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ISSN(Print)  1229-0718

ISSN(Online) 2671-6542

2023, Vol. 36, No. 4, 1-23 https://doi.org/10.35574/KJDP.2023.12.36.4.1

 OPEN ACC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유아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능력: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조절된 조절효과*

Received: July 15, 2023
Revised: August 19, 2023
Accepted: August 29, 2023

김민정1, 양아름2, 최은실3

가톨릭 학교 심리학과/ 석사1, 가톨릭 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2

가톨릭 학교 심리학과/ 교수3

교신저자: 최은실
가톨릭대학 심리학과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미카엘관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e: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Temperament and Mother Mindful Parenting

E-MAIL:
ces726@catholic.ac.kr

Min Jeong Kim1, Areum Yang2, Eun Sil Choi3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1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2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3

* 해당 논문은 김민정(2023)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
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3~6세 자녀 남아 137명(50.0%), 여아 137명(50.0%)의 
어머니 274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행동억제 및 의도적 통제 기질,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된 조절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사이에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대한 행동억제 기질의 영향
력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기질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 수준을 확인하여 부모 상담 및 교육 시 적절한 개입을 위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유아, 기질, 행동억제, 사회정서능력, 의도  통제, 마음챙김 양육, 조 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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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기초
로 집단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집단의 가치, 문화, 규범들을 인식하
며 실천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이은정, 양옥승, 
2015). 유아는 영아기보다 다양하고 폭이 넓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이 시기에 습득하게 
되는 사회적 기술은 이후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맺
게 될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구자연, 박
경자, 2018; Kostelnik et al., 2014) 유아가 또래
와 사회적으로 유능한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은 유
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Frey et al., 2011).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
하나 유아 개인의 특성인 기질이 사회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질은 생
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정서, 행동, 주의 반응에 대
한 개인차로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주의력 및 운동 반응,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능을 결정한다고 가정된다(최
은실, 2020). 기질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성과 정서 같
은 심리적인 문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Buonomo et al., 2017), 타인과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사회정서능력의 발달에 영향
을 주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아의 기질 중 행동억제 기질은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경향성을 나타
내는데(Kagan, 2003), 이후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자들의 관심사
가 되어왔다.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유아는 낯선 
상황이나 낯선 성인, 또래와 마주쳤을 때 당황하고, 
말수가 적어지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같은 생
리적 각성 반응을 보이며 그 상황을 피하려 하거나 
양육자에게 매달리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이기 쉬

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Fox et al., 2005; Kagan 
et al., 1984). 이러한 행동억제 기질은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Kagan, 1993), 영유아기 내
내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Broberg, 1990). 

행동억제 기질과 유아들의 또래 관계에 대한 연
관성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질적으
로 억제된 유아들은 다양한 또래 상황에 있어 더 
적은 양의 또래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Rubin 
et al., 2009). 게다가 또래 그룹과 사회적으로 어
울리는 경우에도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유아는 사
교성 부족(신윤숙, 2012; 허미경, 이소은, 2010; 
Bohlin et al., 2005; Chen et al., 2006), 사회적
으로 과묵한 행동 패턴(Coplan et al., 2008)을 보
이는 경우가 많았다. 즉,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유
아들은 사회적 참여가 적고, 또래에게 더 수동적으
로 요청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요청이 거부되
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Rubin et 
al., 1984). 

이와 함께 의도적 통제 기질은 정서와 행동을 내
적인 기준이나 자발적인 태도를 통해 조절할 수 있
는 기질적 차원이다. 즉, 의도적 통제는 의도적인 
주의 조절을 의미하며 이는 자발적으로 주의를 집
중하거나 전환 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의도적으
로 행동 및 정서를 억제하거나 필요한 행동과 긍
정적인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Eisenberg & Spinrad, 2004; Rothbart & 
Bates, 2006). 의도적 통제는 자기 조절의 개인차
로 자신의 목표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충동적인 정
서와 행동을 억제하며 전략적으로 계획, 문제해결 
과정에서 행동을 활성화하여 정서의 행동적 표현
을 조절하는 능력으로(Eisenberg et al., 2007; 
Rothbart & Bates, 2006) 유아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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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통제 기질 또한 사회정서능력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
다(문영경, 이영, 2012; 배윤진, 임지영, 2012; 
Eisenberg et al., 2007). 

