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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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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은 제주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어머니 48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응답결과를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처리 분석을 하여 SPSS Statistic 18.0의 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 분석 결과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

성과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하 요인 유능성과 지도력,
애정표 과는 정 상 을 불안정성과 방해성은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경쟁모형이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 과 후속연구를 해 제언을 논의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family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tendency to addicted to smartphones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81 mothers who delivered infants to a kindergarten or daycare center in Jeju area After 
conducting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response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structural 
equations were implemented using SPSS Statistic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 tendency of the addiction of smartphone and the social ability of the
infant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mother 's family experience.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smartphone tendency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the infant, The research model and the competition model
were set up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competition model was found to be more appropriate.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mother 's original family experience is partly mediated in relation to mother' s tendency to add 
to smartphone and social competence of inf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Mother, Infant, social competence, Family-of-original experience,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본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 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National Univ.)
Tel: +82-64-754-2167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July 4, 2018 Revised August 2, 2018
Accepted August 3,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효과 

475

1.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기본 인 생활양식

을 배우게 된다.  한 가정은 사회가 요구하는 합한 

사회  능력을 갖추게 한다. 도 심[1]에 의하면 사회  

능력은 사회 으로 하고 효과 인 방법으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자기와 타인에 한 정체감을 확
립하고, 유지하며 자신의 목 을 효과 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이에 양은호[2]는 인간은 최 의 

환경인 부모와의 계를 시작으로 형제, 래  다른 성
인과의 사회  계를 맺고 차 자신이 속한 가치와 규

범을 습득・내면화하면서 사회구성원이 되어간다고 하
다. 특히, 유아기의 환경  부모요인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유아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  행동을 주고받으며 유아에게 향을 미친다. 이
러한 과정에서 권윤정[3]은 어머니는 주된 양육자로 아
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와 지속 으로 한 상호작

용을 하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있어 양 ‧ 질 으로 더욱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양육태도에 다양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 김지혜[4]연구에서 어머니의 한 스마

트폰 사용은 양육 련 최신 문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육아 련 앱을 활용하여 효율 으로 육아 련 스

을 리하기도 하며, SNS와 채 을 통하여 문가

와 상담을 하고, 래 어머니와의 화를 할 수 있어 육

아에 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며 양육스트

스를 여  수 있는 이 이 있다고 하 다. 그러나 배은
해[5]의 연구에서 상 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시공

간 으로 제약이 많은 어머니들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독에 노출될 험이 많다고 하 다. 이는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강 들로 인해 이용자들로 하여  지속 인 사

용과 과도한 몰입을 이끌어내며,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의존성을 높여 독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 다[6]. 스마트폰 독이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
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7], 경향성은 상이나 사상, 행동 따 가 어떤 방향으

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것을 의미한다[8]. 이는 어머니
가 스마트폰에 많이 몰입하여 사용한다면 자녀와의 애착

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아 자녀는 자신의 정서에 한 

인식이 어려워 유아 스스로 정 인 자아존 감 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9]. 어머니의 지
나친 스마트폰 의존은 유아에 한 심을 어들게 하

고 유아기에 발생하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여 유아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최정숙[10]에 의하면 
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하게 된 것은 어머니를 통

해서 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를 유추해보면 유
아와 제일 가까운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 이나 허용

정도에 따라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여부가 결정되어진다

는 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 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Bowlby[11]에 의하면 유아가 어린 시  부모와

의 어떠한 계를 형성하 는가에 따라 상이한 내  표

상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이후 계형성에 기 가 된다

고 하 다. 한 Erickson[12]은 어머니와 기본 인 신

뢰감을 형성한 아동은 이후의 인간 계에서 신뢰감을 갖

게 되며, 그 지 못한 경우에는 타인에 한 불신감으로 

인해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

다. 이는 유아가 어릴 에 어머니와 형성되는 원가족 애

착경험의 요성을 알 수 있다. 이종원[13]의 연구에서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속하는 사회  집단이며 결혼

이 까지 자신이 가족으로 경험하는 사회로서 자신의 성

격이나 자아존 감을 형성하는 사회를 원가족이라 한다

고 하 다. 자신이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정 이고 안

정 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에게 정

인 양육행동을, 부정 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 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한 원가족 경험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인 계

에 한 요한 신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족 구
성원들이 가족 밖의 인 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의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 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유아의 사회  능력에 직  

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경쟁모형으로 하고, 어머니의 스
마트폰 독경향성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을 연구모

형으로 하 다. 이를 한 연구문제는 어머니의 스마트
폰 독 경향성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

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매개하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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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도식

    

Fig. 1. A Study model

Fig. 2. Competition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  스마트폰 

독 경향성이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제주도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
내는 어머니 73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이  

문항에 무반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단되는 

249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481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2 측정도구 

2.2.1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경험을 측청하기 해서 

곽소 [16]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Hazan과 
Shaver[17]가 제작한 성인애착 척도를 수정한 도구이다. 
총 16문항의 1 에서 5  Likert식 척도로서 구성되었으
며, 신뢰도 Cron bach's ɑ .86, 본 연구에서는 .83이다.

