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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이버 비행의 영향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분석자료는 한국아동패널(2021) 14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을 위해 SPSS 23.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둘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셋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이버 비행의 영향 관계에서 학교생활 적응은 완
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자녀들이 사이버 비행 문제를 노출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사이버 비행, 부부갈등, 학교생활 적응, 매개효과, 취업모

Abstractㅤ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working mothers and the 
influence of children's cyber delinquen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life adaptation. For the analysis 
data, the 14th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2021) were used, and SPSS WIN 23.0 and PROCESS MACRO 
were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method used the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technique to verify 
the hypothesis, first, frequency analysis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second,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technical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major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working mother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cyber delinquency.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working mothers and cyber delinquency of 
children, school life adaptat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presented basic data to prevent cyber delinquency problems before children who are active a lot online 
are ex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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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8%
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1], 이에 따라 
2022년 맞벌이 가구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2022년 
10월 기준 46.1%를 차지하고 있다[2]. 이렇게 여성의 취
업은 변화된 사회의 큰 특징이며, 이제 더 이상 맞벌이 가
족 형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은 일과 육아 사이
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부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3] 아동 및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의 증가로 사이버 비행과 같은 부작용이 늘어났으며, 이
는 가정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성장기 청소
년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가족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의 사이버 비행 문제
는 개인의 특성을 넘어서서 가족의 기능과 연계시켜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모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의 경
우에 자녀 양육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가 중요한 문제로 
발생되며[4], 자녀 양육을 둘러싼 의견 차이와 역할분담
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부부갈등이란, 
부부간 상호관계에서 상충되는 욕구와 목표, 부족한 자
원, 기대의 불일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
는 상태로[5], 이는 자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하며[6]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양
육자는 자녀 돌봄에 있어 어려움과 성가심, 짜증 등을 보
다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7]. 따라서 이러한 부
부갈등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중독과 같은 부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8,9].

사이버 비행이란 사이버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별한 
지식을 사용한 범죄로[10], 컴퓨터나 정보통신매체 등을 
매개로 네트워크 즉,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비행이다
[11].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이 주로 온라인 학
습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아동과 미디어 기기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
명성과 비대성에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댓글과 
혐오 영상 확산 등과 같은 사이버 비행의 위험에 대해 둔
감해질 우려가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12]에서 발표

한「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온라
인상에서의 폭력 경험률은 26.9%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
려하지 않은 채 행하는 경우가 38.2%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이버 비행에 일상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나쁜 일’로 인식하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등 이에 대한 대
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이버 비행은 발달과정 전
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는데, 이는 시공간을 넘나들고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는 점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 비행은 피해의 심각
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13]. 따라서 사이버 비행을 줄
이는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사이버 비
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의 사이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와 
관련된 요인은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서 문제행동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주변 환
경을 긍정적으로 완화시키고 문제행동의 발생 경로를 이
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4,15]. 이
중 부부갈등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선
행연구[16,17]에 따르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
과 과잉, 불안 행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18] 신
체적,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는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정서적 불
안을 증폭시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일으켜[20] 결국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청소년의 좌절된 욕
구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21] 가정폭력 상황을 학습
함으로써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22]. 예전에는 이러한 비행이 현실비행으로 나타났지만, 
미디어의 급격한 발달과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비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자녀의 현실비행과의 관계를 규
명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져 왔지만[23-25], 사이버 비행
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변화에 따라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
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자 한
다. 

아동·청소년기에 가정 다음으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학교환경을 들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외부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26,27], 학교는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과업을 완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ㅤㅤ71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
록 기반이 되는 장소이다[28]. 

Bronfenbrenner[29]의 생태체계적 관점에 의하면, 아
동·청소년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중심적으로 성
장, 발달하고 있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요인 인 부부갈등을 위험요인으로, 가족 외 신뢰할 수 있
는 성인의 애착 경험 및 또래 친구들과의 안정적 애착 경
험을 보호요인으로 보고 있다[30]. 무엇보다 초기 청소년
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애착 대상이 부모
로부터 교사, 또래, 학교생활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31].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매개요인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함께 살
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적응이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지만, 학교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순응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
을 위해서 환경을 변화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32].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비행 간
의 관련성은 Agnew[33]의 일반긴장이론으로 설명이 가
능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일상긴장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
이 발생하여 이는 비행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데, 학교생활부적응은 학교생활에서의 긴장 요소로 비행
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적응은 청소년 발달
에 필요한 요인이며,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 하면 비행
동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비행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비행 유발의 동기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
여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되었다. 학교생활부적응은 청소
년 범죄 등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고[34], Ardi & Sisin[35]은 학교에서의 규율을 
위반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우
며, 이는 잠재력, 재능, 능력, 이상 및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는 학교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는 노력이 시도
되었다[36-38].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
는 학교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고 검증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마트폰 사
용의 증가로 사이버 비행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비행 

