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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휴 폰 의존도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의 정신건강상태 특히, 공격성, 우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2차 패널 자료 중 3차 연도 모두 성실하게 응답

한 235명을 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변화궤적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의 휴 폰 의존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에서의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휴 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이

는 휴 폰 의존도의 초기치가 높은 아동이 변화율이 작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1차년도 아동의 공격성은 휴 폰 의존도의 1차년도 초기치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 아동의 우울은 휴 폰 의존

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단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휴 폰 

의존도의 변화 추이와 그에 미치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의 영향력을 확인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휴 폰 의존성을 줄이고 올바른 휴 폰 사용과 나아가 정신건

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차원에서의 조기개입 및 지원 방향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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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4년 법제화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는 4,10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총 106,66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6). 이는 

2005년 1,709개의 지역아동센터를 43,749명이 이용하고 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센터 및 이용아동의 수에 있어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

용하는 아동들은 부분이 빈곤계층의 아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최저생계비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11항)까지를 의미

한다. 아동기는 다양한 영역 발달상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기 빈곤은 아동

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성장 발달과정에서 장기적인 많은 영향을 유발한다. 

빈곤에 처한 아동은 물리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외재화 및 

내재화 심리정서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은 이후 

모든 발달시기에서의 사회부적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실제로 빈곤가정의 아동들

은 비비곤가정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성장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Duncan & Brooks-Gunn, 1997), 비행, 공격행동, 위축, 사고문제행동, 신체증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적응 행동이 더 높으며 특히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불안행동

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행동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유경, 2002). 따라

서 빈곤계층 아동에 한 조기 개입이 사회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예방적 접

근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

할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

가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에서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의 심리, 사회적 적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역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탐색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적 측면, 특히 부적응적인 측면에 해 보고하

였지만 부분 특정 시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cross-sectional study)로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urvey)는 드물다. 동일 상을 시차

를 두고 반복 조사하는 패널 데이터는 인과관계의 설명이 용이하고 개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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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종단 연구방법인 잠재성장모형은 행동 발달 변화의 추이에서 개인차의 유의미성

에 한 검증이 유의미한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분

석모형이기 때문에(Duncan, Duncan, Strycker, Li, & Alpert, 1999) 본 연구는 잠재

성장 모형을 실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를 사

용한 잠재성장 모형 연구는 그들의 발달양상에 한 장기적 이해와 그에 맞춘 

적절한 개입방법을 위한 토 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패널조사’를 사용하여 3개년에 걸친 종단

적 접근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실제로 최근 아동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 행동

으로 쉽게 보여질 수 있는 휴 폰 의존증상에 주목하여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여성가족부(2016)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이 휴 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초등

학교 4학년이 전년과 비교하여 휴 폰 위험군 수가 증가하여 휴 폰 의존의 저

연령화 현상에 한 위험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2014년 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4)에서는 전체응답자 가운데 11%는 휴 폰이 울린다는 착각을 자주 하는 편

이며, 24%는 휴 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휴

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초등학생 휴 폰 이용자는 급격히 늘

고 있으나 이에 따른 휴 폰의 건전한 사용 지도는 미비한 상태이며 초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휴 폰 관련 연구도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휴 폰 사용이 증가하고 몰입하는 아동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

의 휴 폰의존에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휴 폰 사용에 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양육자가 부재한 방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점(김용희, 한창근, 2017)에서 휴 폰 의존증상의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휴 폰의존은 휴 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해지거나 고립된 것 같은 느

낌이 들고 초조함과 불안함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인해 휴 폰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고 이에 의지하는 현상을 말한다(전상민, 2015). 신체적 측면에서 휴 폰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터널증후군, 시력저하, 숙면 방해 등의 문제점

이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휴 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불안과 우울

감을 경험하고(김소연, 노충래, 손유경, 2016), 휴 폰 때문에 해야 할 일에 집중

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성 측면에서는 휴 폰의 과도한 

사용이 온라인상에서의 인관계에만 익숙하게 만들어 면 면 인관계에서 문

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정복자, 박은아, 2016). 휴 폰 중독과 정서 및 행동문제

