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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부정적정서성이란?

• 유아가스트레스상황에서보이는분노, 슬픔, 짜증등쉽게달래지지않는정서.

• 추후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 적응을 예측(Lim & Lee, 2017, Rothbart & Bates,

2006) -> 자기통제력 발달과 더불어 점차 조절되어야 할 기질적 특성(Eisenber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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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정서성의발달궤적에대한다양한의견

• 증가또는감소와관련된다양한결과들이존재 (장혜인, 2015; 최정희, 신나리, 2018)

• 부정적 정서성이 유전적 속성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환경적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복잡한발달과정을거치기도함 (Bridgett et al., 2009).

• 따라서 개인차를 반영한 인간중심접근 방법(예: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부정적 정서성 발달

에서 동질적 특성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각 하위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연구목적

부정적정서성과가정폭력노출 (기질과환경)
• 기질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발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Shiner et al., 2012)

• Emotional Security Theory(EST; Davies & Cumming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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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정서성과신경증(기질과성격)
• 부정적 정서성은 신경증의 출발점으로 알려져 있음. Big5 성격요인의 하나인 신경증은 성인

기의 다양한 부적응 관련됨(예: 우울, 낮은 주관적 안녕감, 스트레스 등)

•

기질과 성격 사이에는 차이점 보다
공통점이 더 많음(Caspi et al., 2005)

부정적 정서와 신경증이 일생동안 평균수준
의 안정적인 변화를 보임(Shiner, 2018)

생애초기 부정적 정서성과
아동기 신경증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가정폭력노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emotional security) 약화

정서조절
어려움

부정적 정서적
반응



연구문제

1) 영유아기부정적정서성의종단적변화양상에대한잠재계층유형은어떠한가?

2) 영유아기부정적정서성의잠재계층유형과가정폭력노출간의관계는어떠한가?

3) 영유아기부정적정서성의변화유형에따라아동기의신경증성향에유의한차이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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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 양

상에 따른 잠재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영유아

기 부정적 정서성 유형과 가정폭력노출과의 연관성,

그리고 아동기에 신경증 성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

고자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도구]

•부정적정서성:

•가정폭력노출:

•신경증성향:

한국아동패널 1차에서 5차년도(만 0세-4세) 와 12차년도(초5)에서 2,150명의자료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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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5차년도에 어머니가 응답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기질척
도에서 ‘정서성’ 기질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함(예: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
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5문항 평균값을 활용함.

‘가족생활사건 변화’ 척도에서 '가정폭력 경험’ 대한 어머니의 응답을 ‘경험함’은 ‘1’로, 
‘경험하지 않음’은 ‘0'으로 측정함. 1차에서 5차까지의 응답을 합산함.

12차년도에아동이보고한 NEO 성격검사의신경증하위요인 48문항의 T점수를사용함. 
1점(전혀아니다)~ 5점(매우그렇다)의 5점리커르트척도.



연구방법
[분석방법]

• 성장혼합모형분석을통해영유아기발달단계의경과에따른부정적정서성의변화궤적을확인하여잠재

하위집단을도출함

• 3단계접근법(Vermunt, 2010)을통해영유아기가정폭력노출이잠재집단유형구분과연관되어있는지, 잠

재집단유형별로아동기신경증성향에차이가있는지검증함

• SPSS 26.0과 Mplus 8.0 활용

• 결측치는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통해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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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1)
• 첫째, 만0세(w1)에서 만4세(w5)까지의 발달단계를 이행하는 동안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궤적은 3개의 잠재

집단으로구분되었고, 이를 ‘증가집단(11.4%)’, ‘감소집단(7.6%)’, ‘저수준집단(81.0%)’으로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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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lass 

AIC BIC aBIC Entropy BLRT
Group Ration(%)

1 2 3 4

1 14964.148 15037.9 14996.597 100

2 14920.731 15011.503 14960.669 0.740 .00 90.4 9.6

3 14904.585 15012.376 14952.011 0.688 .00 11.4 7.6 81

4 14893.979 15018.79 14948.893 0.693 .00 12.2 5.3 4.8 77.7 

1

1.5

2

2.5

3

3.5

4

w1(만0세) w2(만1세) w3(만2세) w4(만3세) w5(만4세)

증가집단 감소집단 저수준집단

표 1. 잠재집단분류기준



연구결과2)
• 둘째, 영유아기가정폭력노출은부정적정서성잠재집단과유의한관련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 영유아

기에가정폭력노출경험이심할수록 ‘저수준집단’이나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에속할가능성이더큰것

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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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group 저수준집단 저수준집단 감소집단

Comparison group 증가집단 감소집단 증가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가정폭력노출 1.764*** 0.503 0.292 0.759 1.472* 0.64

표 2. 잠재집단분류와가정폭력노출과의관계



연구결과3)
• 셋째, 영유아기부정적정서성의잠재집단과아동기신경증성향간의 관련성을살펴본결과, ‘저수준집단’

과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의신경증점수가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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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신경증

평균 표준오차 χ2 p

증가집단 50.34 0.95

감소집단 47.04 1.41

저수준집단 47.47 0.33

증가집단 vs. 감소집단 3.952* 0.047

증가집단 vs. 저수준집단 6.520** 0.011

감소집단 vs. 저수준집단 0.080 0.777

표 3. 잠재집단유형화에따른아동기신경증차이검증



논의 및 결론

• 본 연구는 변수-중심 접근(variable-centered)이 아닌 인간-중심(person-centered) 접근방식인 성장혼합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에서 서로 다른 성장궤적을 보이는 세 가지 하위 잠재집단을 확인하였으며,

각 잠재집단과가정폭력노출및아동기신경증성향과의관계를규명하였음.

• 이를 통해 영유아가 가정 내 위험요인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정서적 부적응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적응이 아동

기까지 종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서발달에 대한 조기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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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노출 이외에도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족사회환경(결혼의 질, 가족구조, 사

회적 지지 등) 및 아동기 역경 요소, 그리고 그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 탐색을 통해 더욱 구

체적인 개입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연구 의의]

[연구 한계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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