의도적 통제 기질은 유아기 전체에 걸쳐 유아들
의 친사회적인 행동, 사회적 기술, 또래와의 관계 
형성 능력 등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경선, 문혁준, 2018; 최윤
정, 차미숙, 2022; Eisenberg, Michalik et al., 
2007; Sterry et al., 2010). 실제로 높은 의도적 
통제를 가진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조
적이고 갈등 시 좀 더 협상적인 능력을 보여주며 
또래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표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David & Murphy, 2007; Fantuzzo 
et al., 2004). 대조적으로 의도적 통제가 낮은 
유아들은 또래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쉬우며(Eisenberg et al., 2004; 
Trentacosta & Shaw, 2009), 이는 결국 낮은 사
회적 적응력 및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어진다고 보
고하고 있다(박경선, 문혁준, 2018; 최윤정, 차미
숙, 2022; Dennis, 2007; Zhou et al., 2009). 

이처럼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은 사회정서능력에 대해 각각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Rothbart와 동료들(2000)에 의하면 행동억제 기질
과 의도적 통제 기질은 모두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을 하지만 조절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
된다. 행동억제 기질은 불안이나 두려움의 상황에
서 수동적인 형태의 조절 즉, 자발적이지 않은 행
동 조절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비자발적인 
조절은 지나치게 과잉 혹은 과소 조절되는 반응 패
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병리적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반면 의도적 통제 기질은 개인이 자

신의 목표와 상황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훨씬 더 
유연한 반응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발적인 조절 
형태를 나타낸다. 우리는 의도적 통제를 사용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원하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듯 다른 형태
의 조절을 보이는 두 기질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
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함께 Rothbart와 Bates(2006)는 기질의 하
위 차원이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기질은 개인의 성격 발달에 상호작용
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설명하며 
기질의 하위 특성들의 상호작용(Trait X Trait 
interaction)에 대해 제시하였다. 즉, 기질은 기질 
하위 특성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영향력이 강
화되거나 상쇄되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유아가 사
회적 집단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때 높은 의
도적 통제 수준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권연희, 
2014).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기
질적 의도적 통제와 주의 조절 능력이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해준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Hassan et al., 2020). 이와 함께 의도적 
통제 능력의 일환으로써 주의 조절 능력은 행동억
제와 사회정서 적응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
과가 있다(Henderson, 2010; McDermott et al., 
2009). 

White와 동료들(2011)은 유아의 높은 행동억제 
기질이 불안 증상에 영향을 줄 때 의도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며 높은 의도적 통제
는 보호 요인으로 높은 행동억제 기질은 위험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유아의 발
달은 행동억제와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호작용에 의
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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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질적 요인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른 기질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 양육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다. McCoby(1983)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양육
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사회적 행동 양
상은 부모에게서 배워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
다. 유아의 초기 사회화의 정서적 경험은 가족 체
계에서 전개되며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및 어
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최길순, 2017).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 사
회정서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김단비, 신태섭, 2018).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할 때 유아
는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으
로 수용 가능한 정서 표현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보다 잘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김태선, 도
현심, 2021; Baumrind, 1991). 온정적이고 수용적
인 양육행동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그대
로 온전히 수용하는 양육행동(홍선표, 2022)으로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 유아의 사회정서능
력의 발달은 자원 잠재 모델(resource potential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양육 환경
의 중요성과 낮은 위험 혹은 높은 자원으로서의 기
질의 역할을 강조한다(Kupersmidt et al., 1995). 
또한 기질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인 기질 조화
적합성(Goodness of fit)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
다(Thomas & Chess, 1977). 즉, 유아의 특성이 
사회 맥락적 요구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에 따

라 유아가 경험하는 양육의 질이 달라지고, 발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질과 사회화에 대한 Rothbart의 일
련의 연구(Rothbart & Bates, 2006; Rothbart & 
Putnam, 2002; Sanson & Rothbart, 1995)에서
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유아에 대해 보다 적응적으로 발
달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
다. 예를 들어,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유아가 부모로부터 적대적이거나, 허
용적, 비일관적인 양육을 받을 때 외현화 문제행동
과 공격성 수준이 증가되는 결과(Lengua, 2008; 
Moran et al., 2017; Morris et al., 2002; Xu et 
al., 2009)를 보였다. 또한 부모가 애정적 양육 태
도를 더 많이 취할수록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유아가 사회적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배윤진, 임지영, 
2012). 이는 낮은 의도적 통제 수준을 가진 유아
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

이처럼 유아의 발달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통합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장유진, 이강이, 2011). 이러한 조화롭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개념
으로 마음챙김 양육(mindful parenting)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Bögels et al., 2010; Duncan et 
al., 2009; O’Brien et al., 2008). Kabat-Zinn 
(1997)은 마음챙김의 개념을 자녀의 양육에 접목하
여 “마음챙김 양육”이라 명명하였으며 “특정한 방
식 즉,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비판단적인 방법
으로 자녀와 양육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마음챙김 양육을 정의하였다. 

