(.10)

.51***

(.52***)
1

11. 기관적응 총점 -.18* .00 .03
-.58***

(-.59***)

-.35***

(-.35***)

-.43***

(-.45***)

.09

(.07)

-.10

(-.07)

.08

(.07)

-.01

(-.04)
1

평균 - 67.20 30.25 1.95 2.37 1.47 3.56 1.81 3.04 4.28 4.01

표준편차 - 7.39 14.68 .60 .73 .50 .40 .53 1.10 1.03 .50

점수 범위 0∼1 48∼83 0∼79 1∼5 1∼5 1∼5 1∼4 1∼4 1∼6 1∼6 1∼5

Note. ( )는 성별, 월령, 재원기간을 통제한 편상관계수
*p < .05 **p < .01 ***p < .001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 및 편상관 (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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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

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가 

.645∼.928로 0.1 이상이었으며, VIF는 1.078∼

1.551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별로 

독립적인 모형을 만들어 검정하였으므로 총 3

번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아래와 같다.

유아의 수줍음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

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

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수줍음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

과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통제 변인인 유아의 성별, 월령, 재원

기간이 포함된 1단계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3%(p>.0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성별 -.90 -.18* -.80 -.16* -.64 -.13

월령 -.00 -.01 -.01 -.02 .00 .00

재원기간 .01 .04 .01 .06 .01 .05

수줍음 -2.41 -.59*** -2.28 -.55***

교사-유아 따뜻함/지지 .28 .05 .25 .04

교사-유아 갈등 -.44 -.10 -.57 -.12

어머니의 중개․감독 .03 .01 .04 .02

어머니의 조언․관심 -.03 -.01 -.08 -.03

수줍음×따뜻함/지지 2.02 .21**

수줍음×갈등 .55 .07

수줍음×중개․감독 -.38 -.10

수줍음×조언․관심 .034 .01

R² .03 .39 .44

△R² .35*** .04*

F 1.73 11.49***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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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수줍음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검정 (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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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독립변인인 수줍음과 조절변인인 교

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

전략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35% 증가하였다(p<.001). 마지

막으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 조

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2단계에 비해 연구 모

형의 설명력이 4% 증가하여(p<.05) 조절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구체적

으로 3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에서 유아

의 수줍음과 교사의 따뜻함/지지 상호작용항(β

= .21, p<.01)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통제

한 이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에서는 교사의 따뜻함/지지의 조절효과에 대

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방법에 근거하여 상호작용 그래

프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

되어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교사로부터 따

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과 적

게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 모두 수줍음 수준이 

높을 때 기관 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나지만, 

기울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

고 느끼는 집단의 경우 수줍음이 높아짐에 따

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가 완만하게 감소

했지만,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적게 받는

다고 느끼는 집단은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

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는 수줍

음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이 교사의 따뜻함/지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

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

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줍음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와 마

찬가지로 통제 변인이 포함된 1단계 연구 모

형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에서는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14% 증가하였

다(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

그림 1.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수줍음과 교사의 따뜻함/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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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모두 투입하여 2단계에 비해 모형의 설

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7% 증가하여(p<.05) 조

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3

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에서 유아의 사

회적 무관심과 교사의 따뜻함/지지 상호작용

항(β=.21, p<.01)과 사회적 무관심과 어머니의 

조언․관심 상호작용항(β=.22, p<.05)은 독립

변인과 조절변인의 주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의 따뜻함/지지와 어머니의 조언․관심 

수준이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방법

을 따라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의 성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며, 그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교사로부

터 따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

과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 모두 사회적 

무관심 점수가 증가할수록 기관 적응 점수가 

감소하지만, 두 집단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성별 -.90 -.18* -.85 -.17* -.99 -.20*

월령 -.00 -.01 .01 .02 -.00 -.00

재원기간 .01 .04 .01 .03 -.00 -.01

사회적 무관심 -1.15 -.34*** -1.17 -.35***

교사-유아 따뜻함/지지 .44 .07 .42 .07

교사-유아 갈등 -.29 -.06 -.16 -.03

어머니의 중개․감독 .17 .08 .22 .10

어머니의 조언․관심 -.26 -.11 -.36 -.15

사회적 무관심×따뜻함/지지 1.74 .21**

사회적 무관심×갈등 .55 .09

사회적 무관심×중개․감독 -.55 -.18

사회적 무관심×조언․관심 .76 .22*

R² .03 .17 .24

△R² .14*** .07*

F 1.73 3.7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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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검정 (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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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많

이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의 경우 사회적 무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

가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교사로부터 따뜻함/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은 유아교

육기관 적응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

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따뜻함/지지가 

사회적 무관심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어머니의 조언․관

심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

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조언․관심

의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 또한 교사의 따뜻

함/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두 집단 모두 사회적 무

관심이 높을수록 기관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

향을 보이지만 어머니로부터 조언․관심을 덜 

받는 유아들의 경우 더욱 가파른 감소를 보이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무관심이 

