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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에 위

치한 W초등학교와 M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들 299명 이었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한 29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둘째, 초등학생이 학교 장면에서 보다 적응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 및 상담자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특히 정서인식과 정서표현능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

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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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 현장에서 아동이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대화

나 부드러운 말투, 양보하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화를 내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아동도 있다. 갈등

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아동은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은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실패한다(Johnson & Roger, 2000). 통계자료를 살펴

보면, 아동의 경우 전체 문제 중 대인관계나 사회 적응상의 문제가 39.7%를 차지하며

(이정화, 이소희, 2002), 그 중에서도 또래관계 형성, 대인적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김은정, 2010; 김지원, 2009)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나 상담자의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아동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아동

의 정서경험이 그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인간은 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이상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함께 경험하기도 한다.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

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윤혜정, 1995). 또한 개인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

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또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표현성은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lberstadt, 1986; Riggio & 

Friedman, 1982)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Greenberg, Lengua and Pinderhoghes(1999)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표현은 부

정적 정서에 대한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감정조절 기술을 발달시키며 가족 내의 긍정

적인 정서환경은 정서에 대한 지식, 긍정적 감정, 형제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은 학령기에 들어가면서 부모나 가족 뿐 아니라 교사와 또

래관계로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예: 5, 6학년)으로 갈수록 

또래 친구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Hartup, 1989). 이처럼 아동기에는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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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즉,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우며,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형성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ullerton & Ursano, 1994).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특히 정서변화가 심하고(박영애, 최은경, 

2000) 또래집단의 응집력과 조직력이 강화되는 시기(송명순, 2007)로 이 때, 적절하게 

또래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은 추후 대인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관계형성능력, 즉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동이 이후 성인기의 성공적 대

인관계를 형성하는 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와 같은 능력은 아동이 겪는 최

초의 환경인 가정에서 함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아동이 태

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며 정서표현의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Dunn & Brown, 1994). 지금껏 

또래관계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졌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보이는 정서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선

행연구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문제해결 상

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성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

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데 반해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안소연(2009)의 연구와,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동은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적게 하며, 감정이입

능력 또한 뛰어났다고 보고한 우수경(200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

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물론 긍정적인 정서표현 뿐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정서표현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고 정서표현의 방향성(예: 긍정성 혹은 부정성) 

보다는 명확한 정서 인식과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의 적절성 및 정서조절이 중요하다

는 주장(예: Salovey et al., 1995)이 제기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에 주목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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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edrickson(2001)은 긍정 정서가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뿐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적․신체적․지적인 능력의 증진과 관

련이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연구자들이 긍정적인 정서 자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창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전

체나 정서표현의 적절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측면이 아동의 정서경

험,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를 

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보다 적응적인 정서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Cassidy, Parke, Vygotsky and Braungart(1992)는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의 정서표현성 수준과 정서이해력이 

높았음을 보고하였고, 이혜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Eisenberg et al.(2000)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으로 하여금 문제해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성 수준이 

불필요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도움으로

써 자신의 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

의 연구결과들은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둘째, 이 두 변인의 이행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성이 

각각 그 과정을 설명하는 변인, 즉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첫째, 이혜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 문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집단주의, 특히 가족중심주의가 

발달한 한국 문화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generalizability)

의 측면에서 분명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인

식명확성, 아동의 정서표현성,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변인들 중에서 일부 변인 

간의 관계만 산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 역시 제한점이다. 예를 들어, 이혜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간

의 관계는 살펴보았으나 그 외의 변인, 즉 아동의 정서표현성 및 사회적 유능성에 대

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별개이며 이 두 측면 중 하나만을 고려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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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정서적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되었듯이 아동

의 사회적 관계가 이후 삶에서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정서적 경험이 이

들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학교 장면에서 

아동의 적응을 돕는 개입을 고안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즉, 요점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아동의 정서

표현성,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통합적 관계를 단일 모형에서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아동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예측변인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학교 장면에서 교사 및 상담자가 어떤 과정변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할 때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증진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발달의 시작점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지각

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그들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을 높이고, 이

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

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

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동시에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인

식명확성 및 정서표현성을 경유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다시 말해 이

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에 토대로 한 본 연구

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부분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부분매개할 것이다.

