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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인지적․정서적 지지와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 간의 관계 : 흥미의 매개효과*

 안    서    희                   정    윤    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놀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적 지지 행동이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지지 행동과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흥

미가 매개하는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만 4-5세 유아와 

어머니 54쌍이 참여하였다. 어머니의 지지 행동은 놀이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코딩 

체계에 따라 인지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놀이를 마친 후 유아의 흥미

를 측정하였으며, DCCS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과제를 통해 인지적 유연성을 알아보았

다. 그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지지 행동이 높은 경우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의하게 낮았

으며, 정서적 지지 행동이 높은 경우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어머니

의 지지 행동과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에서 유아 흥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인생 초기 중요한 놀이 환경의 구성자이자 참여자로서의 어머니가 나타내

는 지지 행동이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유아의 흥미가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인지적 유연성, 유아 놀이, 어머니의 인지적⋅정서적 지지,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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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적응에 필수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존에 유용했던 전략이 더

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이를 계속해서 고집

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바꾸

는 것이 더 적응적이다.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은 억제 및 작업 기억을 포함하는 실

행기능의 핵심 요소로, ‘전환(shifting)’ 능력을 

일컫는다(Miyake et al., 2000). 이는 문제에 대

한 관점이나 접근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요

구와 규칙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Cragg & Chevalier, 2012; Carroll, Blakey, & 

FitzGibbon, 2016), 적응에 필수적인 능력이라

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고

전적인 방법 중 하나는 Zelazo(2006)가 고안한 

DCCS(Dimensional Change Card Sort) 과제로, 색 

또는 모양과 같은 특정한 차원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에서 만 3세 유아

는 하나의 차원에 대한 분류는 가능하지만, 과

제 간 차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전의 습득한 

차원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부분 전환에 실패

한다. 만 4-5세에 전환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

는데, 기존에 습득한 규칙에 고착되었던 3세와 

달리 과제 간의 전환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Diamaond, 2013; Hongwanishkul, Happaney, Lee, 

& Zelazo, 2005).

이처럼 인지적인 유연성은 유아기에 핵심적

으로 발달하며,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예측한

다. 가령, 기본적인 수준의 조절 능력에서부터 

마음이론 및 사회적 이해수준을 나타내는 지

표가 되며, 읽기 및 학업 수준과 사회적 유능

성 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기도 하다(Bock, 

Gallaway, & Hund, 2015; Bull & Lee, 2014; 

Cartwright, Marchall, Dandy, & Isaac, 2010). 따라

서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주된 요

인을 이해하는 것은 유아의 적응적 기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개입 및 예방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의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개

인 내적 요인으로는 전두엽의 발달과 같은 생

물학적 성숙을 통해 발달하며, 생애 초기 나

타나는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기질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Mumford et al., 1993; 

Rougier, Noelle, Braver, Cohen, & O’Reilly, 2005). 

환경적 맥락 또한 인지적 유연성 발달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적절하고 민감

한 비계설정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 태도, 

건강한 애착 관계, 긍정적인 자극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환경 등은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 발달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Diamond, 2013; Zelazo, Qu, & Kesek, 

2010; Zeytinoglu, Calkins & Leerkes, 2019).

인지적 유연성 발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

인 중에서도 유아의 놀이는 중요한 환경적 맥

락을 제공한다. 어린 시기에서부터 유아는 자

연스럽게 놀이 활동을 전개하며, 놀이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한다(Barnett, 1990). 유아

는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자

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김영희, 2012; Pellegrini & 

Smith, 1998). 따라서 다양한 능력이 습득되고 

계발되는 시기인 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히 즐

거움의 목적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의 도

구이자,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토대가 된다(엄

정애, 2001; Griffing, 1983). 

