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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nd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Kim Cha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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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a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nd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on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To this end, a moderated mediating model was

applied, and through this,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are comprehensively examined to help them understand in depth.

This study was conducted on fathers with childhood children aged 3-5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30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and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re significant factors

for predicting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especially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ffects the child’s emotional regulation by mediating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In addition,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according

to level ha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rough this, it suggests that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is an environmental factor that is highly

related to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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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상태와 그로 인한 행동의 강도 및

지속기간 등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유아기의 주요한 발달과

업 중 하나이다. 정서조절능력은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기술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

성할 때 많은 영향을 미쳐,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

고 리더십이 좋아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기초가 된다(Eisenberg, 2001). 이와

같이 정서조절 능력은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아가 타인과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며 이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서조절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해 가는데, 특히 3~5세 시기는 유아들의

언어능력과 대뇌의 전두엽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있다(Cole et al., 2008). 전두엽은 정서조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

는 영역으로, 타인의 감정 인식, 현실 판단, 편도체를 환경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은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을 억제하고 적절한 정서표현이 가능해

진다(Gluck et al., 2011).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은 다양한 변인의 영향

을 받는데, 유아기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다. 주된 상호작용의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될만한 행

동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충동을 조절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

서조절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부모의 지시나 통제에 의해 외적으로 조절되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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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절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내적인

정서조절로 변화하며 발달해 간다(Eisenberg, 1998).

지금까지 관련 분야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정서수용태도 등 어머니 대상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유아의 양육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시간은 적지만, 아

버지는 유아의 발달에 어머니와 다른 고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시간 안에 질적인

보충이 이루어져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유아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

이 발표되면서 아버지 양육요인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정선희,

2001; 오남희, 2008; 채영문, 2010; 문예은, 도현심, 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란 자

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모든 과정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양육

행위로(최혜순, 이미현, 2015), 자녀의 양육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에

게서 받는 서로 다른 자극은 부모 한쪽에서만 받는 자극에 비하여 유아의 사회·정

서 발달에 효과적이다(Rinaldi & Howe, 2012).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돌보기 및 지도는 유아의 정서조절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야외 여가활동참여는

취학 전 아동의 분노-공격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데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

났다(Torres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수록 유

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조절 그리고 또래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한정현,

심미경, 2011; 류희정, 이진희, 2013; 윤서희, 성지현, 2014;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 및 배려하고,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를 하는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배문주,

2005; 지진미, 2018). 이렇듯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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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지만 ‘왜,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미흡한 편

이다(이영환, 2016).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때는 상황의 선택, 주의, 평가 등의 인지적인 전략

을 사용해야 한다(Gross & Thompson, 2007). 또한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적 문제

상황에서 선택된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효과적인 전략

을 아는 것으로(Ivcevic & Brackett, 2014), 정서의 인지적 이해와 행동적 기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정서는 유아의 인지기능인 실행기능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으

며, 정서와 인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임을 반영한다. 여기서 실행기능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

(Anderson & Reidy, 2012). 실행기능은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

조직화’의 다차원적 요인으로 구분된다(Gioia et al., 2000).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

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기능은

정서발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이다(김지은, 2012). Joormann과

Gotlib(2010)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억제 능력이 정서조절을 위한 중요한 기제임을

밝혔다. 또한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은 정서적 자기조절(최은아, 2013), 정

서통제능력(강도연, 2015),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슬아, 송현주, 2014)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행기능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Moriguchi, 2014). 유아기에는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 기술을 내면화하여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시작되므로(Landry et al., 2002), 부모의 양육참여는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

력을 지니는 환경적 요인이라 사료된다. 예를들면, 이윤정 외(2014) 연구에서는 아

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고, 배문주(2005)의 연구 결과 아버지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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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억제와 정서조절능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유란희와 김선희(2017)의 연구에서

는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과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애정이 유

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

타나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상기한 관점을 근거로 아버지의 적극

적인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주로 양육과 관련한 상호작용이 빈번

한 반면, 아버지는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Bronstein &

Cowan, 1988; Lamb, 2010; 김은화, 2011)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볼 때 아버지

의 경우 놀이참여 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통해 유

아는 인지적 자극을 받거나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데(Tamis Lemonda et

al., 2004), 이때 유아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며 규칙을

지키고 주의를 집중하거나 전환해 보는 등 실행기능이 촉진된다(최소연, 2017; 차

미숙, 김광웅, 2018; 백선정, 김희화, 2020). 선행연구들(Kopp, 1982; Ward, 1994; 배

문주, 2005; 유란희, 김희선, 2017; 백선정, 2020; 김시은, 김현수, 2021)을 종합해보

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 및 생체 리듬의 외적 조절자의

역할을 하고 전두엽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실행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는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가 상호작용하여

실행기능 향상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강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버지의 놀

이행동이 똑같은 양상으로 자녀의 놀이를 촉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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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이희선(2016)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정서조절능력의 관계가 유의

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가 단순히 놀이참여에만 참여하는 것은 유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버지의 바람직한 태도와 더불어 놀이참여가 이루어

질 때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놀이에는 놀이의 특성

중 즐겁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부모가 자녀와 놀이를 하고 싶

고 즐겁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부모가 영

유아기 자녀의 놀이에 참여할 때는 자녀의 놀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추론된다(김리진, 이소연, 2018).