- 3 -



4  한국아동복지학 65호(2019)
                                                                                             

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휴 폰 중독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문제행동의 7개 

척도(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

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한선희, 이승희, 2010). 이와 같이 아동의 무분별

한 휴 폰 사용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학업수행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

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최근 휴 폰을 통한 범죄의 노출 가능성도 커지

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휴 폰 사용과 관련한 연구와 개입이 시

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휴 폰 의존의 초기치와 변화율

의 예측 요인을 확인하여 장기적이고 조기적인 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휴 폰 의존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증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Morahan-Martin, 2005). 특히 우울은 휴 폰 의존에 미치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 중에서 상 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다(김현순, 최영준, 2015). 청

소년의 휴 폰 의존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에서도 우울이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양심영, 박영선, 2005).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휴

폰 등의 매체에 집착하는 현실 회피적 처방법을 사용하고, 집착과 몰입이 심해

지면서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구현영, 2010; Young & Rogers, 1998). 더구

나 초등학생은 연령이 어려 부모의 통제가 부족하게 되면 자신이 휴 전화에 의

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울에 시달린다고 보고되었다

(이정화, 2002). 

휴 폰 의존을 예측하는 심리정서 요인으로 공격성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휴 폰 의존이 높아짐이 밝혀졌다

(김진숙⋅문현주⋅황승일, 2014; 김혜수⋅배성만⋅현명호, 2007; 류경희⋅홍혜영, 

2014; 손신영, 2013).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출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휴 폰, 

특히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인터넷 환경은 다양한 좌절감을 표현하기 좋은 공간

이 되며, 결과적으로 공격성이 휴 폰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한상

훈⋅왕소정, 2009).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데, 이 익명성이 

공격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상에서 언어적⋅정

서적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되갚음을 하기가 용이하다(김지현⋅양

지현, 2012). 따라서 공격적 성향이 강한 휴 폰 이용자는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

는 스마트폰에 그만큼 더 탐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연구에서도 휴 폰 의

존과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보연, 2012; Yang, Yen, 

Ko, Cheng ＆ Yen, 2010), 휴 전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주의집중이 저하되고 공

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숙, 2014). 또한 휴 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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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행동을 뚜렷하게 나타냈다(김보연, 2012).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휴 폰 의존에 심리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인되었

으며 특히, 우울과 공격성은 각각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표하며 강력한 예측요

인으로 확인된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을 상으로 확인한 것

이 부분이며 아동을 상으로 그들의 심리정서 특성을 예측요인으로 확인한 

연구는 미비하다. 더욱이 이러한 심리정서 요인이 휴 폰 의존의 발달궤적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상으로 그들의 심리

정서 요인이 휴 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휴 폰 의존도의 변화양

상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 관점에서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상으로 그들의 우울과 공격성이 휴 폰 의존의 초기치와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

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우울과 휴 폰 의존도의 수준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휴 폰 의존도 변화궤적은 어떠하며, 

이 변화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우울이 휴 폰 의존도 변화 궤

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및 변화 추이

1) 휴 폰 의존도에 한 개념적 정의

휴 폰 사용 연령이 어려지고 학령기 아동의 휴 폰 사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

이 늘어나면서 학령기 아동 휴 폰 중독 및 의존과 관련된 연구(예: 김진숙⋅문

현주⋅신정숙, 2016; 유현주, 2014; 이재연⋅권혜진⋅김윤정, 2014; 정평화 외, 

2014; 조권형⋅김수환⋅한선관, 2014; 조영윤⋅고윤순, 2016 등) 들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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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휴 폰의 문제적 사용, 

휴 폰 의존 혹은 중독 등과 같이 휴 폰 중독에 한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휴 폰의 문제적 사용에 한 용어 사용이 ‘휴

폰 과다사용(이재연⋅권혜진⋅김윤정, 2014)’, ‘휴 폰 의존(김경호⋅최용호, 2018)’

휴 폰 중독(김진숙⋅문현주⋅신정숙, 2016)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휴 폰 의존’ 은 ‘중독’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병리적 요소와 기존의 인터

