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m. Ecol. Res.

Vol.62, No.3, August 2024: 573-583

http://doi.org/10.6115/her.2024.040

Original Article ISSN 2982-5725 (Print)
ISSN 2982-6608 (Online)

Copyright © 2024 by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573

서론

디지털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 PC, 컴퓨터 등의 미디어 기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되었다.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22)의 한국

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중 90% 이상이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용 휴대폰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서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는 만 70

세 이상 집단(31.4%)과 60대 집단(3.5%)을 제외한 연령대의 성인 집단에서 모두 1% 미만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인 거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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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 devices have become an essential part of human life; however, excessive dependency on these devices 

has become a serious issue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which 

hypothesized that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influences children’s media dependency, and that this effect 

is sequentially mediated by mothers’ work-family strains and parental monitoring. To test this hypothesi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13th Wav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onducted in 2020, was 

perform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26 children (359 boys, 367 girls) with an average age of 12.23 years 

(SD=.30).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7.0 and Process MACRO Ver. 4.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aternal smartphone addiction increased mothers’ work-family strains, which in turn lowered the level of 

parental monitoring, which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children’s media dependency. Furthermore,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children’s media dependency. In sum,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increased children’s media dependency, and this effect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an increase in mothers’ work-family strains and a decrease in parental monitoring. 

This study verifies that mothers’ smart device usage as well as their working environ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media dependency. Therefore, to increase parental monitoring of children’s media usage, mothers’ 

work-family strains need to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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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아

동의 경우, 전체 중 98.3%가,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99.2%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과 청소

년은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과 청소년은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만 3∼9세의 유아동과 만 10∼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2)에 따르면, 유아동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놓인 

비율은 26.7%,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놓인 비율은 

40.1%였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아동 및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

독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를 겪

는 비율도 증가하며, 스마트폰 의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의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과 스마트폰 의

존은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많

은 선행연구가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기기 의존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Kang, 

2021), 아동의 학교 적응을 저해한다(Joo et al., 2022). 또한, 미

디어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우울, 불안, 정서적 불안정성, 강박, 

공격성, 스트레스, 번아웃, 신경증, FOMO(Fear of Missing Out) 

등을 증가시켜 아동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Chen, 2023; Lazarotto Schroeder et al., 2023) 수면 장애, 비

만, 불안 등과 같은 생리학적 증상과 함께 아동의 사이버 불링, 온

라인 공간 내 불건전한 콘텐츠에 대한 접촉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Yadav & Chakraborty, 2022).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

어 기기 사용을 감독하는 데에 있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

제로 부모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만 0∼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전체 아동 및 청소년 

중 61.9%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중 61.2%가 미디어 기

기를 통해 접속하는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내용에 제한

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미디어 기기의 사용 시간과 내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 비율

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부

분의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기기 사용에 대해 감독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아동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보유하

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은 

적절한 대처로 비춰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삶을 저해

할 수 있는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하나가 주 양육자인 부모의 영향이다(Chen, 2023; Joo 

et al., 2022; Kang, 2021; Lazarotto Schroeder et al., 2023; 

Yadav & Chakraborty, 2022). 부모 관련 요인은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미디어 기

기 의존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어머니의 스

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을 증가시키는 영

향력은 학령 전기뿐만이 아니라(Kim & Kim, 2017), 학령기 아

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Jeong et al., 2022; Lim 

& Jeong, 2022; Son et al., 2021). 또한, Gong 등(2022)의 연

구 역시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기를 넘어 10~15세의 자녀

의 스마트폰 중독에까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하여 양육

자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을 증가시키는 어머니의 스마

트폰 중독 문제에 대해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범위의 접근보다 가족적 범위

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Lim & Jeong, 2022).

