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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in The 

Effects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Hong Hye Mi

Advisor: Prof. Oh Ji-Hyun,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in The 

Effect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in Child’s Emotion Regul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347 mothers.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24 and amos 24.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play participation, when done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had influence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Secondly child’s executive mediated the effects of mother’s play 

participation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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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삶 속에서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러한 다

양한 정서경험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기분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은 심리·정서적 건강의 기초이다(이정수, 2011). 

정서조절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데, 영아기에는 자신의 환경 혹은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Cole, Michel, & 

Teti, 1994), 이후 발달을 통해 세상에 적응하며, 점차 체계적으로 정서를 표

현하고 조정해 나간다(Buss & Goldmith, 1998). 만 3세에서 6세는 전두엽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김창윤, 2007), Cole와 그의 동료들(2008)은 만 3-5

세 시기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라 강조하였다. 

즉, 전두엽은 정서조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

도록 하거나 규칙을 기억하고, 현실 판단을 하고, 편도체를 환경에 맞게 활성

화함으로써, 맥락에 맞게 행동을 억제하여 적절히 표현하도록 한다(Gluck, 

Mercado & Myers, 2011). 특히 유아기는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또래와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확장해가는 시기로, 정서

조절은 이 시기에 습득해야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낮은 유아의 경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다양한 어

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임은정, 김수영, 2011; 조정미, 2013), 사회적 행동이 

위축되는 등(박지숙, 박성연, 2009) 사회적 능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행동과 주의력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충동적인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 et al, 1997; 김

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Rydell(2003)은 유아기에 획득한 정서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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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후 성인기 정서조절능력에 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에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유아기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

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이후 심각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

다.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ox & Calkins, 2003). 환경적 요인으로는 양육자와의 애착

(김성애, 2008; Cassidy, 1994; 오성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

의 유형(채영문,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유형(김은경, 2005; 이소영, 

201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등 이 다양한 

부모 요인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질과 실행기능 같은 인지적 특성 등의 영향력이 강

조되어 왔다(김정민, 2013). 개인적 요인 중 특히 실행기능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인지

적인 능력이 정서적 기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서조절 관

련 연구에서 실행기능을 다루기 시작했다(이슬아, 송현주, 2014).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맞춰 

사고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행동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고차원적 인지능력으로(도례미,2010), 실행기능은 정서조절과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이다(Zelazo et al., 2007). 많은 연구들에서 

전두엽 손상 환자들의 정서조절 기능의 저하가 보고된 것을 근거로 전두엽의 

기능인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Gryurak, Goodkind, 

Madan, Kramer, Miiler, & Levenson, 2009). 실행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행동 조절, 주의력, 작업 기억 등의 문제는 개인의 정서조절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서, 실행기능은 정서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가정될 수 있다(이슬아, 송현주,  2014).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은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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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 모두 정서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쳤으

며, 만 3세부터 실행기능이 자기조절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또한 강도연(2015)의 연구에서도 인지적 실행기능의 갈등억제

와 지연억제와 정서적 실행기능의 지연억제가 정서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슬아, 송현주(2014)는 실행기능의 결함이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최윤정, 이승연(2016)도 실행

기능의 하위요인 중 전환과 작업기억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유란희, 김선희(2016)도 실행기능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의 급격한 발달은 유아기인 만 

3-5세로 일치하며, 두 변인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를 본 연구의 대

상으로 하여 실행기능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행기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실행기능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된다

(Bernier, Carlson, Deschênes, & Matte-Gagné, 2012; Kopp, 1982; 

Moriguchi, 2014). 실행기능이 급격히 발달하는 만 3세 에서 5세 사이인 이 

시기의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므로 유아의 핵심적인 환경

이라 할 수 있다(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실행기

능 발달은 부모의 행동이나 양육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추론

해볼 수 있다(황혜련, 송현주, 2013). 

그러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 수준

이나 소득 수준을 포함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Hughes, Ensor, 

Wilson, & Graham, 2010; Raver, Blair, & Willoughby, 2013; Rhoades, 

Greenberg, Lanza, & Blair, 2011), 부모-자녀 상호작용방식(차기주, 2015; 

Baptista, Martins, Castiajo, Barreto, & Mateus, 2017; Kraybill & Bell, 

2013),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Lucassen 

et al., 2015;) 등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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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라는 변인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

는데, 놀이 제공자이자, 놀이 참여자이자, 놀이 대상자의 역할 등을 하는 부

모의 놀이 개입정도를 놀이참여도라고 한다(심윤희, 2011). 유아에게 있어 

놀이란 삶 자체이며 발달을 촉진하고(박은주, 2017),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

이자, 가장 효율적인 학습의 수단이다(문소라, 황혜정, 2017). 최근 뇌 과학 

분야에서도 유아기의 놀이는 정서, 인지, 행동, 사회 등 전반적인 발달의 중

요한 요소로 뇌 발달의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 

Vaughan, 2009/2010). 

이러한 놀이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Piaget는 놀이 대상

이 필요하며 유아가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강정원(1994)도 놀이 대상의 부재는 유아의 놀이를 병행놀이나 

자기중심 놀이의 형태에 머무르게 하며, 유아의 발달에 효과적인 놀이를 위

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놀며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 협동하는 경험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에게 놀이대상자가 되고 지도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

인은 부모라 할 수 있다. Lewis와 Boucher(1988)는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상호작용이 놀이의 기원이 되고,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의 최

초 놀이 대상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를 

계획해주고 촉진하기도 하며 놀이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녀

는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Hughes, 1995; 

Russell & Saebel, 1997; 장여옥, 2016, 재인용). 즉, 놀이에서의 부모의 참

여와 지도는 유아의 인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Russell &Saebel, 

1997; 장여옥, 2016, 재인용). 그러므로 유아기 부모의 놀이참여자로서의 역

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원희영, 1998). 