그림 2.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교사의 따뜻함/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3.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어머니의 조언․관심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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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머니의 조언․관심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회피와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

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중 사

회적 회피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

계 관리전략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앞서 실시한 회귀분석에

서와 마찬가지로 통제 변인이 포함된 1단계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추가로 투입

한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21% 

증가하였다(p<.001). 그러나 사회적 회피 모형

에서는 상호작용항까지 모두 투입한 3단계에

서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가정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성별 -.90 -.18* -.98 -.20* -.90 -.18*

월령 -.00 -.01 .03 .08 .02 .07

재원기간 .01 .04 .00 .02 .00 .02

사회적 회피 -2.20 -.45*** -2.08 -.42***

교사-유아 따뜻함/지지 .16 .03 .13 .02

교사-유아 갈등 -.29 -.06 -.29 -.06

어머니의 중개․감독 .14 .06 .13 .06

어머니의 조언․관심 -.26 -.11 -.28 -.12

사회적 회피×따뜻함/지지 1.66 .15

사회적 회피×갈등 1.12 .11

사회적 회피×중개․감독 -.73 -.17

사회적 회피×조언․관심 .44 .09

R² .03 .24 .28

△R² .21*** .04

F 1.73 5.88*** 4.64***

*p < .05 ***p < .001

표 4. 사회적 회피와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

절효과 검정 (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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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만 4-6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

으로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

전략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

계 관리전략이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알

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

-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관계

주요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월령, 재원 기간을 통제한 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

육기관 적응은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인 수

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와 모두 부

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수줍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회피도 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은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 기존의 연구결과들(Coplan & Armer, 

2005; Graham & Coplan, 2012; Sette et al., 2014)

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비교적 적게 연구되어

온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와 유아교육기

관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험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가 유

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무관심을 많이 보이는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또래와의 적응을 어려워

한다는 Coplan 외(2004)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회피가 

사회․정서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위험이 특히 

높다는 Asendorpf (199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교사-유아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유

아 관계가 유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연구결과들(Baker, 2006; 

Hamre & Pianta, 2001; Ladd et al., 1999)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와 불일치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에서 교사-유

아 관계를 유아 면담을 통해 측정했다는 점에

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학생과의 관계에 대

한 교사의 지각은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Brophy & 

Rohrkemper, 1981; Kuklinski & Weinstein, 2000) 

교사-유아 관계를 교사의 보고로 측정한 대부

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기관 적응 수준

이 교사-유아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지

각은 관계 속에서 신뢰나 따뜻함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Spilt, 

Koomen, & Mantzicopoulos, 2010), 본 연구에서

와 같이 기관 적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

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영향을 자녀의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

한 노력으로만 국한시켜 연구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기관 적응 전반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

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라는 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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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보다는 사회적 위축이라는 개인 내적 변

인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유아교

육기관 적응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은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회피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

머니들이 중개․감독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연구들과(박주희, 이은해, 2001; 이지희, 2008)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양방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잘 파악하고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

었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성향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반

대로 자녀가 또래관계에 있어 무관심하고 회

피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

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어주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은 교사와 유아 

간의 갈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줄수록 유아가 교사와의 관계를 

갈등적이라고 지각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로부

터 또래관계에 관한 도움을 일대일로 자주 받

아온 유아의 경우, 기관에서 스스로 또래관계

를 맺어가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또래와

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

게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교사와 갈등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일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

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중 수줍음

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가 교사-유아 관

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따

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교사의 따뜻함/지

지가 유아의 수줍음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효과 그래프를 통해 수줍음이 많은 유아

일수록 기관에서 적응을 어려워하지만 유아가 

교사로부터 따뜻함과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수줍음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은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학급활동에 독립

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낮은 사회적 유능감

을 보이고, 기관을 덜 선호하게 될 위험이 높

지만 교사와 유아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켜준다고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

들(Arbeau & Coplan, 2007; Sette et al., 2014; 

Wu et al.,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교사가 

유아에게 보내는 따뜻함과 지지가 수줍은 유

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사의 지

지는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는

데(Thijs & Koomen, 2008), 특히 수줍은 유아들

의 경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교사의 지지의 역할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보인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

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

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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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사의 따뜻함/지지와 

어머니의 조언․관심 전략의 조절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 

분석 결과, 유아가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

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언과 관심을 많이 표

현해줄수록 사회적 무관심이 기관 적응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

는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해 기관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

나 교사와 어머니의 지원이 사회적 무관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또래

들이 이들의 행동을 냉담함으로 잘못 해석하

여 놀이 상황에서 배제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Coplan et al., 2004; 

