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유아기의 정서조절은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

한 발달과제로써 정서조절이 부족한 유아는 충동적

인 경향과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쉽게 좌절감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는 자의식이 증가하고 사회

화로 인하여 상황에 적절한 정서와 행동의 자율적인 

조절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아기의 정서조절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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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and maternal guilty feelings on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The subjects were 326 mothers 
of 2 to 5 year olds.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was assessed by the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2006), guilty feelings by the Maternal Guilt Scale(Sung 2011), and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assessed by the ERC(Park 2012).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dependency on smartphones was highly related with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Maternal guilty feelingswere weakly related with child’s emotion regulatio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dependency on smartphones and maternal guilty feelingswasmoderate. Second, 
mother’s positive expectations towardssmartphones and maternal guilty feelings from negative 
parenting behavior explained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as much a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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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Jung 2005). Thompson(1990)은 정서조절 

능력을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을 모

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수정하는데 관계되는 내적, 외

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정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수정, 변화되며 정서조절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Carey & McDevitt(1995)

도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정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DePaulo(1992)는 적절한 

정서표현과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기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인데, An(1999)은 부모가 애정적

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일수록 아동의 정서조절이 

높다고 하였다.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가 경험하

는 여러 가지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

냐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Dunn et al. 1991; Lee 2007). 즉, 자녀가 보이는 정

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표현이나 민감성은 이후 자녀

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의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적응적 정서

조절을 돕고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자녀의 정

서조절을 어렵게 한다(Park 2004; An 2008).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

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죄책감은 긍정

적인 양육태도를 갖기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 현대의 

여성들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이로 인한 여성의 사

회진출의 증가로 출산율 저하와 일ㆍ가정, 양육부담

까지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

신감을 느끼는 효능감 보다는 죄책감을 느낄 여지가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육죄책감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는 부모로

서 양육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느낌(Ann 2011)이다. 현

대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소수의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

여 그 죄책감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양육

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 시간적인 

부담을 야기한다. 특히, 자녀의 성취가 곧 부모의 성

취로 인식되는 한국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에서 자

유로울 수 없고(Lee et al. 2008), 양육에 대한 책임은 

양육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양육

방식과 태도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고 죄

책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보육방향의 변화로 양육

기능이 사회화(Heo 2012)되면서 아동의 타인양육비

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머니들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녀를 기관에 맡기는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높아

(Vandell & Corassariti 1990),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은 더 가중될 수 있

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과도한 죄책감을 갖는 것은 

주양육자로서 자신의 양육행동을 비판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Kim 2009).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양육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되는 죄

책감으로,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

능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Crnic & Greenberg 

1990).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

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되는 변

인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을 들 수 있다. 최근 

2014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와 KT경제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012만

대로 전 국민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10명 중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실정

이다. 

이미 인터넷 사용에 익숙해진 부모들에게 육아 및 

교육정보를 얻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은 자연

스럽고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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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지속적으

로 생겨나고 있다(Kang 2005). 현재까지는 어머니의 

인터넷 사용과 양육죄책감의 관련성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양육의 어려움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와 

인터넷 사용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Kim 2005; 

Kim 2009)에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스마트폰 사

용의존과 상관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양육행동과 상관이 있

다는 몇몇의 연구로 보아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유아의 정서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들은 스마트

폰과 관련되었기보다 인터넷사용에 관한 연구에 초

점을 두었지만(Lee 2014), 스마트폰 또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달 지체 유아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를 연구한 Kim(2005)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대처방식으로 인터넷 쇼핑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

하였다. Kim(2009)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이 높을수록, 인터넷 쇼핑 중독 

성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1)와 

Lee(2011)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의존은 고립, 

소외감, 불안, 우울 등과 관련된다(Morahan-Martin 

2008).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에 몰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난 Yim & Lee(2002)의 연구를 보아도 부모의 양육

행동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Kim(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다 사

