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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도구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

며 지낸다. 이러한 이유로 휴대전화는 빠른 속도로 이용률과 보급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더불어 휴대

전화 소유연령도 점차 하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도에 11세–19세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24]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이 휴대전화를 소유하

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전체응답자 가운데 11%는 휴대전화가 울린다는 착각을 자주 하는 편이며, 24%는 휴대전화가 없

으면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휴

대전화 의존이란 과도하게 휴대전화 사용에 의존하는 것을 뜻하며, 특히 사회적 관계 유지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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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as well as that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dependency. Data were obtained from the Korean Child-Youth Panel Survey 

(KCYPS), and the participants were 1,892 (909 boys, 983 girls) elementary students (5th graders) who had a 

mobile phone. To measure the variables, this study used such scales as the parental abuse and neglect scale, 

peer attachment scal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buse and neglect had direct negative effects on children’s peer attachment; that is, the more parental 

abuse and neglect, the less children’s peer attachment. Second, parental abuse and neglect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mobile phone dependency; that is, the more parental abuse and neglect, the greater children’s mobile 

phone dependency. However, children’s peer attachment did not directly affect mobile phone dependency; 

that is, children’s peer attachment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al abuse and neglect, and 

mobile phone dependency. In conclusion, parental abuse and neglect influence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mobile phone dependency. Thus this study showed that parental abuse and neglect, rather than children’s peer 

attachment, affect children’s mobile phon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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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휴대전화의 역할에 의지하는 것

을 말한다[23].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부담 및 학업방해 등의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더욱

이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휴대전화 과다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8]. 휴대전화는 앞으로도 우

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기에 휴대전화의 유

용성 및 편리성과 같은 이로운 점 외에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

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현상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의존

에 관한 연구[3]에 비해, 휴대전화를 처음 보유하게 되고 점차 휴

대전화 사용이 본격적으로 빈번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의존에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

한 실정이다. 이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가 지닌 여러 기능 가운데 대인 간 의사소통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전제하에 학령기 아동의 주요 대인관계는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학령기 아동의 휴대전화 의

존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관계를 들 수 있

다. 학령기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보다 독립적이기

를 바라면서도 아직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며 부모

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또한 이 시기 아동에게 있어 또래

관계는 아동의 발달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부모-자녀 간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과 또래와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또래애착이 학령기 아동

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뿐 아니

라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달의 결과를 가져온다[7]. 반면 부

모로부터 바람직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아동은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최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아

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

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범

주에 속하는 소극적인 아동학대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아동방

임의 원인 및 영향이 학대와는 또다른 측면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들을 구분지어 살펴보는 것이 구체적인 개입을 위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즉 아동학대는 부모의 적대적이고 계획적이며 공격적

인 가해행위이며, 아동방임의 경우 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잘 반

응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는 태만행동이라 할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의 연령은 초

등학교 고학년인 만10–12세 아동의 비율이 2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행위는 83.1%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

다[25].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동들은 발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영향이 지속적

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

닌 학습된 부정적인 대응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방임을 경험한 아

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당하는 데 익숙해지고 다른 사

람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으며 관계를 쉽게 끊거나 공격

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16]. 이에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또래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친

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9]. 

즉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으

로 인해 부적절한 관계대응방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래

와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

동이 학령기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휴대전화와 더

불어 가장 대표적이며 영향력 있는 매체이면서 대부분의 일상생

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터넷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제적

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나 과도하게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

행동의 경우 자녀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28]. 이

를 통해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

과 관련성을 지닐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부적절한 양육행

동과 휴대전화 의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과 휴대폰 중독에 관련된 연구들

로 이루어져 있다. You와 Kwon [3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이 부정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중학생 자녀의 휴대전화 중독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

소년들은 부모와 친구에 대한 의존성 및 불안은 높은 반면 친밀감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거부, 제

재적 또는 허용, 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

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초등학생의 과도

한 휴대전화 사용은 부모–자녀간의 문제중심적 의사소통과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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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었다[36]. 휴대전화 중독은 병리적 증상에 해당한다. 따라

서 본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학령기 아동의 

경우 병리적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이며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

른 휴대전화 의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더불어 부모에 의해 가장 높은 비율로 학대를 당하는 것

으로 나타난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 및 방임적 양육

행동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경우 유아기에 비해 보다 빈번하게 또래와 

접촉하게 되고 더 밀접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아동의 친밀

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한 또래애착은 아동의 심리·정서적 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친밀한 또래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대

한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2]. 특히 

학업 위주로 계획된 생활을 영위하는 학령기 아동이 또래와의 친

밀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휴대전화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26]. 이처럼 생활전반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는 휴대전화는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또래 간의 통화 및 문자 메

세지 교환을 통한 또래관계 유지와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청소년들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동기 가운데 가장 중

요시 하는 부분은 또래관계 유지 및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31]. 