놀이참여태도란 자녀가 원하고 주도하는 놀이를 따라가 주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김리

진, 이소연, 2018). 홍혜미(201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기심, 상상력 등을 활용하며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고, 아버지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

의 자기조절능력 또한 높았다고 하였다(최화자, 이하원, 2019). 또한 유아의 실행기

능은 부모가 단순히 놀이에 자주 참여하는 것만으로 발달된다기보다, 부모가 유아

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유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져 어떠한

태도로 놀이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백선정, 2020). 놀이에 참여하

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놀이 상호작용에

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질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질적

인 놀이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결과(손애리, 2022)도 같은 맥락으로 파

악된다. 상기한 관점을 근거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촉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또는 자주 놀이에 참여하는가 등을 측정하는 양적

놀이변수가 아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를 측정하는 놀이의 질적 부분인 아

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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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놀이참여태도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즉, 통합모형인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조

절된 매개모형과 같은 통합모형은 선행이론이 부족할 경우 회귀분석적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된다(정선호, 서동기, 2016).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고려해 볼 때 이론적, 경험적 배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귀기반 접근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의 통합적인 이론모형을 탐색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아버지의 양

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떻게, 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

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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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의 실행기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매개하

는가?

연구문제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아버지

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아버지

양육참여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실행기능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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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은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기술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많은

영향을 미쳐,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좋

아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기초가 된다(Eisenberg et al., 2001). 특히, 유아기

에는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해가는 중요한 시기(Scharfe, 2000)로 정서발달은 유아기에 발달시켜야하는 주

요한 능력(Denham et al., 1997)이다.

일반적으로 정서란 개인과 집단이 느끼는 행복, 기쁨, 슬픔, 공포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성향으로, 인간의 생존과 환경에의 적응, 행위의 동기유발과 목표설

정,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한 개념(고윤희,

2012)으로 본다. 유아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유일하게 정서를 사용하는 신생아기에

서 출발하여 영아기에 사회적 미소(social smile)를 짓고 양육자와의 관계를 참조하

여 행동의 결정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가 발달되어

간다(Izard et al., 1995). 유아는 점차 여러 가지 정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는 유지하고 지속하며, 부정적인 정서는 억제하거나 소거해가는 능력을 배워나

간다(김정은, 신유림 2015). 정서는 생존과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유아가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를 스스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판단

하여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하고 대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서조절능력의 개념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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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man과 Katz(1989)는 정서와 관련된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고 욕구에 대한 충족

을 지연시키거나 조절하는 능력으로 행동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정의내렸다.

Kopp(1989)는 기쁨, 분노, 슬픔, 공포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적응적

으로 대처하는 행동이나 과정이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정서들 간의 균형을 유

지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요구가 주어질 때 분노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Brenner와 Saloney(1997)는 정서의 생리적·생화학적인 영

역, 인지적인 경험상의 영역, 행동적 표현상의 영역 등의 구성요소들에 의해 정서

가 시작되거나 수정 및 유지되도록 하는 반응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Thompson(1994)은 내적으로 발생하는 감정 상태와 연관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을 인식하고 그것의 강도와 지속기간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Eisenberg와 Morris(2002)도 정서조절능력은 목표달성을 위해 정

서적인 자극이 발생했을 때 강도 및 표현의 정도를 조절하고 유지하며 통제하는

능력으로, 내적인 과정과 외적인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Denham(2006)은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상호작용 및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Calkins(1994)는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정서적인 각성을 처

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며 대인관계 측면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개념화하기도 하

였다.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상태와 그로 인한 행동의 강도 및 지속기간 등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

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해가는데, 유아기인 3~5세 시기에는 유

아들의 언어능력과 전두엽이 급속하게 발달해가고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

는 결정적 시기이다(Cole et al., 2008). 변연계와 전두엽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정

서조절의 신경형판이 형성되는데, 생후 15개월에 변연계는 해부학적으로 성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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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Rainwicz, 1979), 만3~6세까지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다가 아동기에는 발달의

변화 추이가 다소 완만해진다(Greenberg & Snell, 1997).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듯이 전두엽은 정서조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즉,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현

실판단을 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편도체를 환경에 맞게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타인과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복잡한 정서와 상황 인식

이 점점 명확해지며(Bronson, 2000; Lemerise & Arsenio, 2000; Denham &

Kochanoff, 2002; 김창윤, 2007; 김유미, 2007),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을 억제할

수 있고 적절한 정서표현이 가능해진다(Gluck et al., 2011).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개인의 기질에 근간을 두지만 유아를 둘러싼 주변의 인적·

물리적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충동을 조절해보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발달되며,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현적으로 나타

나던 행동이 점차 내현화되고 조절된다(Kopp, 1982; Eisenberg et al., 2004). 부모

의 통제나 지시에 의해 조절되던 외적인 정서조절에서 시작하여 점차 연령이 증가

하며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내적인 정서조절로 발달해가는 것

이다(Eisenberg et al., 1998).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상황에 맞춰 자신의 정서적인 표현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

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추기도 하고, 점차 인지적 능력

이 발달해가면서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함으로

써 마음을 달래는 인지적 전략을 사용(박성연, 2013; 최혜정, 이동귀, 2015)하기도

하는 등 폭발적인 행동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많은 연구들은 이 사회화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있어서 특히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

정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형성되어 간다. 많은 연구에서 인간의 발달에 있어

서 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Kopp(1982)는 유아가 사회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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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유아가 유능하게 정서조절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아는 출생 후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정환경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

와 함께하는 동안 아동의 정서와 행동을 가장 많이 지도하고 모델링해주며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Eisenberg et al., 1998; 정은주, 2005) 부모로부터 받는 영

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unn과 Brown(1994)은 정서조절능력이 환

경 안에서의 모방과정을 통해 사회화된다는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정서가 분

화·발달하는 유아기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모 요인이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와 같

이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

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역할로 변화하였다(나현정, 최미숙, 2017).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아버지 양육참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최경순(1993)

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 행동이 양

적 시간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일상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참여하

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로 분류하였다.