  가설의 매개효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그림 1)을 연구모형으로, 그리

고 비교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그림 2)을 상정하였다. 이 두 모형을 비교하는 이유는 

매개변인으로 상정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주 예측변인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직접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설명력이 있는지, 즉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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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이르는 기제 

및 과정을 명세화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사 

및 상담자가 어떤 매개변인(예: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성)에 집중해서 개입

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의 중요성

이 부각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경우,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이 성인

기의 사회적 능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후천적으

로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길러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그림 2. 비교모형(완전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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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유능성

  사회는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인지적․정서적 기술이 달라지고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정의를 달

리해왔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어떠한 관

점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정의하였는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필요하다(유진희, 2007)

  Hubbard와 Coie(1994)는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을 기술중심 접근방식(skill-based 

approach)과 준거중심 접근방법(criterion-based approach)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여기서 기술중심 접근방식이란 사회적 유능성을 사회적 기술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방

식이고 준거중심 접근방식이란 아동이 성취하는 사회적인 결과를 사회적 유능성의 개

념으로 강조하는 입장이며 아동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지가 사회적 유

능성의 준거가 된다. 

  또, O'Malley(1977)는 사회적 유능성을 동물행동학적 관점, 성격구조론적 관점, 사

회적 상호작용 관점과 같이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동물행동학적 관점이란 사회적 유능성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

응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상황에 적합한 행동들을 형성, 발달시켜 

나감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성격구조론적 관점은 사회적 유능성을 여러 가지 분리된 인성적 구조요인의 

부가적 결과물로 본다. 즉,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유능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Schaefer(1961)는 애정, 외향성, 접근성, 과제 지향성 등을 

긍정적 성격특성으로, 적대감, 내향성, 회피 등을 부정적 성격특성으로 분류한 바 있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은 사회적 유능성을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

으로 보고, 여기에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에 맞게 사회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Weinstein(1969)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개인적 자원을 보유하는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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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능성의 요소로 보았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한 자아와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이다.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거나 또래에게 거부되는 등 발달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후 삶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권연희,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인식능력, 아동의 정서표현

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ity)은 ‘얼굴 표정을 포함하여 언어적․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비억압적이고 개방적인 정도’를 의미하며 대인관계 유능성

에 영향을 미친다(Halberstadt, 1986; Riggio & Friedman, 1982). 정서표현성은 기쁨, 

환희 등 긍정 정서와 화,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로 정의되

어 왔다(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그러나 학자들은 정서표

현성 외에 정서성,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분위기, 정서적 예민성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정서성(emotionality)은 정서적 표현 뿐 아니라 정서적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Kochanska, Coy & Murray,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면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정서적 행동 반응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정서표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정서 표현성을 성격 특성

의 하나로서 연구하려는 시도가 King과 Emmons(1990)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은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에서의 갈등성을 구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6문항으로 된 

정서표현 질문지(Emotional Expressivity Questionnaire; EEQ)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

는 부정 정서표현, 긍정 정서표현 및 친밀감 표현을 측정하는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며 그 총점을 정서표현성의 정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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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Eisenberg et al.(2000)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를 둔 자

녀는 문제해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성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

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나 부정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 어머

니의 정서표현 중 긍정적 정서표현은 감사를 표시하거나 칭찬하는 등의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의미하는데(Halberstadt, 1986),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긍정적일 때 아

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정서표현이 부정적일 때는 또래관계에

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안소연, 2009). 또한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적게 하며, 감정이입

능력 또한 뛰어났다(우수경, 2003). 긍정 정서를 표현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는 어

머니일수록 자녀가 보고하는 불행감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동정심을 보

고하였으며,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감정조망 수용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senberg & McNally, 1993). 또한 가족 내에서의 정서표현은 정서조절 및 표출 규

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반해(Jones, Abbey & Cumberland, 1998), 가족의 정

서표현성이 낮거나, 부정적인 정서성이 높은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아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내면화된 불안이나 

고통반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Buck, 1984). 이처럼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아

동의 정서적 경험, 정서표현,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과 효과적

으로 상호작용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

2)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표현성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의 

긍정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의 정서표현성(Cassidy et al., 1992)과 정서이해력

이 높았고,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분노, 화, 슬픔 등의 부정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그것은 아동의 정서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Mitchell- 

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

- 14 -

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김호정, 2002) 어머니의 긍정적인 표현

이 많을수록 아동의 감정조망 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미애, 2002).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하여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 역할을 

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의 

정서에 반응함으로써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정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그 중에서도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적 경험, 정서표현성, 사회

적 기술, 또래관계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Halberstadt et al., 1995), 부모의 정

서적 반응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패턴과 틀은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Eisenberg et al., 2003).