용경향이 높을수록 통제의 상실, 강박적인 증상, 일

상생활장애, 병적인 몰입 등과 같은 형태의 스트레스

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남성인 아버지보다 여성인 

어머니에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

다. Alexander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회적 스트

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더 많

이 받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공감수준이 낮을수

록 인터넷으로 얻는 사회적 이득, 즉 사회적으로 인

정받지 못하는 것을 가상세계에서 인정받는 사회적 

이득이 높고, 이것이 점차 인터넷 사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Stieger & Burger 2010). 어머니가 스트레

스를 받을 때 스마트폰 의존이 높아질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스트레스로 작용

하여 스마트폰 의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어머니들의 스마트폰 의존으로 전인적 발달의 중요

시기인 유아기에 특히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상호작

용의 경험의 부족을 야기함으로써 유아의 긍정적인 

심리ㆍ정서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어

머니의 스마트폰 사용과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유아의 정서조

절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경험에 어떻게 반

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양육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

의 양육행동에 자신감이 저하됨으로써 부모역할 수

행을 역기능적으로 할 수 있음이 고찰되어 유아의 정

서조절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

육에서 오는 어려움과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로 스마

트폰 의존의 경향성이 높아짐으로써 자녀의 정서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여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만 2세~5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

상으로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 유아의 정서조

절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과 양육죄책감의 두 변인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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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 유아

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및 양육죄책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에 소재

한 1개의 유치원과 3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

세~5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

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동의와 협조 

하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 응답에 대한 비밀보

장 및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

다. 540부를 배부하여 343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응답과 부실 기재된 17부를 제외하고 총 32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아가 191명(58.6%), 여아

가 135명(41.4%)이었고, 만 2세가 27명(8.3%), 만 3

세가 75명(23.0%), 만 4세가 99명(30.4%), 그리고 만 

5세가 125명(38.3%)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4명(1.2%), 30~39세가 253명(77.6%), 40세 

이상이 69명(21.1%)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

졸이하가 40명(12.3%), 전문대졸이 100명(30.7%), 대

학교 졸업 이상이 186명(57.0%)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세 가지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인 

인터넷 중독 자기보고용 척도(A-척도)’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2006)를 연구

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

인별 문항 구성은 가상세계 지향 4문항, 긍정적 기대 

4문항, 내성 및 몰입 4문항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인식 4문항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중 가상세계 지향은 스마트폰이 없다면 재

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며, 현실

에서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고, 스마

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초조해지거나 궁금해서 다

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

정적 기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해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특히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내성 및 몰

입은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면 못 견딜 것 같은 기

분이 들고, 할 일을 앞두고도 스마트폰 부터 하게 되

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만하려고 마음먹어도 계속하

게 되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길게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 자기인식은 지나치게 스

마트폰에 몰두해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의 하

위영역별 문항의 가상세계지향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0.73이고, 긍정적 기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0.74, 내성 및 몰입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0.75이었으며, 스마트폰 자기인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0.89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의 전체 신뢰

도 Cronbach’s α는 0.91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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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본 연구에서는 Kim & Kang(1997)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 중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척도’와 

Mann & Thornburg(1987)가 개발한 ‘어머니 죄책감 

척도(Maternal GuiltScale)’를 참고하여 현대사회에서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죄책감을 평가하는 Sung(2011)

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

혀 느끼지 않는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많이 느낀다’

의 4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하위요인 중 돌봄 

부족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거

나 어머니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김으로 인해 비롯된 죄책감을 의미하고, 부정적 양

육행동은 자녀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화풀이를 하고, 

체벌을 하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였을 때 겪는 

죄책감을 의미한다. 미숙한 부모역할은 어머니가 부

모로서 자녀에게 높은 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 스스로 부모역할이 미숙하다

고 여길 때 느끼는 죄책감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4

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죄책감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의 하위

영역별 문항의 돌봄부족 신뢰도 Cronbach’s α는 

0.81, 부정적 양육행동 신뢰도 Cronbach’s α는 0.84, 

미숙한 부모역할 신뢰도 Cronbach’s α는 0.89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0.97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elds & 