이후 이영환 외 연구(1999)는 양육참여를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의 개념으로 정의하

며 발달적 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최혜순과 이미현

(2015)은 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란 자녀를 양육할 떄 마주

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양육행위라고 정의

하며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지원, 자기성장을 하위요인

으로 하여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아버지는 양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유아의 성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역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양육 참여자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는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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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1991)의 연구 이후 진행된 아버지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아버

지의 행동과 가치관, 태도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김정,

2005),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할수록 자녀는

내적 통제력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웅, 이인수,

1998).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경우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이 높았다(김은정, 2002; 한미자, 2003; 박잎새, 2012). 황영미와 문혁준(2006)의

연구에서는 또래수용도가 높은 아동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여가생활, 생활지도,

인지적 성취지도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

을수록 유아들의 인지능력과 감정이입능력이 발달되었으며(송민선, 2009), 정서조절

능력 및 또래유능성과도 정적 상관이 있음 또한 밝혀졌다(최미숙, 송순옥, 2014).

이러한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유아 양육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시간은 적지만

적은 시간 안에 질적 보충이 가능하여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기여할 수 있으며

(정선희, 2001; 오남희, 2008; 채영문, 2010),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시간이 어머니보다 적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유아의

발달에 어머니와 다른 고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는

서로 다른 자극은 부모 한 쪽에서만 받는 자극에 비하여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효과적이다(Parke & Tinsley, 1981; Rinaldi & Howe,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아버지가 주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양육자인 어머

니의 양육행동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패턴과는 차이가 있다. 어머니는 주로 돌봄의

형태 위주로 양육하는 반면 아버지는 주로 놀이를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한다. 아버

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

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관람, 여행, 책을 읽어주는 등의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권정윤

등 2010),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의 신호나 행동에 대한 반응성과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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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았다(Lovas, 2005; Kochanska & Aksna,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행동, 가치관, 태도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김정, 2005), 아버지의

양육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돌보기 및 지도 양육참

여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수용도가 높게 나타났고(황영미, 문혁준, 2006),

아버지의 야외 여가활동참여는 취학 전 아동의 분노-공격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예

측하는데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Torres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적

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조절 그리고 또래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한정현, 심미경, 2011; 류희정, 이진희, 2013; 윤서희, 성지

현, 2014;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유아의 타인의 정서를 인식 및 배려하고,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를 하는 능

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배문주, 2005; 지진미, 2018). 이와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는 자녀의 자기조절 영역의 발달과 큰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시은,

2021).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의 형태나 반응은 어머니와

다른 질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위영희, 1983; Bronstein

& Cowan, 1988; Lamb, 2010).

2.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황의 선택과 수정, 주의, 평가, 반응의 인지

전략이 필요하며(Gross & Thompson, 2007).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실행할 때

정서와 인지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용한다(Cacioppo & Berntson,

1999). 정서조절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

서적 각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적 각성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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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으며, 부정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상황에 맞는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정서를 유지시키고 조정하는 것이다(조성희, 2015). 또한 성공적인 정서조절능

력은 정서적 문제 상황에서 선택된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효과적인 전략을 아는 것(Ivcevic & Brackett, 2014)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서

의 인지적 이해와 행동적 기능까지를 정서조절능력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서 유아는 내면과 행동의 통합적 조절이 필요하여 정서는 실행기능과 분리되어 생

각될 수 없으며, 정서와 인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임을 반영한다.

실행기능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으로, 문제해결을 위

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Anderson & Reidy, 2012). Gioia와 동료들(2000)에 따르면 실행기능은 다

차원적인 개념으로 억제, 전환, 감정조절, 작업기억, 계획·조직화의 5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억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항적, 충동적인 반응을 억

제하고, 불필요한 간섭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을 제한하는 자기조절 기능이고, ‘전

환’은 상황의 요구에 맞게 사고과정이나 주의, 행동을 바꿔 새로운 활동으로 전환

하는 능력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여 사고체계를 재배치함으로써 대안

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의미한다.

‘감정조절’은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인지적 동기 측면에 해당

하여 전두엽의 다른 하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실행할 때 인지와 함께 작용하는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작업

기억’은 새로운 정보를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하여 세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가 장기기억의 지식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며, ‘계획·조직화’는 문제

를 예측하고 목표를 세워 미리 문제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계획의 요소

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대안을 생각하거나 선택하고, 순서와 위계를 수립하

는 역할을 하는 능력이다(백현주, 2019).

