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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

게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마트 기기 한 대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 학업, 소통, 여가 활동을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이용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

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으

며,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이 형성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지속적 증가와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23년부터 초등 1

학년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진단조사를 시행하

게 되었습니다. 초등 1학년 진단조사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 습관과 보호자의 양육방식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단조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초등학교 1

학년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였

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각 지역

의 미디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물의 현장 활용도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과 관련된 참고문헌을 꼼꼼히 조사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실제 학부모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차례 초등학교 1학년 진단

조사 관심군 가족을 모집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실제 참여한 가족과 시범운영 지

도자로부터 높은 만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본 프로그

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 외에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가족 내에서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

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해주신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학계 및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금창민 교수님과 본원 연구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

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

적인 도움이 되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사용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1 연령 자녀와 보호자를 대

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초등1 연령 자녀의 인터넷·스마트

폰 과의존의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팀을 구성하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 고찰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전문가 및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 방

식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검토한 중

독과 관련된 이론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계 및 현장전

문가들에게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초안을 토대로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 후 전문가 감수를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는데, 2023년 9월 1

일에서 17일 사이에 총 2회 각각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총 30명이 참여하였으며, 부모 

1인과 초등학교 1학년 자녀 1명이 쌍으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차 척도, 가족적응력과 응집력 평가척

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사전, 사후, 추후(종료 3주 후)에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캠프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하여 캠프 참여 직후(사후), 3주 후(추후)가 모두 유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

트폰 과의존 및 가족기능,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가 추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와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1 연령의 미디어 과의존 관련 집단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재

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과의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하였고, 가

족 단위의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의 기능 및 의사소통을 

향상시켰다. 또한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초등1 연령, 기족치유캠프, 부모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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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 시대는 네트워크의 발달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학교나 회사 개인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학업, 업무, 금융, 여가 등 일상생활 전반에 편리한 생활을 영유하고 

있으며, SNS의 확산으로 편리하게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이용과 의존 현상은 균형 잡힌 삶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스스로 조절이 

어려운 유아, 청소년 등의 지나친 스마트 기기 사용은 건강, 심리,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

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에 육박하고 있으며, 만 3세 이상 국민 5,090만 명 중 9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9세가 92.0%, 10대가 

99.4%, 20대가 99.9%로 대부분의 유·아동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만 3세 이상 전체인구의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은 20.7시간

으로 5년 전에 비해 5시간가량 이용량이 증가했다. 

최근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에 따르면 우리

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2%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

동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보다 높

은 28.4%로 나타나 전 연령대 대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

로 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주요 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자녀의 스마트폰 이

용 훈육 방법을 잘 몰라서(3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

한 훈육시간 부족(33.0%), 부모의 편의에 의한 스마트폰 사용 방임(20.0%), 스마트폰을 대

체할 다른 놀이 환경의 부족(10.9%) 순으로 응답하였다.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아동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다

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시력 저하 등 일

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동기에 이루어져야 할 신체 발달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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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 우울, 공격성과 같은 정신건강, 가족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

양한 문제들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 우려와 심각성이 크다(정송화, 이경은, 하나영, 2022). 

초등학생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울(김주연, 2002; 

조희숙, 2008), 자기통제력(이경님, 2002; 강란혜, 2008), 낮은 자존감(김혜원, 2001; 박선

아, 2011) 등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되어 

있어 부모의 영향을 쉽게 받는 위치에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이다(장미경, 이은경, 2007). 이와 같은 이유로 부모의 양육태도(조한익, 2011; 

박화자, 2006),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방희정, 조아미, 2003), 가족기능(박선아, 2011)과 

같은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 관련된 연구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미디

어 매체에 대한 인식이 자녀들의 이용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이정림, 2013; Park 

외, 2014) 부모가 스마트폰 이용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소희, 2013). 즉, 부모의 영향력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

마트폰 과의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동 변화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활 속에서 함께 실

천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장진주, 2014).

앞서 기술한 유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여

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2023년도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

상을 초1(보호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2011년도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 결과 

위험군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의 

경우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1학년 연령을 대상으

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23년 진단조사

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초등1 연령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개발된‘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는 가족 전반의 변화가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또는 

부모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미디어 사

용조절을 위해 부모자녀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

치유캠프는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원하는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 지역의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과 부모를 모집하여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영

주체가 다르더라도 프로그램 효과성이 일관적으로 확보되기 위해 구조화된 프로그램

을 개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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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개발은 미디어 사용 조절에 어려움

이 있는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

유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과 치유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연령과 보호

자를 대상으로 한 캠프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워크북, 이

러닝 콘텐츠의 내용구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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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등1 연령의 발달적 특성

아동기는 발달의 전 영역에 있어서 인성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경

험은 이후 발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발달 단

계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1 연령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아동기 인지적, 심리‧사회적, 신체적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하며,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등1 연령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또래 및 교사 등 가족 이외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

이 증가하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활발해지면서 관계를 통한 성취감, 만족감 등이 정

서와 인지, 대인관계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아동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로 자기존재의 유능함을 발휘하고자 매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이다. 교사나 부모의 칭찬에 민감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가정만큼 중대해지며, 또래와의 

애착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비중이 더욱 커진다.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며, 아동기에 형성된 건강한 또래와의 애착은 이후의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생활까지 이어지는 주요한 발달과업이다.

비록 학령전기에 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가 가족관계에서 

학교환경으로 확대되고 가정 이외의 환경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사회‧인지적 발달에 광

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고학년에 비해 초등 저학년의 경우 여전히 부모와 형제자매 

같은 가족구성과의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Rosen, 2018), 아직 부모

와의 관계가 또래에 비해 더 친밀해 아동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시기이다(장영애, 박주은, 2011).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조절과 같은 아동

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초기 또는 예비 사용자인 저학년 시기부터 신체·정서적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예방적 개입은 꼭 필요하다(김효숙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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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1 연령의 발달적 특성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하나의 문화이자 사회화의 도구가 되었다. 초등학교 저

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5년 25.5%에서 2018년 37.8%로 증가하였고, 이용시간도 

2015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는 등(김윤화, 2018)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 연령이 하향

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경험을 가능

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의 기능도 있으나, 인터넷 게임중독, 사이버 도박, 소셜미디어 중

독 등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

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연령이 어릴수록 부정적 영향이 더 치명적이다. 초등 저연령은 

청소년과 성인보다 인터넷게임 등에 의존하는 확률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과

몰입 및 중독양상이 더욱 심화되므로(김승옥, 유구종, 김민경, 2009) 초등 저학년부터 인

터넷게임 과몰입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기는 건강한 인격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지향해야 하는 시기이다. 즉, 가정, 학교 

등의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성격을 형성해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자신이 속

한 집단의 가치와 규준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기르며, 부모를 포함하여 교사와 같은 성

인으로부터 자신의 역할 모델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의 양육방식

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처럼(김윤경 외, 2021; 

Seetharaman & Rageswari, 2022) 부모의 양육방식의 다양한 측면들이 아동의 인터넷‧스
마트폰 이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초등1 연령은 초등학교를 입학하

는 시기로 유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입학 전후에 보호자의 양육

불안감이 높아진다(신수희, 2018). 반면 이 시기의 성공적인 적응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초등1 보호자에 

대한 양육지도와 함께 가족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초등학생들의 개인적

인 성향과 특성은 중고등 연령의 대인관계나 학업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미디어 과의존 

문제의 특성상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조한익, 2011). 