넷 중독의 요소 그리고 휴 폰이 갖고 있는 휴 성, 가용성 등의 매체적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성자,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휴 폰 의존

에 한 개념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휴 폰 의존은 ‘휴 폰 사용 

통제력 상실로 인한 강박⋅의존, 내성, 금단 증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

적응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성자, 2012). 휴 폰 의존성의 개념 속에는 

강박과 의존, 내성, 금단 증상 등과 같은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

인별 개념을 살펴보면, 강박과 의존은 휴 전화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신체,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도 휴 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의존하

는 것을 말한다. 내성은 휴 전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하는 것이고, 금

단은 휴 전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의 불안하거나 초조한 상태를 말한다. 생활 

장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 상태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휴 폰의존도 및 변화 추이 

휴 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휴 폰 중독 경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

로도 작용하기 때문에(Kuss & Griffiths, 2011; Whang, Lee& Chang, 2003)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접근성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아 아동과 청소년

의 휴 폰 의존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Kim, 2013). 휴 폰 의존은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키고 결국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강희

양⋅박창호, 2012; 오강탁⋅이제은, 2013). 

아동의 일상생활에 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동의 무분별

한 휴 폰 사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부분 저소득층 가정에 속하는 지역아동센

터 이용 아동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열악한 가정 환경을 가지

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

로 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낮다. 또한 또래와의 연결 및 관계유지 욕구와 

관계에 한 의존성, 부모의 보호와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휴 폰에 의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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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김영춘, 2016). 휴 폰 의존을 계층별로 분류했을 때 계층 간 차이

에 따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가 맞벌이하

는 가정일수록 휴 폰의 중독적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2014). 이

는 맞벌이 부모들이 양육에 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 자녀에 한 감독과 지도

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수정, 2014).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양육

자 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지역아동센터 중

앙지원단, 2014)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김영수, 

2010) 양육자의 충분한 감독과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휴 폰 의존의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상으로 휴 폰 의존의 종단적 변화를 유형별로 잠

재프로파일 성장 분석한 연구(이경은⋅염동문, 2018)에서 의존유지집단(46.8%), 의

존감소집단(10.4%), 의존증가집단(42.8%)의 3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90%에 해

당하는 아동들이 휴 폰 의존도가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존감소 집단도 휴 폰 의존도 초기치 점수가 높은 수준에서 적은 수준의 변화

율로 감소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분의 지역아동

센터 아동들의 휴 폰 의존성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휴 폰 의존

이 중독으로까지 악화되기 전 조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휴 폰 의존의 장기적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공격성, 우울과 휴대폰 의존도

휴 폰 의존도를 주제로 한 연구들 중에는 우울과 공격성을 예측요인으로 확

인한 연구들이 다수 발견된다(강필승, 2014; 김소영⋅홍세희, 2014; 김진숙⋅문현

주⋅황승일, 2014; 이어리⋅이강이, 2012; 이윤희, 2013). 

휴 폰 의존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강필승, 2014)는 우울, 공격성, 신체화 

증상이 휴 폰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유사한 주제의 연

구(양심영⋅박영선, 2005)에서는 청소년의 휴 폰 중독을 예측을 예측하는 요인으

로 우울성향과 충동성을 확인하였고 이는 휴 폰 사용행동에 한 통제력을 약

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우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휴 폰 의존의 표적

인 예측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김소영⋅홍세희, 2014;김혜수⋅배성만⋅현명

호, 2007; 송은주, 2006; 이윤희, 2013; 장성화⋅박영진, 2010; Young & Rogers, 

1998),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양심영, 2002)에서도 휴 폰 중독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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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은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역시 휴 폰 의존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김숙, 2014; Yang et al., 

2010), 의존 수준을 높이는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확인되었다(강필승, 2014; 김진

숙⋅문현주⋅황승일, 2014; 김혜수⋅배성만⋅현명호,2007). 그리고 공격성의 하위

요인으로 알려진 충동성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고성자, 2012; 김진숙⋅문현주⋅
황승일,2014; 양심영⋅박영선, 2005)도 다수 있는데 이는 결국 행동에 한 통제

력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언급한 것에도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분의 휴 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그 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휴 폰 사용 연령

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 나아가 유⋅아동에 이르기까지 상을 확장하여 연

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한 실정이다. 