이러한 실행기능은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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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서발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이다(김지은,

2012). 정서는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인지의 동기적 측면에

해당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실행할 때 인지와 함께 작용한다(Bell & Wolfe,

2004). Joormann과 Gotlib(2010)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억제 능력이 정서조절을 위

한 중요한 기제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실행기능

은 정서적 자기조절(최은아, 2013), 정서통제능력(강도연, 2015),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이슬아, 송현주, 2014)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아의 실행기능

은 양육 및 교육적 지원을 통해 연습의 과정을 거쳐 증진될 수 있으며(이현진,

2013),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된다

(Moriguchi, 2014).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부모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다양한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결과를 예측

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

체계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실행기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초

단계로 여겨진다(Carlson, 2003). 양육과 실행기능 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

머니가 자율성을 지지하고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경우 주의집중력

과 행동억제와 같은 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났고, 강압적이고 간섭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어머니의 자녀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과제집중력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Granziano, 2009). 이윤정 외(2014)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

의 실행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문주(2005)의 연구 결과 아

버지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유아의 감정조절 능력 및 충동억제 점

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유란희와 김선희(201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기 자

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조절능력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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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애정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

의 정서조절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실행기능의 매개적 역

할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아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 기술을

내면화하여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시작되므로(Landry et al., 2002),

부모의 양육은 실행기능에 큰 영향력을 지니는 환경적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아

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으로 가는 매개모형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B.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기는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정서적 발달의 기반이 되는 시기로(김보

민, 2006), 이 시기의 아동들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놀이 활동을 한다. 유아

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그에 맞는 놀이를 찾아서 하며, 유아마다 놀이를 통해 다른

행동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최유석, 임지영, 2021).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능력을 발

달시켜간다(Fein, 1981). 유아들에게 놀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자 생활이며(김경은

등, 2020; 곽경화 등, 2020), 내적으로 동기화 된 자발적인 활동이자 표현인 것이다

(백승선 등 2020). 또한 놀이 장면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겪고 목표 달성을 위하

여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며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후의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적인 삶을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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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여 다양한 발달영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자녀의 놀

이를 계획해 주고, 놀이의 수준을 더 높여주기도 한다(원희영, 1998). 이때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어머니처럼 양육과 보호를 하기보

다 놀이상황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Bronstein & Cowanm

1988; Lamb, 2010; 김은화, 2011). 이때 아버지는 놀이 과정에서 규칙에 대하여 서

로 설명하고, 자녀의 마음을 읽을 기회가 많아져 유아가 건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이배, 김경숙, 2013). 문성영과 심성경(202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기능놀이, 신체놀이, 게임놀이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문제해결력이 높아

지고, 아버지가 신체놀이와 기능놀이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고 하였으며 아버지와 놀이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이론, 학습관련 기술 등과 같

은 유아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다(노윤미, 2006; 최소연, 2017).

이와 같이 유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이며 생활인 놀이가 아버지의 양육 과

정 중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놀이가 자녀와의 주된 상호작용방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뿐만 아니라 놀이상호작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부모의 행동이 똑같

은 양상으로 자녀의 놀이를 촉진하지 않으며 그 태도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 놀

이참여태도란 자녀가 원하고 주도하는 놀이를 따라가 주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

의 놀이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김리진, 이

소연, 2018). 부모의 놀이참여태도는 유아가 놀이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때 부모가

이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태도인 ‘민감하게 인지하기’, 부모가 놀이상황에서 즉각적

으로 반응하고 유아와 감정을 교류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태도인 ‘반응적이고 즐겁

게 놀기’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백선정, 2020). 홍혜미(2018)의 연구

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기심, 상상력 등을 활용하

며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고,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이 적극적일수록 유아의 자기평가능력이 높았으며(송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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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또한 유아의 실행기능은 부모가 단순히 놀이에 자주 참여하는 것만으로 발

달된다기보다, 부모가 유아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유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져 어떠한 태도로 놀이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백

선정, 2020).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서 감정이나 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

아차리게 되면 유아가 자기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높이

는데 도움이 된다.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

여태도가 완전매개하는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

더라도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놀이 상호작용에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질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질적인 놀이참여 여부가 중

요한 변수가 된다는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손애리, 2022). 이처럼 아버지

는 양적으로 놀이하는 시간만 많이 갖는 놀이 상대자이기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자

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질의 놀이 상대자가 되어야 한다(이원영,

1998). 또한 평일을 기준으로 어머니의 놀이참여시간은 한 시간 이상, 아버지는 30

분에서 한시간 미만으로(김영덕, 2016) 아버지의 놀이 상호작용의 시간이 실제적으

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 놀이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더욱

효과적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놀이 상호작용의 기회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어떠한

태도로 놀이에 참여하며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이참여의 질을 점검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최근 연구들은

놀이참여수준보다 놀이참여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김영덕, 2016; 문성희, 2019; 곽경

화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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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과 아버

지의 놀이참여태도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가 놀이기술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그 안

에서 다양한 규칙, 따스한 정서를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하여 또래와 바람직하게 상

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익히게 하여 자연스럽게 문

제행동을 감소시키며(김경희, 2021), 유아의 자기정서, 감정조절, 충동억제, 타인 정

서 인식 및 배려를 증진시켰다(최혜순, 2011; 김순희, 김경숙, 2018). 이와 같이 아

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는 유아의 정서 및 생체 리듬의 외적 조절자의 역할을

하며, 전두엽의 발달을 촉진시켜 실행기능의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놀이참여가 상호작용하여 실행기능의 향상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강화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놀이참여태도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음을 유

추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아버지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

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이영환, 2016). 또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 특성이 자녀의 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실

