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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령기 아동(만 7~9세)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을 검증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은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e.g.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나 모바

일에 대한 부모 양가감정, 그리고 부모 모바일 사용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

문조사를 두 시점에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 스트레스는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그리고 학령

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령기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 스

트레스와 모바일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태도가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커니즘

을 검증할 수 있었다.

주제어: 모바일 의존,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아동 학교적응, 모바일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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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Fu et al., 

2023). 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미국의 성

인의 경우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Statista, 2024). 모바일은 전화, 문자 메시지, 동영

상 시청, 게임, 정보 검색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의

를 제공하여 삶의 편리성을 높여주었다(Roos & Wrzus, 

2023). 반면에 모바일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모

바일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Karaoglan et al., 2023; Ke et al., 2024). 모바일의 지속

적인 사용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은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한

다(Tao et al., 2023).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모바일을 기

반으로 한 게임중독, 소셜미디어 중독, 쇼핑중독 등의 문

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경우 대인관계나 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oqbel et al., 2023).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은 가족 간의 소통이 끊기거나 학교나 

직장에서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기술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Venkatesh et al., 2019). 개인용 컴퓨터, ERP, 인터

넷,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해당 기

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연

구가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바일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이 기술 도입이 가지고 오는 

어두운 면의 경우 최근 발생한 현상으로 해당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학술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

고 있다(Moqbel et al., 2023). 특별히 다양한 기술 기반 

중독 연구들에서는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개인차원

의 요인(e.g. 개인의 학력이나 성격, 나이, 성별 등)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Nikel et al., 2024; Sfeir et al., 

2023). 그러나 최근에는 중독을 야기하는 요인이 외부적

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독을 줄일 수 있는 

요인 또한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교육기관, 부모

의 역할, 친구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

구가 나타나고 있다(Geng et al., 2021; Lai et al., 2022; 

Wang et al., 2023). 이러한 관점에서 학령기 아동의 모바

일 중독에 대한 연구는 중독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외부요

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외부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요

인 중 부모가 자녀의 모바일 사용에 대해서 느끼는 양가

감정의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양

가감정의 경우, 특정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부

정적인 태도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저로 해당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태도를 형성하거나 

행동을 통하여 대처하는 노력을 한다. 모바일 사용의 경

우 학령기 자녀가 콘텐츠를 학습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용도 혹은 유희를 위한 게임 

플레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목적

에 따라서 부모가 형성하는 모바일에 대한 태도가 상이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개인의 평소 스트레스 정도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

술에 대해서 세분화 하여 조사함에 따라 양가감정을 보

유하고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따라 자녀의 모

바일 의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중독은 이후 청소년 및 청년 시

기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2-5세 유아는 47.5%가 하루 

2시간 이상의 스크린 시간을 보냈으며, 12-17세는 이 비

율이 80.2%로 증가했다(CDC, 2022). 이 시기의 모바일 

중독은 학업 성적 하락이나 사회적 고립, 공격적인 행동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에 대한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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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아 및 청소년의 모

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주요 요인들은 주로 아동기 및 청소년 개인

의 특성(Liu et al., 2024)이나 교우관계와 같은 개인을 중

심으로 하는 환경적 특성(Wei et al., 2024), 아동기 및 청

소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특성(Lai 

et al., 2022)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다른 

연령보다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

인을 밝히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이 발달중인 아동의 경우, 스스

로 통제하여 모바일을 사용하기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모바일 중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외부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아동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향을 확립하는데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모바일기기 

사용 자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아동들을 향후 소비의 주

체로 인식하고, 학령기 아동들의 사용 행위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생애 주기 전체의 관점에서 고객에 대한 통찰력

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성에 부모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아동의 모바일 의존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모바일에 대한 

부모 양가감정에 집중하여 이론을 검증하였으며, 정서적

⋅행동적 특성으로는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개

입 등을 함께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두 시점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수행한 후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시점 1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인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그리고 부모의 행동적인 특성인 부모의 개입을 측정하였

으며, 시점 2에서는 종속변수인 아동의 모바일 의존과 아

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검증

하였다.

2. 문헌 연구

2.1. 모바일 중독의 문제

모바일 중독은 “모바일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이

용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

한다(김병년, 최홍일, 2013, p. 4). 즉 모바일 중독으로 인

하여 조절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기능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기

기사용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중독, 채팅 중독, 음란물 중독, 가상공간에

서의 관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용 대상이

나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의 중독 행태가 나타

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병년, 최홍일, 2013). 