미디어기기는 즉각적인 시각적‧청각적 자극을 제공하므로 아동으로 하여금 무조건적, 

비판적으로 과몰입되게 하고(김지혜, 2013; 이순화, 2014) 테크놀로지에 의존적인 인간이 

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이미정, 2013).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유

발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등1 연령의 발달에 적절하고 균형적인 미디

어 사용을 위한 청소년상담과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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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요인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충동성, 스트

레스, 우울 등과 같은 개인심리적 요인과(강희양, 박창호, 2012;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변명선, 2014)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지지, 스마트폰의 특성 등과 같은 

환경 또는 매체 요인이 있다(서지혜, 2012; 천은주, 2014). 이 중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원

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양육태도였는데 이는 충동성과 더

불어 연령과 관계없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통제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이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으로(이경님, 2000), 행동을 통제하

기 위한 내재적 언어나 심상 같은 정신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Berkowitz, 1982).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은 충동적이고 유혹에 저항하거나 만족을 지

연시키는 능력이 부족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미디어 중독에 쉽게 노출

된다(김남숙, 2002; 이지연, 2011; 이계원, 2001). 따라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 중 충동적 사용과 현저성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

한 요소이다. Aronfeed(1976)는 아동의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해 고려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은 자신의 사회화에서 중요한 성인, 부모 

등의 양육자와 따뜻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꺼이 성인의 요구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둘째, 아동의 인지적 요인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즉 자기통제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행

동의 규칙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벌과 보상 같은 학습의 

원리들이 아동의 자기통제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몽숙, 2009, 재인용). 따라서 

아동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따뜻

한 관계를 맺고 부모와 연계해 아동이 자기통제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야 한다. 더불어 아동에게 자기통제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

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활동결과나 성취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

다(김희진, 2014). 다수의 선행연구(변명선, 2014; 김연정, 2014; 조권형, 2014)에서도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장애와 

내성, 금단을 경험하고, 부의 양육태도를 적대적으로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금단과 내

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은주, 2014).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청소년과 대학

생에게 대인관계나 또래의 영향, 우울과 스트레스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크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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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 저학년의 인터넷 중독원인을 확인한 다수의 연구에서

는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김선영, 2005; 문영임, 

구현영, 박호란, 2005; 백지은, 2009; 이미영, 2006; 정은숙, 심문숙, 2012; 허상구, 2009). 

매체 중독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부모 중재유형 등

이 매체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이 밝혀졌고(구현영,  2013), 아동의 미디어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자식 관계 개선을 위한 적절한 미디어 교육 가이드 북, 육아에 

대한 지침 또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김영숙, 2013). 해외 

연구에서도 자녀를 온라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미디어 

영역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Mesch, 2009; Rosen, Cheever & Carrier, 2008), 자녀

를 보호하면서도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병적 인터넷 사용과 부정적 상

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ng, Li, Liau & Khoo, 2015).

초등 저학년은 발달적 특성상,  또래와 같이 놀고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자기존재

의 유능함을 발휘하고자 매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

만이 아니라 타인의 욕구도 존중해야 함을 배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좋아하지 않는 일도 참고 하는 것을 학습하는 시기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기 통

제력을 키워 충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사나 부모의 칭찬에 민감하며(최요한, 2013), 부모의 사고

와 행동을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 부모의 행동을 쉽게 모방하는 특성이 있다(김문신, 김

광웅, 2003; 남재희, 2004). 즉, 아동은 부모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고, 양육자의 

스마트폰 습관이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윤미, 2014). 또한 아동은 부모와 상호

작용을 시작하면서 부모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보고 경험하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

을 이해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김문신, 김광웅, 2003; 

남재희, 2004). 특히 인터넷게임장애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은 남자보다 여자 자

녀에게 더 강력할 수 있으며(Choo, Li, Liau, & Khoo, 2015; Wallenius & Punamaki, 2008), 

부모의 우울과 고위험 인터넷게임장애가 자녀의 정서적 문제와 인터넷게임장애 발병률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21).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다수의 연

구에서 부모의 모니터링과 청소년의 중독문제가 영향이 있음을 밝혔으며(Kaltiala-Heino, 

Koivisto, Marttunen, & Fröjd, 2011; Wang, Dishion, Stormshak, & Willett, 2011), 게임사용

에 관한 부모의 규제에 있어 남자 자녀의 경우 규칙정하기, 여자 자녀는 규제하기가 더 

효과적인 양육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Bonnaire & Phan,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7)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모가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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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유아동, 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5.4%로 일반

군의 20.2%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해외에서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휴대폰 사

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대만은 법을 통해 만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사용을 금

지하고 있으며 2~18세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을 보이면 부모와 보호자에게 벌

금(약 171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18개월 이하는 디지털기기

사용 금지, 18~24개월 및 24~6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각 1일 30분 이내와 1시간 이

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도 스마트폰 사용시작 연

령을 중학교 1~2학년으로 권고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8.10.3.).

정리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시기이며 자신

을 통제할 수 있는 자아조절 능력도 발달하지 않아 실제 현실과 다른 온라인상의 가상 

세계에 대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다(허상구, 2009). 따라서 초등

학교 저학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과 자기통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장기적 태

도 변화를 꾀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및 학교 환경을 아동이 미디어 과의존에 빠

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삼아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프로그램 접근 이론

가.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과의존의 주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인인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해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이론을 기반으로 접근하였다. 자기결정성이

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와 안녕감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세 가

지의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면 내재

적 동기가 유발되어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수행, 그리고 끈기 등이 촉진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자기결정성은 선택의 경

험과 관련이 있는 역동적 개념이며(Ryan & Deci, 2000),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으

로, 개인의 강점과 한계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부의 힘을 인지

하고, 선택을 확정하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이순례, 2020). 자

기결정적이기 위해서는 처한 환경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행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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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하기 때문에 자기결정성은 자율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김아

영, 2010). 이러한 자기결정성은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ci & Ryan, 1985).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 과정의 연속체를 동기와 조절

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동기화는 무동기에서 출발하여 외재적 동기를 내재적 동기로 내

재화시키는 연속선상의 역동적 과정을 말하며, 무동기 상태를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 내재적 동기 상태를 자기결정적인 상태로 인식하여 내재적 동기로 갈수록 자기결

정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안경란, 2020).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

적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조절되며, 그 조절의 수준에 따라 내재동기와 외재동

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한다.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수록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

된다. 또한 이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심리욕구로 자율성

(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그리고 관계성(relatedness)에 대한 만족 경험을 강조하

고, 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은 자기결정성을 통한 내재동기의 발생을 자극하

게 된다고 주장한다(Deci & Ryan, 1985; 2000; Ryan & Deci, 2000). 세 가지 기본욕구는 

보편적이고 획득되는 동기라기보다는 선천적 필수 조건이며, 이들 기본적 욕구를 통하

여 개인의 건설적인 사회성 발달과 개인 내적인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성장하고 통합하

는 자연적 성향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Deci, 2002). 

자율성(autonomy) 욕구는 개인이 행동을 시작해서 유지하고 조절할 때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욕구이다(Ryan & Grolnick, 1986). 자율성은 행동선택의 자유와 그것

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

다는 의미이다. 자녀들이 자율적인 동기의 상태에서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세우고 사용

할수록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성이 줄어들 것이며, 스마

트폰에 집착하거나 내성과 금단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중

요 타자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스마트폰을 줄여야 하는 무동기 상태에서는 자녀들이 통

제감이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들을 스

마트폰 활용을 통해 보상받고자 스마트폰 사용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Suler, 1996). 전

춘애, 박철옥, 이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많이 할수

록 자녀가 인터넷에 더 중독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김지형(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

가 수용적이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낮고, 부

모가 무관심하고 소홀하면서 비난과 체벌을 자주 가한 가정의 자녀일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유능성(competence)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Deci & Ryan, 1985). 유능성은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 그 자체라기

보다는 개인이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유능성의 욕구는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질 때 

충족된다(김아영, 2010; Ryan & Deci, 2002). 다시 말해, 도전을 주는 환경 속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유능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키면서 내재적 동

기를 가져오게 된다(Ryan & Deci, 2000). 그래서 자기결정성 이론의 선행연구들은 유능

성을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현실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성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결핍 욕구를 충족시키려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하였다(Suler, 1996). 반면, 현실 속에서의 자기 효능감

이 낮다면 문제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덜 하고 가상공간에 더 많이 참여하여 자기효

능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Kraut et al., 1998)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

성이 크다고 하겠다.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조해연, 2001)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윤진, 2002). 