강명순(2007)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불안과 우울, 공격성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는데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

는 연구결과(전호선⋅장승옥, 2014)에 비추어 볼 때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스마트

폰 중독문제에 해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기

에 취약한 경제상황은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 부족으로 상 적으로 힘든 아

동기를 겪게 하며 성인기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김현주, 2010). 특히 

빈곤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동에 비해 낮은 아동이 더 우울하며(박다혜⋅장숙랑, 

2013), 아동기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증가시

킨다(Dumka, Roosa & Jackson, 1997; Wadsworth, Raviv, Compas & Connor-Smith, 

2005). 또한 아동기 빈곤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공격성 행동으

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어 부적응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등 부정적 발달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황윤미, 2017). 그러므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아동

센터 아동들을 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이 실제적 문제행동으로 확인되는 휴

폰 의존과 그의 변화추이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토 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건강한 휴 폰 사용을 위한 개입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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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2차 패널 자료(2014년∼2016년)를 사용한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다. 2차 패널은 목표표본(600명)을 설정하고, 16개 광역시⋅도별 모집단 인구를 

토 로 한 제곱근 비례 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1차 패널에서의 한계

를 보완하여 1년 이상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을 상으로 하였고 성비도 

1:1이 되도록 하였다. 조사 상 센터의 선정은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하되, 유

사한 조건일 경우 조사의 편의를 위해 1차 패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2차 패널 조사를 위한 원 표본은 150개 센터의 606명이

고 본 연구의 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차 자료 중에서도 3차 년도의 휴

폰 의존도, 우울, 공격성 문항에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사례 235명을 최종 연

구 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2차 패널자료의 측정도구 중 공격성, 

우울, 휴 전화 의존도의 3차년도 자료 분석으로 원척도에 한 자세한 설명은 

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연구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 및 문항에 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휴 폰 의존도 측정 문항은 “휴 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 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

안하다”, “휴 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과 같은 7문항으로, 

이시형 외(2002)의 청소년 휴 전화 이용 척도 중 휴 전화 의존도 7문항을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 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각 문항별 신뢰도는 Cronbach .88 에서 .91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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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공격성과 우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격성과 우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측정 문항은 조붕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

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한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

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없이 울 때가 있다” 등 총 6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81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 문항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

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의 10문

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91 로 나타났다. 두 개의 척도 

또한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으며 역산

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9.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휴 폰 의존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차잠재성

장모형을 이용한 무조건 모형을 구성하여 그 발달궤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

며, 이후 조건모형을 구성하여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의 휴 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 그리고 1차년도의 공격성, 우울간의 관계에 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공격성, 우울과 휴 전화의존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

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공격성은 평균1.94(SD=.62), 우울은 평균 1.75(SD=.62)

이다. 휴 전화 의존도는 평균이 1차 시기에 1.94(SD=.71)로 중간값에 미치지 못

했으나 점점 평균이 상승하여 3차 시기에는 평균이 2.09(SD=.69)에 이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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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또한 휴 전화 의존도는 2　3차 사이보다 1　2차 사이에 더 큰 폭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M SD 왜도 첨도

정신건강
공격성1차 1.94 .62 .38  .09

우울1차 1.75 .62 .83  .72

휴대폰

의존도

1차 1.94 .71 .51 -.31

2차 2.07 .76 .60 -.08

3차 2.09 .69 .55 -.08

<표 1> 공격성,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35)

공격성, 우울과 휴 전화 의존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차 연도의 공격성, 우울은 휴 폰 의존도 1차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1차 연도의 공격성, 우울, 1차 연도의 휴 폰 의존도가 2차 연도 휴 폰 의존도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차 연도 휴 폰 의존도와 3차 연도 휴

폰 의존도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할수록 높은 휴 폰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인 공격성 우울 의존도1차 의존도2차 의존도3차

공격성 1

우울 .55** 1

의존도1차 .36** .39** 1

의존도2차 .19** .25** .37** 1

의존도3차 .09 .12 .23 .42** 1

* p<.05. ** p<.01. *** p<.001.