행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가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로가 궁극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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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이 낮아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유아의 아버지들에게 자녀 양육 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놀이에 참여하는가 또는 얼마나 자주 놀이에 참여하는가 등을

측정하는 양적 놀이변수가 아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를 측정하는 놀이의

질적 부분인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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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3-5세 아동들의 아버지 총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만 3-5세

에 해당하는 유아기 아동은 언어능력과 대뇌의 전두엽이 급속하게 발달해가고 정

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다(Cole et al., 2008). 이러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은 유아기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부

터 시작되며(Albert, 2012), 아버지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머니의 놀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극을 유아에게

제공한다. 이에 해당연령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표 1>에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류 n, %

아버지 연령

만20~29세 4(1.3)

만30~39세 158(51.1)

만40~49세 141(45.6)

만50~59세 6(1.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0.3)

고졸 25(8.1)

전문대졸 44(14.2)

대졸 18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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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이상 52(16.8)

맞벌이유무
맞벌이 146(47.2)

외벌이 163(52.8)

자녀수

1명 116(37.5)

2명 161(52.1)

3명 29(9.4)

4명이상 3(0.9)

출생순위

첫째 181(58.6)

둘째 111(35.9)

셋째 15(4.9)

넷째이상 2(0.6)

자녀성별
남 154(49.8)

여 155(50.2)

자녀나이

3세 74(23.9)

4세 114(36.9)

5세 1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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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척도

아버지 양육참여도 측정을 위하여 기존에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사용된 아버지 양

육참여 척도들을 기초로 이미현(2014)이 개발한 아버지 양육참여 검사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평정자는 유아의 아버지 본인이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은 놀

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 자기성장 등 5개 영역 총 19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의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양육참여도 점수가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하위변인별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로는 ‘놀이문화

지원’은 .75, ‘사회정서지원’은 .74, ‘교육지원’은 .71, ‘공동양육’은 .72, ‘자기성장’은

.76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성장을 제외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이다.

2. 유아의 실행기능 척도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Isquith, Gioia와 Espy외 연구진(2004)이 제작

한 유아용 행동 평정 척도 BRIEF-P(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function-Preschool version)를 번안한 서정은, 박혜원(2011)의 척도를 백

현주(2019)가 일부 문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총 63문항으로 억제, 전환, 감정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화의 5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및 교사 등 아동의 가까운 성인이 응답하도록 되어있

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억제, 전환, 감정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화의 각 5가지 하위요인은 4점 Likert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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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평가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하며 모든 문항

은 역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자신

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지 못한다.’, ‘새로

운 상황에 접하면 혼란스러워 한다.’, ‘작은 일에도 큰 반응을 보인다.’, ‘두 가지 이

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 물건을 질서 없이 놓고 제대로 못 치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하위요인별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로는 ‘억제’

는 .91, ‘전환은’ .87, ‘감정통제’는 .88, ‘작업기억’은 .93, ‘계획조직화’는 .87로 나타났

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7 이다.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etti (1997)가 개발한 정서조

절능력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번안한 김지윤(2007)의 척도를

박잎새(2012)가 유아용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으

로 정서통제 및 불안정/부정적 정서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

은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Likert의 5점 척도에 따라 응

답하였다. 정서통제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뜻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뜻

한다. ‘불안정/부정적 정서’ 문항을 역채점 한 후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문항

의 예로는 ‘하나의 활동을 하다가 불안해하거나 화, 짜증 등을 내지 않고 쉽게 다

른 활동으로 옮겨간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방해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면 부

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로는 ‘정서통제’는 .74 이고 ‘불안정/부정적정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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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4.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척도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소연 등(2018)이 개발하여

백선정(2020)이 수정하여 사용한 놀이참여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3개의

하위영역(민감하게 놀기, 반응적으로 놀기, 즐겁게 놀기)을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민감하게 인지하기’와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의 2요인으로 수

정하였으며, 12, 18, 19번 문항은 삭제되어 총 17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관련 요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놀이

를 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와 ‘아이가 놀이할 때 흥미를 보이

는 대상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반응한다.’ 등이 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로는 ‘민감하게 인지하기’는 .83, ‘반응적이고 즐

겁게 놀기’는 .88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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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2년 7월 말에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EMBRAIN)을 통해 설문

을 실시하였다. EMBRAIN은 15년 동안 이어져 온 기업으로 국내 1,645,934명의 패

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여 성비, 연령대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설문 응답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연구자가 모의로 진행해본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지닌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설문의 소요시간은 15분에서 20분 사이

였으며, 이에 동의한 아버지들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09명의 자료였다

D.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7(IBM Co., Armonk, NY)과 SPSS Macro version 4.1(Hayes,

2017)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27을 통해 기술통계와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은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4, 모델 7을 활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확인

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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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

도, 유아의 실행기능, 정서조절능력이며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r = .72, p < .001)와 유아

의 실행기능(r = .22, p < .00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 = .35, p < .001)과의 관계

에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는 유아

의 실행기능(r = .22, p < .001)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 = .37, p < .001)과의 관에

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아의 실행기능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r

= .75, p < .001)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공차한계 값을 산출한

결과 .473 ~ .946 사이의 값으로 모두 1을 넘지 않았고, VIF(Variance Inflation

actor)는 1.06 ~ 2.12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2.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72*** -