마음챙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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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와 같은 사회적 맥락 내에서 마음챙김의 개
념을 확장하여 자녀의 사회정서능력 발달에 대한 
마음챙김 양육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몇몇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를 통해 
부모의 마음챙김이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마음챙김 수준은 자녀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도록 돕는다(이승혜, 2017). 이는 부
모가 마음챙김을 수행함으로써 자녀의 욕구를 인식
하고 수용하게 되어 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마음챙김 양
육은 자녀와의 관계를 질적으로 증진 시키며 자동
적으로 반응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양육 행동의 굴
레를 벗어나도록 돕는다(Duncan et al., 2009). 따
라서 부모가 마음챙김 양육을 수행하는 것은 부모
로 하여금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행동과 감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대
한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Duncan et al., 2009). 이
는 결국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Duncan, 2007; Duncan et al., 
2009; Moreira & Canavarro, 2020). 

구체적으로 자녀의 사회정서능력 발달의 측면에
서 마음챙김 양육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조절을 도
우며(Duncan et al., 2009), 부모의 표현적인 격려
와 자녀의 정서 혹은 문제 중심 상호작용과 같은 
지지적인 정서 사회화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McKee et al., 2018). 부모는 마음챙김을 통해 잠
시 멈추고 자녀에 대한 감정을 인식한다. 이를 통
해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모 자신
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전
달한다(Eisenberg et al., 1998). 즉, 높은 수준의 
마음챙김을 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감정을 더 효과

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감
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과 기술을 증진 
시킬 수 있다(Duncan et al., 2009). 또한 부모의 
마음챙김은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 과잉 행동 및 
또래 문제에 유의하고 부적인 간접 효과를 보여주
었으며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하고 정적인 간접 효
과를 보였다(Siu et al., 2016). 즉, 마음챙김 개입
은 부모-자녀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개선하
고 정서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고
려될 수 있다.

마음챙김 양육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나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는 드
물며(Laurent et al., 2017; Srivastava et al., 
2011),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안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마음
챙김 양육이 어머니와 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
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이 유아의 사회
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 비추어볼 때,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
에 따른 사회정서능력을 증가시키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 효과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는 어
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조절된 조절 효과를 검증하
는 것은 기존에 밝혀진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유
아기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해하
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관
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발현시키거나 
억제하는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의 지지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아기 사회정서능력 발달의 개입점을 찾
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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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
제 기질, 사회정서능력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은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능력의 관계를 조절하는
가?

연구 문제 3.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은 유아의 행
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능력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 효과를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만 3~6세 유아 자녀를 둔 어
머니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중 유아의 성별은 남아 137명(50.0%), 여
아 137명(50.0%)이었고, 유아의 연령은 36~47개월 
44명(16.1%), 48~59개월 60명(21.9%), 60~71개월 

86명(31.4%), 72~83개월 84명(30.7%)이었다. 

연구도구

유아 기질(STS)
유아의 기질은 최은실 등(2022)에 의해 개발

된 STS 6요인 기질 검사 유아용(Six-factor 
Temperament Scale)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6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행동억제와 의도적 통제의 2요인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질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방식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
석된 Cronbach’s α는 전체 .721, ‘행동억제’ .856, 
‘의도적 통제’ .771이었다.

