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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data from an ongoing study of 170 children aged 4-6 years in low-income 
families, this study tests how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influences the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of young children.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s were measured by the mothers of surveyed children, while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adjustment were rated by teachers. Measurements were recorded 
from using the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Crase et al. 1987),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Pianta et al. 1995) and the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Scale(Lee 
2004).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indicate that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n the low-income families controlle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 area of early school 
adjustment, learning readiness. In other words, mothers who are more involved and 
demonstrate supportive parenting, have children with better learning readiness.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is strongly related to all areas of children's adjustment. The 
interaction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is observed.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teacher-child 
closeness as well as the quality of parenting behaviors during the preschool period for the 
low-income family in improving early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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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

들은 2000년 68만 6천명에서 2009년 117만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201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 

 가정밖 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유아들이 하루  오랜 시

간을 보육시설에서 지내기 때문에 래친구나 교

사와 새로운 계를 형성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

에서 기 되는 요구와 도 에 직면하면서 심리  

불안과 긴장 등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유아기

의 응상의 문제들은 이후의 심리  응에 

련될 뿐 아니라 재와 미래의 학교참여  학업

수행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에서 보육

시설에서 유아의 응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이진숙 2004; DuBois et al. 1994; 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유아

교육기 에서의 응을 측정하면서 유치원 기

응(문은식 2007; 오재연 2006), 사회  응(신

유림․윤수정 2009; 안선희 2002), 외 화 는 

내면화 문제행동(김민희․문  2007; 김선희 

2009)들을 다루는 등 다각 인 측면에서 응을 

포 으로 다루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

러 최근 유아교육 장에서는 학령기의 성공 인 

학업성취를 해 필요한 기술로 유아기 학습행동

이 강조되면서, 보육시설에서의 응을 측정할 

때 문해, 수학활동 등 학습을 한 비를 하나

의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연구(김 희 등 2008; 

이진숙 2004)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

비도를 취학  유아의 인지발달, 교실에의 응

에 한 포 인 개념이라고 설명한 외국의 연

구(Parker et al. 1999)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응을 행동

, 사회정서  측면 뿐 아니라 학업  측면으로 

악하여 보육시설에 한 태도, 보육활동 참여 

 학습 비 등으로 보육시설 응을 구성하고, 

각 응 역에 하여 유아가 어느 정도 응하

는지 그리고 이와 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

색해보고자 한다.

유아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응에 향

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우 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Bornstein 1996). 그런데, 소득가정의 경우 경

제  어려움이 반드시 부정  양육과 직결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소득이 

다른 험요인과 연 되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에 해로운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

다. 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 일반가정 어머니

들에 비해 유아기 자녀와 온정  상호작용 정도

가 낮으며(김정미․곽 주 2007), 책읽기 등 문해

활동 수 이 체로 조하다는 것이다(김명순 

등 2010; 장 은 등 2008; 황혜정 2011). 

한, 선행연구들은 가족과정 모델(Family process 

model)에서 지 된 바와 같이(McLoyd & Wilson 

1991), 소득 가정 어머니의 심리  부담감이 

부정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아지거나, 학교 응이 하될 수 

있다(송신 ․박성연 2008; 이은해 등 2010)고 지

하 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수 이 낮다고 하

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지 일때(민하 ․

권기남 2004), 자녀교육에 한 참여수 이 높을 

때(김 희 2001) 소득층 아동의 학교 응이 높

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들 부분 연구

들의 분석 상은 등학교 아동이나 청소년에 국

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취학  유아

를 둔 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

과 양육의 질이 낮을 때 자녀의 학습 비에 부정

 결과를 래한다고 보고한 Jackson 등(2000)의 

연구도 있지만, 소득층 취학  유아를 상으

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겠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애착의 에서 교사-유

아 계를 정  특성과 부정  특성으로 나 어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이 유아의 보육시설 응에 