또한, 어머니에게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발생하면, 스마트

폰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 이외에도 어머니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에 있어 갈등의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으

로 밝혀진 바 있다(Gonçalves & Santos, 2022; McDaniel et al., 

2018; Schuster et al., 2023). Zivnuska 등(2019)은 성인의 소셜 

미디어 중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양립하는 것과 부적 상관이 있

다고 연구에서 밝혔다. 또한, Gonçalves와 Santos (2022)는 기술

의 발전, 특히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과 가정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서 두 영역의 과업이 다른 영역으로 침입하여 각자의 과업을 방해

받고 있으며, 두 영역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때, 강박적이고 상습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일과 가정, 

두 영역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증가시켜 일과 가정을 양

립하는 데에 있어 불균형을 유발하며, 그러한 부정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개인의 번아웃(burnout)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Schuster 

등(2023)은 기성세대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

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의 공적 용도와 사적 용도의 

경계가 희미할 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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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언제나 스마트폰의 알람에 빠르게 응답

해야 한다고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일

과 가정 생활의 경계가 흐려짐으로써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스마트폰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현실 속 

관계가 방해받는 현상을 의미하는 테크노퍼런스(technoference)

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한 McDaniel 등(2018)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테

크노퍼런스는 부부갈등을 일으켜 부부 관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

라 부부의 공동양육의 질 역시 떨어뜨릴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균형을 유

지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도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을 여러 선행연구를(Lee et al., 2020; Shim & Park, 

2021)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

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

의 양육 행동을 매개로 한다. Lee 등(2020)은 어머니가 일과 가정

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이 긍정적 양육 행동을 감소시

킴으로써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또 다

른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때 갈등을 더 많

이 느낄수록 온정적인 면은 부족하고 통제만 심한 권위주의적이

거나 적절한 통제 없이 지나치게 온정만 있거나 간섭이 심한 과보

호와 유사한 허용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부적절한 

양육 행동은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

다(Yang & Kim, 2021). 이와 같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은 어

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를 매개로 아동의 미디

어 기기 의존 문제를 유발한다.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행동 중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은 부모의 감독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 행동 중 부모 감독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Forehand et al., 1997; Hernandez et al., 2024; Huh, 2004; 

Jin et al., 2022; Yang et al., 2023).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양육 방식인 과잉간섭과 달리 

합리적인 규칙을 세워 자녀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양육 방식이다(Kim et al., 2018). 부모의 

민주주의적인 지도 및 감독은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과몰입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Jung 

& Kim, 2021; Sun et al., 2022)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을 부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데(Ye et al., 2022), 특히 Kim 등

(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 

감독 수준을 높게 보여준다면,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의존도

가 낮았던 반면에,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과잉간섭하는 경우에는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의존도가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여 스마

트폰 의존도가 증가하게 될 때,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감독 수준

이 높게 나타날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증가 속도가 점차 낮

게 나타난다는 종단적 효과를 확인하였다(Kim et al., 2018). 이

를 통해,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부적 영

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비롯된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그로 인한 부모 감독의 양

상으로 말미암아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문제가 증가할 수 있음

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때,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일과 가

정의 경계를 흐트러뜨려 두 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부적 결

과로 이어지는 것을 Clark (2000)의 일-가정 경계 이론(work/

family border theory)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일-가정 경계 이

론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일(work)과 가정

(family)이라는 두 영역을 오가면서 살아간다고 본다. 일과 가정

은 서로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 경계(border)로 분리되어 있으

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계를 전이하면서 생활한다. 그러나 

만약 일과 가정 간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두 

영역 간의 균형을 잃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어머니의 스

마트폰 중독은 일과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려 일-가정 양립 갈등

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 

갈등은 긍정적 양육 방식인 부모 감독의 저하로 이어져 아동의 미

디어 기기 의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

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

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머니

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

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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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에서 2020년도에 수집한 13차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응답자의 데이터만

을 추출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대상은 726명 (N=726)

으로, 남아 359명 (49.4%)와 여아 367명 (50.6%)로 구성되어 있

다. 이때, 아동의 평균 월령은 146.79개월(SD=1.69)이며, 이는 

대략 12.23세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 모형 중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근로하는 어머니 726명으로부터 동일한 시기에 데이터

를 추출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05세 (SD=3.59)이다. 또한, 근로하는 

어머니 726명 중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었거나 정규직인 경

우는 450명 (62.0%),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은 임시직은 75

명 (10.3%), 일용직은 15명 (2.1%), 고용주인 자영업자는 48명 

(6.6%),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3명 (14.2%), 무급 가족 종

사자는 35명 (4.8%)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측정 도구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