놀이가 유아기의 발달을 이끈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들로부터 일관적으로 확인되어 왔는

데, 신체 협응 능력에서부터 언어 및 사고, 정

서적 유능성, 사회성 및 또래 관계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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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예측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Erickson, 1985; Garvey 

& Sutton-Smith, 1979; Ginsburg, 2007; Weisberg, 

Zosh, Hirsh-Pasek, & Golinkoff, 2013). 그중에서

도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인지적 능력의 발달

에 미치는 놀이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인지적 유연성 발달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Dansky & Silverman, 1975; Frost, 1998; 

Piaget, 2005; Schmitt et al., Korucu, Napoli, 

Bryant, & Purpura, 2018). 유아는 일상적인 놀

이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고 경험하

게 된다. 놀이는 유아로 하여금 환경에 유연

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돕고, 문제 해결 능

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인지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Barnett, 1990; Bruner, Jolly & Sylva, 

1976). 놀이는 저마다의 목표와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하며 그에 맞는 유연한 사고와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윤희, 박성옥, 

2010; Russ & Kaugars, 2001).

그러나 나이가 어린 유아는 자율적이고 독

립적인 놀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아

의 놀이는 양육자의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있

을 때 보다 활발해질 수 있으며(Griffing, 1983; 

Wellhousen & Kieff, 2001), 양육자가 놀이를 발

달의 주요 기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지

지를 하게 될 때, 유아는 놀이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낼 힘을 가지게 된다(Damast, 

Tamis-LeMonda, & Bornstein., 1996; Fogle, 2004). 

이처럼 유아가 최초로 맞이하는 환경이자 가

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양육자, 특히 어

머니는 놀잇감과 환경을 구성하는 제공자이면

서도 놀이의 참여자로서 자녀의 놀이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의 

지지 행동 특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

며, 자녀와의 놀이 경험에 반복적으로 나타남

으로써 유아의 인지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증

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Fay Stammbach, 

Hawes, & Meredith, 2014; Hughes & Ensor, 2009; 

Russell & Saebel, 1997).

놀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지지 행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인지적 지지 행동과 정서적 지지 행

동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인지

적 지지 행동은 어머니가 놀이에 앞서 목표와 

규칙을 제시하고, 유아에게 방법지시, 설명하

기와 같은 인지적 비계설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지 행동은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 과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집중하

도록 도움으로써 유아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작업 기억 및 인지적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차기주, 2015; 

Bibok, Carpendale, & Müller 2009; Eisenberg et 

al., 2010; Fagot & Gauvain, 1997).

정서적 지지 행동은 자녀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유아가 놀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감하는 

동시에 유아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등의 행동

을 일컫는다. 정서적 지지 행동은 유아의 각

성 및 정서를 조절하도록 돕고, 스스로 그러

한 전략을 내면화시켜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만

들며, 이후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ir, Raver, & Berry, 

2014; Leerkes, Blankson, O’Brien, Calkins, & 

Marcovitch, 2011; Zeytinoglu, Calkins & Leerkes, 

2019).

이처럼 어머니의 지지행동이 유아의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놀이라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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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각각의 지지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놀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지지 행동을 인지적, 정서

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놀이

를 통한 발달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지지 행동은 유아의 어

떤 측면을 촉진하고 확장하여 사고의 유연성

을 발달시키는가? 놀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

의 행동 특성이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로 이어

지는 데 있어 유아의 심리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서 경험하는 흥미(interest)

를 매개 변인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흥미는 내재적 동기의 자원이자 인지적인 

측면이 강한 정서로,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

울이고 집중하며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관여하

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Krapp, 2005; Sansone & 

Thoman, 2005). 우리는 대개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적 흥

미(situational interest)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다. 그러나 이러

한 기본적인 혹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된 

상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의 특성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상황

적 흥미는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적 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주관적인 개인적 흥미

(individual interest)로 발달해 나갈 수 있다(Hidi 

& Renninger, 2006; Schraw & Lehman, 2001). 

환경과 경험에 대한 선택권이 비교적 적은 

유아의 흥미는 상황적 맥락에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놀이에서 나타나는 흥미 역시 양육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흥미는 적절한 수준의 도전적이면서도 

이해가 가능한 상황에서 유발될 가능성이 크

며, 동시에 어머니가 나타내는 지지 행동이 

유아의 동기와 정서적 반응 및 행동의 유지와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Renninger, 

2010; Silvia; 2005). 가령, 놀이에서 목표나 규

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거나 설명 및 지시와 

같은 인지적 지지 행동은 유아의 주의가 외부

적으로 강제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며, 놀이의 자발성을 낮

추고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 반면, 어머니

가 나타내는 온화한 태도와 애정적인 표현, 

자녀의 정서나 흥미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의 

즉각성, 격려와 같은 정서적인 지지 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권정윤, 김은희, 

2014; Renninger, Hidi, & Krapp, 1992; Silvia, 

2005; Rosenberg & Robinson, 1988; Vandell & 

Wilson, 1987; Pursi, Lipponen & Sajaniemi, 2018; 

Denham, Renwick, & Holt, 1991). 

