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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and preschoolers' story stem narrative response. Eighty two 4-year-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translated evaluation tools: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EA, 3rd edition)
designed by Biringen and colleagues(1998) to examine the quality of the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her child, and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MSSB) developed by Bretherton and colleagues with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 to measure preschoolers’ narrative responses. The following statistical analyses
were preformed descriptive,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4 clusters of
the narrative responses of 4-year-old preschoolers were prosocial story tellers, avoidant/dysregulated story tellers,
constrained story tellers, and anxious story tellers. Second, the preschoolers in the prosocial cluster showed a high
level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and the preschoolers in the avoidant/dysregulated cluster showed a low
level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주제어(Key Words)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 내적표상(mental representation), 
나레이티브 반응(narrative response), 프로파일 유형(profil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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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머니는 유아가 태어나 처음으로 친 한 관계를 형성하

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유아 발달 전반에 큰

향을끼친다. 특히유아기는성장하면서부딪히는여러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

는시기로서, 사회정서적능력의발달이급속도로이루어지

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아의 건전한

사회정서적발달을위해유아들과직접적인정서적대화나

교류를 도모하기 보다는, 유아들의 인지적인 성취에만 지나

친 관심을 갖고 어린 시기부터 많은 인지적 자극에 과다 노

출시키고있으며(메디컬뉴스, 2008년 4월 11일), 이로인해

유아의정신건강이나사회정서적발달을저해할지도모른

다는우려를낳고있다.

유아의건강한사회정서적발달의기초에대해애착이론

가들은 초기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지

적하고있다(Sroufe, 1996). 어머니와유아간에는지속적이

고, 적응적인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작용에

있어서신뢰, 애정, 관심, 기쁨이균형을이루는관계가유아

의발달에긍정적인도움이된다(Emde, 1980). 그러므로유

아의 발달에 중요한 향을 주는 어머니-유아 관계의 질에

는 정서적 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상호

작용이일어나는동안의어머니-유아간의정서표현및정

서적대화의교류는건강한어머니-유아관계의필수불가결

한요소로서(Bornstein, et al., 2008), 어머니-유아간의이

인체계에서의정서는초기발달을예측할수있는민감한지

표이다(Easterbrook, 1985). 이러한어머니와유아의정서적

인 상호작용의 경험은 뇌 자체의 억제 및 활성화 체계의 전

환 및 균형에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되고 있는데(Shore,

1994), 반응적이고 정서적 지지의 양육을 경험하는 유아의

뇌체계는쉽게각성되지않으며, 환경적인변화에융통적으

로반응하게된다는것이다. 즉, 어머니와유아는서로의경

험과반응에가장민감하고강력하게반응하는관계라고볼

수있다.

지금까지 어머니-유아 정서적 관계와 유아의 애착(Ziv,

Aviezer, Gini, Sagi, & Koren-Kaire, 2000), 인지(Kang,

2005), 사회적 능력(Kang, 2005), 도덕성(Kochanska,

2002) 등 주요발달과관련됨이밝혀졌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머니-유아 간 관계의 질을 측정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

가자녀의신호에대해얼마나신속히반응하는지, 어머니가

자녀를대할때얼마나애정적인지등어머니의행동에만초

점을두고살펴볼뿐, 상호작용시어머니와유아가쌍방간

의 정서나 갈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율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두고있지않는경향이있다. 이에Biringen 외(1998)

은애착이론(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과아

동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지지적인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이론(Emde, 1980; Mahler, Pine, & Bergman, 1975)을근거

로 하여 어머니-유아 상호 관계의 질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정서적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 EA)’의개념을설정

하 다. 정서적 가용성은 유아가 디스트레스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다양한맥락에처하 을때보이는전반적인어머니-

유아 정서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Biringen.

2000; Biringen, Robinson, & Emde, 1998; Bornstein, et

al., 2006), 지속적인친 함, 발달적변화등이결합되어정

서와 양육자와의 관계에 기초를 둔 관계적 개념을 의미한다

(Emde & Eastrbrook, 1985). 정서적가용성개념에는어머니

와유아간의역동적인상호적의사소통체계에기초한상호

조절이나상호작용, 그리고정서적상태의공유가포함된다.

어머니-유아의 관계는 양방적이므로(Maccoby, 1992;

Sander, 2000), 어머니와유아의정서적관계의질은어머니

의 행동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머니-유아간 이원체

계를하나의분석단위로파악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유아

의반응성과어머니를참여시키는유아의행동까지도포함되

어야할것이다. 