실행기능과 부모의 놀이참여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와 유사한 개념인 자기조절과의 상관을 보면, 부모가 자녀의 놀이 대상으로 

직접 참여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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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고 밝혀졌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

절능력은 유아의 연령 증가나 인지발달 등 개인내적인 요소뿐 아니라, 환경

적인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에 의해서도 학습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Kendall & Willcox,1979). 류희정, 이진희(2013)의 연구에서는 남

아의 경우 아버지의 놀이참여 중 게임, 신체놀이, 구성놀이 참여가 행동적 자

기조절력의 55%를,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놀이참여 중 교수놀이, 기능놀이, 

역할놀이가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53%를 설명하였다. 황지현(2012)의 연구에

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최유석

(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도 모두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김찬숙(2010)은 부모의 놀이참여 중에서 신체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에서 참여수준이 높으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으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이 많은 집단의 유아들이 더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었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에도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응

에 중요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실

행기능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을 촉진시켜주기 적합한 놀이참여와 실행기능 촉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의 실행기능 측정은 주로 과제를 아동에게 제시하

고 이를 검사자가 관찰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는데(이가연, 

2018), 이러한 방법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며(Isquith et al., 

2004), 과제들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이윤정 등, 

2014), 제한된 상황 속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의 실행기능 기술

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차미숙, 2018)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제수행 측정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부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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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질문지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보고형 질문지에도 단점

이 있는데, 보고자의 주관이 들어간 편향된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제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REEF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첫째는 자녀의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이 행동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기능적 실행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실행기능의 성공 혹은 발달을 반영하는 특정한 행동을 보고

하도록 구성된 것이다(차미숙, 2018).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의 실제 실행기

능 행동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부모보고형 질문지인 ‘REEF’척도를 

차미숙(2018)이 수정 및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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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실행기능,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의 관계 파악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실행기

능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림 1> 가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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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유아의 정서조절

인간은 삶 속에서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러한 다

양한 정서경험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기분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은 심리·정서적 건강의 기초이다(이정수, 2011). 이러

한 정서조절 능력이란 상황에 맞게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 

및 표현하는 능력으로, 부정적 정서의 충동적 표현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 

것과 긍정적 정서표현을 유지, 조화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김은희, 2014). 

정서조절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데, 영아기에는 자신의 환경 혹은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Cole, Michel, & 

Teti, 1994), 이후 발달을 통해 세상에 적응하며, 점차 체계적으로 정서를 표

현하고 조정해 나간다(Buss & Goldmith, 1998).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신체, 

인지, 언어 등의 영역들에서 급속한 발달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보다 광범위

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한다(Kopp, 1989; Thompson, 

1994). Cole와 그의 동료들(2008)은 만 3-5세 시기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

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라 강조하였다. 

뇌 과학 연구로 인하여 유아기 정서조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송수지, 2014). 전두엽이 정서조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거나 규칙을 기억하고, 현실 판단을 하고, 편도체를 환

경에 맞게 활성화함으로써, 맥락에 맞게 행동을 억제하여 적절히 표현하도록 

한다(Gluck, Mercado & Myers, 2011). 이러한 전두엽은 3세에서 6세 사이

의 시기에 주로 발달한다(김창윤, 2007).

  또한 유아기는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또래와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확장해가는 시기로, 정서조절은 이 시기에 습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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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또래에 대해 적극적이며, 사교적이며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

고 사회적 능력도 우수하다(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임연진, 2002). 

또한, 리더십이 높으며 유치원 생활에서도 적응력이 높아 또래 유능성이 높

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Eisenberg et al., 2001; 김하나, 이경님, 

2008; 김성희, 정옥분, 2011; 장미희, 이지연, 2011). 또한 우울감을 덜 느끼

며 공격적 행동을 덜 나타내며(오희옥, 오선영, 김희영, 2007; 한유진, 

2006), 자심감이 있으며 쾌활하고 정서가 안정적이어서 공격적인 행동이 유

발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는 일이 드물다고 보았다(김은경, 2005). 

반면 정서조절능력에 낮은 유아의 경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임은정, 김수영, 2011; 조정미, 2013), 사회적 행동이 위축되

는 등(박지숙, 박성연, 2009) 사회적 능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행동과 

주의력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충동적인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 et al, 1997,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Rydell(2003)은 유아기 획득한 정서조절능력은 이후 

성인기 정서조절능력에 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에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유아기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절한 대인관계

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

드백을 받게 된다면 이후 심각한 사회 부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ox & Calkins, 2003). 먼저, 환경적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양육자는 유아의 정서적 행동과 반응의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양육자와의 애착이 유아의 정서조절행동의 기초라고 보았으며

(Cassidy, 1994; 오성경, 2011, 재인용), 김성애(2008)의 연구에서도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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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양육방식의 유형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채영문, 2010). 같은 맥락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 및 유형(김은경, 2005; 이소영, 201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환경적 요인 중 

어머니가 제공하는 심리적 환경, 태도 등은 다른 사회적인 심리적, 물리적 환

경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이선영, 2012). 그리고 어머니는 유아에게 정

서의 직접적인 모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동일시 대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

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지영, 2009). 

개인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질과 실행기능 같은 인지적 특성 등의 영

향력이 강조되어 왔다(김정민,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선천적, 

고유적 특성인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거나 적절히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향을 주며(임희수, 박성연, 2002), 기질은 유아의 감정표

현과 정서조절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주요변인 중 하나이다(Rot hbart & 

Bates, 1998; 강도연, 2015, 재인용). 뿐만 아니라 순응적 기질은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김현나, 이경님, 2008). 또 다른 개인

적 요인인 실행기능은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며 효

과적으로 정서를 인식,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하는 능력이다(김지은, 2012). 이러한 실행기능은 정서조절과 분리하

여 생각할 수 없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이다(Zelaz o et al., 2007).

이상 종합해보면, 정서조절능력은 유아가 적응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하고 이때 형성된 능력이 이후 성

인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에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

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실행기능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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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기능과 정서조절

1. 실행기능의 정의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맞춰 

사고를 조절하고 관리하여 행동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고차원적 인지능력으로(도례미,2010), 신경심리 분야에서 전두엽 질환자들이 

보이는 행동결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강도연, 2015).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는 전두엽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전두엽의 가장 앞부

분인 전전두엽의 피질이 자기조절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점차 질

환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인내적 차이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

다(Miyake et al., 2000). 실행기능의 초기 연구는 아동기에 급격히 발달하는 

뇌의 전두엽피질(Blair, Zelazo, & Greenberg, 2005)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

며, 영아,  유아의 실행기능 구조 및 조직, 발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

를 덜 기울였으나(Espy & Kaufman, 2001), Diamond(1985)의 연구를 시작

으로 만 1세부터 전두엽 기능이 발달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를 토대로 

1990년대에 초기 발달 시기의 실행기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차미숙, 

2018). 이후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과제와 방법으

로 수정, 개발함으로써 연구가 활발해졌다(김정민, 2013).

실행기능의 발달은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아기부터 시작되어 만 3

세에서 5세 사이에 급격하게 향상된다(Weintraud et al., 2010; Center, 

2012). 실행기능은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특

히 유아기에 실행기능이 발달하는 속도와 전두엽이 발달하는 속도가 일치하

여 둘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된다(이가연, 2018). 김유미(2007)는 만 4세경에 

전전두엽 발달이 활성화된다고 하였고, 최은아(2013)의 연구에서 또한 인지

적 실행기능은 만 3~4세에 빠르게 발달하였고, 만 4세경에는 만 5세와 유사

한 수준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Friedman, Miyake, Robin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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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itt(2011)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실행기능은 성장한 이후에도 비슷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기의 실행기능 발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행기능은 전전두피질 기능과 관련된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기술들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Anderson, 

2002; Carlson, 2005). 실행기능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중에서도 단

일성을 주장하는 단일모델과(Duncan, 1995; Kimberg, D'Esposito, & 

Farrah, 1997), 여러 하위요인이 결합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다차원적 

모델이 있다(Hughes, 1998; Miyake et al., 2000; Anderson, 2002).