2.2.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 도구는 한주리와 허경호[18]가 개발한 
‘한국형 이동 화 독 척도’를 박용민[19] 이 스마트폰
의 특징을 추가하여 보완한 ‘스마트폰 독척도’를 사용
하 다. 총 25문항의 1 에서 5  Likert식 척도로서 구

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ɑ .93, 본 연구에서는 
.70이다.

2.2.3 유아의 사회적 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최경순[20]의 사회  능력 척도를 사

용하 다. 이 검사 도구는 설문 총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식 척도로서 구성되었으
며, 신뢰도 Cronbach's ɑ .91이며, 본 연구에서는  .77이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  유아의 

사회  능력과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간의 직・간 효과

를 알아보기 해 연구모델을 설정하 다. 통계  모델

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SPSS Statistics 18.0과 
AMOS 20.0의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 
검증 차를 통해 측변인들에 한 다변량 정규분포성

과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 모델 합도는 최 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 차를 용하여 합도 

지수인 χ2값(=CMIN)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 평가
하 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 경향성

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효과의 측변수 간 상 계는 다음<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유아의 사회  능력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사이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변수들은 p<.01 

유의수 에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어머

니의 원가족 경험과 스마트폰 독경향성의 하 요인인 

병 몰입은(r=-.41), 생활장애(r=-.37), 통제상실(r=-.38), 
강박증상(r=-.37)로 부 상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유아의 사회  능력의 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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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능성(r=.27), 지도력(r=.13), 불안정성(r=-.26), 애정
표 (r=.25), 방해성(r=.-35)로 상 계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 경향성, 
유아의 사회  능력,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에 자료가 합한 것을 확인

하 다. 

Table 1. Correlation, and a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result
Correlation

 F1 F1-1 F1-2 F2 F2-1 F2-2 F2-3 F2-4 F3 F3-1 F3-2 F3-3 F3-4 F3-5

F1 1 　 　 　 　 　 　 　 　 　 　 　 　 　

F1-1 .95** 1 　 　 　 　 　 　 　 　 　 　 　 　

F1-2 .89** .72** 1 　 　 　 　 　 　 　 　 　 　 　

F2 -.41** -.37** -.40** 1 　 　 　 　 　 　 　 　 　 　

F2-1 -.41** -.38** -.39** .93** 1 　 　 　 　 　 　 　 　 　

F2-2 -.37** -.33** -.36** .94** .84** 1 　 　 　 　 　 　 　 　

F2-3 -.38** -.35** -.37** .95** .84** .89** 1 　 　 　 　 　 　 　

F2-4 -.37** -.32** -.37** .90** .78** .78** .79** 1 　 　 　 　 　 　

F3 -.01 .04 -.08 .16** .13** .14** .15** .18** 1 　 　 　 　 　

F3-1 .27** .27** .22** -.37** -.37** -.36** -.35** -.31** .48** 1 　 　 　 　

F3-2 .13** .14** .10* -.11* -.12** -.12** -.08 -.10* .64** .65** 1 　 　 　

F3-3 -.26** -.22** -.28** .52** .48** .50** .49** .46** .42** -.43** -.17** 1 　 　

F3-4 .25** .28** .15** -.26** -.27** -.27** -.27** -.17** .55** .49** .38** -.18** 1 　

F3-5 -.35** -.32** -.34** .55** .53** .53** .50** .482** .495** -.33** -.03 .72** -.21** 1

M 3.51 3.61 3.40 2.12 1.93 1.99 2.36 2.20 3.08 3.38 3.27 2.64 3.72 2.41

SD .61 .78 .52 .79 .80 .84 .89 .88 .28 .53 .45 .58 .56 .57

W -.12 -.25 -.16 .84 1.10 .92 .43 .56 -.03 -.22 -.15 .20 -.22 .46

K -.52 -.54 -.29 .33 .71 .29 -.46 -.36 1.49 .26 .59 -.19 .22 .47

**p＜.01
  F1:Family-of-origin, F1-1:Stability, F1-2:Anxiety,
  F2: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F2-1:Morbid confiscation
  F2-2:Living disorder, F2-3:Loss of control, F2-4:Compulsive symptoms
  F3:Social Cometence, F3-1:Competence, F3-2:Leadership
  F3-3:Instability, F3-4:Experssion of affection, F3-5:Disturbance

3.2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모형 

3.2.1 측정모형 검증(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모든 합도 지수가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추정가능

성이 이론 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인 구조방

정식 모형의 합도를 추정하 다. 이  연구들을 바탕

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 유아의 사회  능

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라고 가정한 매개모형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1(2
모형: 경쟁모형) (χ²: 227.97(175.66), df: 33(33), p : 
.000(.000), NFI :.94(.95), RFI : .90(.92), IFI : .95(.96), 

TLI : .91(.93), CFI : .95(.96), RMSEA: .11(.10))로서 
모형 합도는 수용 가능한 합도를 보 다.