관계성(relatedness)은 소속의 욕구처럼 대인 관계적 유대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

려는 경향성이다(Baumeister & Leary, 1995). Suler(1996)는 가상공간 속 만남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보았고, Young(1996)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의 특성과 관

련하여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망

이 좁거나 고독한 사람일수록 누구와도 익명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

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을 얻으려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보다 심리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더 많이 느낀다고 공통으로 언급

하고 있다. 가족의 지지가 약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해경, 2002), 가족응집력이 인터넷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

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이해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대체하기 위한 탈출구

로 인터넷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심란희, 2004).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부모

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가정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든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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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적용하여 청소년과 가족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며, 특히 저

연령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녀의 자기결정성

을 높이는 부모 양육 프로그램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나. 동기균형이론(motivational balancing theory)

동기균형이론에서는 중독행동의 모든 단계에서 중독자 나름의 자기조절을 하고 있다

고 본다(신성만, 박명준, 2018). 즉, 중독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적응하고, 중독

행동과 일상의 다른 요구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

다. 이 같은 관점은 기존에 질병모델에서 중독자들이 무력하고 피동적인 존재로 보았던 

것과 달리, 이들을 능동적, 주체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러한 관점의 변화는 중독으로 인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중독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개인

의 동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중독에 관한 동기로 불안, 우울, 짜

증 등을 완화하는 정서조절(이홍표, 2004)과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오락, 자기표현

(전범수, 이정기, 2014)등을 언급하였다. 여러 동기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인간이 자율성, 관계

성, 유능성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려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개인의 성장 및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기본 심리욕구 

좌절은 이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부적응적 시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Vansteenkiste & 

Ryan, 2013), 중독행동이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흡연, 알콜남용, 폭식 등의 부적응적 시

도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Sheldon과 Niemiec(2006)은 자율성, 관계성, 유능

성 각각의 심리적 욕구 충족뿐 아니라 욕구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본

심리욕구의 충족 수준이 동일할지라도 욕구 간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주관적인 안녕감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각 기본심리욕구와 중독과의 

관계뿐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들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Ryan과 Deci(2008)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충족되면 긍정적 목표를 달성하고 부

정적 목표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활성화된다고 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목표감

(sense of goal)이라고 명명하고, 자기결정이론의 3가지 기본심리욕구에 목표감을 추가하

여 기본동기로 하고, 기본 동기간의 균형과 역동에 관해 설명하였다(박상규 등, 2017). 

동기균형이론은 최초의 심리적 동기인 자율성과 소속감이 한 축, 기능적 측면의 동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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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감과 목표감이 또 다른 축을 이룬다. 이 두 개의 축은 상호 작용하며 전체적인 동

기균형을 이루는데, 자율성과 소속감의 안정적인 균형을 통해 유능감이 경험되고 유능

감은 목표감의 확장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 목표감의 확장은 자율감의 확

장을 유도한다(Hatvany, Burkley, & Curtis, 2018). 박상규 등(2017)은 이러한 기본 동기 간 

균형이 무너져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나, 그 시도가 역기능적일 때 중독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율감과 유능감을 역기능적으로 추구할 경우, 강박증상

을 보이며 자율감과 목표감을 역기능적으로 추구하여 충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박상

규 등, 2017).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대인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지속해서 경쟁상황

에 있다 보면, 인터넷 게임 행동을 통해 무너진 기본 동기간 균형을 되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기본 동기 간 균형이 되찾아질지 몰라도 

현실세계에서는 여전히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과 같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프로그램

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기존 저연령 집단상담 프로그램

국내에서 개발된 저연령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자기

조절이론,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이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

면 표 1과 같다.

구
분

연구자
발표
연도

이론
회기
수

연구
대상

프로그램 구성요소

1
최요한,
유형근 2014 통합접근 10회기 초2 자기통제력 향상, 사회성 증진,

우울감 감소, 충동성 감소

2
전소영,
오승진 2015

미술
치료 14회기 -

친밀감 형성 및 흥미유발,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

자아존중감 및 목표의식 향상

3
김효숙,
유형근,
남순임

2015 통합접근 12회기 초2 스마트폰 인식, 자기통제력
향상, 충동성 조절, 가족관계

4
정송화,
이경은,
하나영

2022
자기조절
이론 8회기 초1~6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강화, 자기통제

표 1. 초등 저학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집단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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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유형근(2014)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자기통제력 향상, 사회성증진, 

충동성과 우울 감소를 목표로 총 10회기 부모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인터넷의 해

로운 점을 알아보고 생활 계획표, 올바른 선택에 대한 활동을 하며 자기통제력을 향상

시킨다. 인터넷을 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과의 약속을 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

록 한다. 협동 놀이와 나와 타인이 다름을 느끼며 사회성을 증진하도록 하고, 자신의 대

표 장점을 찾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소영, 오승진(2015)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중독 초등학생의 중

독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4회기로, 초기단계에서는 친밀

감 형성과 흥미유발에 중심을 두었다. 중기단계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감정을 

표출하며 타인이해와 수용을 통해 충동성 감소,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 종결단

계에서는 성취감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키고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 중독성 감소에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하위영역 중 일상생활 장애, 내성, 금단현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효숙, 유형근, 남순임(2015)는 저학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총 12회기 부모연

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장점, 단점과 과도하

게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알아보고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을 살펴보며 스마

트폰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기 단계에서는 자기 통제력 

향상과 충동성 조절을 목표로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나만의 스마트폰 규칙을 세

우고 자신의 장단점을 찾고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보게끔 하였다. 이후 가족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을 찾으며 가족관계를 다루는 회기로 마무리가 된다. 

부모는 1회기에 함께 참여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회기에서는 회기별 목표에 맞추어 과제를 수행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현저성, 충동·강박적 사용, 내성, 대인 간 갈등 영역에서 실험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송화, 이경은, 하나영(2022)는 자기조절이론에 근거한 총 8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자기조절 지식과 개념을 지도하여 자기조절 

개념을 갖게 한 후 자기조절 개념을 일치된 행동으로 옮겨보며 직접 연습할 기회를 제

공하였다. 획득한 자기조절 실천력과 행동력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면서 정확한 

목표 설정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관련 기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저연령 초등학생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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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주로 개입을 하였다. 낮은 연령일수록 가족, 환경 변인이 인터

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주요변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저연령 초등생과 부모

가 함께 개입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안활동 모색, 가족과 개인의 상호

작용 등의 접근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부모가 개입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

회기에 부모가 참여하고 나머지 회기에서는 과제로 참여하는 방식이라 가족 간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저연령 대상(초1~3) 프로그램의 

수가 미비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초1 연령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활동을 충분히 경험하고, 보호자와 함께 가족 

관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기존 가족캠프 프로그램

대체로 인터넷 과의존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내성적인 성

격으로 인터넷 이용 외의 현실적인 대인관계가 적으며, 집중력 부족, 분노 등의 충동성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대처할 수 있는 놀

이나 여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인터넷 과의존과 

관련한 캠프 프로그램들은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과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의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개입적인 프로그램의 두 가지 큰 맥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캠프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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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캠프명
실시
년도

대상 기간

프로그램 구성요소
진행
방식

청
소
년
집
단
상
담

부
모
집
단
상
담

체
험
활
동

가
족
프
로
그
램

심
리
극

음
악·
미
술·
웃
음
치
료

의
사
소
통
교
육

인
터
넷
사
용
교
육
▼
청
소
년

인
터
넷
사
용
교
육
▼
부
모

예
방

치
료
적
개
입

1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캠프

2004

만7세
이상
청소년
및
부모
100가
족

2박
3일 O O O O

2
인터넷중독
숲치유
가족캠프

2010

초등생
및
부모
40가족

2박
3일 O O O O O O O

3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log in forest
camp"

2011
아동
청소년

2박
3일 O O O

4

Good-Bye
게임중독
“신나는
인터넷
쉼터캠프”

2011

초등생(
3~6)
및
부모
30가족

1박
2일
(1차)
/2박
3일
(2차)

O O O

5

건강한
인터넷
사용과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치유캠프

2011

초등생(
4~6)
및
보호자
10가족

2박
3일 O O O O O

표 2. 초등학생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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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화진흥협의회(2004)에서 실시된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캠프』는 만 7세 이상

의 청소년과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운영되었다. 캠프 프로그램의 목적은 

게임을 통한 가족 간의 유대 증진 및 세대 차 해소, 학부모의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체험을 통해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 모색, 게임을 온 가족이 

구
분

캠프명
실시
년도

대상 기간

프로그램 구성요소
진행
방식

청
소
년
집
단
상
담

부
모
집
단
상
담

체
험
활
동

가
족
프
로
그
램

심
리
극

음
악·
미
술·
웃
음
치
료

의
사
소
통
교
육

인
터
넷
사
용
교
육
▼
청
소
년

인
터
넷
사
용
교
육
▼
부
모

예
방

치
료
적
개
입

6
신나go!
즐겁go!
함께하go!