유아 사회정서능력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은 이은정과 양옥승(2015)에 

의해 개발된 유아 사회정서능력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6개 요인, 총 3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정서 
억제 및 조정, 또래 상호작용, 정서 인식 및 표현
의 4개 요인, 27문항을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한 사회정서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Cronbach’s α는 전체 
사회정서능력 .885이었다.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IMP-K)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은 Kim 등(2019)에 의해 

개발된 양육에서의 대인간 마음챙김척도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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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Mindfulness in Parent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Duncan 등(2009)이 개발한 양육에서의 대인간 마
음챙김 척도(The Interpersonal Mindfulness in 
Parenting, IM-P)를 번안하고 1-1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이다. Duncan 등
(2009)이 제시한 마음챙김 양육의 모델은 5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Kim 등
(2019)에 의한 척도는 6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Duncan이 제시한 마음챙김 양육 모델의 요
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한 주의를 기울인 
경청은 부모들이 현재의 양육 경험에 온전한 주의
를 기울이고 자녀 말의 내용, 목소리 톤, 표정, 몸
짓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자녀의 말을 온전하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및 자녀에 대한 비
판단적인 수용은 부모 자신과 자녀의 행동, 부모-
자녀 관계, 현재의 양육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들의 인지와 행동이 자동적인 사고와 잠재적인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
기 및 자녀에 대한 정서적 자각은 부모 그들 자신
과 자녀들의 감정을 구별하고 자각하며 자동적이거
나 맹목적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양육 관계에서의 자기조절은 양육을 할 때 
부모의 감정적인 반응을 균형 잡힌 상태로,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통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은 부모들이 지나
친 자기 비난을 피하고 부모로서 노력을 인정하며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Duncan et al., 2009). Kim 등
(2019)의 척도에서 마음챙김 양육의 하위 요인은 
자기 양육에 대한 비판단적 수용, 정서적 자기조절, 
아이에 대한 연민, 온전한 주의 기울임, 아이의 감
정 알아차림, 기분의 영향에 대한 통찰의 6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Cronbach’s α는 전체 마
음챙김 양육 .804 이었다.

연구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2022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마크로밀 엠브레인 온라인 설문 조사 기
관(이하 엠브레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윤리적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비밀 보장을 고
지하였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자발
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29.0과 Process Macro 4.1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와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였다. 유아의 기질과 사회정서능력 및 어머니의 마
음챙김 양육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변인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인 
변인 간 조절된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2)의 Process Macro Model 3을 이용
하였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 중
심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Johnson-Neyman 유의
도를 확인하여 조절된 조절 효과가 유의한 점수 상
하한선을 확인하였다. Bootstrapping 검증 시 모
형의 샘플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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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1. 유아 행동억제 기질 1
2. 유아 의도적 통제 기질 -.12* 1
3. 유아 사회정서능력 -.31*** .49*** 1
4.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33*** .37*** .37*** 1

평균 2.46 3.42 3.81 3.47
표준편차 .74 .50 .38 .40
최솟값 1.00 2.13 2.80 2.44
최댓값 4.71 4.63 4.79 4.78
왜도 .28 -.16 .10 .32
첨도 -.42 -.23 -.3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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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변인 간 상   기술통계                                                                        (N=247)

은 9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 최댓값, 최솟값을 산출함으로써 주요 변인들
의 집중 경향도 및 분산성을 확인하였으며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표 
1에는 주요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다.

유아 기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행동억제 기질은 2.46(SD=.74), 의도적 통제 기질
은 3.42(SD=.50)로 나타났다. 유아 사회정서능력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81(SD=.38), 어머니 마음
챙김 양육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47(SD=.40)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왜도의 절댓값이 3보다 클 
경우, 첨도의 절댓값이 10보다 클 경우 극단적인 
값으로 보며 변인의 분포 정상성이 위배 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Kline, 2011).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
인들의 왜도의 절댓값 범위는 -.16 ~ .32, 첨도의 
절댓값 범위는 -.42 ~ .28이므로 변인들이 정규성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유아의 기질(행동억제, 의도적 통
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유아 행동억제 기질
은 사회정서능력(r=-.3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r=-.33,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의
도적 통제 기질은 사회정서능력(r=.4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 마음챙김 양
육(r=.3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 사회정서능력은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r=.3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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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유아 사회정서능력)
b SE t 95% CI

상수 3.81 .02 185.03*** [3.77, 3.85]
X(유아 행동억제 기질) -.12 .03 -4.15*** [-.17, -.06]

W(유아 의도적 통제 기질) .33 .04 7.72*** [.24, .41]
X*W -.00 .05 -0.3 [-.11, .10]

Z(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16 .06 2.89** [.05,.27]
X*Z -.00 .07 -.07 [-.14,.13]
W*Z .08 .09 .85 [-.10,.26]

X*W*Z .28 .12 2.25* [.03,.52]
***p<.001, **p<.01, *p<.05, b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CI = Confidence Interval.