련이 있다고 주장하 다(Baker 2006; Birch & 

Ladd 1997; O' Connor & McCartney 2007; Pianta 

1994). 보육교사가 수용 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주면 유아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

각하게 되며, 교사를 안 기지로 삼아 새로운 사

회  세계를 탐구하고 학습한다. 유아가 교사와

의 상호작용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보육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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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주의를 집 하여 더 극 으로 참

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사와 마찰을 많

이 경험하는 경우 분노, 불안감 등 보육시설에 

한 부정  태도가 증가하며 결국 학업수행이나 

성취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 Birch 와 Ladd(1997)에 의하면 교사-유아 계

는 아동 기까지 비교  안정되게 나타나므로 

기에 온정 이고 정  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강조하 다. 

국내의 연구(강정원․김순자 2006; 김선희 2009; 

신유림․윤수정 2009; 안선희 2002; 이진숙 2004)

에서도 교사와 친 하고 따뜻한 계를 맺은 유

아는 그 지 않은 유아보다 보육시설에 더 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유아교육 환경에 동시에 을 맞추어 

이들 환경에서 유아를 돌보는 어머니  교사의 

행동특성, 즉, 온정 이며 지지 인 어머니 양육

행동과 교사-유아의 친 한 계가 유아의 보육

시설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자녀간 계

의 질이 부모 외 사회  계 즉, 자녀가 교사와 

형성하는 계의 질과 상당히 련되어 있으며

(안선희 2002), 교사와 유아간 친 한 계는 어

머니-유아 계가 응을 돕는 역할을 증진시키는 

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Pianta 

et al. 1997).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유

아의 응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향이 

교사-유아 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즉, 소득층 어머

니 양육행동의 유아 응에 미치는 향이 교사-

유아 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하자면, 

어머니의 지지  양육행동과 교사와 유아간 친

한 계가 합해졌을 때 유아의 응정도가 더욱 

상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소득층 가정을 상으로 이러한 연구

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실하다. 소

득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보

육시설 응에 미치는 향만 고려한다면 양육행

동의 질이 낮아서 응에 미치는 향이 반

으로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수

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라 할지라도 교사-유아

계가 좋게 유지되고 있다면 앞에서 언 한 어

머니의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응에 미치는 향도 크게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행

동, 교사-유아 계와 보육시설 응과의 연 성

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며, 소득

층을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한 

추가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인구학

 변인으로서 성과 연령(이진숙 2004; 황혜정 2011), 

어머니의 특성으로서 학력  취업여부(김민희․

문  2007; 김 희 등 2008)가 보육시설 응

과 한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감안하

여 유아, 어머니의 개인  특성을 통제한 후, 

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보육시설 

응에 미치는 직  향과 교사-유아 계가 유

아의 응에 미치는 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과 

유아의 응 사이에 작용하는 교사-유아 계의 

조 효과에 해서도 실증 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에서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

의 주요 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소득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응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계는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소득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응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향은 교사-

유아 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 생계비 200%

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여 2009년 

정부에서 제시한 4인 가구 최 생계비 133만원을 

기 으로 할 때 월평균 소득 265만원 이하 가정

을 소득 가정으로 정의하 다. 이 기 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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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서울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 7곳에 다니

는 소득 가정 유아 170명과 그들의 어머니 170

명을 상자로 선정하 다.

유아의 지역  특성을 보육시설 소재지로 살

펴보면 서울 12.4%, 경기도 이천 8.8%, 안성 78.8%

의 분포를 보 다. 체 유아 170명의 연령은 평

균 72.36개월 이었으며, 남아 85명(50.0%), 여아 

85명(50.0%)이다. 조사 상 어머니의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5.56세

이며, 학력은 고졸이 60.9%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이 문 졸 26.3%, 졸 10.3% 순으로 나타

났다. 취업한 어머니가 46.2%로 비취업자(53.8%)

보다 약간 었다. 