모바일 중독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

다. 먼저 모바일 중독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논

의하는 연구들이 있다. 모바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외로움, 기

존의 모바일 사용 시간, 사용 만족도 등 개인적 요인에 

국한되어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강주연, 2012; 박지선, 

2011). 또한 중독을 야기하는 이유가 개인적 특성뿐만 아

니라 환경적 특성도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차원의 환경이 모바일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황승일, 2013). 반대로 기존 연구에서는 자

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모바일에 대한 중독적 사용이 낮아

짐을 검증하였다(최혜진 등, 2011). 이는 해야 할 일이 있

을 경우 모바일이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을 통제하고 할 

일을 수행했을 때 주어지는 장기적인 만족감을 지향하여 

모바일 사용을 자제하는 데 자기통제력이 사용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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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김병년, 최홍일, 2013). 

둘째, 모바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나 

감독이 모바일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영향

과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통제가 모

바일 중독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의 경우, 부모

가 통제 수준이 높고(윤영민, 2000) 일방적으로 지시 행

동을 많이 하거나(조춘범, 2001) 과보호적으로 자녀 생활

을 제한할수록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 낮아져(김병년, 최

홍일, 2013) 모바일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개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부모의 통제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역으

로 모바일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는 2017년 13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183명의 

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모님의 모바일 사용 통제에 대해

서 인식한 학생일수록 모바일 중독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4.7배가량 높은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이은지 등, 2017). 

그러나 부모가 삶의 전반을 개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양육태도와는 다르게 교육의 일환으로서 소프트웨어 사

용법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효과

성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다(Lee & Ogbolu, 2018).

2.2.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라는 낯선 환경으로의 생태학적 전환(Bronfenbrenner, 

1979)으로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적으로 잘 

적응하여 학교환경과 개인 간에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다

(추지윤, 이은지, 2020). 학교는 아동들이 처음 맞이하는 

사회기관으로 또래,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관계

를 경험하는 곳으로 다양한 사회적 규범과 지식을 습득

하며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변화시키

거나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Bierman, 

1994)으로 학교적응을 정의할 수도 있다.

학교는 전생애에서 인간의 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Ladd & Asher, 1985; Parker & Asher, 1987)으로 아

동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긴 시간 동안 이어지거나 이후의 발달을 저해하며 더 악

화될 수 있다(Butler et al., 1985; Coie & Dodge, 1983). 

학교적응을 학습활동 적응, 친구 적응, 교사 적응의 세 

하위 요인으로 살펴본 추지윤 (2021)의 연구에서도 적응

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인지적,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할수

록 집행기능곤란을 덜 겪고, 더 행복하다고 보고한 김혜

원 (2023)의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이 아동의 인지, 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렇듯 학교적응은 아동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

수 조사(한국방정환재단, 2022)에서 학교생활에 만족한

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에 불과했는데, 2020학년도 학

년별 학업중단율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의 학업중

단율이 0.9%로 가장 높았다(교육통계, 2021). 특히, 초등

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행복감 간의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살펴

본 김혜원(202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고,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초

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 시점의 학

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

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기 어려

워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역할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

므로(추지윤, 2022) 학령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아동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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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적응을 예방할 필

요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증상과 관련

된 요인을 연구한 Kliesener et al. (2022)의 연구에서는 

적응, 가상 존재, 금단, 통제를 포괄하는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증상을 많이 보일 경우, 삶의 질이 낮고, 더 많은 

행동 장애를 보이며, 학교 성적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조은정 등 (2020)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차 어려짐에 따라, 학령기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혜주 (2012)는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낮을수록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준

수와 같은 학교적응 요인이 높아진다고 밝혔으며, 미디

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살펴본 최효식, 연은모 (2023)는 초등학생의 미디어 

기기 중독도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위 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령

기 아동인 초등학생도 미디어 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

히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청소년을 대상으

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등 저

학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여, 학교라는 사회로 발돋움한 아동들이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또래 및 교사와 잘 소통하며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2.3. 양가감정

앙가감정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동시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Nordgren et al., 

2006). 양가적 감정의 대상은 사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

람이나 상황, 사회분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특정 행위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감정이 뒤섞여 있어 

결과적으로 애증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가감

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주로 양가감정이 

형성될 경우, 해당 대상으로부터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이 연구되었다(van Harreveld et al., 2009). 또한 