표 2. 유아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능력의 계에서 유아 의도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조 된 조

효과                                                                                               (N=247)

유아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능력의 

관계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조절된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정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 각각의 삼원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즉, 유아 행동억제 기질(X)이 유아 사회정서능
력(Y)에 미치는 영향을 제 1 조절변인인 유아 의도
적 통제 기질(W)이 조절하는데(이원 상호작용), 제 
2 조절변인인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Z)이 이원 상
호작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삼원 상호작용), 조절
된 조절효과를 조사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3
번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절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이 때의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각 변인은 평균 중심화를 실시
하였다. 이는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정서능

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
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수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존슨-네이만 방법을 통한 유의성 영역

본 연구에서의 변인들의 삼원 상호작용이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존슨
-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사
용하였다. 이 방법은 제2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서 독립변수와 제1 조절변수의 이원 상호작용이 어
느 범위에서 유의한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존슨-네
이만 방법을 통한 유의성 영역을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존슨-네이만 분석을 통해 유의성 영역
을 확인해본 결과, 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은 원자
료 기준으로 마음챙김 양육의 원점수가 2.82점 이
하인 구간과 4.41점 이상인 구간에서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마음챙김 양육을 평균 중심화하여 살
펴보면, –0.65점(하위 5%) 이하인 지점과 0.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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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양육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2.44 -0.29 0.13 -2.15 0.03 -0.55 -0.02
2.57 -0.25 0.12 -2.11 0.04 -0.49 -0.02
2.69 -0.22 0.11 -2.06 0.04 -0.43 -0.01
2.81 -0.18 0.09 -1.97 0.05 -0.37 0.00
2.82 -0.18 0.09 -1.97 0.05 -0.36 0.00

2.94 -0.15 0.08 -1.84 0.07 -0.31 0.01
3.06 -0.12 0.07 -1.63 0.10 -0.25 0.02
3.18 -0.08 0.06 -1.31 0.19 -0.20 0.04
3.30 -0.05 0.06 -0.83 0.41 -0.16 0.06
3.43 -0.01 0.05 -0.23 0.82 -0.12 0.09
3.55 0.02 0.06 0.39 0.70 -0.09 0.13
3.67 0.06 0.06 0.90 0.37 -0.07 0.18
3.80 0.09 0.07 1.28 0.20 -0.05 0.23

표 3. 존슨-네이만 조 효과 유의성 검증                                                         (N=247)

그림 2. 조건부 상호효과에 한 존슨-네이만 방법의 신뢰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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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아 행동억제 기질, 의도  통제 기질,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삼원 상호작용

마음챙김 양육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3.92 0.12 0.08 1.53 0.13 -0.04 0.28
4.04 0.16 0.09 1.70 0.09 -0.03 0.34
4.16 0.19 0.11 1.82 0.07 -0.02 0.40
4.29 0.23 0.12 1.90 0.06 -0.01 0.46
4.41 0.26 0.13 1.96 0.05 0.00 0.52

4.43 0.27 0.14 1.97 0.05 0.00 0.53
4.53 0.30 0.15 2.01 0.05 0.01 0.59
4.66 0.33 0.16 2.04 0.04 0.01 0.65
4.78 0.36 0.18 2.07 0.04 0.02 0.71

LLCI : 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표 3. 존슨-네이만 조 효과 유의성 검증                                                        (N=247) (계속)

(상위 98%) 이상인 지점부터 조절 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즉,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삼원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
으로 나타나는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마
음챙김 양육 수준이 높은 경우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으면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의 높고 낮음
에 따라 사회정서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서는 유
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정서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
능력의 관계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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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양육 태도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의 두 요인이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능
력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아 
행동억제 기질과 두 요인 간 삼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 수준에 따라 유아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달라지
는 조절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사

회정서능력,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 간에는 유의
한 상관이 있었다. 유아 행동억제 기질은 사회정서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정서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행동억제 기질은 유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기질 수준이 높은 경우 새로운 상황 
혹은 또래와 마주쳤을 때 긴장하고, 말을 하지 않
으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같은 각성 상태의 정
서적 불균형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이기 쉬운 것으
로 알려져 있다(Fox et al., 2005). 이처럼 행동억
제 기질이 높은 유아들이 또래와의 사회적 행동이
나 상호작용, 교육기관에서의 적응 능력이 떨어진
다는 선행연구 결과(Fox et al., 1995; Kagan et 
al., 1984)와 일치한다. 또한 수줍은 유아들이 사교
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신윤숙, 2012; 허미경, 이소은, 2010; Bohlin et 
al., 2005; Chen et al., 2006; Coplan et al., 
2008), 사회적 참여가 적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
과(Rubin et al., 1984)와도 맥을 함께 한다.