한편, 교사용 설문지에 응답한 유아담당 교사

들은 총 18명이었으며, 그들의 학력은 부분

(76.2%) 문 학 이상 졸업으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에 재직한 근무년수는 2년 8개월부터 12년 

10개월까지 범 가 컸으며 7년 미만 근무자가 7

명 그리고 7년 이상의 경우 11명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1) 유아의 보육시설 적응

보육시설에서의 응 척도는 교사 평정용으로 

학교 응 척도(Teacher Rating Scale of School 

Adjustment, Birch & Ladd 1997)를 참고하여 이진

숙(2004)이 3개 하 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

하 다. 보육시설에 한 태도 4문항, 보육활동참

여 6문항, 학습 비 7문항 등 3개 역의 총 17

문항을 선정하 으며,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보육시설에 한 태도란 

유아가 어린이집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정  

정서를 알아보는 것이며, 활동참여는 교사의 지

시  요구에 잘 따르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

으로 는 동 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

한다. 학습 비란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

도 언어  문해활동, 수학 활동 등 과제를 이해

하고 집 해서 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이 척도는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보육시설에 응을 잘함을 의미한다. 3가지 

역의 신뢰도 계수는 보육시설에 한 태도 α

=0.82, 활동참여 α=0.88, 학습 비 α=0.87이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Crase et 

al. 1987)을 토 로 번안, 수정하여 김경미와 안선

희(2010)가 사용한 것을 참조하여 문항을 작성하

다. 양육행동 척도(김경미․안선희 2010)  합

리  지도, 애정성  반응성의 5문항을 선정하

다. 각 문항별 응답형식은 4단계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온정

이며 자녀활동에 더 반응  행동을 보이고 지지

임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0.68 

이다. 

3) 교사-유아관계

교사-유아 계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Pianta 1999)는 친 감, 갈등, 의존성 등 3

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와 유아

간 계의 특성을 교사가 어떻게 지각하는지 평

가하도록 되어있다. 하 요인  의존에 한 선

행연구 결과(이진숙 2001; 김 희 등 2008에서 

재인용)가 뚜렷하지 않아 교사-유아 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의존성을 제외하 으며, 특

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유아간  계의 

정도와 그 향력을 악하고자 친 감 요인을 

측정하 다. 구체 으로, 학 내 개별유아와 애

정어린 온화하고 개방  의사소통 정도를 알아보

는 4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리커트식 4  척도

로서 수가 높을수록 교사-유아 계를 더 친

한 것으로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문항들간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75로 나타났다.

 

3. 연구 차  분석방법

본 조사의 자료는 비확률 표집인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서울 1곳,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6

곳을 본 연구자와 훈련된 학생 2명이 방문하여 

수집하 다. 조사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루어졌으며, 교사용 질문지는 먼  연구자  연

구보조원들이 담당교사에게 설문내용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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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ange Mean SD

Parenting behaviors 5 9-20 16.40 2.23

Teacher-child relationship 4 4-16 13.11 2.15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

attitude 4 6-16 13.46 2.28

activity 

participation
6 7-24 18.91 3.52

learning 

readiness
7 11-28 22.86 3.8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설명한 후, 담당교사가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응정도  교사와의 계를 평가하 다. 어머니

용 질문지는 설문을 실시한 유아의 각 가정으로 

배부되었으며, 1주일 후 연구보조원이 각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교사용  어머니용 질문지를 수

거하 다. 360부의 질문지  교사용  어머니

용 질문지 각각 323부가 회수되었으며 가정소득 

변수를 검하여 최종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program을 활용

하여 분석하 다. 측정변수들 간의 계를 분석

하고자 Pearson의 률상 계수를 구하 으며, 연

구문제에 한 결과분석을 해 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교사-유아 계의 조 효과는 어

머니 양육행동 변수와 교사-유아 계 변수와의 

상호작용 유의도에 의해 검증되었고, 상호작용의 

패턴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수들의 일반  경향

평균과 표 편차를 통해 살펴본 측정변수들의 

분포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소득층 어

머니의 양육행동은 평균 16.40 으로 온정 이며 

자녀와의 활동에 정 으로 반응하거나 지지

으로 참여하는 등 행동수 이 4  척도에서 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의 자료와 직 인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 연구 상자인 