초기의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을 단일(unitary) 구조로 개념화하였는데 즉, 실

행기능은 단일성을 가지며 구별되어 작동하는 하위 기능이나 요소들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Shallince, 1998; 강도연, 2015, 재인용). 그러

나 이후의 연구(Bigler, 1988; Grattan & Eslinger, 1991; Pennington & 

Ozonoff, 1996)에서 동일한 뇌 손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실행기능 과제를 제

시하였을 때, 동일한 뇌 손상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과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실

행기능은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Lezak(1983)는 실행기능이란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

을 세우며, 그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고차원적 인지 

기술들로  구성된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Pennington과 

Ozonoff(1996) 또한 실행기능은 계획하기, 행동결정, 목표설정을 가능케 하

는 능력이라 하였다. Miyake 등(2000)은 다른 요인들을 배제시킨 측정치들을 

프로그램화한 다양한 검사들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억제, 전환, 작업기억 

3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3가지 요인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

반적으로 정의하는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이며, 즉 유아가 현재 직면한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당장 하고 싶은 우세한 반응은 ‘억제’하고, 하고 있던 것을 멈

추고 해야 하는 것에 주의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정보를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송수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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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행기능의 구조를 이분법적 측면으로 단순히 ‘단일성 대 다양성’이라

고 접근하는 것 보다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관점

을 제시되었다(Miyake et al., 2000). Miyake 등(2000)은 연구를 통해, 세 가

지 영역인 억제, 전환, 작업 기억은 상호 연관적이어서 몇몇의 공통적인 기본 

과정을 공유하면서(단일성), 어느 정도는 분리될 수도 있다(다양성)는, ‘단일

성(unity)/다양성(diversity)’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접근으로서, 뇌생리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실행기능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Zelazo와 Muller(2002)는 실행기능을 인지적 실행기능(Cool 

Executive Function), 정서적 실행기능(Hot Executive Function)으로 구분하

였다. 인지적 실행기능은 추상적이고 맥락이 배제된 상황에서 측정 되어진 

기존의 실행기능으로 학습과 관련된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송수지, 2014; 

Brock et al., 2009), 정서적 실행기능은 동기나 정서가 포함된 맥락에서 필

요한 실행기능으로 정서조절능력과 사회능력이나 친사회적 기술,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다(송수지, 2014). 두 차원 중 기존의 실행기능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행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실행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실행기능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차미숙, 2018).

한편, 실행기능의 측정은 주로 과제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이를 검사자가 관

찰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이가연, 2018). 수행에 기반한 측정

대부분이 검사자와 피검자가 일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자가 피검자를 

관찰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질적인 측면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

주리, 송현주, 2012).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

며(Isquith et al., 2004), 과제들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이윤정 등, 2014). 유아는 실험실 안에서 방해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

서 명확한 지침에 따라 실험 과제를 수행하며, 수행 동안에도 지속적인 피드

백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생활에서의 실행기능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차미숙, 

2018). 또한 실험실 분위기에 긴장하여 평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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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이윤정 등, 2014). 이렇듯 과제 수행을 통한 실행기능 측정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실행기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Isquith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제수행 측정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부모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보고형 질문지에도 

단점이 있는데, 보고자의 주관이 들어간 편향된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REEF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첫째는 자녀의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것

이 아닌 구체적이 행동을 평가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기능적 실행을 보

고하는 것이 아닌 실행기능의 성공 혹은 발달을 반영하는 특정한 행동을 보

고하도록 구성된 것이다(차미숙, 2018).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의 실제 실행

기능 행동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부모보고형 질문지인 ‘REEF’척도

를 차미숙(2018)이 수정 및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자 하였다.

2. 실행기능과 정서조절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는 실행기능과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Beck et al., 2011). 그러나 발달적 인지신경과학에서는 정서와 인지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보 처리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함께 작용한다고 

보았다(Bell & Wolf, 2004).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인지적인 능력이 정서적 기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정서조절 관련 연구에서 실행기능을 다루기 시작했다(이슬아, 송현주, 2014). 

정서조절과 인지조절의 연관성은 공통적인 신경 구조와 회로에 의해 설명되

는데, 특히 전두엽 기능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Wolfe & Bell, 2007). 많

은 연구들에서 전두엽 손상 환자들의 정서조절 기능의 저하가 보고된 것을 

근거로 전두엽의 기능인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Gryurak et al., 2009). 과제 수행 시 전두엽과 실행기능 손상 환자들은 적

절한 정서 단서를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Rule, Shimamu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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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 2002), 정서적 자극에 관한 의식적인 조절 및 인지적 재평가에서 실

행기능이 관련됨이 밝혀졌다(Oshsner, Bunge, Gross, & Gabrieli, 2002). 

실행기능은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정서를 인식,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

는 능력이며(김지은, 2012), 이러한 실행기능은 정서조절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이다(Zelaz o et al., 2007). 실행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동 조절, 주의력, 작업 기억 등의 문제는 개인의 정서

조절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서, 실행기능은 정서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가정될 수 있다(이슬아, 송현주,  2014).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은아(2013)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 모두 정서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쳤으

며, 만 3세부터 실행기능이 자기조절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또한 강도연(2015)의 연구에서도 인지적 실행기능의 갈등억제

와 지연억제와 정서적 실행기능의 지연억제가 정서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 나타났다. 그리고 이슬아, 송현주(2014)는 실행기능의 결함이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최윤정, 이승연(2016)도 실행

기능의 하위요인 중 전환과 작업기억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유란희, 김선희(2016)도 실행기능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 적응을 위해 필수요소인 정서조절에 영

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실행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C.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실행기능

실행기능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해 촉진된다(Bernier et al., 2012; Kopp, 1982; Moriguchi, 2014). 만 3세 

에서 5세까지는 실행기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부모-자

녀관계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므로 아동의 핵심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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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실행기능 발달은 부모

의 행동이나 양육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추론해볼 수 있다(황

혜련, 송현주, 2013).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실행기능과 부모관련 변인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가

설을 제기하였다(황혜련, 송현주, 2013). 유아기의 환경적 경험이 뇌의 전두

엽피질 신경회로 발달을 촉진하여, 실행기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Kolb et 

al., 2012; 차미숙, 2018 재인용). 또한 Glaser(2000)은 전두엽의 발달, 특히 

실행기능의 발달은 초기 양육자와의 민감한 상호작용과 적절한 환경 제공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Kopp(1982)은 생애초기 양육은 아동의 자기 조

절 및 실행 기능의 능력을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애착 연구에서는 생애초기의 양육자는 아동의 정서 및 생체 

리듬의 외적 조절자이며, 이는 점차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촉진시킨다고 밝혔다(Hofer, 1995).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 수준이나 소

득 수준을 포함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Hughes et al., 2010; Raver, 

Blair, & Willoughby, 2013; Rhoades et al., 2011), 부모-자녀 상호작용방식

(차기주, 2015; Baptista et al., 2017; Kraybill & Bell, 2013), 부모의 양육행

동 및 태도(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Lucassen et al., 2015;) 등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란 삶 자체이며 발달을 촉진하고(박은주, 2017),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이자, 가장 효율적인 학습의 수단이다(문소라, 황혜정, 2017). 