 
3.2.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유아의 사

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경로모형

연구모형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 경향성과 어머

니의 원가족 경험, 그리고 유아의 사회  능력으로 가는 

경로는 [table 3]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01-.001수 에서 

모두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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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standardardized and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he variables
Unstandard

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A Study on 
Model(complet
ely mediated 

model)

F2 → F1 -.29 .03 -9.25   -.48***

F1 → F3 .40 .06 6.99   .38***

Competition 
model(Partial 

mediated 
model) 

F2 → F1 -.28 .03 -8.82   -.46***

F1 → F3 .17 .06 2.98   .17**

F2 → F3 -.25 .03 -7.35   -.41***

***<p.001  **<p.01
  F1:Family-of-origin, F2: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F3:Social Cometence

3.2.3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알아보기 하여 직

효과와 간 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다.
매개모형에서 측변인이 결과 변인을 설명하는 효과

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측변인에서 결과변인으
로 가는 경로의 직 효과와 측변인이 매개 변인을 거

쳐 결과 변인으로 가는 간 효과로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Table 4. Standardized Total Effects,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Categories total 
effec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F2 → F1  -.48*** -.48*** -

F2 → F3 -.18** - -.18**

F3 → F1   .38*** -   .38***

 F1:Family-of-origin, F2: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F3:Social Cometence

3.2.4 연구모형의 완전매개모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원가

족 경험이 유아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다. 

Fig. 3. Structural model
F1:Family-of-origin, F1-1:Stability, F1-2:Anxiety,
F2: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F2-1:Morbid confiscation
F2-2:Living disorder, F2-3:Loss of control, F2-4:Compulsive symptoms
F3:Social Cometence, F3-1:Competence, F3-2:Leadership
F3-3:Instability, F3-4:Experssion of affection, F3-5:Disturbanc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 상은 제주지역에 소재한 유치

원,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어머니 481명의 설문을 
분석하 고 설문척도는 어머니 스마트폰 독 경향성 척

도, 유아의 사회  능력 척도,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척
도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
하고, 이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이 에 측정 변인

들 간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는 하 요인 유능성과 지도력, 애
정표 과는 정 상 을 불안정성과 방해성은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아동의 사회성간의 계는 유의한 상 계가 있다는 윤

은희[21]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 어머니의 원가족 경

험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 기에 원가족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애착의 손상은 독과 한 련이 있으므로 

독에 있어 애착은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유성희

[22]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효과

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하여 완 매개 모형을 연구모형

으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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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어머니의 스
마트폰 독경향성과 유아의 사회  능력과의 계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이 모두 성립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
성이 유아의 사회  능력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독경향성은 어머니와의 

원가족 경험이 정 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낮아지고, 
유아의 사회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유아기 애착경험은 이후 성인
이 되어서 타인과의 계 즉, 사회  능력에 향을 미치

며, 자신의 자녀와의 계에도 양육행동에 매개가 되어 
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23]. 한 어릴 때 형

성한 애착은 일생동안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

도 일 성 있게 유지되어, 자녀에 한 양육행동을 통해 
세  이가 된다는 곽소 [2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유아에게 어머니와의 계는 타인과의 사회  계의 기

가 되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과의 상
호작용에 한 기 와 가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자아
를 보호하고 목 을 성취하기 하여 략과 사회  

계에 필요한 략을 발달시키게 된다[25]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듯 어머니와 어릴 에 형성된 원가족 경험이 

다음세 까지 이되어 정  는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스마트폰 

독 경향성과 유아의 사회  능력은 서로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어머니의 어릴 에 형성한 원가족 경험이 

성장한 후 다시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자녀에게 정

・부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
니의 원가족 애착 경험이 어머니 자신의 성인이 되었을 

때 스마트폰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치고 이는 한 어

머니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사회  능력에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질수
록 유아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게 되고, 유아의 사회  

능력 발달과 함께 언어・집 력 등에도 부정  향을 

미칠 수 있기에 유아의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원가족의 애착경험은 
다음 세 로 이됨을 알 수 있듯이 지속 인 부모교육

을 통해 부모 역할의 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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