한편, 유아자신의경험이나기억에대한내적표상은단

순한인지적도식과는달리기술적인인지적구성요인일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방어적인 인지적 요인까지 포함하고

(Bretherton, 1985), 유아의감정, 정서적상태, 정서적의미

구성현상등을나타내주는통로로서개인의독특한내면의

세계이므로(Wolf, 2003),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적 표상은 개

인의 행동체계에서 향력있는 근원으로 개인의 사회적 행

동과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내적표상은생애초기양육자와의상호작용경험에

기초하여형성된다고보는견해(Bretherton, 1985; Bowlby,

1982; Cassidy, 1988)가많다. Ainsworth(1982)는유아가환

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유아의어머니에대한접근용

이성과반응성이유아의내적표상에통합되어사회적관계

에서의행동과감정에 향을줄것이라고가정하 다.

어머니-유아의정서적관계는유아가성장하면서끊임없

이 계속되는 관계이다. 유아의 내적 표상은 자신과 주변 세

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정신적 구조로서, 어머니와의 정서

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어머니-유아의

정서적관계는유아의정서적경험에대한기억을이끌어낼

수있기때문에잘조직화된내적표상구성에도움을줄뿐

아니라, 유아와 어머니 모두를 위해 적절한 관계적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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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향을미칠것이다(Bretherton, 2005). 따라서지속적

으로작용하고하고있는어머니와의정서적관계는유아의

자신과 내적 세계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요

인(Raikes, & Tompson, 2008)이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

과정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어머니와의 경험이 아기의 애착형성에 향을 미치고, 유

아의 애착유형과 유아의 애착표상이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

지만, 어머니-유아정서적관계와유아의내적표상간의관

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제한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가

설적가정이경험적연구들을통해진행되고있는데, 대체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애착표상 유형을 연구하 다.

이 연구들(조은 , 1996; Andrews-Cameron, 1998;

Stevenson- Hinde & Shouldice, 1995)에서는안정애착아

의어머니는불안정애착어머니에비해더욱긍정적인분위

기, 자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보이고 편안한 가정 분위

기를 제공하며, 불안정 애착아의 어머니는 강압적인 행동과

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러한연구들은주로

어머니와 유아의 양방적인 정서적 관계보다는 어머니의 양

육행동만을 측정하고 있고, 유아의 전반적인 애착표상 유형

만을측정함으로써유아의사회-정서적세계에대한이해와

내적표상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

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관계와

유아의내적표상과관련성을가정해볼수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MSSB를 이용하여 유아가 이야기

를 완성하게 하고, 유아가 각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표현된이야기와행동을토대로유아의내적표상을연구해

왔으며(민성혜, 신혜원, 이 , 2004; 유 미, 이 , 2001;

Kochanska, Padvich, & Koeing, 1996; Oppenheim,

Emde, & Warren, 1997; Von Klitzing, Kelsay, Emde,

Robinson, & Schmitz, 2000), 이야기완성과제에서의이야

기 주제와 수행코드(content themes and performance

code)는유아의발달과깊은관련이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

다(신혜원, 2004; 이희원, 2004; 임경민, 2004; Emde, 2007;

Holmnerg, Robonson, Corbitt-Price, & Wiener, 2007).

최근에는 유아의 내적 표상을 개인 유아의 특징에 따라

유형화하기위하여요인분석이나군집분석등으로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특징을 유형화하는 프로파일 중심의 접근

(profile-oriented approach)이 시도되고 있다(민성혜,

2006; Lee, Robinson, Min, Min, & Shin, 2009; Robinson,

Holmberg, & Klute, in press; Robinson, Oxford, Spieler,

& Klute, 2006). 프로파일 중심 접근(profile oriented

approach)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정의하고 반 하며, 내

적표상을통합적으로분석하고, 다양한이야기반응을평가

하고 해석할 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Robinson,

2007), 개인적특성을반 한집단의비교를위해개인지향

접근을주장하는학자들은(예: von Eye & Bergman, 2003)

개인적특성에서유사한사례들을묶어군집화하여분석하

기를권하고있다(민성혜, 2006). 이와유사하게Strayer 외

(1995)는애착Q-sort의도구타당화연구에서두표본집단

을 군집분석하여 유형화 한 후, 각 군집유형에 속한 유아들

의애착행동과사회적적응에관한특성을질적으로분석하

여, 각 군집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유아의

내적 표상을 프로파일 유형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배경

을 가진 집단의 내적세계의 특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정서

적 관계의 질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

과의관계를탐색해보고자하 다. 이를위해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을 파악해보고, 개인별 내적 표상을 프로파일

로유형화하여내적표상의공통된특징을공유한집단에속

한 유아들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특성을 비교해보고

자하 다.

이러한 연구는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와 유아의 내

적 표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줄 것이며, 앞으로 위험부

담을가진집단의프로파일유형을파악하여집단에따른취

약점을고려하여중재프로그램을실시하기위한기초자료를

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

구문제는다음과같다.