또한 놀이는 유아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매개체로써 유아의 ‘있는 그대로의 삶’이 된다(오정희, 임부연, 2008). 최근 

뇌 과학 분야에서도 유아기의 놀이는 정서, 인지, 행동, 사회 등 전반적인 발

달의 중요한 요소로 뇌 발달의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 Vaughan, 2009/2010). 또한 놀이는 실행기능 발달에 관련된 인지적 요인, 

즉 기억, 지능, 언어(C. Blair, R. P. Razza, 2007) 등의 발달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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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은주, 2017). 

놀이와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본 연구를 보면,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놀이유형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사회놀이와 정

서놀이가 영향을 미친다(박은주, 2013; 박은주, 2017). 또한 박은혜(2015)의 

연구에서는 혼합연령 실외놀이가 유아의 정서적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겪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규칙을 지키고,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조

절하여 표현함으로써 실행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은혜, 

2015; 박은주, 2017).

이러한 놀이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Piaget는 놀이 대상

이 필요하며 유아가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강정원(1993)도 놀이 대상의 부재는 유아의 놀이를 병

행놀이나 자기중심 놀이의 형태에 머무르게 하며, 유아의 발달에 효과적인 

놀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놀며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 협동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Vygotsky(1978)는 유아의 발달에서 특히 성

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성인의 지도 및 도움은 영유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발달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

명순·성지현, 2002, 재인용).

유아에게 놀이대상자가 되고 지도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

인은 부모라 할 수 있다. Lewis와 Boucher(1988)는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상호작용이 놀이의 기원이 되고,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의 최

초 놀이 대상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를 

계획해주고 촉진하기도 하며 놀이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녀

는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Hughes, 1995; 

Russell & Saebel, 1997). 즉, 놀이에서의 부모의 참여와 지도는 유아의 인

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Russell &Saebel, 1997). 그러므로 유아기 

부모의 놀이참여자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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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영, 1998). 이러한 놀이 제공자이자, 놀이 참여자이자, 놀이 대상자의 

역할 등을 하는 부모의 놀이 개입정도를 놀이참여도라고 한다(심윤희, 

2011). 

실행기능과 부모의 놀이참여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와 유사한 개념인 자기조절과의 상관을 보자면, 부모가 자녀의 놀이 대상으

로 직접 참여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

다(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고 밝혀졌다. 또한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은 유아의 연령 증가나 인지발달 등 개인내적인 요소뿐 아니라, 환

경적인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에 의해서도 학습될 수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Kendall & Willcox,1979). 류희정, 이진희(2013)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놀이참여 중 게임, 신체놀이, 구성놀이 참여가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55%를,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놀이참여 중 교수놀이, 기능놀

이, 역할놀이가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53%를 설명하였다. 황지현(2012)의 연

구에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최유

석(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참여도 모두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

을 준다고 하였고, 김찬숙(2010)은 부모의 놀이참여 중에서 신체놀이, 역할

놀이, 기능놀이에서 참여수준이 높으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았으며, 유

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모의 놀이참여 시간이 많은 집단의 유아들이 더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가지

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 대상으로 놀이에 참여할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더욱 발달된다(Isenberg & Jacobs, 1982)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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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어머니 놀이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 실행기능 간 관

계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부모에 관한 요인들의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양육자와의 애착(Cassidy, 1994; 오성경, 2011, 재인용; 김성

애, 2008),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의 유형(채영문, 2010), 어머니의 정

서표현 및 유형(김은경, 2005; 이소영, 201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순

원, 문정숙, 김영희, 2012),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송미란, 2015), 부모의 놀

이참여수준(김찬숙, 2010) 등 다양한 부모 요인들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부모의 신체놀이와 기능놀이 참여수준이 높을 때 자기조절 능력의 정서성

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찬숙, 2010),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란, 2015).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인적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기질과 실행기능 

같은 인지적 특성 등의 영향력이 강조되어 왔다(김정민, 2013). 그중에서도 

실행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이 높을 경

우 정서조절능력도 높게 나타남으로 밝혀졌다(최은아, 2013; 강도연, 2015; 

이슬아, 송현주, 2014; 최윤정, 이승연, 2016; 유란희, 김선희, 2016).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와 유사한 개념인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희정, 이진희, 2013; 황지현, 2012; 

최유석, 2017; 김찬숙, 2010). 이 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의 놀이참여도는 유

아의 실행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렇듯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머니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

고, 유아의 실행기능은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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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

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유아의 실행기능이 부

모 각각의 양육행동, 놀이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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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자녀 성별
남 177(51%)

녀 170(49%)

어머니 연령

20대 22(6.3%)

30대 220(63.4%)

40대 105(30.3%)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76(21.9%)

전문대 졸업 69(19.9%)

대학교 졸업 179(51.6%)

대학원 졸업 이상 23(6.6%)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을 임의로 선정

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아기 중 만 5세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전두엽 기능으로 인해 만 3~4세의 정서조절능력, 실행기능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만 5세경에 접어들며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발달이 점차 안

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최은아, 송하나, 2013, Weintraub et al., 2010; 

Center, 2012), 유아 간 발달 속도에 따른 개인차를 줄이고자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411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고 대상 연령에 부합하지 않은 64부를 제외한 347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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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취업

전일제 170(49%)

시간제 59(17%)

미취업 118(34%)

B. 측정도구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hicchetti(1998)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박재윤이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2013)의 유아

용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15문항과 

정서통제능력 9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통제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

미하며, 문항 예시로는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잘 옮겨간다.’등을 들 수 있다. 부적응적 정

서조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

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로 측정한 문항내적 일치도는 .62 ~ .81

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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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

bach 

α

점수

범위

정서 

통제능력

유아가 스스로의 마음을 침착

히 조절할 수 있는 것뿐만 아

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감정 이입할 수 있는 능력

1, 3, 4, 5, 

7, 9, 11, 

15, 21

9 .62 1-4

부적응적 

정서조절

분노나 공격적 상황 등의 부

정적 상황에서 유아가 자신의 

정서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

고, 역기능적으로 보이는 정

서반응

2, 6, 8, 

10, 12, 

13, 14, 

16, 17, 

18, 19, 

20, 22, 

23, 24

15 .81 1-4

2. 실행기능 척도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Nilsen 등(2017)이 개발하고, 차미숙