흥미는 정서적 기능과 더불어 인지적 기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정서가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라고 밝힌 Izard(2002)는 

유아가 놀이 안에서 흥미와 즐거움의 패턴을 

반복하며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이뤄낸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흥미가 유발된 유아

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탐색하며 이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

향이 있다. 이후 놀이 안에서 얻게 되는 다양

한 지식의 습득 및 숙달감은 유아로 하여금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이와 같은 흥미

와 즐거움의 반복적인 순환을 통해 유아는 더

욱더 다양한 환경 및 관계와 결속을 이루고자 

하며, 영역 전반에 걸쳐 흥미와 즐거움을 능

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및 활

동으로의 동기를 갖게 된다(Hidi, 2000; Sil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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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또한 문제 해결 전략을 포함하는 적응

적인 기술들을 익혀나갈 수 있으며, 능동적

이고 유연한 사고를 발달시키는 전제가 된다

(Tomkins, 1962; Isen, Daubman, & Nowicki, 

1987; Izard, 1992; Zelazo, Qu & Kesek, 2010). 

이처럼 유아의 흥미는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놀이 경험을 통한 인지적 

유연성 발달을 이뤄내는 데 중요한 매개 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의 구성자이자 참여

자로서의 어머니 행동을 체계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어머니가 실제 자녀와

의 놀이 안에서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을 나타

내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한 어머니와의 놀이 안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심리 내적 기제로서 흥미를 살펴보는 것은 유

아의 놀이를 통한 발달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놀이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지지 행동을 인지

적 지지 행동과 정서적 지지 행동으로 구분하

여 어머니의 지지 행동, 유아 흥미, 인지적 유

연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지지 행동이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흥미가 매개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인지적 지지 행동과 

유아의 흥미,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행동과 

유아의 흥미,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흥미가 어머니의 인지

적, 정서적 지지 행동과 유아의 인지적 유연

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

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세(46개월-59개월), 5

세(60개월-73개월), 각각 27명씩 총 54쌍의 유

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기

는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

지는 시기인 동시에, 놀이를 통한 발달에 있

어서도 양육자의 환경적 조성이 강조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대상을 선정하였다(Amato 

& Fowler, 2002; Jacques & Zelazo, 2005).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세(SD=3.69)였고, 

연령대는 35-40세 미만이 30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5세 미만이 13명(24.1%), 

30-35세 미만이 8명(14.8%), 25-30세 미만 2명

(3.7%), 45세 이상 1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시간과 놀이 참

여 시간을 알아본 결과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

은 평균 6.10시간(SD=2.37),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균 1.58시간(SD=1.23)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어머니-유아 놀이

어머니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일곱 개의 조각을 가지고 모양을 맞추는 

칠교놀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놀이는 유아

가 직접 손으로 조작하는 활동으로 흥미를 불

러일으킬 수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hepard,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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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은, 정금자, 2000).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

서 칠교놀이를 모-아 상호작용 관찰을 위한 

놀이 도구로 사용한 바 있으며(김유정, 2014; 

임정연, 하연희, 김상윤, 2017), 유아가 혼자서 

완성하기에 다소 어려운 수준의 놀이는 어머

니의 도움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행동 특성에 

따른 지지행동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였다(권

연희, 박경자, 2003; Kremen & Block, 1998). 