2012

초등생(
4~6)
및
보호자
12가족

2박
3일 O O O O O O O

7

인터넷
어린이
수비대
숲캠프

2012

취약계
층
초등생
30명

3박
4일 O O O O

8

인터넷
가족캠프
“통하는 가족
e-야기”

2012

중학생
및
보호자
10가족

1박
2일 O O O O O O

9
인터넷 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
2012

초등생(
4~6)
및
보호자
25가족

2박
3일 O O O O O O O O

10
게임문화
가족캠프 2017

100여
명

1박
2일 O O O O O

11
저연령
청소년

가족치유캠프
2020

초등생
(2~3)
및
보호자
23가족

2박
3일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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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즐기는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으며, 가족게임대전, 가족 보드게

임, 레크리에이션, 청소년 게임대전, 프로게이머와의 대화, 자녀 게임이용지도 방법, 게

임체험, 우리 가족만의 게임 만들어보기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녹색문화재단(2011)에 실시된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가족 숲 치유 캠프』는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가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씩 각각 2회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 캠프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행동치유 프로그램, 숲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었다. 캠프의 목적은 가족과 함께하는 숲체험의 긍정적인 대안경험을 통해 인터넷 중독

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족과 또래 치유를 통해 가족 갈등을 해소하고 또

래관계를 향상하고자 하였다. 1회차에는 청소년 집단상담, 부모상담 및 연극놀이와 웃

음치료, 숲과 친해지기, 세족식 등이 구성되었으며 2회차에는 인터넷 과다사용 특강, 인

터넷 중독 극복 체험기, 가족상담, 소시오드라마, 숲에서 배우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되었다. 캠프의 효과성은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의 형태로 3회 평가가 시행되었

으며, 효과성 평가 결과 Young척도, K-척도, 사회불안척도는 캠프 전에 비해 2번의 캠프 

시행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ADHD 평가척도, 행동장애평가척도, 아동행동

평가척도는 유의하지 않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가족관계 척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한국녹색문화재단, 

2011).

『log in forest camp』는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인터넷 과다사용

으로 인하여 학업지장이나 건강약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웃도어 리더쉽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인터넷 과다사용문제

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교육을 통해 가족관계증진과 인터넷중독에 대한 치

료와 예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Log in forest camp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

으며, 참가아동을 위한 2박3일형 캠프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당일형 교육으로 구성

되어 있다. 참가아동들은 2박3일 동안 겨울 숲에서 진행되는 아웃도어 리더쉽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인터넷 과다사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숲속트래킹, 숲속 미션

수행, 목재 카프라 만들기 등 체험과 관련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연합뉴스, 2011.01.06).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Good-Bye 게임중독 『신나는 인터넷 쉼터캠프』(2011)

는 캠프를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인터넷 이외의 대안활동을 경험

하고 참여한 청소년들과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켜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캠프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 중 2~3회기를 활용하여 실시되었으며, 감정조절·시간활용 능력·인터넷 



18

활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 습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특강과 함께 눈썰매타기，오리엔티어링，요리경연대회，담력훈련 등의 체험활

동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충청남도광역시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한 건전한 인터넷 사용과 가족기능 향상을 위

한 가족치유캠프(2011)，신나go!즐겁go!함께하go!(2012) 캠프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 가족

을 대상으로 사회와 소통의 발판 마련 및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올바른 컴퓨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1년에는 생애주기별 가족 집

단상담과 음악치료, 댄스테라피, MBTI의 가족프로그램과 갯벌 생태체험, 도미노 등의 체

험프로그램, 부모교육으로는 십대와 통하는 대화법, 청소년교육으로는 건강한 인터넷 

사용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2012년에는 청소년/부모 집단상담, 음악치료와 가족놀이 

프로그램의 가족프로그램, 포크댄스, 서바이벌, 도미노 등의 체험활동 및 건강한 인터넷 

사용법 교육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인터넷 어린이 수비대 숲캠프(2012)는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산

림청，문화체육관광부，SK커뮤니케이션즈 각 부처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합한 민관

협업형태로 추진된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으로 한국 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총 6회 운영되었다. 인터넷 어린이 수비대 숲캠프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에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통해 자신

의 문제를 예방·치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수비대’(인터넷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지

키는 사람)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인터넷 사용습관 파악, 숲에서 나를 

찾기, 인터넷 중독 폐해 인식, 스트레스 조절 및 대안활동 모색, 체험활동, 인터넷 게임

관련 비합리적 사고 확인, 인터넷 게임 사용 조절 활동 경험, 진로프로그램을 통한 인터

넷 사용 조절 결심, 나의 목표 발표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캠프의 효과성은 사전·

사후평가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역기능적 인터넷 사용신념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게임조절 자기효능감, 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는 않았으나 평균에서 우울은 감소하였으며, 게임조절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2012)에서 실시된 『통하는 가족 e-야기』는 중학생 자

녀를 둔 10가정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캠프를 진행하였다. MBTI를 통해 가족구성원을 

이해하고,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조절 프로그램, 

가족티셔츠 만들기 등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인터넷 외 대안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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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해 봄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에서 개발한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는 

초등생(4~6학년) 및 보호자 25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집단, 부모 집단, 가족

집단으로 나누어 캠프를 진행하며, 청소년 집단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이해, 나의 꿈 탐

색,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 자기조절에 대해 다룬다. 부모집단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이해, 청소년 자녀의 발달적 특성 이해, 자녀의 인터넷 사용동기 이해, 양육태도 

점검, 자녀와 효과적 소통 방법이 구성되어 있다. 가족 집단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상대

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직접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을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안활동을 모색하여 인터넷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도 탐색해 보도록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7)에서 실시된 『게임문화 가족캠프』는 10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게임 문화 이해, 게임 콘텐츠 체험, 보드게임 체험, 게임 골든벨 

등 부모 자녀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저연령 청소년 가족치유캠프』(2020)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한국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을 저연령 청소년(초등 2~3학년)에 맞추어 재편성한 프로그램

이다. 청소년 집단, 부모 집단, 가족 집단으로 나뉘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인터넷·

스마트폰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의사소통, 감정과 요청사항 전달 방법에 대한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집단은 자녀의 발달적 특징, 양육태도 점검, 효과적 소통 방법

에 대한 내용이며, 가족 집단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소통방법을 적용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기존 캠프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

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관련 교육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프로그램이 대다수였으며, 초등학생 대상 캠프의 경우 연구를 통해 구성되고 그 효

과성을 측정한 캠프는 거의 없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의 경우, 부모

에 대한 개입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으로 구성된 캠프가 주

를 이루었으며 부모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캠

프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 보호자집단을 

구성하여 대상별에 맞춘 개입(대안활동,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고, 가족집단을 통해 가

족 간의 상호작용을 다룰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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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가.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매뉴얼 개발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김

창대 등(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의 3단계를 적용하였다.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

존 가족치유캠프 매뉴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획단계로 목표수립, 문헌연구, 요구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였다. 목

표수립단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 진

행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팀을 구성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인터넷중독예방상

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문헌연구단계에서는 국내외의 관련된 선행연구 및 미디

어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며, 프로그램 구성 원리를 탐색하였다. 현장 요구분석 

단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족치유캠프에

서의 도움 되는 점, 개선점 및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 형태 등을 파악하였고, 실제 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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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목표 수립
▪ 프로그램 개발 연구팀 구성
▪ 프로그램 목표 수립


문헌 연구 ▪ 관련 선행연구 고찰


요구 분석

▪ 기존 프로그램 평가 분석
▪ 다면적 요구 분석
- 현장전문가 요구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초1 보호자 요구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모형개발

구성

▪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및 조직원리 추출
▪ 프로그램의 운영원리 추출


내용 구성

▪ 프로그램 요소 조직 및 활동 내용 구성
▪ 학계 전문가의 안면 타당도 평가
▪ 프로그램 초안 개발



실시
및
평가

예비연구 ▪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평가 및
수정․보완

▪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에 따른 수정․보완


▪ 최종 프로그램 개발완료
(매뉴얼, 워크북, 교구재 등 포함)

개발완료

[그림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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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단계

가. 현장전문가 대상 요구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 현장전문가 대상 요구조사

가)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실무자, 팀장, 외부강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답변을 종합하였다. 조사 참여 인원 및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하

였다. 설문 문항은 초등1 연령 대상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및 고려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부록1에 첨부

하였다.