(2018)이 번안한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atings of Everyday Executive 

Functioning; REEF’를 사용하였다. 차미숙(2018)은 원척도의 76개 문항을 우

리나라 실정에 맞게 73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쉽게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아의 행동 중 실행기능의 발달을 의미

하는 행동들을 구체적인 장소 혹은 상황(가정, 동네, 마트 등)별로 제시하고 

있다. 만 3세부터 5세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최근 3개월 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의 빈도나 강도에 따라 0~3점으로 응

답하며, 총합이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유아 실행기능 척도(REEF)의 Cronbach α는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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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

bach 

α

구성놀이

다양한 놀이감을 활용하여 새로

운 것을 창조하는 놀이(만들기, 

쌓기, 배열하기, 그리기, 퍼즐 

맞추기)

1, 2, 3 3 .83

신체놀이

경미한 신체적 놀이와 서로 몸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격렬한 신

체놀이(예, 서로 껴안기, 잡기 

놀이, 달리기, 씨름하기)

4, 5, 6, 

7
4 .77

교수놀이

사물의 이름, 색깔, 그리고 수

를 가르쳐 주기위해서 책을 보

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놀이

(예, 동화책 읽기, 숫자놀이, 그

림책 보기)

8, 9, 

10, 11
4 .85

3. 어머니 놀이참여도 척도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evenson, Thompson 그리고 

Rosch(1988)의 놀이 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정도 단계를 참고로 

하여서 원희영(1998)이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놀이참여 측정은 유아

의 어머니가 측정하고, 놀이유형은 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 게임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 6가지이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 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는 

.70~.88이었다.

<표 3>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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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칙이 있고 목표지향적인 신체

적·언어적 활동, 패턴이 있는 

상호작용적 활동(예, 주사위 놀

이, 윷놀이, 카드놀이, 수수께

끼, 컴퓨터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숨바꼭질)

12, 13, 

14
3 .70

역할놀이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

황으로 대치하는 놀이(예, 소꿉

놀이, 병원볼이, 전쟁놀이)

15, 16, 

17, 18
4 .88

기능놀이

놀이감의 속성에 관계없이 자발

적이고 활발하게 사물을 조작하

는 행동(예, 구슬굴리기, 공굴리

기, 볼링(장난감), 비눗방울 불

기, 비행기 날리기

19, 20, 

21, 22
4 .81

C. 연구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유아교육기관의 책임자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후, 유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동의한 기관에 한하여 각 기관의 만 5세에 해당하

는 인원수만큼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유아

기관의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유아의 어머니들이 가정에

서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본 연구자가 최종 회수하였

다. 설문지는 2018년 7월 첫째 주부터 배포하였고 동년 10월 첫째 주까지 

41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고 대

상 연령에 부합하지 않은 64부를 제외한 34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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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검

증 및 t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4.0을 이용해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척도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

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

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적합도 지

수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

인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해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지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A.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실행기능의 

기술통계

본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실

행기능의 기술 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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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수 M(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놀이

참여도

구성놀이 3 2.7983(.698) 1.00 4.00 -.276 -.313

신체놀이 4 3.3365(.575) 1.00 4.00 -.905 .505

교수놀이 4 3.4921(.541) 1.00 4.00
-1.26

6
2.193

게임 3 3.4390(.537) 1.00 4.00
-1.05

3
1.195

역할놀이 4 3.0432(.675) 1.00 4.00 -.583 .250

기능놀이 4 3.2435(.587) 1.00 4.00 -.664 .282

정서조절

능력

정서통제

능력
9 3.0868(.306) 2.22 3.78 -.079 -.259

부적응적

정서조절
15 3.1130(.373) 1.47 3.80 -.950 1.375

실행기능 73 2.8742(.401) 1.46 3.88 -.173 .508

첨도를 통하여 다변량정규분포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왜도, 첨도값이 각

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Lei & 

Lomax, 2005) 최대우도추정법(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

하여 구조방적식모형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실행기능의 기술 통계량

B. 측정모형의 타당도

1.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은 수렴타당성이라고도 불리며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

의 일치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 

유의성,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및 개념신뢰도

(CR: Construct reliability)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최소 .50 이

상이 되어야 하고 .70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7). 확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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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t AVE
개념 

신뢰도

정서조절

능력

→
정서통제

능력
.750 Fix

.859 .922

→
부적응적

정서조절
.536 .129 .872***

실행기능

→ A .727 Fix

.867 .978

→ B .769 .072 1.012***

→ C .833 .067 1.012***
→ D .841 .074 1.140***

→ E .732 .070 .932***

→ F .719 .079 1.028***

→ G .741 .082 1.098***

놀이

참여도

→ 기능놀이 .800 Fix

.723 .939

→ 역할놀이 .693 .077 .997***
→ 게임 .760 .061 .871***

→ 교수놀이 .579 .063 .668***
→ 신체놀이 .764 .065 .937***

→ 구성놀이 .584 .081 .870***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 신뢰도(CR)

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높다는 것은 해당하는 요인에 대한 측정문항들

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념 신뢰도는 .70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는 .50이상이면 만족스러울만한 집중타당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된다(Woo, 2012). 본 연구에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구

하는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념 신뢰도(CR)

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922, 실행기능은 .978,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939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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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개념이라는 검증

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도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잠재변수간 

상관(∅)의 제곱값보다 AVE 값이 큰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정서조절능력과 실행기능의 쌍을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검증하였다. 정서조절능력과 실행기능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441이고, 정

서조절능력의 AVE는 .859, 실행기능의 AVE는 .867으로, 두 AVE값이 상관관

계의 제곱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연구모형검증

이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TLI, IFI, CFI, RMSEA)

를 살펴보았다. TLI, IFI, CFI, G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

다고 할 수 있으며, RMSEA의 경우 .08이하인 경우 적당한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Hong, 2000).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에 관

한 것으로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낸

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집중타당성과 잠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

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판별타당성이 있다(Woo, 2012).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타당성들의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우도 추정

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서 ‘절대적합지수’인  χ², GFI, ‘증분적합지수인’ TLI, IFI, CFI를 사용하였다.  