3. 유아의 실행기능 .22*** .22*** -

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35*** .37*** .75*** -

M 54.39 65.67 191.22 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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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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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

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단순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가정(Muller, Judd, &

Yzerbyt, 2005)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ACRO PROCESS model 1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경우 매개된 조절효과와 구분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정

선호, 이동기, 2016; 배병렬, 2021). 즉, Muller 등(2005)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tep 1에 따라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는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조절변수인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 = .01, p =

.11, p ≻ .05), 조절된 매개효과의 첫 번째 가정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

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

해서 MACRO PROCESS model 4를 활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예측하였

고(β = .77, p < .001),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은 종속변수인 정서조절능력에(β = .27,

SD 7.64 8.34 2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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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총효과(β = .49, p < .001) 와 직접효과(β = .28, p < .001)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는 부분매개효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간접효과

의 계수는 .21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10와 .32로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아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β SE t p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total effect)
.49 .07 6.61 .00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유아의 실행기능

(direct effect)
.77 .20 3.90 .000

유아의 실행기능 →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direct effect)
.27 .01 18.83 .00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direct effect)
.28 .05 5.37 .000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표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유아의 실행기능 .21 .06 .10 .32

Bootstrap sample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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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에 의한 유아의 실행기

능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으

로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버지의 놀이참

여태도의 상호작용항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β = .04, p < .05). 이와 더불어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β = .27, p < .01). 아울러 조절된 매개지수 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표 6) 간접효과가 각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효과의 시각적 도식화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을 보

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함께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

이 하더라도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낮으면 유아의 실행기능 향상으로 이

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수준에 해당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수준이 1 표준편차 높을 때만 간접효과가 유의하고 놀이참여태도

의 수준이 평균인 경우와 1 표준편차 낮은 경우에는 간접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는 유아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졌다. 반면,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가 평균 또는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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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더 이상 매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Dependent variable: 유아의 실행기능

95% CI

Variable B SE t LLCI ULCI

X: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50 .28 1.77 -.06 1.07

Mo: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 .42 .26 1.59 -.10 .93

Interaction

(XMo)
.04 .02 2.25** .01 .08

Dependent variable: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95% CI

Variable B SE t LLCI ULCI

X: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28 .05 5.37*** .17 .38

Me: 유아의 실행기능 .27 .01 18.83*** .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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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아버지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Variable
95% CI

Index Boot SE LLCI ULCI

Interaction

(XMo)
.01 .00 .00 .02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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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Variable Effect Boot SE LLCI ULCI

-1SD .05 .09 -.12 .23

Mean .14 .08 -.02 .30

+1SD .23 .09 .06 .40

<표 7>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그림 2]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놀이참여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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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유아의 실행기

능을 통한 매개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나아가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를 조

절된 매개모형으로서 추가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유아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버지 요인의 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실행기능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부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

지의 양육참여가 많으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실행기능을 통한 간접효과 또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민감성과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Nicole et al., 2015; Andrew & Rory, 2022)와 유아의 인

지적, 정서적 실행기능의 지연억제가 높을수록 자신을 잘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 정서통제능력이 높아지고, 공격적 혹은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강도

연,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가 아동의 사생활은 인정하지 않고 자

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간섭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실행기능 중 정서조절곤

란과 부주의를 매개로 사회성 발달의 저하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김수연, 2019)와

유사한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결과이다.

다시말해 아버지가 유아기 자녀의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높은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

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유아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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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실행기능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아는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 등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및 자신의 정서를 활

용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실행할 때 정서와 인지요인은 함께 작용

하는데(Cacioppo & Berntson, 1999; Bell & Wolfe, 2004), 아버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은 촉진되고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특징은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여행,

관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정윤 등 2010), 이러한

부-자녀 간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 즉,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유아에게 다양한 비계(scaffolding)설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유아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직접 해봄으

로써 실행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유아가 상황과 목적에 적절하

게 방해되는 자극은 통제하면서 인지적 유연성이 증진되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

고 조절하며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즐겁게 놀이하는 태도 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양

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유아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먼저,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고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강화효과를 보였다. 다시말해, 아버지가 양육참여

를 많이하더라도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낮으면 유아의 실행기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놀이에 자주 참여할수록 유아의 실행

기능 발달이 촉진되며, 아버지가 놀이상황에서 민감하게 인지하는 놀이참여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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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적이고 즐거운 놀이참여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백선정, 2020)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가 합리적이고 친밀감 있는 양육

행동을 보이면서 유아의 놀이에 참여할 때 유아의 통제능력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전숙희, 2016)와도 맥을 같이한다.

유아는 부모와 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

을 생각해 내보고, 계획을 세우는 전략을 배우며 실행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Schaefer & Drewes, 2013). 실행기능 향상은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되어 점차 내적능력으로 발달해 가 유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아버지와 놀이하는 환경 속에서

외적으로 조절되는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해보고 해결해봄으로써

실행기능이 향상되고 이는 정서조절 능력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조절변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과, 놀이참여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실행기능

에 영향을 주고 이는 정서조절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아버

지의 놀이참여태도가 평균 또는 낮은 수준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이 아버지의 양

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더 이상 매개하지 못했다.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인지적 기제가 되는 실행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때 아버지의 역할로서 양육참여와 더불어 놀이참여태도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는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버지가 놀이상호작용

에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적이고 즐거운 태도를 빈번하게 보인다면 유아는 아