양가감정의 경우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보

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감정 중 하나는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Colby & Parasuraman, 2001; Parasuraman, 2000), 

양가감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점에 입

각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대처전략과 연관하

여 양가감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Rothman et al., 2017).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경영학분야

에서는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양가감정 연구가 대두되

고 있다(Lenka et al., 2018; Qahri-Saremi & Montazemi, 

2019).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수용 

반응(Qahri-Saremi & Montazemi, 2019)와 레거시 시스템 

사용에 의한 행동적 관성(inertia) 형성(Lenka et al., 

2018) 등에 의한 수용 거부 의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지적으로 신기술의 장점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막

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동시에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가감정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 도입에 대한 양가적 감

정에 대하여 모바일 기기(Mazmanian et al., 2013), 온라

인 리뷰 플랫폼(Qahri-Saremi & Montazemi, 2019)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경험이 양립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이은경 등 (2021)에서는 온라인 채널

에서 양가적 감정이 발생하면 제품에 대한 태도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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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지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양가적 감정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처 전략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Rothman et al., 2017). 인지

유연성은 이용 가능한 대안 및 선택사항들에 대해서 인

식하고, 문제상황을 회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에 맞

게 사고 및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정도를 의미한다

(Dennis & Vander Wal, 2010). 본 연구는 육아를 편안하

게 해주고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보유한 

모바일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동시에 자녀의 모

바일 중독을 우려하는 부모 양가감정이 실제 아이들의 

모바일 시청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

중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모델 및 가설수립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

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외

부 요인으로서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적 특성을 집

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로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을 설

정하였다. 또한 모바일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부모 양가

감정, 그리고 부모의 개입과 같은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모의 행동적 특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평소 스트레스가 부모 우울, 부

모의 모바일에 대한 양가감정, 그리고 부모의 모바일 사

용에 대한 개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나

아가 이러한 매개변수들이 결과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모

바일 의존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

고자 한다.

4. 가설

모바일과 같은 미디어기기에 의존하며, 미디어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등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미디어기기 중독

(김형지 등, 2012)은 자기조절능력이 미숙한 아동들에게

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유

<그림 1> 연구모델



학령기 아동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연구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Sep. 2024 307

아에서 아동으로 넘어가는 초등 저학년인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학업 수행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학교적응(Ladd et al., 1996)은 그 시기 아동이 이루어야 

할 새로운 발달 과업이다. 하지만, 미디어기기에 많이 의

존할수록, 학교적응에 있어 여러 가지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교

사와의 적응, 또래와의 적응, 학업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

에 어려움을 보였고(이경숙, 조복희, 2007), 높은 모바일 

중독을 나타내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적응이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진, 2019; 엄윤섭, 최은실, 

2018).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

적응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이경님 

(2021)의 연구에서 미디어기기 중독은 아동의 학교적응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감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하였다. 

가설 1. 모바일 의존이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부모 우울은 가정 내의 정서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울한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줄이거나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Psychogiou & Parry, 2014),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은 정서적 지지를 찾기 위해 모바일 기기와 같

은 대처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Zhen et al., 2023). 모바

일 기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

공하므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모바일 기기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유숙경 등, 

2018). 그러므로 부모 우울이 심화될수록 아동이 모바일 

기기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a. 부모 우울이 커질수록 아동 모바일 의존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b. 부모 우울이 커질수록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양가감정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존재

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느낄 수 있

다. 이러한 양가감정이 강할수록 부모는 일관된 양육방

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모바일기기 사용과 관련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의 능력이 저해되어, 우울증이 

있는 부모 중 68%가 부모 역할에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되었다(Crnic & Greenberg, 1990). 이러한 경우, 아동은 

감정적 지지와 안정성을 찾기 위해 모바일 기기와 같은 

대체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유숙경 등, 2018). 모바일 기

기는 아동에게 즉각적인 만족감과 탈출구를 제공하며, 

이는 아동이 실제 세계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Zhen et al., 2019). 그러므

로 양가감정이 높은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학령기 아

동의 모바일 의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3a. 부모 양가감정이 커질수록 아동 모바일 의존이 높
아질 것이다. 

가설 3b. 부모 양가감정이 커질수록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
향을 줄 것이다.