3)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DePaulo(1992)에 의하면 표현적인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타

인에게 더 많이 사랑 받으며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유사하게, Emmons

와 Colby(1995)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

는데 도움이 됨을 밝혔다. 또한 한정원(1997)은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나 친밀감을 잘 

표현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 획득이나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부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신체적 건강과

는 상관없지만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각 

개인이 대인관계 속에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개인이 맺는 대인관계 양식의 중요

한 특성이며 나아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진희, 2006).

3.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emotional clarity)은 ‘자기 내부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

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여러 감정들을 구별해내는 능력’이다. 정서인식은 정서정보 처

리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다양한 

정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Salovey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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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

  

  이혜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긍정

적 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아동의 긍정적 정서인식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

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인식을 더 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Denham et al.(1994)은 어머니가 실험실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경우 자녀

의 정서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밝혔으며 가족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정서와 정서표현의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Eisenberg와 McNally(1993)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한 어머니 

일수록 자녀가 보고한 개인적 고통의 점수가 낮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동정심을 보였

으며 여아와 남아 모두에서 타인의 조망에 대한 수용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

응적이며, 신체적․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더 높다(King & Emmons, 1990). 그 이유

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이 적고, 

문제를 야기하는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Salovey et al., 1995). 

  따라서 정서인식능력이 뛰어난 아동들은 또래관계에서도 유능성을 보이는데 황인희

(2007)는 정서인식을 명확히 할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교사

적응 및 학업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유진(2006)의 연구

에서도 자기 자신의 정서 인식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

혀졌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즉, 개인은 자신과 타인

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을 때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다(김종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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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7월 1일 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W초등학교

와 금천구에 위치한 M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임의로 학교 두 곳을 선정한 후 이 안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같은 

날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이 중 척도 1개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불성

실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93명의 자료(W초등학교 175명, M초등학교 118명)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이 146명으로 전체의 49.8%였으며 여학생은 

145명으로 전체의 49.5%였다. 성별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은 2명이었다. 

학년은 5학년(33.4%)과 6학년(66.6%)으로만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

학년인 5, 6학년만을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이 때 특히 

정서변화가 많이 나타나며(박영애, 최은경, 2001) 또한 또래집단의 응집력과 조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송명순, 2007) 추후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백미애(2002)가 사용한 Halberstadt et 

al.(1995)의 가정내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를 박보은(2008)이 성인 자녀 회상용으로 수정한 것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W

초등학교 6학년 아동 5명에게 읽게 한 뒤, 모르는 낱말을 표시하게 해 아동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한 뒤, 수정한 질문지를 W초등학교 교사 2명으로 하여금 초등학생이 이

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수정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23문항을 확정하였다1).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문항 

간 내적합치도 계수(이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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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et al.(1995)이 개인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것을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타당화한 특질 초기분 척도

(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 정확

하게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그리고 부정적인 상태를 종결하고 긍정적인 상

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1문항으로 되어 있다. 형식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는 5점 Likert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

도 계수는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전체 .82, 정서에 대한 인식 .74, 정서에 대한 주의 

.69,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72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정서표현성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성 질문지(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하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EEQ는 친밀한 정서표

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표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 되어 

있다. 기존에 하정(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성 질문지는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형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초등학

생)이 반응을 할 때 기울여야하는 주의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5점 척도로 줄여서 

사용하였다. 하정(1997)은 요인부하량이 낮은 6번과 12번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하위요인을 친밀한 정서표현 4문항, 부정적 정서표현 4문항, 긍정적 정서표현 6문항

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채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 계수는 아동의 정서표현성 전체 .75, 친밀한 정서표현 .65, 부정적 정서표현 

.52, 긍정적 정서표현 .61로 나타났다.