1. 4세유아와어머니의정서적가용성은어떠한가?

2. 나레이티브반응에나타난 4세유아의내적표상은어

떻게유형화되는가?

3. 4세 유아의나레이티브프로파일유형별어머니-유아

의정서적가용성은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는만 4세유아 82명(남아 45명, 여아 37명)과그

들의어머니82명을대상으로하 다. 연구대상선정을위해

서울시와경기도신도시에위치한유치원과어린이집 4곳을

임의 선정한 후, 각 유치원의 유아반 담당교사를 통해 유아

의가정에연구협조문을보낸다음, 연구참여에동의한유

아와어머니를대상으로선정하 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연구대상 유아들이 정상범

주에 속하고,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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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하기 위하여 박혜원, 곽금주와 박광배(1995)가 표준

화한‘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중 언어성 지능에 관련

된 소검사를 실시하 다. 실시한 결과, 연구 대상 유아들의

언어성지능점수범위가81~137점으로나타나, 경계선범주

(70~79점)이하에속하는유아가없었기에82명의유아모두

를연구대상에포함시켰다. 4세유아들은풍부한상상놀이와

표상을나타내고 (Oppenheim, 2003), 연령이높아질수록정

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경험이 확대되면서 유아의 나레이티

브 표상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민성

혜외, 2004)에기초하여본연구에서는만4세를연구대상으

로선정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유아의 연령은 평균 4세 7개월이

었고, 성별구성은남아45명(54.9%), 여아37명(45.1%)이었

다. 형제수는 2명이 59명(72%)으로가장많았으며, 한 명인

경우가18명(22%), 세명이상인경우가5명(6%)을차지하

다. 또한아버지가평균37.7세, 어머니가평균34.9세로, 부

모모두30대가59명(72%)과 75명(91.5%)으로대부분을차지

하 으며,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졸이상으로 대졸 이상이

아버지 72명(87.8%), 어머니 60명(73.2%)으로 높은 편이었

다. 부모의직업은아버지의경우사무직이47명(57.3%), 어

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65명(79.3%)이었으며, 가계의 월

평균 수입은 400만원이상이 39명(47.6%)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300만원대(35.4%), 200만원대(14.6%)의

순으로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정서적가용성척도(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Biringen, Robinson과Emde(1998)가개발한정서적가용성

척도(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3rd edition, Infancy

to Early Childhood Version: EAS)를연구자가번안하여사

용하 다. 정서적 가용성 과제를 실시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검사과정에 대한 간단한 지시사항을 전달하 으며, 어머니

와유아에게함께책상과의자및비디오녹화시설이구비되

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제시된 놀잇감(버튼을 돌려 그림 그

리는 판과 기사놀이블록)을 가지고 20분간 놀이를하며 상

호작용하도록 안내하 다. 제시된 20분 중 5분은‘버튼을

돌려 그림 그리는 판(Etch-A-Sketch)’을 이용한‘집 그리

기’과제가 제시되며, 15분간은 기사놀이 블록을 갖고 어머

니와유아가자유놀이를하며상호작용하도록하 다. 전과

정은비디오로녹화하 다.

정서적가용성척도(EA Scales)는어머니척도와유아척도

로구분되어있다. 어머니의정서적가용성을측정하기위한

하위차원은민감성,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이며, 유아의정

서적가용성을측정하기위한하위차원은어머니에대한유아

의반응성과유아의어머니참여시키기로구성되어있다. 각

하위차원은어머니민감성은9점척도, 구조화, 비침해, 비적

대감은각 5점척도로평정하고, 유아의반응성, 유아의어머

니참여시키기는각7점척도로평정한다. 평정의기준은어머

니나유아모두상호적으로주고받으면서적절하고행동하고,

반응할때적절성의정도에따라점수를받게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유아의행동에서상호적이지않으면좋은점수를받

을수없다. 본연구자는이척도의개발자인Zeynep Biringen

에게원격훈련테입으로신뢰도훈련을받고자격인증을받

았다. 본연구관찰항목의신뢰도를산출하기위해전체사례

중16사례에대해본연구자와신뢰도훈련을함께받은아동

학전공대학원생한명이평정하여적률상관계수로신뢰도를

산출한결과.87∼.98의상관계수를보 다.

2) 유아의내적표상

유아의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개발한것을이 외(in press)가번안한K-

MSSB(Korean-MacArthur Stoy Stem Battery)를이용하

다. 이야기완성과제(K-MSSB)는유아에게정서적으로부담

스러운 주제인 부모와 애착관계, 가족갈등, 친구와의 갈등,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4개의 에피소드와 도입이야기, 종결

부로구성되어있다. 각이야기를표준화된절차에따라제시

한후“그다음에는어떻게되었을까?”라고질문하 다. 이야

기완성과제의모든과정은비디오카메라로녹화하 다.