<표 2> 공격성, 우울 및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상관계수

(N=235)

 

2.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무조건 모형

휴 폰 의존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1-3차년도의 관련 측정변인을 활용하였

다. 측정변인을 결합하여 한 변인으로 통합할 경우 3차년도 동안의 변화과정에서 

생긴 결측치와 측정오차등의 문제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이 적합도가 다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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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차잠재성장모형을 휴 폰 의존도 변

화에 적용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변화를 추정하였다. 고차잠재

성장모형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으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설

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선형모형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표3). CFI와 TLI는 .9 이상, RMSEA는 .05에서 .08보다 작은 경우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1). 따라서 선형모형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무조건 모형으로 선형모형이 결정되었으므로, 휴 폰 의존도에 한 잠재성장

모형의 추정치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이를 통해 초기치는 

1.92로 유의하며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율도 유의하여 한

해 평균 .075정도로 선형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변화의 상관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에 의존

도가 높았던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Chi-sq dF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14.690 4 .853 .890 .107

선형모형  1.286 1 .996 .989 .034

<표 3>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비교

(N=235)

미지수 평균 추정치 분산 추정치

초기치 1.952(.045)***  .268(.068)***

변화율  .075(.028)** .077(.031)*

초기치-변화율 상관 -.503*

<표 4>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의 추정치(무조건 모형)

(N=235)

3. 공격성, 우울이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공격성, 우울이 아동의 휴 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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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예측요인 휴대폰 의존도 초기치 휴대폰 의존도 변화율

공격성 .265*** -.071

우울 .280*** -.110*

TLI= .976, CFI=.991 RMSEA: .043 

* p<.05. ** p<.01. *** p<.001.

<표 5>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의 예측요인(조건모형)

(N=235)

1차년도 공격성, 우울은 휴 폰의존도의 초기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동이 공격성을 가질수록, 우울감을 느

낄수록 휴 폰의존도의 초기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차년도 우울은 

휴 폰의존도의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우울감을 크게 느낀 

아동일수록 휴 폰 의존도의 변화율이 작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공격성, 우울에 대한 구조모형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상으로 이들의 공격성, 

우울이 휴 폰 의존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휴 폰 의존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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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석한 결과, 휴 폰 의존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

폰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휴 폰의 매체적 특성과 

연구 상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휴 폰은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휴 성과 편리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휴 폰은 늘 갖고 

다니며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휴 폰이라는 매체의 특성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아동들로 하여금 휴 폰을 점차 중독적으로 몰입하여 사

용하게 만들기 쉽다(엄주리, 하은혜, 2014). 또한 본 연구 상이 속한 초등학교 고

학년 아동은 2차 성징이 시작되고 급격한 신체적인 발달과 더불어 호기심이 왕

성해져, 그에 따라 새로운 경험에 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극추구성향이 두드

러지는 시기로(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조윤주, 2010), 이들은 자극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접촉을 점차 많이 하게 된다(Zuckerman, 1994). 이러한 아동의 성향과 휴

전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휴 전화 의존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상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사회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휴 전화 중독 수준은 부모의 

월수입이 낮을수록 높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Godinho et al., 2014).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하지 못

하고 부모의 관리나 함께 보내는 시간도 상 적으로 적기 때문에 감독받지 않은 

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감각충족적이고 매력적 매체인 휴 폰 사용을 온 종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여러 측면에서의 결핍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휴 폰를 점차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

다. 이를 미루어 보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

우 아동의 휴 폰 사용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들의 올바른 휴 폰 사용

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공격성과 우울은 휴 폰의존도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크게 경험할수록 높은 

수준의 초기 휴 폰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을 상으

로 이미 확인된 바 있는 공격성, 우울의 휴 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

들에게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더 높은 중독 경

향성을 나타냈던 연구(장해진, 채규만, 2006)와 우울이 휴 폰 중독을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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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확인된 연구(장성화, 조경덕, 2010)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초