이처럼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또래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으

로 인해 휴대폰 의존과의 관련성이 높았다[30]. 학령기 아동의 경

우에서도 또래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하였으며[18], 또래애착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4, 30]. 하지만, 또래관계가 원만할수록 휴대전화 중

독에 이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0]. 이는 또래관계가 친

밀할수록 휴대전화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만나며 대화가 

더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또래관계의 질에 따

른 휴대전화 의존 간 관련성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존재하기에 친밀한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의존 간의 관계에 대해

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임을 감안해 볼 때,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본

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기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

애착과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또래의 영향력이 큰 시기인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대 및 방

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래애착 형성

의 어려움과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부적응적 심리적 의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중요

성과 더불어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 및 교

사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연구모형(Figure 1)과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

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차년

도(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2,378명 가운데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

지 않은 아동을 제외한 1,892명(남 909명, 여 983명)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졸

(40.9%), 고졸(35.5%), 전문대졸(10.1%)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경

우 고졸(45.1%), 대졸(32.7%), 전문대졸(12.6%) 순이었다. 아버

지의 91.1%, 어머니의 60%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연 평균 4,581.7만원이었다. 

2. 측정도구

1) 휴대전화 의존

Lee 등[21]의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패널에

서 7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의존은 휴대전

화 사용에 대한 의존, 휴대전화에 대한 심리적 의존, 사용 중단 시 

불안감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로 한참동안 아무에게서도 연

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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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든다’ 등의 7문항이며 4점 척도로 아동이 평정하였다. 신

뢰도는 .88이었다. 

2) 학대와 방임

Huh [12]와 Kim [17]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

로 하여 패널연구진이 작성한 학대(4문항)와 방임(4문항)을 척도

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

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4점 척도로 아동이 평정

하였다. 신뢰도는 학대의 경우 .81, 방임의 경우 .76이었다.

3) 또래애착

Armsden과 Greenberg [1]가 제작한 애착척도 총 25문항 중 

신뢰, 소외,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13]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질에 중점을 두

어 신뢰와 의사소통 변인만을 사용하였다. ‘내 친구들은 나와 이

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

해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아동이 평

정하였다. 신뢰도는 의사소통이 .83, 신뢰가 .82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

과 AMOS 7.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연구문

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

합도 평가를 위해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c2대신 적합도 지수

인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그리고 비

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부모의 학대 및 방임, 아동의 또래애착 

및 휴대폰 의존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의 또래애착 간의 관계에 있어서

는 학대와 또래애착 중 의사소통(r=–.147, p<.001), 학대와 또

래애착 중 신뢰(r=–.168, p<.001)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방

임과 또래애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임과 또래애착 중 의사

소통(r=–.379, p<.001), 방임과 또래애착 중 신뢰(r=–.366, 

p<.001)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

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또래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

으며 또래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

낸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에 있어서

는 학대와 휴대전화 의존도 간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r=.239, 

p<.001), 방임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r=.106, p<.001). 이는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나타

낼수록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래애착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는 또래애착 중 의사소

통과 휴대전화 의존도, 또래애착 중 신뢰와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부모의 학대 및 방임, 아동의 또래애착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구조모형분석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의 또래애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다. Figure 1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892)

Variable 1 2 3 4 5
1. Abuse -

2. Neglect .263*** -

3. Communication –.147*** –.379*** -

4. Reliance –.168*** –.366*** .778*** -

5. Mobile phone dependency .239*** .106*** –.004 –.032 -

 ***p<.001.

Table 2. Model Fit Summary of the Research Model

c2 df c2/df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5.707  3 1.902 .994 .999 .022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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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 TLI=.994, 

CFI=.999, RMSEA=.022로서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나타난 부모의 학대와 방

임, 아동의 또래애착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관계에 대한 표준화

된 직접경로 계수들은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Figure 2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의 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057, p<.05, b=–.406, p<.001). 즉, 부모가 학대 및 방임

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신뢰

를 바탕으로 한 또래애착은 잘 형성되지 못했다. 