그림 1과 같이 총 3개의 그림을 난이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완성하도록 하였는

데, 첫 번째 그림은 칠교 조각과 크기 및 색

이 같은 조건의 그림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은 실제 조각과 크기가 다소 다

르고 색이 표현되지 않은 무색의 그림을 제시

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인지적 유연성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DCCS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과제를 제

시하였다. 이는 색과 모양이라는 ‘차원’에 따

라 그림을 분류하며, 전환 능력을 핵심적으로 

알아보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Zelazo(2006)

가 제안한 자극을 사용하였으며, Pierce(2007)가 

개발한 Psychopy(ver.1.8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제를 제작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DCCS 과제의 기본 규칙은 컴퓨터 화면 상

단에 고정적으로 제시되는 두 개의 그림(파란 

토끼와 빨간 배)과 하단에 무작위로 제시되는 

그림(ex. 빨간 토끼 또는 파란 배)을 비교하여 

색 또는 모양이라는 차원에 따라 그림을 분류

하는 것이다.

과제는 그림 2와 같이 총 3개의 구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구획에서 모양(또는 

색)이라는 하나의 차원에 따라 방향키를 눌러 

그림 1. 우주선 그림 2. 집 그림 3. 말 타는 사람

그림 1. 칠교놀이에서 제시한 그림

구획 조건 자극의 예시

1

모양

(또는 색)에 

따른 분류

2

색

(또는 모양)에 

따른 분류

3

테두리가

있는 경우

(색)

테두리가

없는 경우

(모양)

그림 2. DCCS 과제의 구성과 자극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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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 그림을 분류하도록 하고, 두 번째 

구획에서는 첫 번째 구획과 다른 차원인 색

(또는 모양)에 따라 그림을 분류하도록 한다. 

구획 1과 2의 시행은 20회로 같다. 세 번째 

구획은 두 개의 차원이 혼합된 과제로, 테두

리가 있는 그림은 색에 따라, 테두리가 없는 

그림은 모양에 따라 그림을 맞추는 것이다. 

구획 3의 경우, 난이도가 가장 높아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8회 시행 후 규칙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나머지 12회 시행을 하여 총 

20회의 시행으로 이루어진다. 구획 1과 2의 

차원은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한 순서로 제

시되었으며, 제시 순서에 따른 유아의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과제의 타당도

가 입증되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유아는 제시되는 

규칙을 빠르게 익히고, 이후 새로운 규칙이 적

용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용했던 차원에 대

한 주의를 억제하고, 새로운 차원에 따라 적절

하게 규칙을 전환하여 반응하는 능력을 필요

로 한다. 

분석은 유아의 정확도에 따라 오답은 0점, 

정답은 1점으로 채점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은 

전환 능력을 핵심적으로 알아보는 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획 1을 제외한 구획 2와 3의 

정확도로 평정하였다. 각각의 시행이 20회이

므로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0점이다.

흥미

흥미는 구성요소와 측정 방법에 있어 다양

한 관점 및 견해가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마

주하는 자극 및 환경에서 흥미를 경험할 때, 

긍정적인 정서를 느낀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오미

진 & 김성일. 2007; Hidi & Renninger, 2006; 

Krapp, 2005; Silvia, 2008). 이러한 특성을 반영

하는 검사도구로 조명화(2009)의 연구에서 사

용한 흥미 설문지 6문항 중 과제 재미 정도와 

지속적 흥미를 나타내는 2문항을 사용하여 

“이 놀이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이 놀이를 

나중에 또 해보고 싶은지”를 통해 유아의 놀

이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였다. 

놀이를 마치고 난 직후 유아에게 흥미를 각

각 낮은 정도에서부터 높은 정도에 이르기까

지 5점 척도로 보고하게 하였다. 보고에 앞서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직적인 온도계 모

양의 그림을 제시하여 유아가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흥미

는 재미 정도와 지속성을 합한 총합으로 계산

하였다. 즉, 유아가 보고한 흥미의 점수는 최

소 2점에서 최대 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흥미를 나타낸다.