널에서 사용한 Shin 등(2011)의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S 척도)

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양측 모두가 직접 응답한 자

료를 수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만을 사

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

터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총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

은 .88로 나타났다. 문항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의 능

률이 떨어진다”,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화 방식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합

계를 내어 구한 총점을 통계적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때 15문

항 중 역채점 문항으로 명시된 3개의 문항을 역채점한 값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이때,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2)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 측정 도구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도구로

는 Marshall과 Barnett (1993)이 개발한 일-가정 양립 시 이점

과 갈등(work-family strains and gains)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해당 척도를 사

용할 때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측 모두에게 사용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가 직접 응답한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 시 이

점과 갈등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과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그 중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에 있어 경험하는 갈등에 대

한 2개의 하위요인 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

간을 방해한다”와 같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에 있어 느

끼는 스트레스와 다중역할 갈등에 대해 측정하는 일-가족 갈등

(work-family strains) 9문항과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

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와 같이 일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느끼

는 갈등을 측정하는 일-양육 갈등(work-parenting strains) 6

문항으로,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했을 

때, 일-가족 갈등 항목의 Cronbach’s α 값은 .91, 일-양육 갈등 

항목의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다. 추출한 15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였으며, 역채점 문항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15문항

을 합산하여 구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값이 높을수록 어

머니가 느끼는 일-가정 갈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3) 부모 감독 측정 도구

부모 감독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는 Huh (2004)가 개발하여 

Kim 등(2013)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에서 한국아동패널이 기존 

조사 변수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부모 감독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추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감독 측정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 생활 양상에 대한 주 양육자의 모

니터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감독 척도는 총 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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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알고 있다”와 같이, 아동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주 양육자의 

감독 수준을 조사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7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4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4)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측정 도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는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서 제공하는 K-척도(인터넷 중

독 진단 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정하여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은 K-척도에서 제시하는 문항의 주어를 ‘인터넷’에서 ‘PC·스마

트폰’으로 수정하여 사용했다. 한국아동패널은 해당 척도에서 명

시하는 ‘PC·스마트폰’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SNS, 동

영상 시청, 인터넷 서핑 등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의

미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의존 측정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를 포함한 4점 likert 척도이며,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2개의 문항이 역채점 문항이다. 해

당 척도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

마트폰을 한다”,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와 같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하여 

어머니가 평가한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 문항의 값에 

대한 합계를 구하여 통계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

을수록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Cronab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아동의 성별과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는 1, 여아는 2로 측

정되었으며, 아동이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없음(1), 1

시간 미만(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5), 4시간 이상(6)으로 구성된 6점 척

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아보다 남아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고위험 가능성이 높으며(Jeong & Lee, 2020), 초등

학생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이 예측 요인으로 작용한다는(Kwon, 2021)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아동의 성별과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이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3차시 데이터를 추출하여 연

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먼저 IBM SPSS 27.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원점수 합산 및 평균값 계산,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Process MACRO v. 4.2

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

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을 검증할 때에

는 Hayes (2017)가 제시한 6번 모델인 순차적 매개 모형을 활용

하여 변수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간접 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에 더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할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소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의 성별과 아동이 하루 중 성인 없이 보

내는 시간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임을 파악하였다(Jeong & Lee, 2020; Kwon, 2021). 그에 따

라 아동의 성별과 하루 중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을 통제변수로 

연구 모형에 투입하여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SPSS v. 27.0과 Process MACRO v. 4.2를 통해 추출한 데이

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각 

변수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 

부모 감독,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Variables (N=726)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1.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26.59 6.37 15.00 48.00  .22 -.50

2. Mothers’ work-family strain  2.28  .68  1.00  4.53   .31 -.27

3. Parental monitoring  4.54  .47  2.00  5.00 -1.06 1.46

4. Children’s media dependency 27.79 6.58 15.00 51.00   .3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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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네 변수들의 평균(M)과 표준편차

(SD), 최솟값과 최댓값,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제

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에 제시된 Table 1과 같다.