이야기 완성과제의 모든 과정이 녹화된 자료는

Robinson, Mantz-Simmons, Macfie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2004)이 개발한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MNCM)을이 외(in press)가

번안한K-MNCS(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에근거하여코딩하 다. 본연구자는이야

기완성과제의실시절차와채점을위해MSSB 평정척도지

침서(manual)의저자중한명인JoAnn Robinson으로부터

실험실시절차및주의사항그리고평정절차등과관련하여

훈련을받았다. 신뢰도산출을위해연구대상의20%에해당

하는 16사례에대해본연구자와훈련에함께참여하 던아

동학 전공자 한 명이 평정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다.

전체이야기내용주제와수행코드에대한관찰자간신뢰도

(r)는 .87이었다.

3) 유아언어성지능

유아가이야기완성과제(K-MSSB)를수행하기에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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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혜원 외

(1995)가 표준화한‘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검사(Korean-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중언어성지능에관련된소검사를실시하 다.

본연구에서는경계선에해당하는언어성지능점수79점이

하(박혜원외, 1995)의유아를판별하기위해본검사를실시

하 으며, 본 연구대상 유아의 언어성 지능의 평균점수는

100.6(표준편차= 11.6)점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조사는연구참여에동의한어머니-유아 82쌍을대상

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실시하 다. 먼저 유아

의 나레이티브 반응을 통한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연구자와MSSB에대한시연훈련을받은아동학전공대

학원생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유

아와의 개별면접을 통해 측정하 으며,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 다. 유아가 약 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K-

WPPSI 검사를실시하 다. 또한유아가기관에서일과를마

친 후, 어머니가 기관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측정하 다.

수집된자료분석을위해SPSS WIN 12.0 윈도우용프로그

램을이용하여평균과백분율을산출하 다. 또한유아의나

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이야기 완성 과

제의다섯개이야기내용주제와수행코드별표준점수를이

용하여K-means 군집분석을실시하 다. 군집분석은각대

상들의 특성 변수들을 이용하여 대상들 간의 유사성을 나타

내는지표인거리를계산하고이지표에의해유사한또는가

까운거리에있는대상들로부터순차적으로묶어가는방법이

다. 본연구에서는먼저위계적군집분석에서얻어진군집의

수를바탕으로k개의시작점을정하고이를중심으로유사성

에근거하여군집화를시행하 다. K-means 군집분석은군

집분석을 기초로 종속변수의 차이검증에 목적을 두고 있을

때유용한방법이다(김구, 2008). 또한유아의나레이티브반

응 프로파일 유형별로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차이

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일원변량분석을실시하 다.

Ⅲ. 결과및해석

1.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

어머니-유아정서적가용성을알아보기위해‘어머니-유

아상호작용실험’에서보이는어머니와유아의정서적가용

성의정도를조사한결과<표 1>과같다. 어머니와유아의정

서적가용성은어머니-유아쌍을분석단위로어머니가용성

과 유아 가용성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민감성, 구조화, 비침

해, 비적대감의수준과유아의반응성과유아의어머니참여

시키기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민감성의

평균은5.38점, 어머니구조화의평균은3.17점, 비침해의평

균은3.20점, 비적대감의평균은3.68점이었다. 유아의반응

성의 평균은 5.06점이고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기의 평균

은4.66점이었다.

2. 유아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

이야기완성과제를통해측정한만 4세유아의나레이티

브반응을군집분석한결과<표2>와 <그림1>에제시된바와

같이네개의유형으로군집화되었다. 우리나라중산층4세

유아는다음의 4가지프로파일유형중한가지프로파일에

속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군집분석결과에서나타난네개

의 프로파일 유형은 친사회형(28%), 회피/비조절형(28%),

제한형(25.6%), 그리고 불안형(18.4%)으로 명명하 다. 각

프로파일유형별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그림 1>에서보는바와같이군집1(친사회형)은공

감/온화 반응이 높고 정서적 통합 반응이 높으며 나머지 반

응은 낮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검사자가 이

야기를 제시하고 유아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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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차원 가능한점수범위 점수범위 전체M(SD)

민감성 1 - 9 2 - 9 5.38(1.58)

어머니
구조화 1 - 5 1 - 5 3.17( .97)

비침해 1 - 5 1 - 5 3.20(1.07)

비적대감 1 - 5 2 - 5 3.68( .89)

반응성 1 - 7 2 - 7 5.06(1.35)

유아 어머니
참여시키기

1 - 7 1 - 7 4.66(1.31)

<표 1> 어머니- 유아 정서적 가용성 차원의 점수 범위, 
평균과 표준편차

(N = 82)

<그림 1>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에 따른 프로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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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의 주인공

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등장 인물들이 같이 활동에 참

여하거나 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 애정을 표시하고, 부모를

긍정적으로 표상하며,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주제와 맥락에

따라기쁨과슬픔, 분노, 디스트레스, 염려등다양한정서적

반응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일관적이고 풍부한 해결책을 제시하 다. 이처럼 친사회형

유형에속한유아는공감/온화반응과다양한정서적인반응

을많이보이고, 이야기의논리적일관성이높았다. 이 유형

에속한유아는23명으로, 남아12명, 여아 11명이속하 다. 