의도적 통제

유아의 기질은 인지적 유연성을 포함하는 

실행기능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Hoyniak, Petersen, Bates & Molfese, 2018; 

Mumford et al., 1993). 인지적 유연성 과제 수

행에 유아의 기질적 특성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과 분석에 있어 인지적 능력

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기질적 요소를 통

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artstein과 

Rothbart(2003)가 개발한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통해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았으며, 이 중 기존의 연구에

서 인지적 수행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기질적 

특성으로 의도적 통제 요인을 측정하였다

(Rothbart, Sheese & Posner, 2007; Wolfe & Bell, 

2004). 의도적 통제의 하위요인으로는 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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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9문항, 억제적 통제 13문항, 낮은 자극 선

호 13문항, 지각적 민감성 12문항, 총 47문항으

로 Likert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 분석에서는 총점으로 계산하여 통제변인

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을 얻은 후, 연구실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어머니와 유아에게 연구의 목

적과 내용,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안내 후 동

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는 놀이에서 나타

난 어머니의 행동 관찰, 유아 흥미 측정, 인지

적 유연성 측정, 행동 코딩 및 분석으로 이루

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놀이 지지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칠교놀이를 제시한 후 

비디오 녹화를 통해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그

림을 보여주고 “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이와 

같이 완성해달라.”고 지시하였으며, 어머니에

게는 “유아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놀이 상호작용을 마친 

후에는 흥미 척도를 통해 유아의 흥미를 측정

하였다. 이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어머니에

게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기질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유아와 개별적으로 

DCCS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과제를 통

해 인지적 유연성을 알아보았다.

연구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기질 검사의 결과

지를 제공하였다. 녹화된 어머니의 놀이 지지 

행동은 인지적 지지 행동과 정서적 지지 행동

으로 나누고 정해진 코딩 체계에 따라 분석하

였다.

자료분석

어머니의 지지 행동 코딩

선행 연구들(Leerkes, Blankson, O’Brien, 

Calkins, & Marcovitch, 2011; Zeytinoglu, Calkins 

& Leerkes, 2019; Lundy, 2013)을 기초로 수정, 

유형 전략 발화 예시

인지적 

지지

설명하기
예) 이번에는 색이 없네.

   이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데

질문 또는 확인 예) 이거 무슨 모양이지? 맞는 것 같아?

힌트 제공
예) 그림 위에 맞춰보면 쉬울 것 같은데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 

답안 제시 예) 여기에 놔봐. 아니야, 이렇게 놔야지.

정서적 

지지

격려 및 기대 예) 끝까지 해보자. 할 수 있어.

칭찬 및 애정적 표현 예) 옳지! 잘한다! 

정서적 반응 예) 잘 안 맞아서 속상하구나. 

공감 또는 반영
예) 아, 그렇게 맞추고 싶었구나.

   (아이의 말을 따라함) 공룡모양이네.

표 1. 어머니의 지지 행동 코딩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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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동을 표 1과 같이 ‘인지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행동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코딩은 놀

이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

용을 중심으로 전사하고 분석하였다. 

놀이를 설명하고 첫 번째 그림이 제시되는 

시점부터 놀이를 마치기까지 5초 단위로 나누

어 각 하위 차원에 따른 어머니의 행동발생여

부를 시간표집(time sampling) 하였다. 놀이에 

소요된 상호작용 시간이 어머니-유아마다 다

소 상이하므로, 총 상호작용의 분으로 나눈 

행동별 분당 빈도(rate per minute)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즉, 각각의 지지 행동 점수는 5초 

간격으로 체크된 발생 빈도로, 1분당 최소 0

점에서 최대 12점에 해당한다.

행동 특성을 코딩한 자료의 신뢰도를 구하

기 위해 코딩된 데이터의 전체 자료 중 30%

에 해당하는 16쌍의 비디오를 심리학과 석사

과정생인 제 3자가 추가로 코딩하였다. 비디

오 파일과 전사본을 제공하고, 프로토콜을 충

분히 숙지하게 한 후 독립적으로 분석을 하였

다. 코딩을 통해 얻은 측정치들에 대한 평가자 

간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측정된 자료의 신뢰

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인지적 지지, r=.94, 

p<.01; 정서적 지지, r=.91, p<.01).