Coplan, Girardi, Findlay, & Frohlick, 2007). 그러

나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이 그 아동에 대한 또래

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White 

& Kistner, 1992) 교사가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

는 유아를 따뜻하게 대해줬을 경우 또래들이 

그 유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선호할 가능

성도 높아졌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

용에 무관심한 유아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지

지를 발판으로 삼아 또래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기관에서의 원활

한 적응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조언과 관심 또

한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가 기관에서 

또래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도왔을 것이라고 사료

되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언과 지지를 많이 할수록 여아의 대인적응

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서유진, 도현심, 

최미경, 2006)로 뒷받침될 수 있다. 사회적 무

관심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수줍음이나 사회

적 회피 성향의 유아와는 달리 매력적인 사회

적 제안이 주어졌을 때에는 타인과 문제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

므로(Asendorpf, 1993) 어머니의 조언과 관심 등 

간접적인 형태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회피 성향이 유

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조절해주는지 분석한 결과, 조절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수줍음

과 사회적 무관심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에

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회적 회피 성향이 수줍음이나 

사회적 무관심보다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

기 때문에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나 또래관

계에 대한 어머니의 도움만으로는 사회적 회

피 성향의 유아의 기관적응을 효과적으로 지

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사회적 회피가 가장 부적응적인 형태의 사

회적 위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은(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13; 

Sang et al., 2018) 수줍음이나 사회적 무관심보

다 사회적 회피가 또래관계 문제나 정서적 문

제, 사회적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

제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5-7세 아동이 사

회적 위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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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Ding 외(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연구 대상 아동들 또한 사회적 회피 성향의 

또래들이 학급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장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

자들은 사회적 회피를 수줍음의 극단적인 형

태라고 보기도 한다(Coplan et al., 2018). 수줍

은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두려

움과 걱정이 심해져 접근 동기를 더 잃게 되

거나(Schmidt & Fox, 1999)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하며 회피동기가 더욱 강해져서(Bowker & 

Raja, 2011; Coplan, Ooi, Rose-Krasnor, & Nocita, 

2014), 원래 가지고 있던 수줍음 성향이 사회

적 회피 성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회피 성향의 유아는 수줍은 

유아나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유아보다 심각하

고 복합적인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아들이 있는 기관에서 

지내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

로 사회적 회피 성향 유아의 기관 적응을 돕

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지나 또래관계를 증진

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을 넘어서서 더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

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적 역할을 동

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

금까지 이뤄진 연구에서는 교사의 영향과 어

머니의 영향을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

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영향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

아볼 때는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때는 교사의 역할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

로 위축된 유아를 지도할 시 기관에서의 교사

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위축 

행동의 배경이 되는 동기에 따라 세 가지 하

위유형으로 구분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하위유형은 서

로 다른 관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

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회피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는 사회적 회피가 유

아기에도 다른 하위유형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다뤄져야 하고 이들의 기관 적응을 

돕기 위한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직접 유아를 면담하는 방법을 통해 

교사-유아 관계를 측정하였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관계를 교사 설문지로 

측정해왔지만 관계란 둘 이상의 개체가 함께 

맺어가는 것이므로 교사-유아 관계의 질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시각뿐만 

아니라 유아의 시각도 조사해야 한다. 본 연

구는 유아가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위축성향의 정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새로운 시

도를 하였으며, 유아가 느끼는 교사의 따뜻함

과 지지가 위축된 유아들의 기관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축된 유아들의 기관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지지적인 학급 환경을 조성하

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생각에도 귀

를 기울이며 유아들과 협력하여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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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는 동시

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 간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

으나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관계가 

이후 연령에도 유지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에 걸쳐 측정된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교육기관 적응 

수준이 연령이 증가함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과 교사와의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상

호작용 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평정하게 했다는 점 또

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

지 연구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사회적 바람직

성 편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응답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전화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해 어머니가 어떤 관리

전략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사

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아만을 대상

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

른 문화권의 유아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집단의 응집력이 중

시되어온 동양 문화권과는 달리 개인의 독립

과 자립에 가치를 두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를 서양의 유아와 어머니

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여 문화 간 비교

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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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ocial Withdrawal and Preschoo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Maternal Management Strategi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Bosun Ko                    Jihyun Sung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1) the associations among young children’s social withdrawal, preschool 

adjustment,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maternal management strategi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nd 2)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maternal management strategi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ocial withdrawal and preschool 

adjustment. Participants were 156 children aged 4-6 years(67 boys, 89 girls) and their mothers. Results 

indicated that shyness, social disinterest, and social avoidance were negatively related to preschool 

adjustment. However, teachers’ warmth/support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hyness and 

maladjustment, and teachers’ warmth/support and mothers’ advice-concern strategy moderated the link 

between children’s social disinterest and maladjustment. The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lans 

and practices to support socially withdrawn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Key words : Social Withdrawal, Preschool Adjustment, Teacher-Child Relationships, Strategi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oderating Effe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