둘째, 군집2(회피/비조절형)는회피위축반응과조절되지

않은공격성반응을높이보인경우이다. 이유형에속한유

아들은이야기완성과제를제시하면, 갈등의정도가특히높

아지는 이야기주제에서“근데 이 인형은 왜 이렇게 생겼어

요?”“난식탁이필요해요.”등과같이주제와관련없는이

야기를하거나, 이야기속에공격적인요소나비도덕적인요

소들을이야기하 다. 또한주인공들이“모두잠들었어요.”

라고 갑작스런 수면으로 이야기를 돌려버리거나, 제시된 인

형들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거나 인형들끼리 부딪히거나, 인

형을 테이블에 던지거나 테이블에 소리가 나도록 때리기도

하 다. 그리고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종결하거나, 검사자가

이야기를다제시하기전에“내가할거에요. 이건내가알아

요.”등의검사자통제행동을보이기도하 다. 이처럼회피

/비조절형은갈등상황이제시되면회피/위축반응이나이야

기를보이면서, 맥락과상관없이조절되지않은공격적인주

제의 이야기를많이 나타낸다. 이 유형에속한 유아는 23명

으로, 남아가14명이고여아는9명이었다.

셋째, 군집 3(제한형)은 거의 모든 반응이 간략하고 감정

의표현과변화도거의없는경우이다. 이유형에속한유아

들은대체로이야기를짧고간단하게대답하 고, 이야기주

제나갈등정도에따라서도표정의변화나행동의변화가심

하지 않았다. 또한 검사자가“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

니?”라고질문하면“이제끝이에요.”, 혹은“그냥이렇게끝

나요.”라고 대답하는 등 극히 간단한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이야기를종결하 다. 이처럼제한형유형에속한유아는21

명으로남아11명, 여아는10명이속하 다.

넷째, 군집 4(불안형)는불안행동반응정도는높고공감/

온화, 회피/위축,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정서적 통합 등 나

머지 반응은 모두 낮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이야기완성과제에대한소개를받거나인형을가지고놀이

를 해보는 워밍업 시간에는 무난하 으나 이야기 완성과제

를시작하여“그다음에는어떻게되었을까?”라는질문을받

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신체적 움직임으로 책상에

기대거나, 입술을깨물고, 머리카락을돌돌마는등의행동,

혹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 다. 또한 이야기 주제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는 내용에서는 검사자가 다시 질문하여도 제

시된이야기를완성하기를어려워하여“몰라요.”또는“그냥

끝나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거나, 검사자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숙이거나돌리며대답자체를피하 다. 이처럼불안

한행동을보이고대답을피하는반응을많이나타낸유형을

불안형으로 명명하 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는 15명으로,

남아는8명여아는7명이었다.

3. 유아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에 나타난 내적 표상과 어머니-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나레이

티브 반응에 따른 내적 표상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

군집 1 군집2 군집3 군집4

(친사회형) (회피/비조절형) (제한형) (불안형)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n = 12) (n = 11) (n = 23) (n = 14) (n = 9) (n = 23) (n = 11) (n = 10) (n = 21) (n = 8) (n = 7) (n = 15)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공감/ .91 1.26 1.08 -.52 .21 -.23 -.54 -.35 -.45 -.86 -.45 -.67
온화 (.86) (.54) (.73) (.83) (.45) (.78) (.56) (.77) (.66) (.58) (.92) (.76)

불안
-.11 -.43 -.26 -.20 -.44 -.30 -.40 -.59 -.49 1.51 1.59 1.55
(.66) (.75) (.71) (.83) (.45) (.71) (.58) (.82) (.69) (.49) (.72) (.59)

회피/ -.61 -.20 -.41 1.04 .97 1.02 -.54 -.46 -.50 -.04 -.44 -.22
위축 (.46) (.70) (.61) (.95) (.91) (.92) (.72) (.56) (.63) (1.10) (.78) (.95)

조절되지 -.23 -.30 -.26 1.29 .77 1.09 -.48 -.67 -.57 -.51 -.41 -.46
않은공격성 (.66) (.58) (.61) (1.09) (1.02) (1.07) (.46) (.34) (.41) (.65) (.65) (.63)