유아기 자녀를 둔 소득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

동의 질이 체로 양호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유아와 교사간 계 한 평균 

13.11 으로 높은 정도로 친 한 계임을 알 수 

있으며, 보육시설에서의 응을 측정하 을 때 

보육시설에 한 정서  태도 13.46 , 보육활동 

참여 18.91  그리고 학습활동 비는 22.86 으

로 체 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 소득 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응에 

한 어머니 양육행동  교사-유아 계의 

향

연구문제1을 해결하기 하여 유아  어머니

의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층 어

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계가 유아의 보육시

설 응을 측하는지를 알아보고자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인 보육시설 응은 

보육시설 태도, 활동참여  학습 비로 구분하

으며, 1단계에 유아  어머니의 개인  특성, 

2단계에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계를 

추가로 투입하 다. 분석결과 Table 2에 의하면, 

첫 번째 종속변수인 보육시설 태도에는 1단계에

서 유아의 성  연령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유아연령이 높아질수

록 보육시설에 정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2단계에서 유아  어머니 개인  특성을 

통제했을 때 교사-유아 계(β=.63, p<.001)가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은 1단계보다 크게 증가한 47% 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활동참여에는 1단계에서 

유아의 연령이 유의한 정  향을 미쳤으며, 2

단계에서 교사-유아 계(β=.63, p<.001)가 요한 

측변수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단계보다 38% 

증가한 43% 다. 세 번째 종속변수인 소득 가

정 유아의 학습 비는 1단계에서 유아의 성  

연령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교사

-유아 계(β=.54, p<.001), 어머니의 양육행동(β= 

.16, p<.01), 어머니 학력(β=.14, p<.05), 유아의 연

령(β=.14, p<.05), 성(β=.13, p<.05)순으로 유의미

한 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1단계보다 30% 증

가한 43%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소득 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응에 교사-유아 계가 매우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가 보육교사와 친 감을 형

성하여 정  계를 유지할수록 보육시설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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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about centers Activity participation Learning readiness

step1(β) step2(β) step1(β) step2(β) step1(β) step2(β)

Sex(girl=1) .25*** .10 .07 -.08 .25*** .13*

Age .17* .06 .20* .10 .22** .14*

Mother's educational level .05 .06 .08 .09 .13 .14*

Job(employed=1) .13 .05 .07 .00 .13 .08

Parenting behaviors .04 .10 .16**

Teacher-child relationship .63*** .63*** .54***

R
2

.10 .47 .05 .43 .13 .43

Δ R
2

.37 .38 .30

F 3.42*** 22.15*** 2.00* 18.98*** 5.75***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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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ild-care centers in low-income families 

Learning readiness

step1(β) step2(β)

Sex(girl=1) .13*** .13*

Age .14* .14*

Mother's educational level .14* .15*

Job(employed=1) .08 .07

Parenting behaviors .16** .15*

Teacher-child relationship .54*** .54***

Parenting behaviors × teacher-child relationship .14*

R2 .43 .45

Δ R2 .02

F 18.9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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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young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in low-income families

좋아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육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며 문해  수학활동 등 과제를 더 

잘 이해하고 흥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보육시설 응간 계에서 교사-유아

계의 조 효과 

연구문제 2인 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보육시설 응간 계에서 교사-유아 계

가 조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보육시설 응의 3개 하

역  학습 비에만 어머니 양육행동(β=.16, 

p<.01)이 주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학습 비에 

해서만 검증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독

립변인들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해 변인들간 상 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독립변인들 간 상 계수 .17이하로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통제변인, 어머니 양

육행동과 교사-유아 계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계의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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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quality

less closer 
teacher-child 
relationship

more closer 
teacher-child 
relationship

Fig. 1. Interaction effects of the quality of parenting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young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in low-income families

을 추가로 투입하 다. 조 효과 검증시 독립변

인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되는 

변인들간의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각 

독립변인 값에서 각 독립변인의 평균값을 뺀 센

터링 값(박 배 2003)을 이용해 상호작용항 값을 

구한 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 다. 