버지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를 통해 유아의 능동적인 반응 및 몰입을 촉진

할 수 있고 유아는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풍부해짐으로써 사고의 전환, 조직화, 계

획능력 등 실행기능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서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

현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다시말해,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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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간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적 요인임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으면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이 높아지

고 정서조절능력 또한 향상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간접효과를 아버지

의 놀이참여태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아주는 놀이참여태도가 유아의 실행기능

및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낮은

정서조절 능력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유아들의 실행기능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부모의 놀이참여태도를 점검하여 자녀와

의 놀이 상호작용 장면에서 더 효과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부모교육프로그램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아버지 대상의 경우 양육기술 위주의 교육내용 또는

유아기 자녀와 놀이하는 미시적인 방법이나 기술이 주를 이루었다(안재욱, 우주영,

2013; 문소라, 2016; 김시은, 김현수, 2021). 그러나 기존에 제시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부모교육에서는 특히 자녀와 놀이상호작용에서 효과적인 반응기

술 및 태도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아버지로서 양육효능

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자녀 간의 양육

참여 및 놀이상호작용의 질을 증진시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참여도와 놀이참여태도 모두 아버지의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던 것이

한계였다. 연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양육참여도, 놀이참여태도이기 때문에 스스

로 보고한 것과 실제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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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보고와 함께 비교하는 등 다양한 측정방법이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절변수로 사용된 놀이참여태도는 놀이 장면에서 드러

나는 놀이 상호작용의 질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자유놀

이 상황에서의 관찰도구를 통한 관찰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맞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를 선택하여 실시하였으나, 유아의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이 다양하고, 측정

도구 또한 다양하다. 또한 유아의 가정에서와 유아교육기관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정도와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 유아교육기관의 선

생님 보고 등 다양한 평정자들과 함께 비교하는 등 다양한 측정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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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부록 1. 설문지 안내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요인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본 설문지는 반드시 아버

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문항은 각 문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뿐, 맞고 틀리거나 좋고 나

쁨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해당된다고 느껴지는 답을 하나만 골라 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을 읽은 후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대로 빠른시간 안에 솔직하

게 답변해주시고, 혹여나 선택에 대해 망설여진다고 하더라도 누락없이 본인에게

가장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꼭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거나 중복체크(2개이상의 답에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응답

한 모든 내용이 무효화 되므로 빠짐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소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자의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00월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오지현

연구자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 아동상담전공 석사과정, 김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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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만 3~5세의 유아 중 한 명 선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 다음은 자녀의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1. 자녀의 성별 : ① ( )남 ② ( )여

2. 자녀의 연령 : 만 세

3. 자녀의 형제 유무: (1)외동 (2)형제있음

◉ 다음은 아버님의 기본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연령 : 만 세

2. 귀하의 최종학력

①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 ) 고졸

③ ( ) 전문대졸 ④ ( ) 대졸 ⑤ ( ) 대학원 이상

3. 아버지의 근무시간 1) 평일 하루 평균 시간

2) 주말 하루 평균 시간

4. 맞벌이 유무: (1)맞벌이 (2)외벌이

5. 귀하께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평일 하루 평균 시간

2) 주말 하루 평균 시간

※ 이하의 문항들에서도 위에서 선정하신 자녀로 대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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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 (19문항)

◉ 다음은 아버님의 양육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을 생각하

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내 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놀이터, 놀이공원, 동물원 등에 가서 함께 놀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와 함께 여행이나 캠핑을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와 함께 자전거타기, 등산하기, 산책하기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와 함께 영화, 연극, 공연, 전시 등을 보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른들께 인사하는 법과 예절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

것을 계속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정하여 행동하도록 기회

를 주고 그 선택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잘 지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가 생활 속에서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

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관련된 정보를 함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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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찾아본다.

11 자녀의 학습활동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녀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부가 공유한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부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내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등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녀양육과 교육 관련 서적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한다. (예: 사진기술, 동영상편집, 자녀와의 대화

법 등)

① ② ③ ④ ⑤

17 아버지 교육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녀양육에 대해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멘토를

정해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9 좋은 아버지 되기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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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척도 (17문항)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아버님께서 자녀와 같이 놀이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아이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놀이를 하고 싶은

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의 의미

를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평상시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놀이가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놀이 중에 아이의 기분 변화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지(역

할, 도움, 반응 등)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가 놀이에 집중할 때는 아이를 그냥 조용히

지켜본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어떤 놀잇감을 고를 때 그것을 가지고 무

슨 놀이를 할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놀이할 때 흥미를 보이는 대상에 함께 관

심을 기울이며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놀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거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가 놀이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 긍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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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칭찬, 공감, 격려)을 해준다.

11
아이가 놀이에서 보여주는 신호(예 : 얼굴표정, 동

작, 의성어 표현 등)에 반응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와 놀이할 때 내 목소리나 행동을 아이의 기

분에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와 함께 집중해서 논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이가 즐기는 놀이라면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논다(낯선 싸움놀이, 딱지치기

등).

① ② ③ ④ ⑤

15
아이의 눈높이(놀이수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논

다.
① ② ③ ④ ⑤

16 바빠도 아이와의 놀이시간은 가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즐겁게 놀이를 시작해서 즐거운 기분으로

마무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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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24문항)

◉ 다음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에 자녀

의 이름을 넣어 읽으시고 자녀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칸에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는 명랑한 아이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이)는 기분이 금방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기분을 미리 짐작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이)는 어른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4

○○(이)는 하나의 활동을 하다가 불안해하거나

화, 짜증 등을 내지 않고 쉽게 다른 활동으로 옮

겨간다.