자료 분석 방법

우선,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유아의 흥미 및 인지적 유연성 과제 수행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흥미가 어머니의 지지 

행동과 인지적 유연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v3.0를 활용

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놀이에

서 나타난 어머니의 인지적 지지 행동 평균은 

3.21, 정서적 지지 행동 평균은 2.89로, 인지적 

지지 행동이 비교적 더 많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지 행동과 유아의 흥미 및 인지

기술 통계치 상관 계수

M SD 왜도 첨도 1 2 3 4

1. 인지적 지지 3.21 2.10 .59 -.33 -

2. 정서적 지지 2.89 1.24 .42 -.28 -.20 -

3. 유아 흥미 8.70 1.62 -1.02 .02 -.43** .37** -

4. 인지적 유연성 27.04 6.08 -.43 -.58 -.59** .44** .48** -

**p<.01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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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연성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인지적 지지 행동은 유아의 흥미와 유의하게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43 p<.01), 인지

적 유연성과도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59, 

p<.01). 반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행동은 유

아의 흥미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37, 

p<.01), 인지적 유연성과도 유의하게 정적 상

관을 나타냈다(r=.44, p<.01). 유아의 흥미와 

인지적 유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

아의 흥미는 인지적 유연성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나타냈다(r=.48, p<.01).

연령에 따른 어머니 지지 행동, 유아 흥미, 인

지적 유연성 비교

인지적 유연성은 유아기에 핵심적으로 발

달하므로, 연령에 따른 수행의 차이를 확인하

고 지지 행동과 흥미에 있어서도 연령 별 차

이가 나타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인지적 유연성에 있어 만 5세 유아

가 만 4세에 비해 과제 수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228, df=52, p<.05). 다음으로 연

령에 따른 어머니의 인지적⋅정서적 지지행동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흥미에

서도 유의한 연령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개모형 검증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지지 행

동과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에서 유아 

흥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인지적 지지 행동을 독립변

인, 유아의 흥미를 매개변인, 인지적 유연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인지적 유연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의 연령과 기

질적 특성인 의도적 통제를 통제변인으로 설

정한 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

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인지적 지지 

행동은 유아의 흥미와 인지적 유연성에 유의

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B=-.291, p<.01과 B=-1.321, p<.001), 유

아의 흥미는 인지적 유연성을 유의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958, p<.05).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행동을 독

립변인으로 두고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표 5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지

지 행동은 유아의 연령, 기질을 통제한 후에

도 흥미와 인지적 유연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B= 

.443, p<.05와 B=1.409, p<.05), 유아의 흥미 

또한 인지적 유연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1.209, p<.05).

변인 연령 N M(SD) t

인지적

지지

4세 27 3.62(1.93)
1.461

5세 27 2.80(1.87)

정서적

지지

4세 27 2.77(1.14)
-.679

5세 27 3.00(1.34)

흥미
4세 27 8.30(1.75)

-1.891
5세 27 9.11(1.40)

인지적 

유연성

4세 27 25.26(5.24)
-2.228*

5세 27 28.81(6.43)

*p<.05 

표 3.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인지적⋅정서적 지지,

유아 흥미, 인지적 유연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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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놀이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지지 행

동이 유아의 흥미를 거쳐 인지적 유연성에 

이르는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반복 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이며 95%의 신뢰구간으로 검증하

였다(표 6). 결과는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

석한다(Shrout & Bolger, 2002).

먼저 인지적 지지 행동이 유아의 흥미를 거

쳐 인지적 유연성으로 가는 경로의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79, CI:[-.839 ~ -.006]).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 행동이 유아의 흥미

를 거쳐 인지적 유연성에 이르는 경로 역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536, CI:[.052 ~ 

1.245]).

그림 3. 인지적 지지 행동과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에서

유아 흥미의 매개모형

그림 4. 정서적 지지 행동과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에서

유아 흥미의 매개모형

경로 B S.E t

정서적 지지
→ 흥미 .443 .169 2.629*

→ 인지적 유연성 1.409 .609 2.314*

흥미 → 인지적 유연성 1.209 .479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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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정서적 지지 행동과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에서 유아 흥미의 매개효과

경로 B S.E t

인지적 지지
→ 흥미 -.291 .102 -2.858 **

→ 인지적 유연성 -1.321 .349 -3.791 ***

흥미 → 인지적 유연성 .958 .448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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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인지적 지지 행동과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에서 유아 흥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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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

의 인지적, 정서적 지지 행동 각각이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들 간의 관계에서 흥미의 매개효과를 탐색하

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인

지적 유연성에 있어 만 4세와 5세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은 연령 간에서

도 과제수행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Zelazo 등

(2010)의 연구에서 3-5세 사이에 인지적 유연

성 발달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 밝힌 바

와 같이, 유아기가 인지적 유연성 발달의 핵

심적인 시기임을 재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어머니의 놀이지지 행동에는 연령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지지 

행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며, 

유아의 놀이 경험에 반복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겠다(Fay Stammbach, Hawes, & Meredith, 2014; 

Hughes & Ensor, 2009; Russell & Saebel, 1997). 