Cicchetti(1997)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번안한 Kim(2007)의 척도를 유아

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Park(2012)의 척

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

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이 척도는 정서조절을 잘하는 유아와 그렇

지 못한 유아를 변별하기 위해 불안정/부정적 정서성

(15문항)과 적응적 정서조절(9문항), 두 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중 불안정/부정적 

정서성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유발 공격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따른 정서 강도나 정서표출 행동

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응적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적 강도나 

정서표출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

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불안정/부정적 정서

성(15문항)을 정서조절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전체적

인 측정기준에 맞게 통일하여 불안정/부정적 정서성

과 적응적 정서조절을 하나의 정서조절 요인으로 측

정하였다. 유아의 정서조절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유

발 공격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따른 정서 

강도나 정서표출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신의 

정서적 강도나 정서표출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정서조절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4로 양호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

육죄책감 및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

죄책감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자료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중간수준보다 낮았으며 

하위영역에서 내성 및 몰입이 가장 높고 가상세계지

향이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중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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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았으며 하위영역에서 부정적 양육행동이 가

장 높고 미숙한 부모역할이 가장 낮았다. 유아의 정

서조절은 중간수준보다 높았다. 

Variables
M

(1-4)
SD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Oriented imaginary 
world

1.52 0.46

Positive expectations 1.67 0.60

Tolerance and 
immersion

1.96 0.57

Self-awareness 1.79 0.64

Total 1.73 0.48

Maternal 
guilty 
feeling

Lack of care 2.31 0.65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2.56 0.70

Immature parenting 2.27 0.92

Total 2.39 0.64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Total

3.10 0.2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N=326)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 및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 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 및 유아의 

정서조절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유아의 정서조절

의 상관관계를 보면, 어머니가 스마트폰 의존이 높을

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은 낮았는데, 특히 가상세계지

향의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이 낮았

다(r=-0.48, p<0.01). 이는 어머니의 가상세계지향이 

높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스마

트폰의 가상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이 낮았다. 가상세계지향 이외에 스

마트폰에 대한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자기인식

도 상관정도가 -0.25에서 -0.32로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높

은 상관을 보인데 비해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유아

의 정서조절과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며 자

신의 부모역할이 미숙하다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유

1 2 3 4 5 6 7 8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1. Oriented imaginary world 1.00

2. Positive expectations 0.63** 1.00

3. Tolerance and  immersion 0.62** 0.65** 1.00

4. Self-awareness 0.52** 0.51** 0.71** 1.00

Maternal 
guilty 
feeling

5. Lack of care 0.12* 0.07 0.12* 0.23** 1.00

6.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0.05 0.09 0.12* 0.15** 0.62** 1.00

7. Immature parenting 0.12* 0.09 0.16** 0.11 0.49**  0.74** 1.00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8.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0.48** -0.32** -0.30** -0.25** -0.03 -0.10 -0.15** 1.00

*p<0.05, **p<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maternal guilty feelings, and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N=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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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낮은 정서조절과 보통 정도의 상관(r=-0.15)을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유아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

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생

각하는 죄책감은 유아의 낮은 정서조절과 상관이 나

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가 어린이집 등에서 돌봄을 

받는 시간이 많고 어머니 자신이 돌보는 시간이 적다

고 보는 죄책감이나 어머니가 유아에게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은 

유아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없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과

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스마트폰의 가상세

계를 지향할수록 양육 돌봄이 부족(r=0.12, p<0.05)

하거나 미숙한 양육(r=0.12, p<0.05)에 대한 죄책감

이 높았으나 그 상관 정도는 높지 않았다. 스마트폰

에 내성과 몰입을 보이는 정도는 어머니 양육죄책감

의 모든 하위영역과 상관을 보였으나 그 상관정도는 

0.12에서 0.16으로 높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그만하

고 싶어도 계속하고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 돌봄

이 부족하고 부정적 양육을 하며 미숙한 부모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이 높았으며 그 상관정도는 

높지 않았다.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자기인식은 양육 

돌봄 부족의 죄책감(r=0.23, p<0.01), 부정적 양육행

동(r=0.15, p<0.01)과는 보통 정도의 상관을 보였고 

미숙한 부모역할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양

육죄책감과 대별되는 양육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Kim(2013), Hyun et al. 