또한, 각 변수들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α=.01의 수준에서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어머니의 일-가

정 양립 갈등(r=.26),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r=.25)과 정적 상

관관계를, 부모 감독(r=-.13)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부모 감독(r=-.15)과 부

적 상관관계를,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r=.28)과 정적 상관관계

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부모 감독과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

존(r=-.22)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한 후,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회귀분석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Hayes (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의 Model 6, 순차적 매개 모형을 따라 진행되었

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하

여 유의미한 정적 영향(β=.25, p<.001)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

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어

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β=.26,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부모 감독(β=-.10, p＜.01)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N = 726)

1 2 3 4

1.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

2. Mothers’ work-family strain  .26** -

3. Parental monitoring -.13** -.15** -

4. Children’s media dependency  .25**  .28** -.22** -

**p<.01

Table 3.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and Children’s Media Dependency (N = 726)

bb S.E t p
Dependent variable: Mothers’ work-family strain

Constant .11 14.57  .00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26 .00  7.28  .00

R 2=.07

Dependent variable: Parental monitoring

Constant .08 58.83  .00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10 .00 -2.68 <.01

Mothers’ work-family strain -.12 .03 -3.24 <.01

R 2=.03

Dependant variable: Children’s media dependency

Constant 2.67 10.66 .00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18  .04  4.92 .00

Mothers’ work-family strain  .21  .35  5.90 .00

Parental monitoring -.16  .49 -4.55 .00

R 2=.14

Note.  Control variables: gender, time without adults during the day.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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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고,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β=.1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은 부모 감독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β=-.12, p

＜.01)을,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β

=.21, p＜.001)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부모 감독은 아동의 미디

어 기기 의존에 대하여 유의미한 부적 영향(β=-.1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 결과와 순차적 매개 모형 분

석 결과를 비교하여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선형회귀 분석과 순

차적 매개 모형 분석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미디

어 기기 의존에 대하여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결과를 비교했을 때, 회귀분석의 β 값이 선

형회귀분석 결과에서보다 순차적 매개 효과 분석 결과에서 유의

미하게 감소한 것(β=.25 → β=.18, p＜.001)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

개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연구 모형에 제시한 바는 아래 Figure 1과 같다.

또한, 연구 모형 내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

다. 부트스트래핑은 95%의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Hayes (2017)

의 방법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았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연구 모형 내의 전체 효과와 직접 효과는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모형 내의 간접 효과 역시 95%의 수준에서 유의미하

게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세 간접 효과 경로에 대한 BootLLCI와 BootULCI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경로의 간접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Hayes, 2017). 이를 통해, 어머니의 스마

트폰 중독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

어 유의미한 매개 효과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순차적 매개 모형

이 유의미한 인과관계와 매개 효과를 보여주었음을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을 향상시켰

다.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

에 이 과정에서 순차적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그에 따라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 수

준도 높아졌다.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하자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부모 감독이 감소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 

감독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

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

Mothers’
work-family

strain
Parental monitoring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Children’s media 
dependency

Note.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Control variables: gender, time without adults during the day.
**p<.01, ***p<.001

Figure 1.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n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and children’s media dependency.

-.16***

.21***-.10**

-.12**

.26***

.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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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전체 효과와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또한 유효한 영향력을 보

여주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일-가

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쳤음을 검증하였다.

논의 및 결론

연구 모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하여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수

준이 증가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던 기존 선행연구와(Jeong et al., 

2022; Lim & Jeong, 2022; Son et al., 2021)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의존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앞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

되었던 것과 같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아동의 미디

어 기기 의존 수준을 증가시키는데(Jeong et al., 2022; Lim & 

Jeong, 2022; Son et al., 2021), 본 연구 결과는 이에 대해 어머

니의 부가적인 요인들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관심과 통제를 제공하는 어

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Jung & Kim, 2021; Sun et al., 2022)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스마트

폰 중독은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

휘하기도 하지만, 직장 관련 요인과 양육 행동 관련 요인을 매개

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일

과 가정 사이의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일

과 가정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어머니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

정에 있어 갈등을 경험하도록 한다(Gonçalves & Santos, 2022; 

Schuster et al., 2023).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자녀에 대한 적절한 관심