유아 의도적 통제 기질은 사회정서능력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정서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 기질은 개인의 발
달과 적응을 예측하며 또래 집단에서 적응적이고 
유능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기여 요소
로 간주 되어 왔다(Eisenberg et al., 2007). 유아
가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억압
하는 의도적 통제 기질은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
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한영
숙, 2010). 따라서 의도적 통제 기질이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기술, 적응적 정서조절, 또
래와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경선, 문혁준, 2018; 최윤정, 차
미숙, 2022; David & Murphy, 2007; Eisenberg, 
Michalik et al., 2007; Fantuzzo et al., 2004; 
Sterry et al., 2010)와 일치한다. 대조적으로 의도
적 통제 기질이 낮은 유아들은 낮은 사회정서발달
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박경선, 문혁준, 2018; 
최윤정, 차미숙, 2022; Dennis, 2007; Eisenberg 
et al., 2004; Trentacosta & Shaw, 2009; Zhou 
et al., 2009)와도 일맥상통한다.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은 유아 사회정서능력과 정
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이 높아짐을 보여준
다. 부모가 마음챙김 양육을 수행하는 것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자
녀의 행동과 감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도 더 잘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여(Duncan et al., 2009), 자녀
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Duncan, 
2007; Duncan et al., 2009; Moreira & 
Canavarro,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
는 마음챙김 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기술 증



유아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능력: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조절된 조절효과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6, No.4, December 2023 ⎸13

진 및 정서조절을 도와 사회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Duncan et al. 2009; 
Eisenberg et al. 1998; McKee et al., 2018; 
Moreira & Canavarro, 2020; Siu et al., 2016)
를 지지한다.

둘째, 유아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정서능력 관계
에서 유아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
육의 조절된 조절효과 즉,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
였다.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수준에 따라 유아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조절 효과의 
양상 차이를 확인하였다. 존슨-네이만 방법에 따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이 어떤 수준에서 유아 행동
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둘 간의 이원 상호작용
은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수준이 낮을 때와 높을 
때 모두 유의하였다.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은 사회
정서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의도적 통제 기
질은 그 효과를 완화 시키고, 어머니 마음챙김 양
육 수준에 따라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행동억
제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마음챙김 양
육 수준이 낮은 경우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을 때 행동억제 기질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사회정서능력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
어,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사회정서능력 발달에 
취약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을 때는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을 때보다 사회정서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행동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사회정서능력이 가파
르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어머니 마음챙
김 양육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은 유아일지라도 행동억제 기질에 따라 사회정서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수준이 높은 경우 

마음챙김 양육 수준이 낮은 경우와는 다른 조절 양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
이 높은 경우 행동억제 기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정서능력에 차이가 크지 않아 의도적 통제 기
질은 행동억제 기질 수준이 높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 발달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가 낮은 경우에는 행동억
제 기질이 높을수록 사회정서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 마음챙김 양
육 수준이 높을 때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낮을 
때 행동억제 기질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수준에 따
라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이 함
께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Rothbart와 Bates 
(2006)의 주장에 따라 기질의 단일 변인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기질의 하위 특
성들이 함께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연구를 확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높은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의도
적 통제 기질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결과(권
연희, 2014; Hassan et al., 2020; Henderson, 
2010; McDermott et al., 2009)들과 일맥상통한
다. 또한 Rothbart와 Ahadi(1994)는 기질을 체질
적 반응성과 자기 조절에서의 개인차라고 제안하였
는데, 자기 조절은 반응성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의도적 통제 기질의 경우 자기 조절의 한 
측면으로 다른 기질 요인과 함께 상호작용함으로써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양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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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양육 환경의 중요
성을 강조한 자원 잠재 모델(resource potential 
model)을 지지하며(Kupersmidt et al., 1995), 유
아의 기질적 취약성이 지지적 환경을 만나는가 혹
은 비지지적인 환경을 만나는 가에 따라 발달적 결
과가 다를 수 있다(Chen & Schmidt, 2015)는 연
구 결과를 지지한다. 즉, 유아의 기질에 있어 어머
니 마음챙김 양육이라는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보
여준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
을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이 유아의 적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Rothbart 
& Bates, 2006; Rothbart & Putnam, 2002; 
Sanson & Rothbart, 1995) 맥락과 함께 어머니
가 애정적 양육 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이게 되고 의도적 통제 기
질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
도록 도와 사회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구자연, 박경자, 2018; 배윤진, 임지영, 
2012)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
육 태도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에 영향을 미치
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 및 사회정서능력의 관계성을 살
펴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 의
도적 통제 기질의 두 기질 간 상호작용에 대한 마
음챙김 양육의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질과 
양육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
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질 요인을 단일 요인이 아닌 기질의 
하위 변인인 행동억제와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