Table 3에 의하면 보육시설 응의 하 요인인 

학습 비에 해 어머니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계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 통계 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β=.14, p<.05)를 나타냈다. 

즉, 1단계에서 교사-유아 계는 어머니 양육행동

과 함께 학습 비를 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2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2% 유의하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소득가정 유아의 학습 비에 미치

는 어머니 양육행동 질의 향을 교사-유아 계

가 조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어머니 양

육행동의 질과 교사-유아 계 수를 평균이상 

집단과 평균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4개 집

단 간의 학습 비 수를 비교하 다. 교사-유아

계의 조 효과는 Fig. 1에서 두 직선의 기울기

의 차이로 나타나며, 두 직선의 기울기는 어머니

의 양육행동의 질 상승에 따른 유아의 학습 비 

증가를 나타낸다. 소득가정 유아와 교사간 

계가 덜 친 할 때 어머니의 온정 이며 지지  

양육행동 정도가 높아져도 학습 비는 낮은 폭으

로 증가하 으나, 유아 교사간 계가 더 친 할 

때 정  양육행동 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

우보다 학습 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유아기에 경험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응이 이

후의 성공  발달  응에 요한 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들을 토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 가정 유아를 상으로 보육시설 응 

련요인들을 악하 다. 구체 으로, 보육시설 

응을 3개의 하 역으로 구분한 후 각 응의 

유형에 한 어머니 양육행동  교사-유아 계

의 향을 알아보고, 어머니 양육행동의 질과 유

아의 응간의 계가 교사-유아 계에 의해 달

라지는지 실증 으로 확인하 다. 보육시설에 다

니는 만 4-6세 소득가정 유아 170명을 상으

로 분석한 연구결과의 요약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개인  특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

의 보육시설 응  하 역인 학습 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정 인 어머니-자녀 계와 유치원 응간

의 련성을 지 한 선행연구(안선희 2002)와 일

치하며, 소득 가정의 부모행동의 질(Jackson et 

al. 2000)이나 가정문해환경(장 은 등 2008)이 유

아의 어휘  읽기 능력 같은 문해능력 발달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슷

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 기 이후 그 과 비교

하여 실제 빈곤아동비율이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이은해 등 2010), 소득층 아동에 한 

특별한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층 아동

복지 차원에서 유아기에 경험하는 보육시설 응

이 매우 요함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연구결

과는 소득층 유아의 기 학습수행을 하여 

어머니의 지지 이며 참여 인 양육행동을 극

으로 유도하는 부모교육 로그램 실시  활

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의 Head 

Start Program에서 부모훈련 로그램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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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득층 어머니의 부정  양육태도가 정

 방향으로 진 되었다고 보고하 다(이은해 등 

2010에서 재인용; Baydar, Reid & Webster-Stratton 

2003). 

특히, 유아교육 장에서 소득 가정의 경우 

생활여건이 열악하거나 맞벌이 비율이 높은 등의 

이유로 부모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이나, 자녀교육에 한 부모참여 정도를 개선시

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부모참여 활

동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문해발달에 한 부모

의 정  태도나 문해환경의 요성을 인식시키

는 일(장 은 등 2008), 교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발달상황  문제 을 악하고 지원해 

주는 일 등이 부모-교사 간 공유활동의 좋은 

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소득 가정 유아  어머니의 개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사-유아 계가 보육

시설 응의  역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애착의 에서 교사-유아 계

가 친 하고 정 일수록 유아는 교사에게 신뢰

감을 갖고 정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를 통해 보육시설에서 원만하게 응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유아 계와 유아

의 응간 유의한 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

(신유림․윤수정 2009; 안선희 2002; 이진숙 2004; 