① ② ③ ④ ⑤

5
○○(이)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시무

룩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빨리 회복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이)는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는 또래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8
○○(이)는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이)는 자신의 욕구가 바로 채워지지 않아도

채워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벌을 받는 것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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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재미있어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한다.

11

○○(이)는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예 : 매우 활동적

인 놀이상황이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

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는 어른에게 칭얼거리거나 귀찮게 들러붙

는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이)는 에너지가 넘치고 풍부해서 다른 사람

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는 어른들이 “안 돼”라고 말하거나 행동

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는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무섭고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는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7
○○(이)는 놀이에 다른 아이를 끌어들이려 할 때

지나치게 흥분하고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는 표정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는 친구들이 놀자고 하거나 말을 걸면 화

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0 ○○(이)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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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는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고통스러워

할 때 관심을 보이거나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이)는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면

매우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이)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방해하거나 공

격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인 감정(예 : 화, 두려움,

좌절, 괴로움)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⑤

24
○○(이)는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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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유아의 실행기능 (63문항)

◉ 다음은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유아의 일상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

어보신 후 평소 유아를 관찰하신 것에 기초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

르시면 됩니다.

번호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작은 문제에 과잉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 두 가지 일을 주면, 한 가지만 기억한다. ① ② ③ ④

3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 물건을 질서 없이 놓고

제대로 못 치운다.
① ② ③ ④

5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나면 폭발적으로 감정을 분출한다. ① ② ③ ④

7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동들(한 번에 한 조

각씩 맞추기, 보상을 받기 위해 청소하기 등)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멈

춘 후에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웃는다.
① ② ③ ④

9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하겠다고 말한 과제도 스스

로 시작하지 못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0
새로운 사람들(보모, 교사, 친구 또는 유아교육기

관 직원 등)과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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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너무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2
게임, 퍼즐, 놀이 활동 등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또래 아이들보다 더 주의해서 감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4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보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을 잊는다.
① ② ③ ④

15

계획 또는 일과의 변화(일상 활동의 순서, 갑자기

추가되는 일, 스케줄 변경, 시장가는 길을 바꾸는

것 등)에 불쾌해한다.

① ② ③ ④

16 별 이유 없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7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같은 실수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① ② ③ ④

18

(생일파티, 놀이상황 등의) 모임에서 다른 아이들

에 비해 더 과격하게 행동하거나 바보스럽게 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구체적으로 지시해도 옷, 신발, 장난감, 책 등을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0

새로운 장소나 상황(먼 친척이나, 새로운 친구의

방문 등)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21 기분이 자주 변한다. ① ② ③ ④

22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도 어리석은 실수를 한

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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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4
잠, 식사, 놀이 활동 등의 정해진 일과를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25 큰 소음, 밝은 빛 또는 특정 냄새를 불편해한다. ① ② ③ ④

26 작은 일에도 큰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7
두 가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활동이나 과

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28 충동적인 아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9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난관에 빠진 어려운 과

제를 완료해야 할 때 다른 방안을 생각해 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30
환경(새로운 가구,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이동 또

는 새로운 옷 등)의 변화에 불안해한다.
① ② ③ ④

31 울음 또는 폭발적인 분노를 갑자기 멈춘다. ① ② ③ ④

32
과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

다.
① ② ③ ④

33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도 알아차

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4
어지럽힌 것을 치우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도 치

우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35 활동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36 다른 아이들보다 상황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37 활동 도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잊는다. ① ② ③ ④



- 66 -

38
어떤 활동은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9
어떤 과제수행 중 주변상황의 사소한 일에 사로

잡혀 주제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40
낯선 사회적 행사(생일파티, 소풍, 명절 모임 등)

에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41
일상적으로 매일하는 활동에서 쉽게 압도되거나

너무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42
과제(게임, 퍼즐, 가장놀이 활동 등)를 끝내는 것

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3 또래 아이들보다 더 통제가 안 된다. ① ② ③ ④

44
명확한 지시를 주어도 방이나 놀이공간에서 물건

을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5 하루 일과, 음식, 장소 등의 변화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46 문제가 발생하면, 오랫동안 실망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47 같은 주제로 지속해서 말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8 대화나 놀이를 할 때 너무 시끄럽다. ① ② ③ ④

49 지시를 해도 과제를 완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0

사람이 많고 바쁜 상황(많은 소음, 활동 또는 사

람들 같은)에서 과도하게 압도되거나 흥분된 행

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51
지시를 해도 활동이나 과제를 시작하기 어려워한

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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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행동이 너무 과격해서 통제가 안 된다. ① ② ③ ④

53
활동 시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54 지시를 해도 행동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55
사건, 사람 또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끝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6 과제 또는 활동을 너무 빨리 끝낸다. ① ② ③ ④

57 자신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8 활동하는 동안 쉽게 이탈한다. ① ② ③ ④

59
잠시만 지나도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다.
① ② ③ ④

60 바보스럽게 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1 주의 지속 시간이 짧다. ① ② ③ ④

62
다칠 수도 있는 상황(놀이터, 수영장과 같은)에서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게 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63
과제를 할 때 자신의 수행이 맞는지 틀린지 의식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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