  

1) 지면 관계상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주축분해와 프로멕스 회전, 평행분석 결과, 문항별 요인부하량. 

평균, 표준편차 등)는 생략하며 관심 있는 독자는 교신저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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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금옥(1998)이 개발한 사회적 능력 질문지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의 다섯 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 

.98, 사교성 .90, 대인적응성 .88, 사회참여도 .92, 주도성 .92, 인기도 .9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였으며,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의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Sobel 검증을 통해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

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앞에서 확인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인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성, 사회적 유능성의 기술 통계를 구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총점 및 하위요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계산하였다(표 1). 이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추후 변인들 간 관련성을 연

구하는 구조방정식 분석에 있어서 측정변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세 개의 측정변인(어머니긍정정서 1, 어머니긍정정서 

2, 어머니긍정정서 3)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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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293)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어머니긍정정서 1 3.63 .60 .16 -.31

어머니긍정정서 2 3.66 .66 -.27 -.24

어머니긍정정서 3 3.62 .65 -.14 .16

총점 3.63 .58 .03 -.32

아동의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에 대한 인식 3.34 .55 .21 .40

정서에 대한 주의 3.26 .68 -.04 .87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3.36 .75 -.14 .14

총점 3.32 .49 .28 .18

아동의

정서표현성

친밀한 정서표현 2.48 .79 .15 -.47

부정적 정서표현 2.92 .69 .01 .62

긍정적 정서표현 3.26 .67 .20 -.16

총점 2.94 .55 .06 -.0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사교성 3.45 .76 .04 -.20

대인적응성 3.47 .67 .04 .55

사회참여도 3.71 .81 -.32 -.27

주도성 3.29 .77 .03 .43

인기도 3.17 .79 -.24 .31

총점 3.41 .70 -.01 .25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하위요인 및 전체 점수의 평균은 5점 만점의 중간과 중간 

이상에 위치하였다. 더불어 각 변인들의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

에 변인들이 모두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아동의 정서표현성, 아동의 사

회적 유능성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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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r = .467), 아동의 

정서표현성(r = .40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r = .515)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의 경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r = 

.467), 아동의 정서표현성(r = .385),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r = .462)과의 정적 상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r = 

.40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r = .385),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r = .480)과의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r = .515),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r = .462), 아동의 정서표현성(r = 

.480)과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상의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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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이전에 측정모형 검증을 통하여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긍

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이전 분석에서 밝힌 것처럼 문항묶음을 통해서 세 개의 측정변

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성, 사회

적 유능성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 

(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

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

으로 간주되며(홍세희, 2000), RMSEA 값은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

절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나쁜 모형을 의미한다(Hu & Bentler, 1999). 

RMSEA의 경우에는 90%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 모두 이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였고, 각 변인

들이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측정모형 검증뿐만 아니라 이후 구조모형 검

증의 모수 추정방법으로 최대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15.325 71 .943 .915 .083(.071 - .096)

수정된 측정모형 154.922 70 .966 .949 .064(.051 - .078)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증한 결과, 표 5에서처럼 측정모형의 경우에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  = 215.32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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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은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

에 고려하는 CFI, TLI, RMSEA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CFI = .943, CFI = 

.915은 .90 이상으로 적합도가 양호하였지만, RMSEA는 .083(90% 신뢰구간: .071 

-.096)로 90% 신뢰구간이 1.00에 가까운 좋지 않은 적합도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통해 확인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성

과 인기도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FI = .966, CFI = .949, RMSEA = .064(90% 

신뢰구간: .051-.078). 즉, 본 자료에 대한 측정모형이 양호하기 때문에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는 이후의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표 4의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

인들의 경로계수인 요인 부하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4 이상(최저: 

.440, 최대: .914)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B S.E.  t값(C.R.)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어머니정서표현 1 1.000 .912

어머니정서표현 2 1.072 .051 .887 21.108***

어머니정서표현 3 1.021 .053 .845 19.446***

아동의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에 대한 인식 1.000 .614

정서에 대한 주의  .936 .154 .461 6.074***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 1.656 .207 .741 7.987***

아동의

정서표현성

친밀한 정서표현 1.000 .563

부정적 정서표현  .684 .119 .440 5.726***

긍정적 정서표현 1.182 .158 .788 7.460***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사교성 1.000 .914