구분 명(%)

성별
남자 6(30%)

여자 14(70%)

연령

20대 1(5%)

30대 12(60%)

40대 4(20%)

50대 3(15%)

학력

학사 졸업 3(15%)

석사 과정 1(5%)

석사 수료 2(10%)

석사 졸업 10(50%)

박사 과정 1(5%)

박사 수료 1(5%)

박사 졸업 2(10%)

전공

상담학 12(60%)

교육학 4(20%)

심리학 2(10%)

청소년학 1(5%)

미술치료 1(5%)

표 3. 현장전문가 설문조사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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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실무자, 팀장, 외부강사로부터 받은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

견은 표 4와 같다.

구분 의견사항
가족치유캠프 기간 Ÿ 1박 2일

한 회기의 시간 Ÿ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30~40분 내외로 구성

가족치유캠프 1일차
마무리 시간 Ÿ 초등학생 1학년의 취침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7시에 마무리

내용 구성

Ÿ 기존 가족치유캠프와 달리 참여도 있는 집단상담 형태의 부모교육
Ÿ 초등 연령 중에서도 가장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1 연령임을
고려하여 보호자 교육에 초점

Ÿ 인터넷·스마트폰 외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대안활동
Ÿ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는 대안활동 경험 제공
Ÿ 마무리 단계에서의 가족규칙 정하기를 통해 가족치유캠프의 목적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Ÿ 초등 1학년에 맞는 용어 선정

기타 Ÿ 초등 1학년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일정으로 구성 필요
Ÿ 가족 상담이 필요할 경우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필요

표 4.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상담 경력

1~3년 4(20%)

3~5년 5(25%)

5~7년 4(20%)

7~10년 3(15%)

10년 이상 4(20%)

가족치유캠프 참여 경력

없음 1(5%)

간접 경험 있음 2(10%)

1회 경험 있음 6(30%)

2회 경험 있음 8(40%)

3회 이상 경험 있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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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참여자

가족치유캠프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23년 4월 20일에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일

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구분 대상 지역 성별 연령 상담 경력
가족치유캠프
진행 경험

현장
전문가

A 경상북도 여 40대 상담경력 16년 3회
B 서울 여 30대 상담경력 5년 3회
C 경기도 남 30대 상담경력 7년 2회
D 전라남도 여 50대 상담경력 11년 3회

표 5.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질문지 구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는 다수의 미디어 중독 연구 및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 심리학·교육학 박사 수료자 2인, 상담심리치료학·아동가족학 

석사 2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여 협의

가 이뤄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3) 인터뷰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은 연구진 중 프로그램 개발 및 면접 경험이 많은 1인과 상

담심리전공 교수 1인이 인터뷰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상담학, 교육학 등 석사학위

소지자 2인, 박사 수료자 1인이 보조하였다. 인터뷰 소요시간은 75분 진행되었으며, 인

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의 경우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축어록과 인터뷰 진행자가 작성한 현장 기록

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5인이 전사된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여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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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

인터뷰 결과 ‘저연령 개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족치유캠프 운영 시 보호자

의 요구’, ‘가족치유캠프 형태 및 내용’의 3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별로 내용

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내용

저연령
개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집중력 부족 Ÿ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 매체 이용

보호자와 분리가 어려움 Ÿ 프로그램 도중 보호자를 찾을 수 있음

언어 표현 한계 Ÿ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매
체를 이용한 상담 필요

보호자의 태도

Ÿ 보호자의 태도에 따라 효과가 많이 달
라짐

Ÿ 보호자와 저연령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

안전 유의
Ÿ 쉬는 시간에 많은 인원이 뛰어다니고
한 가지 활동이 몰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함

가족치유캠프
운영 시
보호자의
요구

미디어 관련 양육 방법 Ÿ 세세하고 구체적인 미디어 관련 양육
방법

과의존 상태 판단 기준 Ÿ 아이의 미디어 과의존 여부 판단기준

지속적인 추후 모임 Ÿ 지속적인 추후모임을 통해 심화된 양육
정보

가족치유캠프
형태 및 내용

프로그램 운영시간 개선 Ÿ 기존 시간표(9시~21시) 개선 필요
Ÿ 저녁 이후에는 자유시간 제공

보호자

집단상담 형태 Ÿ 집단교육의 형태보다는 집단상담 형식
의 프로그램 선호

집단원 수 적게 편성 Ÿ 집단원 수를 적게 편성하여 함께 이야
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확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Ÿ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 편성

미디어 통제 필요성 Ÿ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기는 본질
적인 문제

청소년 대안활동 Ÿ 대안활동, 놀이 위주의 활동 구성

가족 직접 적용해보기 Ÿ 보호자가 보호자집단에서 배운 내용을

표 6.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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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저연령 개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저연령 개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전문가의 다양한 보고가 있었다. 우선 저

연령의 특성상 집중력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 표현에 한

계가 있어 매체를 이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호자와의 분

리가 어려운 아동도 있어 이에 대해 유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령인 만큼 보호자의 태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보호자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을 받아들이는 정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간극도 존재함을 보고

하였다. 캠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시, 쉬는 시간에 아동들이 한꺼번에 특정 장소, 놀이

기구 등에 몰리거나 뛰어다니는 행동 등으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였다.

“학교에서조차 40분 정도 이상의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집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고요. (집중력 부족, 현장전문가 C)”

"온라인 캠프와 대면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둘 다 집중력에 관한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

었어요. (집중력 부족, 현장전문가 D)”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집중시간을  줄이고 상담보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랑 시간을 보낼 때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었거

든요. (집중력 부족, 현장전문가 A)”

“부모님이 함께 있다가 부모님과 격리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 집단 

참여할 때 부모님을 찾는 거죠.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있는 걸 힘

들어하는 경우가 많았고(보호자와 분리 어려움, 현장전문가 C)”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보호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단체 

가족집단 시간에 실습해 보는 형태

대안활동 Ÿ 자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숲체험, 서핑
등)에 대한 만족도 높았음

가족 규칙 정하기 Ÿ 약속 정하는 활동

프로그램 나눌 시간 Ÿ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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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혼자가 됐을 때는 방어적인 자세를 좀 취하는 것 같은 느낌

이 있었거든요. (보호자와 분리 어려움, 현장전문가 D)”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는 모래놀이나 매체를 이용한 상담을 많이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언어 표현 한계, 현장전문

가 B)”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는 아이들이어서 보호자 개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얼마나 설득되어 있고 어머님들이 여기에 동기화가 얼마나 되어 있고 어머님들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직면할 수 있고, 자신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변화 정도가 많이 달라지고 치료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호자의 태도, 현장전문가 B)”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으로 … 부모님들의 욕구는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한

테는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 보니까 ‘나는 아무 문제없는데요.’,‘나는 이런 걸 해본 적

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하면서(보호자의 태도, 현장전문가 D)”

"아이들 다수가 우르르 달려들어 어떤 기구를 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막 오면서 타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안전 관련, 현장전문가 D)”

나) 가족치유캠프 운영 시 보호자의 요구

가족치유캠프를 직접 운영하며 보호자의 요구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아

동의 미디어 과의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몰라서 자녀의 과의존 정도를 파악하지 못

해 판단 기준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기존 가족치유캠프에도 자녀를 어

떻게 양육해야할지 방법은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미디어 관련 

양육방법을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심화된 양육방법에 대해 얻고 싶어 지속적인 추