어머니의 지지 행동 특성에 따라 유아의 인

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

다. 우선, 어머니의 인지적 지지 행동이 높을

수록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 상황에서 관찰된 어

머니의 언어적인 설명과 같은 인지적 비계설

정이 과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연구(차기주, 

2015; Bibok et al., 2009)와 다소 다른 결과라고 

보여 진다. 즉,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설명

하기, 방법 및 대안 제시 등의 인지적 지지 

행동은 유아의 사고 전환을 어렵게 만든 것이

다. 자유로운 놀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

는 언어적 지시는 유아로 하여금 제시된 목표

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놀이를 전개할 가능성

을 높이게 된다(Henry, 1990; Tamis-LeMonda et 

al., 2004). 놀이를 통한 인지적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안에서 실패와 성공의 

반복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Barnett, 1990)는 

점에서, 학습 상황과 달리 놀이 상황에서 어

머니의 과도한 인지적 지시 및 개입 행동은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로

운 탐색이나 사고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을 제안하는 결과이다. 

반면,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지 행동이 높을

수록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이 높게 관찰되었

경로 총 효과

a→ c

a→ b→ c

직접효과

a→ c

간접효과

a→ b→ c

[bootstrapping CI 95%]

독립변수

a

매개변수

b

종속변수

c

인지적 지지 흥미 인지적유연성 -1.600 -1.321
-.279

[-.839,  -.006]

정서적 지지 흥미 인지적유연성 1.945 1.410
 .536

[.052,  1.245]

표 6. 지지 행동과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에서 흥미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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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온화하고 정서적

으로 민감한 태도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유

아의 긍정적인 태도와 유연한 사고의 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지지한

다(Blair, Raver, & Berry, 2014; Leerkes, et al., 

2011; Zeytinoglu, Calkins & Leerkes, 2019). 양육

자가 놀이를 발달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고 생

각하여 적절한 수준의 비계설정을 할 때 유아

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과와 같

이(Damast et el., 1996; Fogle, 2004), 어머니가 

과도한 지시나 개입보다는 자녀의 주도성을 

격려하고 공감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유아는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러한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이후 다른 활동에

서도 쉽게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도울 것

이며(Isen, Daubman, & Nowicki, 1987), 여러 관

점에서 사고하거나 다양한 전략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지지 행동과 인지적 유

연성의 관계를 연결 짓는 유아의 내적 변인으

로 흥미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어머

니 지지 행동과 유아 흥미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 어머니의 지지 행동 특성에 따라 유아의 

흥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먼

저 어머니의 인지적 지지 행동이 높을수록 유

아의 흥미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놀이 상호

작용 시 어머니의 통제적인 행동은 유아의 놀

이 지속시간을 단축시키고 부적 정서를 일으

킨다는 권정윤과 김은희(2014)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놀이에서 학습을 

강조하고 인지적인 비계설정을 나타내는 어머

니의 경우, 함께 놀이를 탐색하며 전개하기보

다는 놀이의 목표를 강조하고 방법이나 대안

을 앞서 제시하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개입 행동은 유아가 놀이의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목표나 학습 및 

평가에 주의를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외부

적으로 강제된 주의는 흥미를 경험하기 어

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Silvia, 2005; Hidi & 

Renninger, 2006). 