작용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수줍음은 종종 새로운 사
회적 맥락에서 회피로 개념화되지만 수줍음이 높은 
모든 유아들이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
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유아들의 의도적 통제 기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Kagan et al., 1987, 
1988)을 확인하였다. 

White와 동료들(2011)은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
라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이 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
향력이 달라지고 높은 의도적 통제 수준은 보호 요
인으로, 높은 행동억제 수준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
장을 지지하며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정서능
력에 대해 기질적으로 취약한 요인으로 여겨지지만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에 따라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이 보완됨으로써 의도적 통제 기질이 보호 요
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으로 취약한 유아에 
대해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기질뿐만 아니라 양육 환경 또한 유아의 사
회정서능력에 함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는 Thomas와 Chess(1977)가 제안한 어머니-자녀 
간의 ‘조화 적합성(Goodness of fit)’ 모델의 개념
을 한 번 더 검증해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적응적인 발달은 유아의 특성이 환경 
및 사회적 맥락의 요구와 일치할 때 나타나는데 유
아의 사회정서능력에 대해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따라 더욱 적응적으로 발달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에 대해 어머니의 마음챙김 양육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음챙김 양육은 국
외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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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정서능력 발달에 있어 취약한 기질을 
가진 유아에 대해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이 보호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또한 마음챙김 양육을 기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 따라, 마음챙김 양육에 대한 개입 효과와 
마음챙김 양육이 부모 및 자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다. 마음챙김 양육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으
며 실천을 통해 배양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Duncan et al., 2009), 양육에서 마음챙김을 실
천하는 것이 양육 개입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된 바 있다(Dumnas, 2005). 
Dumas(2005)는 양육상황에서의 부모들이 필요할 
때 마음챙김을 의식적으로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는 하나의 기술로 설명하였다. 즉, 마음챙김은 
자동적이고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보
다 대안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며 이것이 성공적일 때 연습을 통해서 자동적인 습
관을 효과적인 대처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고 보았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부모들의 마음챙김 
양육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의 유용함을 검증하였으며(Duncan et al., 2009), 
마음챙김 양육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 양육 
기술 및 자녀의 사회정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
다(Bögels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와 함께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기질적 취약성을 가진 자녀
를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 양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Altmaier & Maloney, 2007; Bögels et al., 
2010; Dumas, 2005; Placone-Willey, 2002; 
Srivastava et al., 2011; Townshend et al., 
2016).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기질 요인으로 행동억제 기질을 살펴 
보았으나 행동억제 기질 이외에도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질 요인과의 관련성
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마음챙김 양육 질문
지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다만, 마음챙김 양육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이를 위한 측정도구는 제한적인 실정
이며 다양한 나라에서 번안 및 타당화된 IM-P는 
확인된 하위요인이 일관적이지 않고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이 낮게 보고되기도 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추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마음챙김 양육을 위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연구가 후속 연구를 통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이 어
머니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경우 가정 내에서 보
이는 모습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교사 보고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반
복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유아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마음챙
김 양육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정서능력에 
있어 기질적으로 취약한 유아에 대해 유아의 의도
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양육 태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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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temperament and 
mother mindful parenting on the process of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affecting 
social-emotional competence. For this purpose, 274 mothers of children aged 36 to 84 months, 137 
boys (50.0%) and 137 girls (50.0%), were surveyed.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effortful control temperament,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mother mindful parenting were 
measured. Th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the PROCESS macro for moderated moder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between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effortful control temperament, and mother mindful parenting. Alterna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effortful control temperament and mother mindful parenting can change the influence of 
the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on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Based on the 
results, useful information for appropriate intervention in parent counseling and education can be 
obtained by identifying preschoolers’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examining the level of mother 
mindful parenting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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