후모임을 원하는 보호자도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과의존  인지의 판단 기준을 잘 못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의존 상태 판단기준, 현장전문가 D)”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터넷·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친구처럼 이용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긴 했

는데 그 교육이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이었으면(미디어 관련 양육 방법, 현장전문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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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이런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미디어 관련 양육 방법, 현장전문가 D)”

“마지막에 약속하는 것을 같이 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

지, 혹은 현실에서 어떻게 더 변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추가적인 만남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추후모임, 현장전문가 B)”

다) 가족치유캠프 형태 및 내용

기존 가족치유캠프에서 저녁 9시까지 이어지던 프로그램 시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저녁 시간에 자유롭게 보호자와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 집단은 집단교육의 형식보다는 집단 상담 형

식으로 진행하고, 집단원 수를 적게 편성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호자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편성하고, 인

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폐해 또는 양육 기술 중심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

화되길 바란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집단은 대안활동과 놀이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

되길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집단 시간에는 보호자가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도

록 하고, 자연을 즐기는 대안활동 프로그램, 가족 규칙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았다고 보

고하였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모님하고 애들이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정말 쉬는 시간

이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시간 개선, 현장전문가 B)”

“저녁 식사 후에 하는 한 시간은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 1학년 대상으로 한다면 

저녁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고 교육 프로그

램은 좀 빠지는 게 어떨지 생각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시간 개선, 현장전문가 D)”

“자연으로 나가셨을 때 스마트기기 하나도 없이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을 보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3시간 정도 드렸었는데 숲 안에서 자연을 느끼시면서 아이들하고 교감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요. (가족-대안활동, 현장전문가 B)”

“숲체원을 돌아보는 시간을 2시간 정도 가졌는데 만족도가 만점을 받았거든요. (가족-안

활동, 현장전문가 D)”

“지역적 특성을 살린 야외 체험활동으로 서핑활동이나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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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가족-대안활동, 현장전문가 A)”

“1학년이면 아이들은 대부분 대안활동, 놀이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하게 대안 놀이를 구성해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문제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통해서 애초에 

아예 문제가 보이지 않게끔 문화를 만들어 주는(청소년-대안활동, 현장전문가 C)”

“요즘 아기들이 정말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

서 정말 재미있는 놀이가 많이 있다, 흙 하나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

간을 청소년 집단 시간으로 활용해 보고(청소년-대안활동, 현장전문가 B)”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직장에서의 사회에서의 요구가 아닌 오롯이 나를 한번 좀 

들여다보고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

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호자-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현장전문가 A)”

“내용을 구성할 때 너무 인터넷·스마트폰이 주는 문제나 위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것

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 

본질적으로 진짜 위험한 이유를 알려주고 …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의논할 힘을 가지

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호자-미디어통제 필요성, 현장전문가 C)”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를 직면하시거나 변화동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

아요.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확보해 드리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

는데 … 가능하면 집단을 8명 정도로 줄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보호

자-집단원 수 적게 편성, 현장전문가 B)”

"마지막 날 협약서 작성할 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맞춰가는 과

정들이 집에서도 아이들과 마찰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거

든요. (가족-가족규칙 정하기, 현장전문가 A)”

"부모집단을 하고 나서 가족으로 다 모이잖아요. 가족으로 다시 모일 때 이 부모집단 때 

했던 것들을 실습하는 형식이 간간이 껴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

족-직접 적용해보기, 현장전문가 B)”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함께 했던 활동에 대해



30

서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만 조금 더 가족캠프에서 풍성함을 갖고 집

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가족-프로그램 나눌 시간, 현장전문가 A)”

다. 보호자 대상 사전요구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 보호자 대상 사전요구조사

가) 조사대상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 요구조사를 진행하고, 포

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요구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시

기는 4~5월로 초등 1학년 보호자의 경우 초등 1학년의 특성을 온전히 겪어보지 못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등 1학년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초등 2학년 보호자를 포커스 그

룹 인터뷰 대상자로 채택하였다. 사전요구조사는 4월 1주 동안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으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구분 대상 지역 성별 연령 저연령 관련 사항

보호자

A 부산 여 40대 초2 남아 양육 중
B 부산 여 30대 초2 여아 양육 중
C 경기도 여 40대 초2 남아 양육 중
D 경기도 여 30대 초2 남아 양육 중

표 7. 보호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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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구분 의견사항

가족치유캠프 기간 Ÿ 1박 2일

가족치유캠프 구성 Ÿ 자녀 집단, 부모 집단 나누어 운영 가능

내용 구성

Ÿ 자녀의 미디어사용조절을 위한 양육방법 교육 필요
Ÿ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Ÿ 자녀대상 미디어 사용조절에 대한 프로그램 필요
Ÿ 미디어를 대체할 활동이 없어서 어려움
Ÿ 미디어사용 지도 시 허용범위 설정, 자녀와의 갈등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Ÿ 보호자와 자녀의 평균 미디어 사용시간이 유사함
Ÿ 자녀의 경우 게임, 유튜브, SNS 등을 주로 사용함

표 8.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보호자 대상 사전요구조사 결과 요약

2) 보호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인터뷰 참여자

 사전요구조사와 동일 대상으로 5월에 1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표 7).

나) 질문지 구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는 다수의 미디어 중독 연구 및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 상담심리치료학 석사 1인, 아동가족학 석사 1인 등 본 연구진

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여 협의가 이뤄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다) 인터뷰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은 연구진 중 프로그램 개발 및 면접 경험이 많은 1인이 인

터뷰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상담학, 아동가족학 등 석사학위소지자 2인, 박사 수료

자 1인이 보조하였다. 인터뷰 소요시간은 60분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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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의 경우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축어록과 인터뷰 진행자가 작성한 현장 기록

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5인이 전사된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여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었다. 첫째는 자녀의 미디어사

용지도방법과 미디어 사용관련 양육 시 어려움, 두 번째는 가족치유캠프 참여 시 기대

하는 변화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 결과 ‘자녀의 미디어 사용행태’,‘미디

어 사용지도방법’,‘미디어 사용관련 양육 시 어려움’,‘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구

성’,‘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변화 기대’5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9에 제시하였다.

범주 하위범주 내용

자녀의 미디어
사용행태

미디어 플랫폼 Ÿ 유튜브, 밀크T, SNS앱

미디어 콘텐츠 Ÿ 게임, 실험, 사진보정

평균 사용시간 Ÿ 1시간~4시간 사용

미디어 사용 장소 Ÿ 주로 관찰 가능한 거실에서 사용

미디어
사용지도방법

스마트폰 사용 규칙설정

Ÿ 부모-자녀 간 협의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 설정

Ÿ 학습 후 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Ÿ 우선순위를 정해 할 일 이후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Ÿ 알람시계 사용
Ÿ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앱 사용

대안활동 제시
Ÿ 레고, 색종이 등 스마트폰 외 다양한
놀잇감 제공

미디어 사용관련
양육 시 어려움

조절의 어려움
Ÿ 부모가 지속해서 관찰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조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Ÿ 스마트폰 알림(SNS)에 민감

문제행동의 증가
Ÿ 좋지 않은 행동의 무분별한 수용

Ÿ 약속을 어김

부모의 양육태도
Ÿ 일관된 태도로 지도하고 양육해야 하
지만 업무, 집안일 등으로 유지하기 어
려움

표 9. 보호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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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행태

자녀의 미디어 사용행태는 일 1시간~4시간 사용하며 성별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콘텐

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게임, 유튜브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

의 미디어 사용이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주로 거실에서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저희 아이는 게임 어플을 좀 많이 깔고(게임 주로 이용, 보호자A3)”

“딸아이라 사진 보정 어플을 너무 많이 사용. 게임은 애니팡이나 아주 간단한 게임 이용. 