Lee and Ogbolu (2018)에서는 부모의 소프트웨어 사

용에 대한 통제가 모바일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

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Lin et 

al. (2009)에서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가 인터

넷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해

당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감독하에 있지 않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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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

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 

2013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족 계획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

다 (Siddiq & Grainger, 2015). 이는 큰 맥락에서 여가시

간에 대한 부모의 개입을 의미하며, 여가시간동안 자녀

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입하는 동시에 모바일을 

적절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는 것이 모바일 중독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Lin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부모의 개입이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을 낮추

고 학교 적응 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 4a. 부모 개입이 커질수록 아동 모바일 의존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4b. 부모 개입이 커질수록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

러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과도할 경우 우울증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라는 역할은 많은 책임과 스

트레스를 동반한다. 자녀 양육의 책임, 경제적 부담, 개

인시간의 부족, 대인 관계 변화 등의 요인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Lazarus & Folkman, 1984),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활동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의무에 대한 

부정적 심리적 반응은 부모 스트레스로 정의되어 왔다

(Bornstein, 2002).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누적되고 

부모가 이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이는 우울로 

발전할 수 있다. 우울증은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지속적

인 슬픔과 흥미 상실, 에너지 부족 등의 특징이 있다. 

Barańczuk and Pisula (2022)는 부모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 긍정적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부모 스트레스

로 인해 촉진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반응으로 우울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

한다.

가설 5.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우울이 높아질 것이다.

양가감정은 어떤 동일대상에 대한 모순된 상반된 감정

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감정은 서로 모순되면서

도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 

힘들다(Fingerman et al., 2006; 2008).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양가감정이 대상에 대한 양면된 감정을 유발하므로 

개인이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이르게 하는 정서적 긴장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양가감정 자

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전략

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며(King & Emmons, 1990), 대

상에 따라서 양가감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

해서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이신숙 (2013) 에서는 노부

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양가감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보람 등 (2023)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금융권에서 

직원들이 가지는 양가감정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가감정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기에 

신경증이 양가감정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

다(Fingerman et al., 2006; 2008). 그러나 양가감정은 항

상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개

인의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스트레스 상

황에 처할수록 자녀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양가감정이 

커질 것이라고 전제하였다(Ha & Ingersoll-Dayton, 

2008). 부모들은 자녀 양육 상황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모바일 기기 사용을 허용

해주었을 때 부모는 자녀가 손쉽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시청하니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바

일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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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신경을 써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

기 때문에 자녀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허용해줘야 할지

에 대한 고민, 즉 양가감정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6.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양가감정이 커질 것
이다. 

부모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처하게 된다. 그

리고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

다(Rodgers, 199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많은 간섭과 통제를 할 수 있다. 부모가 더 큰 양육스

트레스를 받을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인 양육행동, 즉 개

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미숙, 문혁준, 2005). 부

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통

제 양육행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

재, 정문자, 1997). 또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가진 부모

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자녀의 작은 문제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이어

질 수 있다(우정애, 김성봉, 2014). 따라서 부모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학령기 아동에 대한 개입이 더 높아질 것이

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7.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개입이 높아질 것이다.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연령

20대 4 1.3

30대 91 30.3

40대 185 61.7

50대 이상 20 6.6

학력

초등 졸 1 0.3

중등 졸 2 0.7

고등 졸 21 7.0

전문대 졸 56 18.7

대학 졸 197 65.7

대학원 졸 23 7.7

지역

서울특별시 92 30.7

부산광역시 25 8.3

대구광역시 12 4.0

인천광역시 16 5.3

광주광역시 7 2.3

대전광역시 11 3.7

울산광역시 7 2.3

경기도 80 26.7

강원특별자치도 5 1.7

충청북도 6 2.0

충청남도 5 1.7

전북특별자치도 8 2.7

전라남도 3 1.0

경상북도 7 2.3

경상남도 11 3.7

제주특별자치도 1 0.3

세종특별자치시 4 1.3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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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분석

5.1. 측정항목

부모 스트레스는 이경숙 등 (2000)을 참고하여 역할제

한, 우울감, 사회적 고립, 건강, 배우자 관계 관련 항목을 

총 2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우울은 Kessler et al. 