(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Seo 

(201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

니의 스마트폰 사용 간의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는 결

과와 일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몰

두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

을수록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죄책감이 

높았고 자녀에게 짜증을 내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

이는 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양육죄책감과 상관을 보이

고 있지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양육죄책감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문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가 기관에 하룻동안 머무는 시간이 

7시간이상(F=4.14, p<0.05)일 때 정서조절에서 차이

가 나타난 것은 사회화를 시작하는 시기에 기관에서

의 안정적이고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 의한 것

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유아가 기관에 맡겨진 시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 육아와 가

사로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할 시간을 확보함으로

써 유아와 재회하였을 때 더 안정적인 정서조절을 도

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봤을 때,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높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미숙한 부모역할만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부적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에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동안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어렵고 자녀는 자신

의 감정이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할 수 있

다. Lee(201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이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

관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상당부분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즈음의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어머니들에 비해 

높은 정보력 대비 낮은 실행력으로 인식하여 상대적

으로 양육죄책감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어머

니의 정보수집과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되는 스마트

폰 의존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더 가중시킴으로써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을 방해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아

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조절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

본가정의 충족여부를 검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스

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 유아의 정서조절을 회귀

분석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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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

귀분석에 투입한 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나, 표준오차(SE)가 0.02이하로 나타나 모집단 

평균 추정치의 정확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 회귀모형의 Durbin- 

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2.24로 자기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분산팽

창계수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을 산출한 결

과 1.96 ~ 2.79의 범위로 5보다 현저히 작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 한

계값도 0.30 ~ 1.00 수준으로 나타나 0.1이상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양육행동(B=0.05, p<0.05)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에서는 긍정적 기대(B=0.05, 

p<0.05)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설명력은 69%였다. 즉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

육행동을 적게 하면서 스마트폰 의존으로 그 안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적게 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하

위 변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결과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스마트폰 의존을 적

게 하면서 양육죄책감을 덜 느낄수록 자녀의 정서조

절을 적응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대할 

때 신경질을 내거나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고, 사소한 

일에도 체벌을 하는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하

거나 적게 인식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부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조절이 높았다는 An(1999)의 연구와 같은 맥락

이라 할 수 있다. Park(2004)이 보고한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어머니의 태도가 유아의 적응적 정서조절

을 돕고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자녀의 정서조

절을 어렵게 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스마트폰 의존을 적게 할수록 유아

의 정서조절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사용습관이 유아의 정서조

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Park(2015)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스

Variables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B(SE) β t

(Constant) 2.11(.04)  43.51***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Oriented imaginary world 0.05(.02) -0.14 -1.93

Positive expectations 0.05(.02) -0.17  -2.29*

Tolerance and immersion 0.03(.02) -0.12 -1.43

Self-awareness 0.01(.02) -0.05 -0.07

Maternal guilty feeling

Lack of care 0.00(.01) -0.01 -0.09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0.05(.02) -0.22  -2.54*

Immature parenting 0.02(.01)  -0.01  -1.54

Adj. R2 0.69

F 4.46***

*p<0.05, ***p<0.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and maternalguilty feelings

on early childhood emotion regulation 

(N=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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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사용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며(Gil & Lee 2016),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im 2016)와 유아의 높은 스

마트폰 사용은 유아의 정서지능을 낮춘다는 연구결

과를 볼 때(Kwon 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스마트폰 의존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위안을 삼을수록 유

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줄어들어 혼자서 놀이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그에 따라 유아 스스로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