대인적응성  .811 .040 .837 20.054***

사회참여도  .995 .048 .853 20.829***

주도성  .987 .042 .899 23.511***

인기도  .959 .048 .839 20.028***

***p < .001,  C.R. (Critic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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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결과가 양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이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아동의 정서표현성을 매개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과 이 경로가 제거된 완전매개모형(비교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우선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5에서처럼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CFI와 TLI, RMSEA가 모두 양호하여 

두 모형 모두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표 5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154.922 70 .966 .949 .064(.051-.078)

완전매개모형 164.999 71 .963 .945 .067(.058-.085)

  

  우선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였지만, 두 모형을 비교하여 어느 모형

이 더 좋은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에 내재된

(nested) 관계임을 고려한   차이 검증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vs

완전매개모형
-10.077 1 .003 .00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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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완전매개모형  - 

부분매개모형 (1) = 10.077, p < .05). 두 집단의   차이값이 유의함은 자유도가 작은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형임을 보여주

었기 때문에 최종 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마찬가지로 CFI, TIL, RMSEA

를 살펴보더라도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약간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채택된 최종모형인 부분매개모형2)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요인 부하량을 알아본 최종모

형의 경로도는 그림 3에, 최종모형에서의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최종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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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오차항은 생략함. 비합리적 신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각 잠재변인의 오차항 간 상관(공분산)을 설정하였음.

2) 본 연구에서 채택된 최종모형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측정동일성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에서   difference(6) = 

1.250, p = .974 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구조동일성모형에서 더 좋아졌다. (1) 기저모형(제

약을 가하지 않은 경우), TLI = .952, CFI = .968, RMSEA = .053(90% CI = .037-.053), (2) 측

정동일성모형(요인부하량만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TLI = .957, CFI = .969, RMSEA = 

.043(90% CI = .034-.051), (3) 구조동일성모형(요인부하량과 함께 경로계수에 제약을 가한 모형), 

TLI = .960, CFI = .970, RMSEA = .041(90% CI = .0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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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최종모형의 잠재변인들 간 모수 추정치

　경로 B S.E.  t값(C.R.)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289 .087 .227 3.312***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338 .051 .550 6.623***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표현성
.419 .071 .511 5.933***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654 .213 .316 3.076**

아동의 

정서표현성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448 .150 .289 2.981**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

아동의

정서표현성
.053 .013 .496 4.057***

**p < .01, *p < .05; C.R. (Critical Ratio).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 .227, t = 

3.312, p < .001),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 .550, t = 6.623, p < .001), 아동의 

정서표현성(  = .511, t = 5.933, p < .001)로 이행되는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

였다. 즉,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긍정적이라고 지각한 아동들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정서인식에 대한 명확성 수준이 높으며, 정서표현성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행되는 경로

계수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 .316, t = 3.076, p < .01). 즉, 아동의 정서인식명

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표현

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행되는 경로계수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 

.289, t = 2.981, p < .01). 즉, 아동의 정서표현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 아동의 사회

적 유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아동의 정서표현성 간 상관계수(r = .496, t = 4.057, p < .001)도 정적으로 유의하였

다. 즉, 두 변인 간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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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인식명

확성과 아동의 정서표현성이 매개하는 모형에서 두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Baron & Kenny, 1986)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두 매개변인의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Z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221 2.786**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표현성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188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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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을 거쳐 아동

의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행되는 간접효과(B = .221, Z = 2.786,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아져서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을 거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으로 이행되는 간접효과(B = .188, Z = 2.665, p < .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아동의 정서

표현성 수준이 높아져서 사회적 유능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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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

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것이었다. 이 때,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부분매개 하는지(연구모형) 혹은 완전매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경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간결

한 최적 모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비교모형(완전매개모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존재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긍

정적인 정서표현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정

서표현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안라리, 2005; 

이종각, 2009)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며,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소연, 2009; 오영희, 우수경, 이화자, 

2006; 우수경, 2003; 임현정, 2009; Eisenberg et al., 2000)와는 일과적이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한다고 느낀 아동일수록 사교적이고 

친구를 쉽게 사귀며, 친구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려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동에게 비언어적인 표정

이나 행동적․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표현성 수준을 높이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