(2002)을 참고하여 지난 30일간 우울감을 느낀 정도 관

련 항목을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양가감정은 

Qahri-Saremi & Montazemi (2019)을 참고하여 부모가 

아동의 모바일 동영상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양가감정 

관련 항목을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개입은 

Venkatesh et al. (2019)을 참고하여 부모가 아동의 모바

일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는 정도를 4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아동 모바일 의존은 이시형 등 (2002)을 참고하여 부

모가 아동의 모바일 의존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7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학교 적응은 지성애, 정대현 (2006)을 

참고하여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

응에 관한 항목을 총 3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통제변수로는 부모의 학력을 고려하였다. 부모학력

의 경우, 모바일 사용에 대한 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력으로 인하여 형성하고 있는 개인의 삶에

서 오는 사회적 위치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5.2. 자료수집

조사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최종 측정 문항을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을 T1과 T2로 두 시점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온라

인 설문조사 전문 업체인 엔트러스트 서베이를 통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2~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23년 7월 21일에 설문을 배포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

요인 문항수

부모스트레스 24

부모 우울 6

부모 양가감정 3

부모 개입 3

T2 아동 모바일 의존 7

T2 아동 학교적응 35

<표 2> 부모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월 가계 총 소득 (단위:만원)

200 10 3.4

300 20 6.7

400 40 13.3

500 48 16.0

600 38 12.7

800 36 12.0

900 28 9.3

1ㄴ000 11 3.7

1000 이상 2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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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외부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모

의 태도 및 행동적 특성과 관련하여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과 같은 변인을 조사하였

다. 이틀 후인 2023년 7월 23일에 수행한 두 번째 설문 

조사에서는 참가자가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며 아동 모바

일 의존 정도와 학교 적응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

문결과, 첫 번째 시점(T1)에는 373명, 두 번째 시점(T2)

에서는 300명이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두 시점에 모두 

응답한 참가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300

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설문 응답 시에 무작위 문

항 제시 및 일자 찍기 방지를 시행하여 불성실한 응답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5.3.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T1, T2에서 모두 응답한 300개의 데이

터를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로, 연

령은 20대가 4명(1.3%), 30대가 91명(30.3%), 40대가 

185명(61.7%), 50대가 19명(6.3%), 60대가 1명(0.3%)으

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197명으로 65.7%를 차지하였으며, 전문대 재학 

및 졸업(56명, 18.7%), 대학원 재학 및 졸업(23명, 7.7%),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21명, 7.0%)이 뒤를 이었다. 응답

자의 주거지역은 서울이 92명으로 30.7%를 차지하였으

며, 경기도(80명, 26.7%), 부산(25명, 8.3%), 인천(16명, 

5.3%), 대구(12명, 4.0%)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계 총 소

득은 200만원 미만이 7명(2.4%)이었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0명(6.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이 40명(13.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48명

(16.0%), 500만원 이상이 188명(62.7%)으로 집계되었다. 

<표 2>에서는 설문에 사용한 문항 구성을 요약한 것이

다. 부모스트레스는 24문항, 부모 우울 6문항, 부모 양가

감정 3문항, 부모 개입 3문항, 아동 모바일 의존 7문항, 

아동 학교적응 35문항으로 총 78문항을 사용하였다. 

5.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부모 스트레

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의 모바일 

의존, 아동의 학교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3> 참조), 본 연

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사를 수행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요인 

신뢰도의 경우 기준인 0.7이 나타났으며 AVE 값의 경우 

0.5 이상이 나타났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HTMT와 Fornell-Larcker criterion을 분석하였다 (<표 

4, 5> 참조). 마지막으로 동일방법편의의 위배 여부를 검

토하기 위하여 VIF 값을 구한 결과 모두 4이하로 위배한 

변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또한 

부모 스트레스, 우울, 양가감정, 개입, 아동의 모바일 의

존,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SEM)

을 분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값과 적

합도 지수(CFI, TL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개

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user-defined estimand (AMOS Development Corporation, 

2010)를 활용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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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T1 시점의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T2 시점의 아동 모

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의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과 상관관계는 <표 3>, <표 6>과 같다. 먼저, 연구 변인

들의 왜도는 절댓값 기준 .06~.45, 첨도는 .038~.672으로 

나타나 왜도의 절댓값이 2 이하, 첨도의 절댓값이 7 이하

<표 3> 기술통계 (N =300)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부모 스트레스 1.34 6.31 3.6937 0.87062 .915 .835 .594

부모 우울 1.00 7.00 3.0128 1.37772 .927 .930 .736

부모 양가감정 1.33 6.67 4.3044 0.99043 .712 .722 .634

부모 개입 1.00 7.00 4.6756 1.25046 .753 .828 .671

아동 모바일 의존 1.00 6.57 4.0157 1.34107 .899 .930 .671

아동 학교적응 3.18 6.93 5.1527 0.70228 .954 .740 .608

<표 4> 판별타당도 분석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N=300)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649