정서적 .91 .70 .81 -.95 -.62 -.82 .41 -.15 .15 .12 -.54 -.19
통합 (.70) (.88) (.78) (.66) (.64) (.66) (.65) (.92) (.82) (.96) (.86) (.96)

<표 2>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별, 성별,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 (Z점수)
(N = 82)

차원

프로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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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가용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 다. <표 3>에 제시된

바와같이유아의내적표상프로파일유형에따라어머니-

유아의정서적가용성은어머니민감성(F = 2.73, p < .05),

구조화(F = 2.53, p < .10), 비적대감(F = 2.56, p < .10)과유

아의반응성(F= 2.84, p < .05)에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의 구조화와 비적대감, 유아의

반응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사회형으로 분류된 유형

과 회피/비조절형 유형 간에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

의하위차원에서차이를보 다. 즉, 공감/온화반응과정서

적 통합 반응이 높은 특성을 가진 친사회형에 속한 유아의

어머니(M = 3.52)들이회피위축반응과조절되지않은공격

성 반응이 높게 나타난 회피/비조절형에 속한 유아 어머니

(M = 2.87)들보다구조화점수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친사회형에속한유아의어머니(M= 4.09)들이회피/비

조절형유아어머니(M= 3.43)들보다비적대감점수가더높

게나타났다.

반면, 불안행동반응만이높게나타난불안형에속한유

아와어머니들은어머니-유아의정서적가용성이다른유형

과비교하여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Ⅳ. 논의및결론

본연구는만 4세유아와어머니의정서적가용성은어떠

한지,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그

리고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내적 표상이 관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

요결과를중심으로요약하고논의하면다음과같다.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어머니-유아 쌍을 분

석단위로 어머니 가용성과 유아 가용성으로 나누어 어머니

의민감성,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의수준과유아의반응

성과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기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민감성의 평균은 5.38점이었다.

이결과는Biringen 외(1998)가민감성척도에서6점이상은

적절한 수준으로, 6점 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

(Easterbrooks & Biringen, 2005)한것과1∼9점의점수범

위를고려하 을때, 중간수준에서약간낮다고볼수있다.

어머니의구조화의평균은3.17점, 비침해의평균은3.20점,

비적대감의평균은3.68점으로서1∼5점의점수범위를고려

했을 때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유아의 반응성의

평균은 5.06점이고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기의 평균은

4.66점으로서1∼7점의점수범위를고려했을때중간이상이

었다. 이러한 결과를 같은 도구를 이용한 국내 선행연구는

없어, 외국선행연구들(Biringen, et al., 2005; Bornstein, et

al., 2008; Kang, 2005)의결과와비교해보면, 본연구대상

의어머니의민감성,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이모두낮은

경향을 보 으며, 유아의 반응성과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

기도조금낮은경향을보 다.

여러나라에서실시된연구들과본연구를비교문화적관

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탈리아 어머니-유아의 상호

작용은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의 표본이라고 여겨지고 있으

며, 특히 이탈리아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정

서적이고 반응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다(Bornstein, et

al., 2008). 그결과, 어머니의민감성, 구조화, 비적대감이다

른나라들보다높게나타났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부모들은 다른

민족의부모보다더지시적이고통제적인경향이있는것으

로여겨지고있다(Liu, et al., 2005). 캐나다와중국의만2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한 Liu 외(2005)에

의하면, 중국인 어머니들은 실험이 끝난 후 유아의 수행에

대해결과에관심을많이보이고, 검사자에게유아의행동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 어머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친사회형) (회피/비조절형) (제한형) (불안형) F
n = 23 n = 23 n = 21 n = 15

M(SD) M(SD) M(SD) M(SD)
민감성 5.91(1.41) 4.87(1,58) 5.00(1.55) 5.87(1.60) 2.73*

어머니
구조화 3.52( .90)a 2.87(1.10)b 2.95( .80)ab 3.40( .91)ab 2.53+

비참여 3.61( .89) 3.04(1.10) 2.86(1.15) 3.27(1.03) 2.10

비적대감 4.09( .85)a 3.43( .84)b 3.52( .81)ab 3.67( .98)ab 2.56+

유아
반응성 5.70(1.11)a 4.61(1.53)b 4.95(1.20)ab 4.93(1.33)ab 2.84*

어머니참여시키기 5.00(1.09) 4.17(1.53) 4.67(1.06) 4.87(1.46) 1.75

주주.. a, b는 scheffé 검증결과유의한차이가있음을의미함.
+p < 1.0, *p < .05

<표 3>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 차이분석
(N = 82)

정서적
가용성

프로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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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의 경우에도 관찰이 끝난 후, 유아의 평가가 어떻게 나