TLI=.937, IFI=.948, CFI=.915, RMSEA=.071으로 기준 값을 모두 충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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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Fit indices χ² df x제곱/df TLI IFI CFI GFI RMSEA

Value 236.924*** 87 2.723 .937 .948 .948 .915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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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계수의 결과를 <표 7>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직접효과, 간접

효과 및 총효과를 알아보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한바와 같

다. 이를 살펴보면, <표 7>와 같이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는 실행기능(β= 

.144, p < .01)과 정서조절능력(β= .069,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행기능은 정서조절능력(β= .343, p < 

.000)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의 놀이참여도가 실행기능을 매개하여 정서조절능력에 가는 경로에서(.080, 

p = .038)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놀이참여

도는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Path of latent variables β B S.E C.R P

놀이참여도 → 실행기능 .145 .184 .048 3.034 .002

실행기능 → 정서조절능력 .343 .432 .054 6.337 .000

놀이참여도 → 정서조절능력 .069 .110 .028 2.43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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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로모델

<표 8>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부트스트래핑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놀이참여도 → 실행기능 .184 - .184

실행기능 → 정서조절능력 .432 - .432

놀이참여도
실행기능

→
정서조절능력 .110

.080

(p=.038)
.190

Ⅴ. 논의 및 제언

A.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만 5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미치는 영

향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유아기관에 있는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3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

펴보았다. 

먼저 유아의 실행기능이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는데, 즉 실행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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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이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분노나 공격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휩쓸리지 않으며 정서적 강도

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기능이 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강도연, 

2015; 유란희, 김선희, 2016; 이슬아, 송연주, 2014; 이승연, 2016; 최은아, 

2013). 또한 인지억제, 행동억제가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

행연구(김지은, 2015)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정서조절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놀이

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유

아의 실행기능 능력 또한 높아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를 계획해주고 

촉진하기도 하며 놀이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을 받으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Hughes, 1995; Russell & 

Saebel, 1997), 놀이에서의 부모의 참여와 지도는 유아의 인지, 사회성 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Russell &Saebel, 1997)다는 연구들과 맥락을 함께한다. 

또한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선행연구들(류희진, 이진희, 2013; 최유석, 2017; 황지현, 2012)과 특히 어머

니의 놀이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 억제 능력도 높게 나타난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김찬숙, 2010)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는 놀이 속에

서 촉진자이자 지도자의 역할로서, 놀이를 더욱 활발히 확장시켜 다양한 상

황들을 제공해주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고, 행동의 통제와 표현법

을 자연스럽게 학습시켜 줄 수 있다. 이는 유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

며 자신의 사고를 스스로 조절해볼 수 있는 사회적응을 위한 연습의 장을 제

공해준다. 이러한 경험이 많을수록 유아는 일상생활에서도 상황을 이해하고 

사고와 행동을 더욱 잘 조절·관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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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의 정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유아의 정서조절력을 높이기 위해

서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 촉진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

으나, 그간 실행기능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Hughes, 

Ensor, Wilson, & Graham, 2010; Raver, Blair, & Willoughby, 2013; 

Rhoades, Greenberg, Lanza, & Blair, 2011), 부모-자녀 상호작용방식(차기

주, 2015; Baptista, Martins, Castiajo, Barreto, & Mateus, 2017; Kraybill & 

Bell, 2013),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Lucassen et al., 2015;)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

색이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를 확인하였는데, 유아의 놀이가 실행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 이

루어졌지만(박은혜, 2015; 박은주, 2017), 유아 최초의 놀이대상자이며 지도

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인인 부모의 놀이참여도에 대한 연

구는 부재하였다. 유아기의 놀이는 정서, 인지, 행동, 사회 등 전반적인 발달

의 중요한 요소로 뇌 촉진에 도움을 주지만(Brown & Vaughan, 2009/2010), 

놀이 대상의 부재는 유아의 놀이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며 병행놀이나 자기중

심 놀이의 형태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강정원, 1993), 부모의 놀이참여도

는 아동의 놀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를 통하여 유아의 실행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모교육 시 유아의 놀이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참여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 제언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를 어머니로 설정하고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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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으나,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놀이

참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원희영, 1998, 최진주, 2004; 

Lamb, 2010a; Parke, 1981)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요

인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추후 연구에

서는 이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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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기능의 매개효과

2. 연구목적: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놀이참여도

가 영향을 주는데, 이를 중재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와 그들의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책임연구자(소속): 홍혜미(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4. 참여기준(성, 연령, 건강상태 등):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5.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는 설문지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특성과 자신의 양육행동, 놀

이참여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자녀와 자신에 대한 통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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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과제명 :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영향을 주는

데, 이를 중재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문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

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

과 의논하시기 바라며, 의논하실 분이 없으신 경우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에 공정한 입회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연구원은 이 연구에 관한 귀하

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

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의 놀이참여도가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아,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촉진시켜주기 적합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에 관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아의 개인적 요인인 실행기능이 어머니요인과 유

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중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논문입니

다. 귀하가 이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와 그들의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연구 참여 대상자수

본 연구에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약 20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연구 방법 및 예측 결과(효과)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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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hicchetti(1998)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박재윤이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2013)의 유아

용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한다. 본 척도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15문항과 

정서통제능력 9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통제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각 문항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

렇다.’는 4점으로 평가된다.

� 유아의 실행기능 척도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Nilsen 등(2017)이 개발하고, 차미숙

(2018)이 번안한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atings of Everyday Executive 

Functioning; REEF’를 사용한다. 차미숙(2018)은 원척도의 76개 문항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73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이 척도

는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유아의 행동 등에서 실행기능 발달을 의미

하는 행동들을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가정, 동네, 마트 등)별로 제시하고 있

다. 부모는 만 3세부터 5세 자녀의 최근 3개월 모습을 떠올리며 문항에 제시

하는 행동의 빈도나 강도에 따라 0~3점으로 응답한다. 총합이 높을수록 유

아의 실행기능 발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어머니 놀이참여도 척도

부모의 놀이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tevenson, Thompson 그리고 

Rosch(1988)의 놀이 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정도 단계를 참고로 

하여 원희영(1998)이 제작한 검사지 사용한다. 놀이유형은 구성놀이, 신체놀

이, 교수놀이, 게임놀이, 역할놀이, 기능놀이 6가지이며 총 2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 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구분되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측결과: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행

기능이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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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의 질문지(총 3개 종류) 응답을 위해 10~15분가량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설문지 작성을 중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낸 

이후에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위험요소)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 및 귀하의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와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연구 참여시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다른 치료방법의 잠재적 위

험과 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권리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자녀의 연령은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외장하드 

및 개인 캐비넷에 보관되며 연구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

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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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

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되며 이후 

폐기될 것입니다. 

10.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발생시 조치사항과 피해보상 규정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

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11.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

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 책임자(성명): 홍혜미    전화번호: 010-3388-0791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조선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 하십시오.  ( 전화번호: 062-230-6691)

·  끝까지 읽으셨다면 연구담당자(연구원)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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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와 자녀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

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1. 자녀의 성별은?

  ➀남    ➁여

2. 자녀의 연령은?

   만      세    (       년   월   일)

3. 자녀의 출생순위

  ➀첫째    ➁둘째    ➂셋째 이상

4. 어머니의 연령은?