Birch & Ladd 1997; Pianta 1994)과 일치하는 것

이다. 특히, 보육교사와 애정 인 계를 맺은 유

아가 래와도 정 인 계를 맺는다는 연구결

과(이진숙 2004)를 주목해 볼 때 교사들은 유아

의 우호  래 계  응을 돕는 재자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유아 계와 달리 소득층 어머

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응 하 역 에서 

보육시설에 한 태도  활동참여를 유의미하게 

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작성, 보고하는 방식으로 교사-유아 계

와 보육시설 응 모두를 측정하 기 때문에 두 

변수간 계가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과 보육

시설 응간 계보다 더욱 하게 나타난 것

으로 부분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이진

숙 2004; Pianta & Steinberg 1992)에서도 유아의 

발달  성취와 학교 응을 측하는데 있어 어머

니-유아 애착 계보다 교사-유아 계가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지 이 있다. 추후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특성을 다측면 으로 측정하여 자

녀 연령별 세부 으로 응에 한 향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보육시설 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  어머니의 개인  특성

을 고려하 으나, 선행연구들(오경희․신유림 2010; 

천향숙․조은진 2011)에 의하면 교사의 인구학  

는 심리  특성 한 유아의 응을 설명하는

데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유아  어머니의 특성 뿐 아니라 교사의 개인  

특성, 보육시설의 환경  특성을 포함하여 련

변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 가

정의 유아를 상으로 련변인들을 탐색하는 작

업이 계속 축 되어야 하리라 본다.

셋째, 소득 가정 유아의 교사와의 계는 보

육시설 응  학습 비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 

계를 유의하게 조 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

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학습 비에 유의한 향

을 미쳐 양육행동의 질이 높아지면 학습 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행동의 이러한 

효과는 교사-유아 계에 의해 더 높아진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하여, 교사-유아간 계가 덜 친

한 경우 양육행동 질의 높고 낮음이 유아의 학습

비에 은 정도로 향을 미치지만 교사-유아

계가 더 친 한 경우 양육행동 질의 높고 낮음

에 따라 학습 비에 보다 큰 정도로 차이가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소득가정 유아의 학령기 기 학

습능력 비를 하여 어머니의 온정 이며 지지

인 양육행동이 유익하며 더욱이 보다 나은 상

승효과를 기 하기 해서는 유아와 교사가 친

한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취학  시기에 특별한 교

재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

의 경우 교사의 극 인 심이 필요하며 보다 

효과 인 학습 비에 한 로그램 개발을 해

서는 교사의 심과 지원에 한 심층 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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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유아간 바람직한 계 

형성을 도와  수 있는 교사교육  연수 로그

램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 과 이를 보완하기 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응을 사회정

서  응이외에 학습 비를 포함시켜 측정하

는데, 유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응정도를 하

게 반 할 수 있는 하 역에 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보육시설 

응에 한 자료를 보육교사를 통해 수집하 기 

때문에 유아의 반응을 측정하는데 교사의 선입견 

등이 반 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부모가 지각한 평가를 이용하거나 교사의 평가 

한 찰, 포트폴리오식 측정 등을 병행하는 등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유아 계에 한 평가를 종  연구들

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평가자로 하 으나, 계

의 두 당사자  하나인 유아의 지각이 간과되고 

교사의 지각만이 반 된 일방 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사-유아 계에 한 정보 제공자인 교사

와 유아의 지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

(신유림․윤수정 2009)도 있으므로 추후 교사지

각과 유아지각이 통합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셋째, 횡단  자료를 가지고 

보육시설 응의 과정상의 개념을 측정하거나 변

인들 간의 계를 인과 계로 설명하 기 때문에 

기본 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패 자료의 구축

과 활용이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소득 가정에서 취학  시기 아동의 보육시설 

응을 높이는데 필요한 변인들을 탐색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소득 가정 유아

의 발달  응을 돕는 지원체계가 계속 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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