유튜브도 많이 봅니다. (사진보정/유튜브 주로 이용, 보호자B3)”

“평일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두었고요. 주말은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주로 거실에

서 봅니다. (거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평일 1시간/주말 2시간 이용, 보호자A5)”

“무조건 거실에서, 저랑 항상 같이 보고요. 평일에는 유튜브 학습 영화 외에는 못 보게 

하는 편, 주말에는 1시간 정도 봅니다. (거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주말 1시간 이용, 보호자

D4)”

부모의 개인적 특성
Ÿ 자녀와 관심사, 성향이 달라 함께할 만
한 활동을 찾기가 어려움

Ÿ 자신의 감정조절이 어려움

부모의 소진
Ÿ 야외활동 등을 하고 싶으나 부모의 신
체적, 심리적 소진으로 어려움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구성

자기이해 프로그램(부모) Ÿ 감정조절, 자기관리 프로그램

미디어 사용지도 방법
(부모)

Ÿ 자녀와의 의사소통/갈등해결 방법

Ÿ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

Ÿ 규칙 정하는 방법, 모니터링 하는 방법

대안활동 프로그램(가족)
Ÿ 대안활동 제시

Ÿ 놀이를 통해 세대 간 문화차이 이해

미디어사용의 올바른
이해(자녀)

Ÿ 과도한 미디어 사용에 따른 영향

Ÿ 미디어 사용 에티켓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변화 기대

관계 증진

Ÿ 부모-자녀 간 관계 회복

Ÿ 부모-자녀 서로에 대한 이해

Ÿ 또래와의 관계, 어울림의 중요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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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디어 사용지도방법

 보호자가 해 본 사용지도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사용규칙 설정, 사용시간 제한, 대안

활동 제시로 구분되었다.

“아이랑 같이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정했어요. 타이머 시계

를 사서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 사용을 종료하게 했어요. (자녀와 합의하여 사용 규칙 설

정, 보호자A4”

“가족모임 갔을 때 아이가 심심해하면 유튜브를 보여주곤 했는데, 점점 사용시간이 늘어

나 요즘에는 휴지로 비행기를 접거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보고 있습니다. 

(대안활동 제시, 보호자C3)”

“처음에는 숙제하고 나면 스마트폰을 줬는데 숙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방법을 쓰지 않거든요. 바깥에 나갈 때 스마트폰을 주지 

않기 위해 색종이 등 놀거리를 항상 들고 다녀요. (사용규칙 설정, 사용시간 제한, 대안활동 

제시, 보호자D3)”

“특정 시간을 정해 학습하고 나서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보았습니다. (사

용규칙 설정, 보호자B4)”

다) 미디어 사용관련 양육 시 어려움

보호자가 보고하는 미디어 사용관련 양육 시 겪는 어려움은 조절의 어려움(자녀), 문

제행동의 증가, 본인의 개인적 특성, 양육태도, 부모의 소진으로 구분되었다.

“처음엔 타이머가 울리면 스마트폰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보호

자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계속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조절의 어려

움, 보호자A4)”

“아직 자녀가 어려서 시간을 본인이 잘 체크하지 못하니까 제가 잘 알려주고, 일관된 지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태

도, 보호자B4)”

“아이가 처음에는 잘 따르는 듯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시간을 어기면서 스마트폰

을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조절의 어려움, 문제행동 증가, 보호자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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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하다가 간혹 잠깐잠깐 숨기는 모습을 보이기도(문제행동 증가, 보호자B5)”

“양육 시 어려운 점은 저의 분노 조절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다가 숨기거나 시간

제한을 어겼을 때 끓어오르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화를 내면 아이와 관계를 

망칠까봐 걱정도 됩니다. (본인의 개인적 특성, 보호자B6)”

“아이가 유튜브를 하든 게임을 하든 엄마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해

보곤 했는데, 제가 집안일을 하든지 다른 업무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

속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소진, 보호자

C5)

“아이와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 관심사도 되게 달라 공감이 전혀 되지 않아요. ... 일

관되게 지도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가끔은 내지르

고 자기 전에 이야기하며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부모

의 양육태도, 본인의 개인적 특성, 보호자D5)”

라)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구성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관련하여서는 부모 본인의 자기이해 프로그램, 미디어 사용지

도 방법,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안활동 프로그램, 미디어 사용의 올바른 이해(자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하였다.

“본인의 분노조절이나 본인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자녀와 시간을 어

떻게 보내야 하는지, 몸으로 노는 방법, 대화방법, 규칙을 어떻게 정하고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이해 프로그램, 미디어 사용지도방법, 

대안활동 프로그램, 보호자B7)”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 세대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안활동 프로그램, 보호

자D6)”

“부모자녀관계, 갈등관계,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대화법이라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을 잘 관

리해서 지혜롭게 양육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이해 프로그램, 미디어 사용지도 방법, 보호자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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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하는 행동들이 잘못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사용의 올바른 이해, 보호자D9)”

마)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변화 기대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개선 및 증진의 효과를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미디어 매체보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하기는 어려워서 캠프에서 이런 부분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 (관계 증진, 보호자B10)”

“아이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고, 관계회복이 되는 게(관계증진, 보호자D8)”

“아이가 왜 이 게임을 좋아하는지, 엄마는 왜 미디어 사용을 걱정하는지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관계 증진, 보호자C8)”

“미디어 사용 조절도 그렇지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관계. 캠프를 통해 미디어를 건강

히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서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 증진, 보호자

A8)”

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사점 도출

초등 가족치유캠프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와 초등2 연령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

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커스 

그룹 분석 결과, 부모는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어떻

게 양육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실제로 주변을 봐도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미

디어 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내 자녀의 사용 정도가 과한 것인지 기준이 모

호하여 판단이 어렵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부모-자녀 갈등을 공통되게 경험하고 있어 자녀의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지, 당

연한 현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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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다수의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이용습관 점검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답하였고, 점

검을 위한 방법이나 정보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정

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양육방법과 갈등관리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포커스 그룹 분석 결과, 자녀의 미디어 사용 지도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

한 방법이 시간제한 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시도했을 때, 시간

제한 시 자녀와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다고 보

고하였다. 또 미디어 사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대안활동으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지 등 미디어 사용지도에 있어 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반영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

해지면 자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부모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관리에 어

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자녀양육 시 규칙과 한계를 정하는 방법,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는 방법을 전달하고, 이러한 양육방법이 자녀의 유능감과 자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결정성을 향상할 수 있음을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결정력을 향상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부모에 대한 포커스 그룹 분석 결과, 부모는 자녀의 대안활동을 항상 함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자녀 스스로 조절해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와 대안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전문가 인터뷰에서

도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안활동을 꼽았으며, 청소년 스스로 문제에 대해 인식

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 효과 지속성에서도 필수라고 여겼다. 따라

서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 사용습관을 점검해 보고, 문제인식을 가지도록 하며 이것에 

대한 조절 전략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 개발 시 초등1 연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초등 저연령의 경우, 집중시간이 짧고,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회기별 운영시간을 40분 이내로 고려하고, 집단

원을 구성할 때 가급적 청소년 집단 분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상담 콘텐

츠를 언어적 표현에 기반을 두기보다 활동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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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면시간, 안전관리 등에 유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저연령 미디어사용 지도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후모임 등을 통해 부모들 

간의 자조적 활동을 독려하고 지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구성단계

가. 프로그램 구성원리

선행연구와 요구조사, 현장전문가 및 보호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 따라 도

출된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의 대상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관

심군(주의·위험군)이상의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이다. 캠프의 기간은 1

박 2일로 구성되며, 구성되는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30분~40분 내외로 구성한다. 단, 초

등1 연령 청소년들의 취침시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은 오후 7시 이전에 마무리한다.

2) 본 캠프는 자녀 프로그램, 부모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대안활동으로 구성한다. 

선행연구와 요구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프로그램 4회기, 부모 

프로그램 2회기, 가족 프로그램 3회기, 대안활동 1회, 가족단위 자율활동으로 구성한다.

3)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자신의 미디어 이용습관의 인식, 미디어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미디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활동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미디어 이

용습관에 문제인식을 가지도록 하여 이후 가족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게 될 미디어 사용

습관 계획세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부모 프로그램의 경우 일방적 교육방식이 아닌 소규모 집단상담 형태로 구성하여 

집단 구성원들과의 집단 활동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 및 나 자신의 이해를 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녀의 발달적, 기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

디어 과의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의 바른 미디어 이용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양육방법과 소통방식 등 핵심전략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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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먼저 자녀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대안활동으로 가족 간 

친밀도 및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미디어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즐거움

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어서 자녀와 부모의 미디어 사용습관을 함께 점검해 보고 

가정 내 올바른 미디어 사용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캠프 

수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그려보도록 한다.