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적절한 정서조절을 

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유아는 어머니

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과 정서표현에 

따른 주양육자의 반응을 참조하여 긍정적인지 부정

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가 한 행동

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옳은 행동

이라고 여기게 되고, 부정적인 반응이라면 옳지 않은 

행동이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Bowlby 1988). 이러

한 상호작용의 경험을 누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자

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인식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

존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의 전체 하위요인

에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렇지만 중다회귀분

석에서는 긍정적 기대에서만 유의도가 나타났으며, 

양육죄책감에서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에서만 유의미

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양육의 정보를 얻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

기의 특성으로 대면적 사회관계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서적 위안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오는 양육스트레스의 해

소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스스로에게 쌓이는 심리 

내적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의 도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본 연구에

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추후 연구

의 필요성과 논의의 여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

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

존과 양육죄책감, 유아의 정서조절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에 소재한 1개의 유치원과 3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

로 만 2세~5세 유아를 둔 어머니 326명을 조사하였

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약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 유아

의 정서조절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유아

의 정서조절과 높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뚜렷한 부적상

관을 보인다는 것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

다고 인식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에는 긍정적으로 

관여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이 많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으로 관여한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Park 2015). 

또한 양육죄책감은 유아의 정서조절에서 미숙한 부

모역할만이 보통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 

자신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미숙하다고 느낄수록 

자녀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Yoo & Lee 2017). 어머니의 양육죄책

감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양육 

돌봄이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스마트폰에서의 가상

세계지향, 내성과 몰입, 자기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는 경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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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자신의 부모역할이 미숙하다고 느낄수록 

가상세계에서 더 편안해 하고 내성과 몰입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스마트폰 의

존을 많이 할수록 자녀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인 양육

행동에 죄책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Hur & Ahn 2016).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스마트폰 의존을 적게 하

는 것이 유아의 정서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반응적 상

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조절을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머니 자신이 부모

역할이 미숙하다고 여길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을 어

렵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

트폰 의존이 높을수록 양육죄책감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

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신이 한심하다는 인식을 

적게 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을 적응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여준다(Lee 2014).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호작용기회를 

갖도록 하고, 어머니 자신의 양육죄책감을 줄이기 위

해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

며 그에 따른 현실적인 노력과 실천을 할 수 있는 방

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는 어머니에 의한 질문지법으로 연구되었으나 질문

지법에 의한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

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해 

어머니가 평가하므로 평가자의 특성과 주관이 개입

될 여지가 있다. 둘째, 유아의 정서조절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 혹

은 교사의 평가를 함께 조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을 평가함에 있어 스스로 평가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간극에 대한 객관성의 결여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과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주양육자의 유아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연구

라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의 올바른 태도에 대

한 관심과 양육죄책감을 갖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

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

적 개입과 양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양육죄책감이 단지 

나쁜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닌, 죄책감을 느끼는 부

모는 양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러한 죄책감을 느끼는 자체로 개선의 여지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도 인간이므로 육아

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충분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

다. 또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에 대해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고, 어머니 자신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

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lexander JAM, Bolle CL, Hegner SM, Kommers PAM 
(2015) Modeling habitual and addictive smartphone 
behavior: the role of smartphone usage types,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tress, self- regulation, 
age, and gender. Elsevier 45, 411–420

An HJ(1999)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SH(2008) The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behaviors to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of the child with 
cerebral pals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Ann S(2011) Are You a Guilty Parent? Available from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311

https://www.psychologytoday.com/blog/healthy-con
nections/201109/are-you-guilty-parent [cited 2011 Sep 
12]

Bowlby J(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en: Routledge

Carey W, McDevitt S(1995) Coping with children’ 
temperament: a guide for professionals. New York: 
Basic Books.