오는지,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질문을 많이 하

다. 이처럼우리나라어머니나중국어머니들의경우놀이

를통한상호작용에서, 놀이가진행되는동안의자녀와의상

호작용의 내용이나, 정서적 조율이나 과정보다는 유아의 수

행결과에대해더관심이많았다. 특히‘집그리기’과제수

행시 자녀가 버튼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려워 할

때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면서 격려를 하고, 진전을 보일 때

칭찬을하기보다는자녀가어려워할때, 어머니가직접그

리려고시도를많이하거나오히려약간을불쾌감을표시하

거나, 심지어짜증을얼굴에보이는경향이있었다. 이는한

국, 중국 등 동아시아 부모가 유럽계 미국인 부모보다 자녀

의성취나학업의성공에더많은관심을보인다는연구결과

(Shaffer, 2005)와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다. 또한한국계

이민자 가정과 백인 가정 사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살

펴본연구(남은 , 2008)에서, 한국계이민자가정의부모들

이백인부모들보다지시적이며덜긍정적인정서반응을보

다는연구결과와도일치된결과이다.

둘째, 유아의나레이티브반응이어떠한프로파일로유형

화되는지를알아보기위해MSSB 이야기완성과제의 14개

에피소드에대한유아의반응을가지고측정한자료를군집

분석 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공감/온화 반응과

정서적 통합 반응이 높은 특성이 있는 친사회형(28.0%)과

회피위축 반응,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이 높은 특성이

있는회피/비조절형(28%)이같은비율로가장많이나타났으

며, 모든나레이티브반응이낮게나타난제한형(25.6%), 그

리고 불안 행동 반응만 높고 다른 반응은 낮은 특성을 보인

불안형(18.4%) 순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내적 표상을 군집 분석한 선행 연구들

과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우리나라만4세유아를

대상으로한민성혜(2006)의 연구에서는제한형(37.7%), 불

안/억제형(18.9%), 친사회형(9.8%), 공감/회피형(4.9%), 비조

절형(4.1%), 불안/회피형(3.3%)의 여섯 개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다. Lee 외(2009)는 한국과미국의만 5세유아의나레

이티브 반응에 대해 비교문화 연구를 실시하 는데, 한국 5

세 유아들은 제한형(32.7%), 비조절형(28.2%), 친사회형

(17.3%), 불안형(15.5%), 그리고 불안/비조절형(6.4%)으로

총다섯개의유형으로군집화되었고, 미국의만5세아동들

은친사회형(28.4%), 불안/통합형(25.3%), 비조절형(16.8%),

불안형(16.8%), 공감형(12.7%)의다섯개유형으로군집화되

었다.

이와같이한국유아의경우민성혜(2006)의 연구와 Lee

외(2009)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친사회형, 제한형, 불안형

의 유형이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회피위축 반응과

조절되지않은공격성반응이높은특징을보인회피/비조절

형의 유형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동

일한유형은아니지만, 조절되지않은공격성의반응이높은

비조절형혹은회피/위축반응이높은회피형의비율이적게

나타났다. Robinson 외(in press)는나레이티브반응의프로

파일 유형은 대상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 연구대상 지역의

사회문화적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음을가정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인구학적배경과유아의언어지능이프

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 실

시과정중정서적가용성실험에서‘집그리기’과제수행결

과에대한어머니의관심과이야기완성과제수행과관련하

여실시한유아의언어성지능검사결과에대한어머니들의

반응으로사회문화적특성을유추해볼때, 연구대상어머니

들이유아의인지적성취에대해가지는기대가크다는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져서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행동과반응을보이는유아가점차늘어나게되었을수도있

다. 그러나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나타나는 유아들의 나

레이티브반응에대한내적표상프로파일분석은아직많은

연구가없어우리나라유아의프로파일유형에대해결론을

내릴수없으며, 여러특성을가진다양한대상에대한연구

자료들이축적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유아의나레이티브반응프로파일유형에따라어머

니-유아의정서적가용성이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유

의한차이가나타났다. 친사회형으로분류된유아들은회피/

비조절유형에속한유아들보다어머니와의정서적가용성의

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내적 표상에서공감/온화

반응과정서적통합반응이높은특성을갖는친사회형에속

한 유아들의 어머니들이 놀이상황에서 구조화를 잘 하고 적

대적이지 않았으며, 유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성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회피위축반응과조절되지않은공격성반응

을 높게 보인 회피/비조절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의 어머니들

은유아와의놀이를적절하게구조화를하지못하고, 유아들

에게 적대적인 표현을 보이며, 유아들도 어머니에게 반응을

활발하게하지않아낮은정서적가용성수준을보 다.