과 통제를 포함한 긍정적인 양육 행동이 감소하게 된다고(Lee et 

al., 2020) 제시한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 중 자녀의 전반

적인 생활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 감독은 민주적인 지도

를 통해 미디어 기기 의존을 비롯한 여러 문제행동의 예측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Jung & Kim, 2021; Kim et al., 2018; Sun 

et al., 2022). 따라서, 만약 스마트폰 중독과 그에 따른 일과 가

정을 양립하는 과정 중 갈등으로 인해 부모의 감독이 감소하게 된

다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

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

머니의 근로 환경과 그에 따른 양육 행동의 차이가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쳤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의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한계점 역시 존재

Table 4. Bootstrapping Results for the Research Model (N = 726)

B Boot S.E BootLLCI BootULCI

Total effect .26 .04 .19 .34

Direct effect .18 .04 .11 .26

Indirect effect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  Mothers’ work-family strain → 
   Children’s media dependency

.06 .01 .03 .09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 Parental monitoring →  Children’s media dependency .02 .01 .003 .03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  Mothers’ work-family strain →   
   Parental monitoring →  Children’s media dependency

.01 .00 .002 .01

Note.  Control variables: gender, time without adults during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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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실시할 

때 동일한 시점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

폰 중독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종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Jeong et al., 2022)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종

단적 효과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연구에서 사용하였

던 자료가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연구 변수에 대응하

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사용한 자료였기 때문이다. 한국아동패널

에서 수집한 자료 중 연구 변수의 종단적 변화를 측정했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연구 모형의 종단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어머니의 스마

트폰 중독이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미칠 수 있는 종단적 영

향력을 고려하여, 종단적 효과가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감독의 순차적 매개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부모 감독 측정 도구의 문항 수

가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부모 감독을 측정할 때 사용

하였던 측정 도구는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상에 대한 부모 감독을 

조사할 수 있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부모 감독 측정 도구가 다른 도구에 비해 자녀

에 대한 부모 감독의 세부적인 수준까지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감독에 대한 

측정 도구를 세부적인 항목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어머니의 부모 감독에 대한 명확한 측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심층분석을 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

제변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아동의 

성별과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 중, 아동이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에 대한 자료로는 전체 24시간 중 아

동이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에 대해 측정한 값을 범주화시킨 자료

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변수는 아동이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 아동이 성인 없이 보내

는 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하루 중 성

인 없이 보내는 시간의 양과 그 시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추가적으

로 조사하여, 연구 모형의 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

에 대한 통제가 더욱 명확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와 같은 한계점들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

구 변수들을 더욱 정확히 측정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종단

적 영향력에 대해 더 명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

은 학술적 의의가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어

머니의 일-가정 양립 이점과 부모 감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시켰다. 여러 선행연구에

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수준

을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Jeong et al., 2022; Lim & 

Jeong, 2022; Son et al., 2021).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수준과 그에 따른 

부모 감독 수준이 각각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의존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순차적 매개 효과를 통해 아

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 기기 사용

에도 어머니 관련 요인이 여전히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며, 특히 선

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아동의 미디

어 기기 의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Jeong et al, 2022; Son et al, 

2021) 세부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학술적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미

디어 기기 의존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어머니 관련 요인을 고려

해야 할 학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부상한 아동

의 미디어 기기 의존 문제에 대하여 가족 범위로부터의 접근이 필

요하다는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스

마트폰 중독과 부모 감독뿐만 아니라 아동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는 않지만,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 또한 아동의 미

디어 기기 의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는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동 개인의 역량과 가정 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가

정 외부에서 가정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근로 환

경과 일-가정 양립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아

동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가족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Lim과 Jeong 

(2022)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아동

의 미디어 기기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개인에게 집중한 

개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가족 내 역동을 고려하

고, 가족 전체의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일과 

가정의 균형적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과 포괄적 개입 방안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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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하여 학술적 근거가 되길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 기기가 현대 사회의 필수품으

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생애 초기부터 미디어 기기를 사용해 온 

아동의 의존 문제 역시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기

기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 방안이 계획되고 실시되어

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였다. 만약 본 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문제에 대한 어머니 관련 요인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가족 범위로부터의 개입 방안

을 개발한다면, 아동의 미디어 기기 의존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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