Crnic KA,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 61, 1628-1637

Depaulo BM(1992) Nonverbal behavior and self-presentation. 
Psychol Bulletin 111, 203-244

Dunn J, Brown J, Beardsall L(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 Psychol 27, 448-455

Gil HJ, Lee YJ(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regulation in children and smart device usage habits 
of mothers and children. Korea Open Assoc Early 
Childhood Educ 21(1), 275-295

Heo CD(2012) Dismantling social problems of south korea 
and functional recovery of healthy family. Available 
from http://www.gokmu.com/news/article.html?no= 
11474 [cited 2012 May 18]

Hur JY, Ahn JR(2016)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on parenting efficacy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 Ins Child Care Educ 10(2), 
25-50

Hyun EJ, Park EM, ChoMary MH, tae YK(2013) Relationship 
among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levels, maternal 
depression and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Korean J Early Childhood Educ Res 33(5), 207-225

Jung EJ(2005)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behavioral/ 
emotional self-regulation of children. Ph.D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Kang KH(2005) Internet use of preschooler’s parents and 
need assessment for child care counseling. MS Thesi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Graduate School

Kim HJ(2009) The comparison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a sense of shame, nurturing guilt and pressure on 
nurturing attitude between mothers of the handicapped 
children and non-handicapped childre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im JH(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Kim JI(2009) A study on guilt feeling and family function 
of two-income families-from a view point of utilizing 
social support networks－.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im KH, Kang HK(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Korean J Korean Home Econ Assoc 35(5), 
141-150

Kim KN(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internet shopping addiction intention in mother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cused on mothers 
with children under 24 month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Kim SS(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for 
predic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among childre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Korean J Soc Welf Stud 32, 65-95

Kim SK(2005) The study of between tne state of things 
and rearing stress of mothers who have infants with 
developmental delay.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im YE(2013)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elf-control on smartphone addicted mothers with 
infants. : includ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2006) 
Internet addiction survey

Kwon MH(2013) Toddlers’ use of touch screens and their 
behavioral problems.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Lee HC(2001) (A) study on developing the internet game 
addiction diagnostic scale and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internet game 
addiction. Ph.D Thesis, Korea University

Lee JH(2007) Between the mother and the rearing of 
children and the mother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relevant research.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Lee KS, Jung KM, Park JA, Kim HJ(200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K-PSI-SF). Korean J Korea Psychol Soc 
Woman 13(3), 363-377

Lee YH(201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f mothers and depression, anxiety, and 
secure attachment of children.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e YM(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rtphone 
usage habits of children and mothers and the attention 
concentration and self-control of children.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Lim YJ(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nn MB, Thornburg KR(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 
Care 27, 451-464 

Morahan-Martin J(2008) Internet abuse: emerging trends 
and lingering questions. In A. Barak(Ed). Psychological 
aspects of cyberspace: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32-69.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k IS(2012) Relations among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oddler’s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Park JA(2015) The effect of smartphone us age habits of 



312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8권 2호 2017

young children and mothers on creative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Park SH(2004)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mother-child self-esteem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their perception of family relation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Seo HS(2014) Parenting stress, parenting knowledge, and 
smartphone use of mother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hields AM, Cicchetti D(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 Psycho 33, 
906-916

Stieger S, Burger C(2010)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n the context of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 
Behav Soc Networking 13(6), 681-688

Sung JW(2011) Mother’s parenting guilt relationship 
variables; Depending on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the child’s developmental stage.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Thomson RA(1990) Emotion and self-regulation. In R. A. 
Thompson(Eds.), Socio-emotional development. 
Nebraska Symposium Motivation 3, 367-467

Vandell DL, Corasaniti MA(1990) Variations in early child 
care: Do they predict subsequent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ifference? Early Childhood Res Quart 
5(4), 555-572 

Yim EM, Lee SY(2002) Adolescents’ computer/internet use 
and parent - adolescent conflict. Korean J Educ Psychol 
16(2), 143-258

Yoo JH, Lee KN(2017) Temperament,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self-regulation. J Future Early 
Childhood Educ 24(1), 277-303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양육죄책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I.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고찰
	Ⅳ.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