  ➀20대    ➁30대    ➂40대   ➃50대 이상

5.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➀중학교 졸업 이하    ➁고등학교 졸업    ➂전문대 졸업

  ➃대학교 졸업         ➄대학원 졸업 이상

6.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➀전일제 취업    ➁시간제 취업    ➂미취업    

7.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양육자는?

  ➀모    ➁부    ➂조부모   ➃기타(어린이집, 베이비 시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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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명랑한 아이다. 1 2 3 4

2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1 2 3 4

3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 2 3 4

4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지

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

른 활동으로 잘 옮겨간다.

1 2 3 4

5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은 후, 시무룩하거

나 불안해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정

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한

다.

1 2 3 4

6 쉽게 좌절한다. 1 2 3 4

7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 2 3 4

8
쉽게 화를 폭발하거나 떼를 쓰는 경향이 있

다.
1 2 3 4

9
만족감을 지연할 수 있다(즉, 자신의 요구

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
1 2 3 4

※다음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유아의 모습과 가장 가

까운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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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벌을 받는 것을 보

고 재미있어 하는 등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

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1 2 3 4

11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정신없이 놀지 않

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등) 정서적을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

다.

1 2 3 4

12 어른에게 칭얼거리나 들러붙지 않는다. 1 2 3 4

13
에너지가 넘쳐서 타인을 방해하거나 괴롭히

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4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 화를 낸다. 1 2 3 4

15
슬프거나 화날 때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

정을 말로 표현한다.
1 2 3 4

16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1 2 3 4

17
다른 아이들과 놀려고 할 때 에너지가 지나

치게 넘친다.
1 2 3 4

18 표정이 없거나 공허하며 멍한 듯 보인다. 1 2 3 4

19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

하거나 불안해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다.

1 2 3 4

20 충동적이다. 1 2 3 4

21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

심을 보이는 등 감정이입을 잘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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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면 매우 

흥분한다.
1 2 3 4

23

다른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

나 간섭하면 그에 적절한 부정적 감정을 보

인다.

1 2 3 4

24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

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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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 아이는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숨바꼭질에서 술래가 되었을 때, 숫자를 세면

서 몰래 훔쳐보지 않는다.
1 2 3 4

2.

자기 차례에 해야 할 2가지 일들을 매번 알

려주지 않아도 순서대로 한다.

예, 주사위를 먼저 던진 다음에, 나온 숫자만

큼 말을 이동하는 2가지 순서를 잘 기억하고 

지킨다. 

1 2 3 4

3.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이 길더라도(예. 윷놀

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한다.
1 2 3 4

4. 게임 규칙을 잘 기억한다. 1 2 3 4

5.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 

예. 퍼즐을 맞추다가 어려워도 그만 두지 않

는다.

1 2 3 4

6. 잠깐 멈추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 1 2 3 4

7.
지시사항을 반복해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정

해진 방식대로 진행한다. 
1 2 3 4

8.

실패했을 때 처음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도전한다. 

예. 블록을 쌓다가 쓰러지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블록을 쌓아본다.

1 2 3 4

9.
처음 해보는 게임을 할 때,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설명해도 잘 따라한 다.
1 2 3 4

※다음은 유아의 일상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양한 상황(A~G)에 해당하는

각 문항을 읽고, 최근 3개월 사이에 이러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관찰하였는지를

떠올려보신 후,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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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대

부분 챙긴다. 
1 2 3 4

11. 간단한 암산(예. 2+3)이 가능하다 1 2 3 4

12.
애를 써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예. 숫자 거꾸

로 세기)를 풀 수 있다. 
1 2 3 4

13.

시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5분과 30분의 차

이를 안다.

1 2 3 4

B. 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놀이를 할 때...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4.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차례대로 문제를 맞혀

야 할 때, 자신의 차례가 아니면 답 을 알아

도 말하지 않는다.

예. 다른 사람이 ‘숨은 그림’을 찾아야 할 때, 

“여기 있잖아.”하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

1 2 3 4

15.
게임이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자기 순서를 잘 

기다린다.
1 2 3 4

16.
상대방이 규칙을 어겨서 화가 나더라도 참는

다. 
1 2 3 4

17. 아이들과 다투지 않고 게임을 한다. 1 2 3 4

18.
역할놀이를 할 때 항상 같은 역할을 하지 않

고, 여러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
1 2 3 4

19.
자신의 순서를 잘 지키면서 친구와 함께 보

드게임을 한다. 
1 2 3 4

C. 내 아이는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 할 때...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 비밀을 불쑥 내뱉지 않고 잘 지킨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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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대답해야 할 때, 끼어

들지 않고 기다린다. 
1 2 3 4

22.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이 말할 차례

를 기다린다. 
1 2 3 4

23.
상대에게 자기 할 말을 다 했더라도,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1 2 3 4

24.
상대가 질문을 하면, 질문 내용을 끝까지 들

은 후에 대답한다. 
1 2 3 4

25.
어른이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 일정 시간 기

다려준다. 
1 2 3 4

26.
화가 나도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밀치지 

않고 참는다. 
1 2 3 4

27.

상황에 맞도록 얼굴 표정을 조절한다. 

예. 재미있게 놀다가도 옆 친구가 혼이 날 

때, 웃음을 멈춘다.

1 2 3 4

28.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경우, 스스

로 사과한다. 
1 2 3 4

29.
다른 아이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은 어른이 개

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한다.
1 2 3 4

30.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 1 2 3 4

31.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설명해준다
1 2 3 4

32.
부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끼어들지 않

는다. 
1 2 3 4

D. 내 아이는 집 안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33.
식사 시간에 장난치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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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V로 만화영화를 볼 때, 끝날 때까지 잘 앉

아서 본다.
1 2 3 4

35.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허락할 때

까지 손대지 않고 참는다. 
1 2 3 4

36.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하는 집안일을 부

탁하면 완수한다. 

예. “상 닦은 다음에, 숟가락이랑 젓가락 좀 

놔 줄래?”했을 때 차례대로 해낸다. 

1 2 3 4

37.

주변이 어수선해도 하던 일에 집중한다. 

예. 동생이 울어서 시끄럽게 해도 퍼즐 맞추

기를 계속 한다.

1 2 3 4

38.

어떤 일을 끝내는 데 필요한 절차를 중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한다. 

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린 다음

에, 불을 끄고 나온다.

1 2 3 4

39.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 

대부분 기억한다. 

예. “장난감 정리하고, 책도 제자리에 꽂아두

자.”라고 한꺼번에 시켜도 다 한다.

1 2 3 4

40.
어른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가져온다. 
1 2 3 4

41.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한다. 

예. 간식을 먹으면서, 장난감 치울 것을 기억

한다.

1 2 3 4

42.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하면, 종류별로 모아서 

제자리에 갖다놓는다.
1 2 3 4

43.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치운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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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신에게 흥미로운 일이 아니더라도 집중해

서 한다. 