등 5,6학년을 상으로 휴 폰 의존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함께 우울이 휴 폰 의존을 예측하였던 것을(이어리, 이강이,2012)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이 휴 폰 의존에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

구들과(박영준, 조요한, 정종하, 최동호, 신성만, 2016; 하문선, 2014; 백승희, 전현

정, 정혜원,2014)도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1차년도 우울은 이후 3차년도에 걸쳐 나타나는 휴 폰 의존도의 변화율

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우울이 높은 경우에 초기의 휴 전화 의존도가 높

은 편이었으므로 휴 폰 의존도가 증가하는 변화율도 작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변화율은 작았으나 휴 폰 의존도의 초기치가 높았기 때문에, 높

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 아동들의 휴 폰 의존도는 3개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

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회경제적 상태와 가족의 붕괴 및 거주의 불안정이 주

요 우울증의 발생과 재발의 중요한 요인이며 관해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는 점(Gilman et al., 2003)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동의 우울이 아동의 휴 폰 의존도에 미치는 효과가 장

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중 우울감이 높은 수준의 아동들을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이후 휴 폰 의존 현상 나아가 휴 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접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특히,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적극

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노출

되기 쉬우므로(박혜신, 2003), 휴 폰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스스로의 노

력이나 부모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울, 공격성으로 

확인 가능한 심리적 감정 및 정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

어야 휴 폰 중독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정서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고, 야외학습, 캠프, 견학 등을 

통해 아동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박영준, 이정숙, 2016). 하지만 부분

의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인 양육, 교육, 관리수준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

으며 심리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부분 신청자들을 상으로 하는 사

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심리 정서적 어려움의 가능성

이 큰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오히려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우울,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별 심리

상담,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착 케어를 통해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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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실

행하는 것이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차원으로 아동을 상으

로 올바른 휴 전화 사용 및 자기 통제력 향상에 한 교육이 필요하며, 센터에

서 아동의 휴 폰 사용에 해 일정 수준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휴 폰 사용에 한 관리 감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지역사회와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리체계를 마

련하여 아동의 심리 정서 상태와 휴 폰 문제적 사용에 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위험 잠재군, 초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차등화 함으로

써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하고 구체적인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 적으로 

중독위험이 높은 고 위험군에 해서는 관리 주기를 더욱 짧게 하여, 이들의 휴

폰의 문제적 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문제들을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올바른 사용습관에 한 교육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 센터 아동들이 휴 폰 사용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들만의 여가활용 방법을 제시를 

하거나 올바른 놀이문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참여 수업,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 활동 프로그램, 부모교육을 실행하여 아동이 방임되는 것

을 예방하고 부모가 자녀의 심리정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휴 폰 의존

을 줄 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 방법들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상으로 이들이 정신건강상

태 특히 공격성과 우울이 휴 폰 의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상의 연구는 특수 계층을 상으로 휴 폰 의존의 변화양상에 한 정보를 알려

주었고, 향후 이들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기여하였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빈곤을 경험하는 아

동의 휴 폰 변화 양상을 보다 더 장기적 관점으로 살펴본 다면, 발달 시기별 적

합한 휴 폰 사용 교육 방법에 해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인 심리정서 특성의 휴 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력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동은 가족, 또래관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 내

에서 발달 양상을 달리하며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 내적인 요인을 달

리 하는 관계적 요인의 영향력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아

동의 휴 폰 의존 변화양상에 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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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o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childre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Nam, Hyunji*2)

Ha, Eunhy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changes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examine the effect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on mobile phone 

dependency. The participants were 235 childre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The 

second panel data from the fourth-year to sixth-year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survey were analyze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was utili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steadily increased 

from fourth-year to sixth-year. Second, both aggression and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children’s initial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In addition,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ir rates of increase of mobile phone dependency.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aggression and depression are important factors i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childre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This study also 

offers baselines for early interventions and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about 

appropriate use of the mobile phone by childre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Key Word : Aggression. Depression, Latent growth model, Mobile 

Phon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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