또한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 중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비행에 초점을 맞춰 학교생활부적응과의 매
개효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에 부모의 부부갈등에서 오는 불
안과 걱정은 가정이 아닌 외부환경에 도전하는 자녀에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불안정한 자녀의 감정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
했을 경우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
다[39]. 구체적으로 가정 내 부부갈등을 겪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동·청소년은 이 시기 학교에서 새로운 친밀한 또
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과 다른 새로운 기
준에 순응해야 하며,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발달적 도전에 직면해야 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을 경험한다[40]. 또한,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녀들은 환경
적 단서를 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갈등이 가득 찬 
세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41]. 따라서 가족 내 부부
갈등에 노출됨으로써 부정적인 경험을 한 자녀는 학교환
경과 같은 다른 환경에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부부갈등은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있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학교생
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이 성장기 자녀들
에게 있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고자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사
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 중 몇 가지 
변인들을 선정하여 채택한 변인 간의 영향 관계와 상대적 
영향력, 더불어 그 경로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
이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
이버 비행의 영향 관계에서 학교생활 적
응은 매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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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과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고, 이를 Fig. 1.과 같은 그림으로 도
식화하여 제시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2.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이버 비행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이버 비행의 영향 관계에서 학교생활 
적응은 매개할 것이다.

2.3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14차 자
료를 활용하여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
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의 영향 관계에서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은 아동의 성
장과 발달과정을 출생을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추적·조사
함에 따라 발달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과 발
달 특성, 양육실태 및 요구, 육아정책의 영향에 대한 종단
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를 토대로 아동이 
성장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이버 비행을 초래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판단
할 수 있어 적합한 분석자료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자는 
한국아동패널 14차 자료에 응답한 취업한 모와 그들의 자
녀로 이 중 무응답 대상자를 제거한 뒤 805명을 최종 조

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3.0과 Hayes[42]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학교
생활 적응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4 측정 도구
2.3.1 종속변수: 사이버 비행
사이버 비행 측정을 위해 한국아동패널(2021)에서 활

용한 학교폭력(피해/가해)을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
다. 학교폭력(피해/가해) 척도는 현실과 온라인에서 발생
하는 폭력에 대해 측정한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 문항을 발췌하여 사이버 비
행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6점 척도(없다: 
1점∼일주일에 여러 번: 6점)로 구성되었지만, 비행 빈도
가 낮아 사이버 비행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재코
딩하여 합산하여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사이버 비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다.

2.3.2 독립변수: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shall & Barnett[43]가 

개발한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척도를 한국아동패
널(2021)에서 번역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일-가족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척도는 일-가족 이점과 갈등에 관한 내용
으로 구성된 척도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일-가족 갈등에 정도를 묻는 15문항을 발췌하여 
부부갈등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935로 나타나 문항 간 충분한 설명력이 
확보됐다. 

2.3.3 매개변수: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 측정을 위해 Lee[44]의 연구에서 개념

화된 학교적응 개념을 한국아동패널(2021)에서 아동발달
에 따라 적용하여 구성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에서의 공부, 친구, 교사, 생활에 관한 내용으
로 구성된 척도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4개의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를 묻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ㅤㅤ73

는 10문항을 발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
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83로 나타나 문항 간 
충분한 설명력이 확보됐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1). 먼저, 자녀의 성별은 남아 415명
(51.6%), 여아 390명(48.4%), 자녀의 스마트폰 보유 여부
는 보유 794명(98.6%), 보유하지 않음 11명(1.4%), 모의 
연령은 30대 이하 65명(8.1%), 40대 675명(83.8%), 50대 
이상 65명(8.1%), 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9명
(24.7%), 전문대 졸업 238명(29.6%), 4년제 대학 졸업 
302명(37.5%), 대학원 66명(8.2%)으로 나타났다.