둘째, 아동의 또래애착은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셋째,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245, p<.001, b=.062, p<.05). 즉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은 휴대전화 의존 경향을 더 

나타냈다.

넷째,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또래애착을 매개로 하여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

이 휴대전화 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신뢰 관

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이후 또

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29]와 초

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Lee [19]의 연구에서 부모

의 방임이 높을수록 또래수용도는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

다. 또한 부모의 양육이 온정적일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

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6]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

대를 경험한 아동은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경향성을 보이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아

동의 사회적 기술은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습득되어지는 것이기에 부모와의 적절하지 못한 관계 형성의 영

향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 향상을 직접적인 목

표로 하여 행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부모와의 관

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 대부분의 

아동학대사례가 실제로 신고, 접수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실제적으로는 학대 및 방임이 더 많이 행해질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학대와 방임의 부정

적 영향력은 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대와 방

임이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관계에서의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준다

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로 하여금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

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체벌에 보다 허용적인 문화적 분위기를 지닌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아울러 강압적인 양육행동이 행해지는 

동안 부모자신도 모르는 사이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대 및 방임적 양육태도가 이후 대인관계

를 비롯하여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훈육이라는 미

명하에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

모의 방임의 경우 부모가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무책임하면서 안일한 양육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27]. 이에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체계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Figure 2.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and children’s pe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dependency.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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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아동학대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

나 사회적 지원체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

학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기능전반에 대

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와 방

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

장기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과 사회 

전체의 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또래애착은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의 연구대상이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또래애착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

구결과[4, 5, 30]와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15]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로 인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 본 아동의 

또래애착과 휴대전화 의존 간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

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Kim [15]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또래들의 평가

에 더욱 민감해지며[10], 이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소외당하지 않

기 위함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

타났다[32]. 이러한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관계 유지 및 강화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휴대전화의 역할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

대전화 의존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또래관계의 질에 

있어서 휴대전화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로 아직 진입하

기 전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또래애착이란 또래와

의 친밀한 의사소통이나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관계의 질적인 면

을 나타내는 애착관계라는 점에서,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또래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형성된 피상적인 또래관계가 아닌 또래관계의 질적인 면과 

휴대전화 의존의 관계를 보았기에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서 휴대전화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에 학령

기 아동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인 초

등학교 5학년 아동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인 만큼 점차 자율성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 형성 격려를 통해 휴대전화 의존성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

을 주었다. 즉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

의 휴대전화 의존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

모의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5, 

18] 및 Chang 등[4]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나타날수록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살

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나타날수록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Furman과 Buhrmester [9]의 연구에서 5–6학년 아동들이 부모

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고한 것처럼 학령

기 아동의 경우 아직까지는 청소년에 비해 도움과 지원을 제공받

는 일차적인 자원으로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을 지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2]. 이처럼 아직까지는 휴대전화 의존에 있어서 

또래관계에 따른 영향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영향이 더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부모와

의 관계에서의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결과는 부모와의 부정적 관

계에 대한 부적절한 적응방식으로 의존성이 표출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일수록 매체에 중독되

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35]에서 보여지듯이 학대와 방임을 경험

하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도피처로서 휴대

전화에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는 통제력을 잃

고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해가 되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다

양하고 편리한 기능과 더불어 대인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올바르게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기부터 휴대전화의 적절한 사

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또래관계의 질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학령기 아

동의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

을 주었으며 또한 휴대전화에 대해 더 의존적이 되도록 하는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가해행동으로서의 학대와 무관심

한 태만행동으로서의 방임으로 아동학대를 크게 구분지어 살펴보

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

적 학대 및 방임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더

욱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추후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기에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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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소년기로 진입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

닌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조사자료는 전국에서 표집된 대규

모 표본이라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지니며 이에 따른 연구결

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의도하였거나 또는 의

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행해진 부적절한 학대 및 방임에 따른 

아동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

으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부모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

인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휴대전화 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지도와 개입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개입에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

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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