부모 양가감정 .400 .329

부모 개입 .170 .066 .228

아동 모바일 의존 .304 .367 .478 .120

아동 학교적응 .472 .373 .204 .189 .496

<표 5> 판별타당도 분석 (Fornell-Larcker criteiron) (N=300)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부모 스트레스 .771

부모 우울 .575 .858

부모 양가감정 .317 .271 .796

부모 개입 .129 -.038 .166 .819

아동 모바일 의존 .274 .345 .381 -.088 .819

아동 학교적응 -.359 -.318 -.151 .151 -.449 .780

<표 6> 상관관계 (N =300)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부모 스트레스 1

부모 우울 .569** 1

부모 양가감정 .314** .270** 1

부모 개입 .124* -0.032 .168** 1

아동 모바일 의존 .275** .340** .387** -0.073 1

아동 학교적응 -.296** -.313** -.142* .230** -.2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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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Kline, 2011). 또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1 부모 우울과 T1 부모 개입, T1 

부모 개입과 T2 아동 모바일 의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스트레스가 부모 우울, 부모 양가

감정, 부모 개입, 아동의 모바일 의존을 통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

정하고 분석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7>

와 같이 =33.141(p=.000), GFI=.971, TLI=.810, CFI=.919, 

RMSEA=.095로 Hu and Bentler (1999)가 제안한 TLI

≥.90, CFI≥.90, RMSEA≤.10에 부합하여, 연구모형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1 시점의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 부모 양가감정, 

부모 개입, T2 시점의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결

과는 <그림 2>와 같고.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

이, T2 아동 모바일 의존이 T2 아동 학교적응(β=-.119, 

p＜.05)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T1 부

모 우울이 T2 아동 모바일 의존(β=.245, p＜.001), T2 아

동 학교적응(β=-.249, p＜.0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T1 부모 양가감정이 T2 아동 

모바일 의존(β=.343, p＜.0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은 유의하였으나, T2 아동 학교적응(β=-.067, ns)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1 부모 개

입이 T2 아동 모바일 의존(β=-.124, p＜.05), T2 아동 학

교적응(β=.220, p＜.0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우울(β=.569, p＜.001), T1 부모 양가감정(β=.314, 

p＜.001), T1 부모 개입(β=.124, p＜.05)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이 유의하였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한 결

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각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

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경로의 간접효과 

x2 p df x2/df GFI CFI TLI RMSEA

33.141 .000 9 3.682 .971 .810 .919 .095

<표 7> 모델 적합도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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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을 살펴보면, T1 스트레스가 T2 아동 모바일 의존

(β=.232, p＜.01), T2 아동 학교적응(β=-.163, p＜.01)에 

이르는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T1 부

모 우울이 T2 아동 학교적응(β=-.029, p＜.05)에, T1 부

모 양가감정이 T2 아동 학교적응(β=-.041, p＜.05)에, T1 

부모 개입이 T2 아동 학교적응(β=.015, p＜.05)으로 가

는 간접경로도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설정된 매개효과는 다중매개모

형(multiple mediation model)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개변

인 각각의 간접효과가 추정되어야 하나, AMOS의 

bootstrapping 방법은 전체 간접효과와 그 유의성을 제

시하고 있어, T1 부모 스트레스가 T2 아동의 학교적응

으로 이르는 경로에서 부모 우울, 양가감정, 개입 및 아

동의 모바일 의존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AMOS 

user-defined estimand를 활용한 추가분석을 통해 개별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별 경로인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우울을 매개로 T2 아동 모바일 

의존에 이르는 경로(A),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우

<표 8> 가설 검증 결과 

　 Path 　 β Β S.E. C.R.