예. 장난감 정리 등과 같이 재미없는 일이지

만 해야 할 때는 끝까지 한다.

1 2 3 4

45.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섞여있을 때 쉽게 분류

한다.
1 2 3 4

46.
엄마가 통화 중일 때, 관심을 얻고 싶어도 통

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1 2 3 4

47. 스스로 옷을 입는다. 1 2 3 4

48.

그만하라고 지시하면, 하던 행동을 멈춘다. 

예. 장난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만 하라고 

하면 멈춘다.

1 2 3 4

49.
하나의 물건을 다른 용도 혹은 새로운 방식

으로 사용한다.
1 2 3 4

50.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하던 행동을 멈추고 

쉽게 전환한다. 예.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외

출하자고 하면, 옷을 갈아입는 등 나갈 준비

를 한다. 

1 2 3 4

51.
새로운 일(예. 신발 끈이나 머리 묶기)을 시

도할 때 엄마의 조언을 활용한다
1 2 3 4

E. 내 아이는 공공장소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52.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때, 줄이 길어도 투

덜거리지 않는다. 

예.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 서 있을 때.

1 2 3 4

53.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

다. 예. 도서관을 나오기 직전에 새로운 동화

책을 꺼내서 읽지 않는다. 

1 2 3 4



- 59 -

54.
재미있게 놀다가도 시간이 끝났을 때, 불만 

없이 하던 활동을 멈춘다. 
1 2 3 4

55.

계획이 변경 되어서 실망할 일이 생겼더라도, 

금방 기분이 풀어진다. 

예. 놀이터에서 놀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1 2 3 4

56.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더라도 쉽게 

풀어진다.
1 2 3 4

57.

조용히 해야 하는 상황일 때, 말하는 것을 참

는다. 

예.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

어도 참는다.

1 2 3 4

58.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짜증내지 않고 

기다린다. 
1 2 3 4

59.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예. 식당에서 밥 먹기 vs. 집에서 밥 먹기 
1 2 3 4

F. 내 아이는 마트나 쇼핑몰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60.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않아도 오랫동안 실망

하지 않는다. 
1 2 3 4

61.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을 하더라도 조절한다. 

예. “엄마, 저 아저씨 엄청 뚱뚱해!”라는 말

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들리지 않게 작게 말

한다.

1 2 3 4

62. 물건을 계산할 때까지 불평 없이 기다린다. 1 2 3 4

63.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사준다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갖고 싶은 물건을 포기한 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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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호기심에 물건을 만져보다가도, 엄마가 부탁

하면 만지지 않는다. 

예. “이건 만지면 깨질 수 있으니까 눈으로만 

보자!”했을 때 내려놓는다.

1 2 3 4

65.

만지면 안 되는 것은 만지지 않으려고 참는

다. 예. 빵집에서 사지 않을 빵은 먹음직스럽

게 보여도 손대지 않는다. 

1 2 3 4

66.
엄마가 사야할 물건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

면, 기억해놨다가 말해준다. 
1 2 3 4

67.

작은 슈퍼(편의점) 앞에서 엄마는 들어가지 

않고 아이 혼자 들어가서 어떤 물건 을 사오

라고 하면, 그것만 정확하게 사온다.

1 2 3 4

68.
특정 물건을 사려고 슈퍼에 갔을 때, 다른 물

건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온다.
1 2 3 4

69.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받

아들인다. 

예. 사기로 한 것(장난감, 간식)이 품절되어서 

못 사더라도 떼를 쓰지 않는다.

1 2 3 4

G. 내 아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70.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줄 때, 

조리 있게 말한다. 

예.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있다.

1 2 3 4

71.
실제 있었던 일을 들려줄 때,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1 2 3 4

72.

엄마에게 실제나 상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 여러 상황을 그럴 듯하게 연결하여 이야기

한다.

1 2 3 4

73.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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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대로 전달한다. 

74.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중단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단된 부분부터 다

시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1 2 3 4

75.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끼어들지 않고 조용

히 듣는다. 
1 2 3 4

76.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이야기 나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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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무관심: 자녀를 혼자 놀게 두거나 아내, 형제자매와 함께 놀게 하고 아버지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② 바라보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자녀의 옆에서 놀이행동을 바라보고 살펴본다. 

③ 소극적 참여: 놀이에 참여하지만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참여를 한다. 

④ 적극적 참여: 자녀의 놀이에 놀이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며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문항내용 무관심
바라

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1. 자녀가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할 때

  (종이, 나무퍼즐) 
1 2 3 4

2. 자녀가 블록으로 만들기를 할 때 

  (레고, 나무 또는 종이 블록) 
1 2 3 4

3. 자녀가 장난감이나 그 외 물건들을 조립하면

서 놀 때 
1 2 3 4

4. 자녀가 몸 간질이기, 서로 껴안기 등 의 신체

놀이를 할 때 
1 2 3 4

5. 자녀가 달리기, 잡기 놀이를 할 때 1 2 3 4

6. 자녀가 씨름과 같이 힘 겨루는 놀이를 할 때 1 2 3 4

7. 자녀가 음악에 따라 춤추는 놀이를 할 때 1 2 3 4

8. 자녀가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으려 할 때 1 2 3 4

※다음은 어머니놀이참여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질문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관심 ② 바라보기 ③ 소극적 참여 ④ 적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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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녀가 글자 읽기나 쓰기에 관심을 보일 때 1 2 3 4

10. 자녀가 숫자세기에 관심을 보일 때 

   (수세기, 더하기, 빼기 등) 
1 2 3 4

11. 자녀가 주변의 사물이름 말하기 놀이를 할 

때 
1 2 3 4

12. 자녀가 주사위나 윷 등을 이용한 규칙있는 

게임을 할 때 
1 2 3 4

13. 자녀가 가위 바위 보 게임이나 손 유희놀이

를 할 때(쎄쎄쎄와 같이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놀이를 하고자 할 때) 

1 2 3 4

14. 자녀가 숨바꼭질과 같은 숨기 놀이를 할 때 1 2 3 4

15. 자녀가 소꿉놀이를 하려고 할 때 

   (엄마, 아빠놀이) 
1 2 3 4

16. 자녀가 병원놀이를 하려고 할 때 

   (의사, 간호사, 환자) 
1 2 3 4

17. 자녀가 인형이나 로봇으로 상상놀이 를 하

려고 할 때 
1 2 3 4

18. 자녀가 가게 놀이를 하려고 할 때 1 2 3 4

19. 자녀가 공놀이를 할 때 

   (공 던지기, 공굴리기)
1 2 3 4

20. 자녀가 목적물 맞히기 놀이를 할 때

   (장난감 볼링, 다트)
1 2 3 4

21. 자녀가 비행기 날리기와 같은 활동 적인 놀

이를 할 때 
1 2 3 4

22. 자녀가 비눗방울 놀이나 빨대불기 놀이를 

할 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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