반면, 정서적인 지지가 높을수록 유아의 흥

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놀이 안

에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반응적인 행동을 

할 경우, 유아의 정서 및 놀이 경험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Pursi, Lipponen & Sajaniemi, 2018; 

Denham, Renwick, & Holt, 1991). 즉 어머니가 

공동의 목표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기대와 격

려를 나타낼 때,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를 느

끼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탐색하고자 할 것이

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행동은 유아

의 각성 및 정서를 조절하도록 돕는다는 점에

서(Blair, Raver, & Berry, 2014; Leerkes, et al., 

2011). 놀이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

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

고 놀이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흥미가 어머니의 

지지 행동과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를 

매개함을 제안하였다. 어머니의 높은 인지적 

지지 행동은 유아의 흥미를 떨어뜨려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을 낮추었다. 가령, 어머니가 나

서서 방법을 제시하거나 설명을 하는 인지적 

지지 행동은 유아에게 한정된 주의를 강요하

고, 자유로운 탐색에 제한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유아는 자발적인 놀이를 전개할 

수 없으며 외부적으로 주의가 강제되어 흥미

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Silvia, 2005; 

Hidi & Renninger, 2002). 흥미가 저하된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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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에 덜 관여하게 될 것이며, 놀이에서 유

발되는 다양한 자극에 대해 선택적이고 주도

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수동적인 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흥미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McCrae & Costa, 1999; Silvia, 2008), 저

하된 흥미는 새로운 자극 및 활동에 대한 접

근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한 유

연한 사고의 발달에 있어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정서적인 지지 행동은 유아의 흥미

를 매개로 하여 인지적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서와 의도에 공감적인 반

응을 할 때, 유아는 자신의 각성, 주의, 정서 

등을 조절하는 전략을 내면화시킬 수 있다

(Ursache, Blair, Stifter, & Voegtline, 2013). 이처

럼 어머니와의 놀이에서 체득한 조절 방략은 

유아가 이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에도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

며 놀이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흥미의 핵심적인 역할은 계속해서 새

로운 것을 시도하고 탐색하도록 이끈다는 것

이다(Izard, 2002; Myers, 1993). 유아는 흥미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흥미는 특정 영역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및 영역 전반에 걸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Hidi, 

2000; Silvia, 2008),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고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인지적 유연성 발달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적 유연

성 발달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어머니 놀

이 지지 행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지지 유

형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놀이를 통한 발달에 있어 흥미의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 환경 구

성에 있어 양육자의 지지 행동이 놀이의 방향

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다시금 확인한 결과이면서도, 가정 또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에 대한 흥미를 충분

히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놀

이 지지 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 추후 연구를 통해 검

증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 지지 행동 유형

을 정서적 지지와 인지적 지지로 구분하여 알

아보았으나, 구체적으로 행동 유형 내의 어떠

한 특성이 유아의 흥미 및 인지적 유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

지 행동 중에서도 어떠한 특성이 유아의 흥미

와 인지적 유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적인 지지 행동 중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

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명확

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유형을 보다 세밀하

게 구분한 후 각각의 설명력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둘째, 어머니의 지지 행동은 비교적 안정적

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의 일상적인 

놀이에서도 지속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행동 

특성이 유아의 놀이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의 

반복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

론적 근거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 

관찰된 어머니의 지지 행동이 유아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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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 안정적으로 발달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 또는 다른 형태의 놀이나 학

습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개인 내

적 특성인지를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파악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놀이 간 비교 또는 종단

적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지지 행동과 유아

의 흥미 및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 간의 관련

성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지지를 

언어적 표현 및 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어머니의 비언어적 태도, 표정 혹은 암묵적인 

분위기 역시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나타나는 유아의 언어적 

표현, 정서적 반응 등을 알아보는 것 또한 놀이

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발

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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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ognitive and Emotional 

Support during Play and Children’s Cognitive Flexibility:

The Mediating Role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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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maternal cognitive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during play on children’s 

cognitive flexibility were examined. Specifically, the mediating role of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upport and cognitive flexibility was investigated. Fifty-four children aged four and five year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behaviors during play were videotaped and analyzed. 

Interest was measured by inquiring about children’s emotions and persistence. Children’s cognitive 

flexibility was measured by the DCCS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task.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interest and cognitive flexibility according 

to maternal support. Cognitive support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children’s cognitive flexibility, and 

emotional suppor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ognitive flexibility.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est 

was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upport and children’s cognitive flexi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ternal cognitive and emotional support during play may b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 to children’s interest and cognitive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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