H1 T2 아동 모바일 의존 → T2 아동 학교적응 -.119 -.062 .031 -1.982*

H2a T1 부모 우울 → T2 아동 모바일 의존 .245 .237 .051 4.696***

H2b T1 부모 우울 → T2 아동 학교적응 -.249 -.126 .028 -4.435***

H3a T1 부모 양가감정 → T2 아동 모바일 의존 .343 .463 .070 6.596***

H3b T1 부모 양가감정 → T2 아동 학교적응 -.067 -.047 .041 -1.153

H4a T1 부모 개입 → T2 아동 모바일 의존 -.124 -.132 .055 -2.411*

H4b T1 부모 개입 → T2 아동 학교적응 .220 .122 .030 4.090***

H5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우울 .569 .900 .075 11.953***

H6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양가감정 .314 .358 .062 5.724***

H7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개입 .124 .178 .08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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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Path Direct Indirect Total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우울 0.569* 0.569*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양가감정 0.314** 0.314**

T1 부모 스트레스 → T1 부모 개입 0.124** 0.124**

T1 부모 우울 → T2 아동 모바일 의존 0.245** 0.245**

T1 부모 양가감정 → T2 아동 모바일 의존 0.343** 0.343**

T1 부모 개입 → T2 아동 모바일 의존 -0.124* -0.124*

T1 부모 스트레스 → T2 아동 모바일 의존 0.232** 0.232**

T2 아동 모바일 의존 → T2 아동 학교적응 -0.119 -0.119

T1 부모 우울 → T2 아동 학교적응 -0.249** -0.029* -0.278**

T1 부모 양가감정 → T2 아동 학교적응 -0.067 -0.041* -0.107

T1 부모 개입 → T2 아동 학교적응 0.22** 0.015* 0.235**

T1 부모 스트레스 → T2 아동 학교적응 -0.163** -0.163**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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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T2 아동 모바일 의존을 순차 매개하여 T2 아동 학

교적응에 이르는 경로(B),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우울을 매개로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C),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양가감정을 매개로 T2 아동 모

바일 의존에 이르는 경로(D),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

모 양가감정과 T2 아동 모바일 의존을 순차 매개하여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E),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개입을 매개로 T2 아동 모바일 의존에 이르는 

경로(G),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개입과 T2 아동 

모바일 의존을 순차 매개하여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

는 경로(H), T1 부모 스트레스가 T1 부모 개입을 매개하

여 T2 아동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I)에서 유의미한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0> 참조). 다만, T1 부모 스

트레스가 T1 부모 양가감정을 매개하여 T2 아동 학교적

응에 이르는 경로(F)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표 8> 참조). 한편, 종속변인이 독립변인에 의

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상관자승값

(SMC, squard multiple correlation)을 산출한 결과, T1 부

모 우울은 32.3% 설명되고, T1 부모 양가감정 9.9%, T1 

부모 개입 1.5%, T2 아동 모바일 의존 21.6%, T2 아동 

학교적응은 15.7%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 적응과 모바일 의

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부의 요인인 부모의 특성

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기존 대다수의 연구들이 모바

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이나 또래 집단에 

집중하여 연구를 검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

바일 의존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검증했던 외부 요인 중 

부모의 특성을 심리적 상태, 아동의 모바일에 대한 부모

의 태도, 그리고 아동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개입

으로 세분화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있어서 모바일 의존 관

련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모바일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경우 양가감정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양가감정

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

인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로 양가감정이 유발되는 

대상이 존재할 경우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취

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양가감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는 양가감정을 보유한 개인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서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Qahri-Saremi & Montazemi, 

<표 10> 매개효과 분석 

Path Β S.E.
95% CL

LL UL

A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우울 → 아동 모바일 의존 0.213** 0.050 0.137 0.301

B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우울 →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0.013* 0.008 -0.029 -0.003

C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우울 → 아동 학교적응 -0.113** 0.031 -0.165 -0.065

D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양가감정 → 아동 모바일 의존 0.165** 0.044 0.101 0.245

E 부모 스트레스 →부모 양가감정 →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0.010* 0.006 -0.024 -0.002

F 부모 스트레스 → 부모 양가감정 → 아동 학교적응 -0.017 0.017 -0.05 0.007

G 부모 스트레스 → 부모 개입 → 아동 모바일 의존 -0.023* 0.016 -0.061 -0.006

H 부모 스트레스 → 부모 개입 → 아동 모바일 의존 →아동 학교적응 0.001* 0.001 0 0.005

I 부모 스트레스 → 부모 개입 → 아동 학교적응 0.022* 0.012 0.006 0.047

Not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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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가감정이나 부모 우

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결과적으로 아동의 모바일 의

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타인의 양가감정이 기

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대상이 되는 타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양가감정과 관련된 연구의 

연구 대상을 확장하였다는 데 이론적 기여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

령기 자녀의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직

접적으로 자녀를 훈육하거나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기술에 

대한 태도에 집중해서 연구모델을 설정했다는 점이 광범

위한 자녀의 주변환경의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부모의 경우, 장시간 자녀와 함께 시간