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긍

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아동은 이를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

력을 기르고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어머니가 언어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면 아동도 정서 어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며, 정서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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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 간의 대화가 늘어나면 아동의 정서적 어휘표현의 양 또한 증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표현을 잘 하는 아동들은 타인에게 더 많이 사랑 받으며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성공적인 또래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이르는 경로를 아동의 

정서표현성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킬 때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을 높이고 이는 아

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은 어머

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

동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여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을 하게 되어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아동은 좀 더 자율적이고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되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이 적고 문제를 야기하는 정

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며 이는 사회적 유능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의 역할(매개효과)을 

설명함으로써 추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개입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에게 있어 또래는 동일시의 대상이고,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학습하며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는 등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배운

다. 즉 또래관계는 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아동기에 성공적인 또래관계를 형성

하는데 실패하면 후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관련 기관에

서는 또래관계 형성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등의 관련 요소들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지시키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

그램은 성공적인 또래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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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그 동안 개발된 정서능력 향상 프로그램들은 정서 능력의 핵심인 정서의 

인식과 표현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훈련, 행동 수정, 분

노 조절, 공격성 감소 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Dasho, Lewis & Watson, 2001; 

Graczyk, Weissberg, Payton & Elisa, 2000; Vernon, 1989; 문미옥, 임미혜, 2000), 정서

인식과 정서표현능력 향상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최은실, 방희정, 201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특히 정서인식과 정서표현능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짜증난다’나 ‘빡친다’와 같은 짧고 분화되지 않은 단어를 주로 사

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또래간에 이해받고 수용받는 경험을 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감안

할 때,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프로그램 속에서 긍정 및 

부정 정서단어 익히기,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연습 등을 포함하고, 

역할극 등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정서조절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정서인

식명확성과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생(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머니를 함께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표현 

방법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고,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

서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

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 및 타인

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훈현을 프로그램내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습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

의 전이효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어머니와 자녀간의 정서적 교류를 

공고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

라 부모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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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두 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 학생, 약 300명을 대상

으로 나온 결과이다. 이 결과는 두 개 학교 만을 ‘임의표집’하였고 제한된 학년의 학

생들만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이 결과를 모든 초등학교의 모든 학년의 아동

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중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척도의 경우, 이 

척도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만 하였고 5

학년들의 이해도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들을 대상으로도 이해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의 정서표현성 척도의 

경우는 원래 성인의 정서표현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때문에 비록 본 연구에서 반응을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조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이 반응하기 수월하도록 하였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여전히 그 적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하위척도 중 일부는 문항 간 내적합치도가 .52나 .61로 

낮았기 때문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완전매개하지 않고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 이외에도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변인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

적인 정서표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때로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역시 아동

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서표현성 자체보다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의 적절성 여부가 더 중요한 변인일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비록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채택한 모형에 대한 성별차이 검증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각주 참조), 여전히 정서표현성의 경우 사회에서 남녀에

게 요구하는 성격특성이나 기대가 각기 다른데 모든 문화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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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들에게 공포와 분노의 통제를 더 강조하고, 아들보다 딸에게 행복의 표현을 더 

격려하며(Diener & Lucas, 2004), 남아는 자신감을 갖고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여아

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Timmers, Fischer & 

Manstead, 1998). 이로 인해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 억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여

되는 사회적 기대에 의해 남아의 정서표현성이 적절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자료는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

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실제로 어머니가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가를 측정한 것

이 아니라 아동이 회상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어머니와 아동 간의 상

호작용에 바탕을 둔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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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impact it has on their social competence :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as mediators  

Jang, Eunhye*․Lee, Dong-gwi*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that a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ha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further tested whether children’s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99 students at the 5th and 6th grades in two 

elementary schools (W-and M-school of Gwanak-Gu and Gumcheon-Gu in Seoul). 

A total of 293 valid cases were subject to data analysis. The results, using the 

AMOS 21.0 program, revealed that (a)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a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b) both children’s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empirical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have 

implications for (a) the impact of mothers’ positive rearing with regard to their 

emotionality and the impact upon their children, and (b) the identification of the 

best targets for intervention (i.e.,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otional clarity) that can be utilized by teachers and counselors when trying to  

help children develop their soc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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