다양한정서적사건이나강한정서적흐름이유발되는상

황에서제시된자극에대해유아가이야기로의미를구성해

가고이야기의일관성을유지하는능력은유아가얼마나정

서조절을 적절히 하고 있느냐를 반 한다(Oppenheim et

al., 1997; Sher-Censor & Oppenheim, 2004). MSSB에서

극적으로제시되는모든에피소드는유아로하여금그상황

을 해결하고 다양한 주인공들의 역할을 실행해보면서 복합

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한

다. 따라서 이야기에 대해 공감반응을 많이 하고 정서적인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8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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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풍부히하고, 논리적인이야기의일관성을보여정서

통합이높은유아로분류된친사회형에속한유아들은자신

의정서를조절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친사회

형유아의어머니들은회피/비조절형으로분류된유아의어

머니들보다 구조화 그리고 비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또한 유아의 반응성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에 속한 유

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으로 가용적인

양육자는 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 모두를 경험하도록 한다(Lyons-Ruth &

Zeanah, 1993)는선행연구와맥을같이한다. 즉, 공감/온화

와정서적통합이높은친사회형유아의어머니는정서적으

로 가용적이며, 유아들 또한 반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

므로친사회형에속한유아들은어머니와정서적관계의질

적수준이높다고볼수있으며, 이러한결과는어머니의긍

정적정서표현이유아의이야기의일관성과는정적상관이,

공격적 주제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Laible(2006)의연구와, 어머니의수용적양육태도와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나레이티브 반응 중 공감주제와의 관련성

을밝힌정소 (2006)의결과와유사하다고볼수있다. 또한

아의애착유형과어머니와 아의정서적관계를비교한

Aviezer, Sagi, Joels와Ziv(1999)의연구에의하면, 안정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의 어머니 민감성이 저항애착 아의

어머니 민감성보다 높고,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성, 어

머니 참여시키기에서도 안정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가

높게나타난결과는본연구결과와일관된경향을보인다.

반면에 회피/비조절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의 어머니들은

다른유형의어머니보다민감성, 구조화, 그리고비적대감이

다른유형의어머니들보다낮으며, 유아의어머니에대한반

응성도다른유형에속한유아들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회피/비조절형에 속한 유아의 어머니가 민감성, 구조화, 비

적대감이 낮다는 것은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유

아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을 하지 못하며, 조롱이나 지루함

등적대적인정서를표출한다고볼수있다. MSSB는유아의

사회 정서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표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Holmnerg et al., 2007). 회피/비조절형으로분류된유아들

은이야기가갈등상황이포함된이야기가제시되면, 회피/위

축적인반응을보이거나조절되지않는공격적인반응을보

다. 일반적으로이야기완성과제는공격적주제나회피적

주제를 이용하거나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레이티브 반응

맥락에서 공격성, 개인적 상해, 파괴와 같은 비조절된 공격

성반응이나회피적반응을보이는것은유아의정서적비조

절성을 반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냉정하고 강

압적이고 무반응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제한설정이 부족한

어머니의자녀가정서를잘조절하지못하는역기능적정서

조절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Eisenberg et al., 1992;

Gottman & Katz, 1989)와부모의신체적처벌을통한훈육

방식은유아의공격적행동과정적인관계를보이는것으로

보고한 Maccoby(198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어머니에게 공감적인 반응을 받지 못

하면공격적행동이나타날위험에노출된다는Robinson 외

(2000)의견해와일관된결과로보인다. 즉, 회피/비조절유

형에 속한 유아들은 평소에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게 반응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비계설정을 받지 못하고, 적대적인 정

서를받게되어결과적으로유아는회피/비조절된공격성반

응을보인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이상의논의를요약해보면, 유아의나레이티브반응유형

에 따라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공유된정서와조율을잘하는어머니-유아의정서적

가용성이 높은 유아가 내적으로 잘 조직화되고 친사회적인

사고를한다고볼수있다. 또한유아의나레이티브반응특

성을 프로파일 유형으로 묶어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유아의

정서적가용성과의관련성을좀더분명하고체계적으로파

악할수있음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제한점을밝히고추후연구를위한

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서적 가용성 척도의 이용이 국내에서

처음시도된연구자료이나, 본연구의대상자인어머니들의

높은교육수준과사회경제적지위그리고본연구에지원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점과 표집의 크기

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해야할것이다. 또한다양한집단의표준화된자료축적

이필요하다. 둘째, 본연구는정상집단유아의내적표상을

프로파일로유형화하 으나앞으로는위험부담을가진집단

을조기에진단하고그취약점과특성을파악하여중재하는

연구가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유아기의내적표상과동

시대인어머니-유아의정서적관계의관련성을밝혔으나인

과적으로결과를해석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 유아의내적

표상이 유아기의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에 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유아의 내적 표상은 생후 초기

의경험에의해 향을받음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본연

구의 변인들이 충분한 인과관계의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종단적인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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