을 보내고 본인의 모습을 자녀의 생애 전 과정에 있어서 

모방의 대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바 모바일 사용

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태도 

혹은 삶 속에서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등이 다방면 적

으로 자녀의 모바일 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연구

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양가

감정과 같이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혼란스

러운 감정 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

를 기반으로 부모의 태도의 중요성 또한 본 연구를 통하

여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의존은 모바일 중독으로 이어진다

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Seo et al., 2016), 모바일 의존성

이 드러나는 시점부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바일 의

존을 낮추기 어려운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태도와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학령기 아동들

의 모바일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바일 사용

에 대한 확고한 태도 및 행동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요구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

의 모바일 의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부모들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여점을 가진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뿐만 아니라 모바일 의존이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 등에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있

어서 학교 차원에서도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학령기 아

동들에 대하여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나 행동적 제

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 변수들을 제

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

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이 아동의 모바일 

의존 정도 및 학교 적응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부모

에게 아동의 모바일 사용에 대한 현황을 간접적으로 질

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학교 적응과 

모바일 의존 정도라는 점에 있어서 아동의 실제 적응 정

도나 모바일 사용을 측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다 극복하기 위하여

서는 부모와 아이에게 동시에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점

수 차이가 적은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객관

적 데이터로서 실제 모바일을 사용한 시간을 2차 데이터

로 수집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설문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학령기 아

동의 모바일 의존과 관련된 외부 환경적인 변수로서 가

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의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

증하였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

까운 또래 관계 친구나 교사, 모바일에 대한 교육 프로그

램 등 외부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 집단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서 

학습을 하는 사회적 학습 이론에 따르면, 또래들이 모바

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모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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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존을 강하게 하고 있는 가까운 또래가 있는지에 

따라서 아동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집단의 행동과 같이 아동의 모바일 의존에 큰 영향

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의 경우 향후 연구에서 보다 다

양한 집단의 영향을 고려하여 집단간의 영향력 차이를 

보는 방향으로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모바일 의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이상의 관계로 확장하

여 가족 내의 형제 자매의 행동 등에 대해 고려할 수 있

다. 이는 가족의 구조적 형태와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고려로 연구 결과는 모바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의 반응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완화 전략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종속 변수로서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해서 집중

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학교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반응이나 교사가 제시하는 모바일에 대

한 직접적인 교육 및 학업에 대한 의욕 고취 등이 학교 

생활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바 이러한 한

계점을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한 향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상태

로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트레스

의 경우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심리적 상

태로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

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태도

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서 개인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갈이나 부부간의 관계 혹

은 업무의 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부모의 모바일에 대

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 스트레스 이외의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육체적 상태에 대한 변수들을 확장해나갈 필요성

이 있다. 

나아가, 부모의 스트레스의 경우 다양한 원인을 통하

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으

로 자녀의 모바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부

모의 정확한 심리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가적인 행동이 새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양가감정이 야기되는 시점과 이에 대

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른 대처 전략을 보

유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모바일 사용에 

대한 태도로서 양가감정을 드러내거나 회피하는 반응들

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 자녀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모 뿐만 아니라 대상

이 되는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또한 향후 

연구에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

구의 통제변수로서 인구통계학적 요소 중 부모의 학력을 

고려하여 모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가 

주로 어머니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연령이나 임

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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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Affecting Mobile Dependence in 

School-Aged Children

1)

Hyewon Kim*, Hyerin Kim**, Seohyun Lee***, Saerom Le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may influence mobile dependence among school-aged children (7-9 years 
old), a growing social issue. Understanding the causes of mobile dependence is crucial as it can significantly impact school 
adaptation among these children. Given that children in this age group are greatly influenced not only by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environmental factors, particularly parental influence, this research focuses on examining the 
psychological state of parents (e.g., parental stress, depression), parental ambivalence towards mobile use, and parental 
intervention in mobile use.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surveys at two different points in time.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al stress affects parental depression, ambivalence towards mobile use, parental intervention, and ultimately the mobile 
dependence of school-aged children, which in turn impacts their school adaptation.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verify the mechanisms by which parental stress and psychological attitudes toward mobile use influence mobile dependence 
and school adaptation in school-aged children. 

Key words: Mobile dependence, Parental stress, Parental depression, Parental ambivalence, Child school adjustment, 

Mobil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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