Variable Ssection n %

Descendant’s gender boy 415 51.6
girl 390 48.4

Descendant’s whether to 
have a smartphone

have 794 98.6
don’t have 11 1.4

Mother’s age
under 30’s 65 8.1

40’s 675 83.8
50’s 65 8.1

Mother’s grade

under high school 199 24.7
college 238 29.6

university 302 37.5
Graduate school 66 8.2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3.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2). 먼저 사이버 비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052(.446), 부부갈등은 2.232(.675), 학교생활 적응은 
4.009(.577)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Y X M1

Y .052 .446 1
X 2.232 .675 -.008 1

M1 4.009 .577 -.072* -.103** 1
Y= Cyber Delinquency, X= Marital Conflict
M= School Life Adaptation, *p<.05, **p<.01

보면 사이버 비행은 학교생활 적응(r= -.072, p<.05)과 부
(-)적인 상관관계, 부부갈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r= -.008, p>.05). 부부갈등은 학교생활 적응(r= 
-.103,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3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

째, Model 1에서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
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갈등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B= -.089, ß= -.103, p<.01), 이는 95%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LLCI), 상한값(ULCI) 구간에 0을 포함하
지 않아(LLCI= -.148, ULCI= -.030)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11.0%(R2=.011)로 나타
났다. 

둘째, Model 2에서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사이버 비행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갈등은 자녀
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B= -.010, ß= -.015, p>.05), 학교생활 적응은 사이버 비
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057, 
ß= -.074, p<.05).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 
상한값(ULCI) 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111, 
ULCI= -.00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6.0%(R2=.006)로 나타났다. 

셋째, Model 3에서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B= -.005, ß= -.008, p>.05).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 상한값(ULCI) 구간에 0
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LLCI= -.051, ULCI= .041)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심각할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학
교생활을 잘하는 자녀일수록 사이버 비행에 빠질 가능성
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취업모가 인식하
는 부부갈등이 심각하더라도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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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diated effect

Path B ß 95% C.I. R2

LLCI ULCI
Model 1 X→M -.089 -.103** -.148 -.030 .011

Model 2 X→Y -.010 -.015 -.056 .036 .006M→Y -.057 -.074* -.111 -.003
Model 3 X→Y -.005 -.008 -.051 .041 .000
Y= Cyber Delinquency, X= Marital Conflict, M= School Life 
Adaptation,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사이버 비행의 영향 관계에서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사이버 비행의 영향 관계에서 학
교생활 적응은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 상
한값(ULCI) 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간접효과(Effect= .008, Boot S.E.= .004, Boot 
LLCI= .002, Boot ULCI= .017)가 나타났다. 이로써 학교
생활 적응은 부부갈등과 사이버 비행의 영향 관계에서 완
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으며, <가설 2>는 채택되었
다.

Table 4. Bootstrapping

Path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Indirect Effect .008 .004 .002 .017

4. 결론

본 연구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이
버 비행의 영향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2021) 14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
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이버 비행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005, ß= 
-.008, p>.05). 이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형연구[23-25]의 결과를 토대로 부부갈등이 자
녀의 사이버 비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한 
가설을 기각시키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비행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세대로 사이버 환경
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며, 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다

면 지금보다 더 발달 된 사이버 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비행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원인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한 부모
를 함께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의 원인에 대해 부부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089, ß= 
-.103, p<.01). 이는 부부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자
녀의 부적응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45]와도 일맥상통한
다. 즉, 인지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자녀가 부부간의 갈
등에 노출될 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46,47]가 나타
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은 부모 간 갈등에서 오
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므로[48], 가정환경 안에서 자녀
들이 경험하는 부모-자녀와의 관계와 더 나아가 부모의 
부부간 관계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생활 적응은 사이버 비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과 같은 학교요인
은 사이버 비행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
다. 학교생활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핵심적
인 변인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또래 및 교
사와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학업성취가 저조하고, 
학교 규칙을 따르지 않게 된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인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있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또래나 교사와의 유대와 애
착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학교수업에서도 학업증진을 위한 관심
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규칙을 어려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해나가는 것도 사이버 비행을 
방지하는 주요 사항이 될 수 있다. 

넷째, 취업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학교생활 적응의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부부갈등을 보이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생활부적응 양상을 유
발하게 되고, 이러한 부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사이버 
활동에 의존하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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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한 아
동·청소년기에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면 가장 효과
적인 대처를 위해 도와주어 사이버 비행이 줄어들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환경에 노출되어 있
는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상담 및 심리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역 내 청소년센터 및 지역아
동센터에서 자존감이 낮거나 부적응,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 또한,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환
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개인
의 역량과 대인관계를 확장해 가는 중요한 공간으로 학교
생활 적응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자본을 키워갈 
때 사이버 비행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배치 및 학교사회복지와 
위클레스가 각 학교급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분석자료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의 표본의 수는 805명으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전
국 단위 조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표본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통계적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양적 연구의 한
계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적 접근방식인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것을 후속 연구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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