나.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목표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과 그 보호자 20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위의 구성원리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였다.

가) 자녀 집단

첫째, 미디어 사용 에티켓을 배우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둘째,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을 알아보고, 디지털 미디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탐색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인식한다.

넷째, 디지털 미디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탐색하고 계획해 본다.

나) 부모 집단

첫째,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공감 및 유대감을 형성한다. 

둘째, 부모 스스로 나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기대(욕구)를 깨닫는다. 

셋째, 나와 자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을 계획한다.

넷째, 캠프 이후 적용 가능한 훈육방법을 익히고, 미디어 사용지도를 위한 계획을 세

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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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 집단

첫째, 우리 가족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부모 자녀 간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기대와 욕구의 간극을 인지한다.

셋째, 미디어 없이 자녀와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체험한다.

넷째, 우리 가족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용규칙을 세워본다.

2)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 안면타당도 평가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존의 선행연구, 선행 프로그램, 현장전문가 및 부모 대상 요

구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자녀 프로그램, 부모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

램, 대안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계전문가 2인에게 프로그램 안면타당도 평가를 실시

하였다. 학계전문가 2인은 아동심리학과 교수 1인, 상담·임상심리학과 교수 1인으로 구

성되었다. 회기별 프로그램 목표, 세부내용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쳐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범주 의견 수정·보완사항

자녀집단

Ÿ 친구의 이름을 활동지에 작성하는
것은 이름을 잘못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있음.

Ÿ 활동지를 초등1 연령이 직접 읽고
작성하는 활동보다는 리더가 읽어
주고 표기하도록 하는 게 적절해
보임

Ÿ 많은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음

Ÿ 전반적으로 초등1 연령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활동지 구성해야
함

Ÿ 조절력을 높일 수 있는 게임(시간
추정 게임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것

Ÿ 대안활동을 찾아보는 활동은 단순
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재료
를 풍부하게 주고 아이들의 자율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듯함

Ÿ 자신의 이름표를 작성하고 꾸며보
도록 활동 변경

Ÿ 글을 잘 모를 경우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변경

Ÿ 활동지 내 어려운 용어들을 초등1
연령의 발달에 맞게끔 수정함

Ÿ 제한시간 안에 탁구공을 협동하여
옮기는 게임 등 시간을 느껴보는
게임 추가함

Ÿ 대안활동 찾는 활동은 잡지와 색종
이 등을 활용한 콜라주 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

표 10. 학계전문가 자문 의견 및 수정·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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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 프로그램 일정

1박 2일간의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에 대한 일정은 아래 표 11의 

내용과 같다.

시 간 1일차 2일차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자녀3,4회기 부모2회기
10:00~11:00 등록

대안활동(지역별 특색 활동)11:00~12:00 입소식 및 OT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4:00 가족1회기
가족3회기

14:00~15:00 자녀1,2회기 부모1회기
15:00~16:00

집으로 출발

가족2회기16:00~17:00

17:00~18:00
저녁식사18:00~19:00

19:00~20:00
가족단위 자율활동

20:00~21:00

21:00 취침

표 11. 프로그램 일정(안)표

부모집단

Ÿ 부모 자신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함

Ÿ 자녀와의 적절한 갈등 해결책을 부
모들이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충분
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

Ÿ 부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필요

Ÿ 자신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활동 추가

Ÿ 토의할 수 있는 시간 추가 편성

가족집단

Ÿ 가족을 소개하는 활동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을 추가

Ÿ 놀이가 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 제공 필요

Ÿ 가족 대상 질문 추가하여 프로그램
진행

Ÿ 놀이 활동에 다양한 재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매뉴얼 탑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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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별 세부 구성

청소년 프로그램은 4회 40분씩 진행하며, 부모 프로그램은 2회 90분씩 진행한다. 

가족 프로그램은 3회 60~100분씩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은 표 12의 내용과 

같다.

구분 회기 회기제목 목표 주요내용

자녀
집단

1회기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신호등

Ÿ 참가자들 간 친밀감을
형성한다.

Ÿ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을 알아본다.

1) 나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
관 알기
-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체
크리스트를 통해 나의 모습
을 생각해 본다.

- 나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
관 신호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회기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으로!

Ÿ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
로 인한 어려움, 갈등
상황을 이해한다.

Ÿ 자신의 문제행동을 탐
색하여 변화에 대한 동
기를 인식한다.

1) 디지털 미디어 사용모습
- 나와 우리 가족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모습을 상상해
보고, 가족과의 갈등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 나눈다.

2) 스스로 정하는 미디어 사용
규칙
- 나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야
기 나눈다.

3회기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상

Ÿ 디지털 미디어 없이 가
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탐색한다.

Ÿ 디지털 미디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본다.

1)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
상’ 보드게임
- 보드게임을 통해 디지털 미
디어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에티켓을 알 수 있다.

4회기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상

Ÿ 디지털 미디어 없이 가
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탐색한다.

Ÿ 디지털 미디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본다.

1)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상
-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즐
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미디어 없이 할 수 있는 활
동을 콜라주로 표현한다.

부모
집단

1회기
나는 어떤
부모일까?

Ÿ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
는 부모들의 공감 및
유대감을 형성한다.

Ÿ 자기 파악, 자녀에 대한

1) 자기 파악
- 나는 어떤 양육태도를 가졌
는가?
- (선택)부모인 나의 스마트폰

표 12. 자녀·부모·가족집단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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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욕구)를 깨닫는다.

사용에 대해 얘기 나누기
2) 자녀에 대한 나의 기대(욕구)
- 내가 바라는 자녀의 스마트
폰 사용의 모습 vs 현실은?
3) 자녀와의 소통 경험 나누기
-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조
절하기 위해 시도했었던 노
력 나누기
- 좋았던 점 / 실패했던 점

2회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

Ÿ 나와 자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을 계획
한다.

Ÿ 캠프 이후 적용 가능한
훈육방법을 익히고, 미
디어사용지도를 위한
계획을 세워본다.

1) 자녀의 유형탐색하기
2) 유형별 인터넷 이용 동기에
대해 이해하기
-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 내 자녀의 유형특성 이해
및 적용방안 탐색

3) 자녀의 인터넷 조절을 도와
주는 훈육방법 습득하기
- 자녀의 인터넷조절 훈육방
법 및 기술 익히기

- 미디어사용 실천계획 세우기

가족
집단

1회기
우리가족
알아가기

Ÿ 게임을 통해 우리 가족
에 대해 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본다.

Ÿ 부모 자녀 간 스마트
폰 사용과 관련된 기
대와 욕구의 간극을
인지한다.

Ÿ 미디어 없이 자녀와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체
험한다.

1) 미디어 없이 놀아보기
- 그룹별 팀을 이뤄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흥미
를 유발하고 가족 간 친목
을 유발한다.

2회기
우리가족
함께하기

Ÿ 우리 가족의 건강한 미
디어 이용습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용규칙
을 세워본다.

Ÿ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찾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Ÿ 우리 가족 미디어 이
용습관 문화를 발표
해 본다.

1) 우리 가족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문화 만들기
- 대화와 타협기술을 활용하
여 우리 가족의 규칙을 정
해본다.

-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
는 놀이 활동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2) 다짐하기
- 우리 가족의 건강한 스마트
폰 이용습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용규칙 및 놀이활동
발표하기

대안
활동

1회기
함께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Ÿ 참가자들 간에 친밀감
을 형성한다.

Ÿ 집단의 구성원을 소개
한다.

1) 우리 가족은?
- 부모와 자녀가 인터뷰를 진
행한다.

- 스케치북에 우리 가족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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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 및 평가단계

1) 시범운영단계

202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진과 코리더를 대상으로 초안에 대한 사전교

육을 9월 1일, 9월 15일 개최하고,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 4인은 시

범운영 캠프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 및 운영하였으며, 매 프로그램 종료 이후 프로그램 

진행자와 코리더에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을 수합하였다.

2) 평가 및 수정보완

시범운영 지도자(강사 및 운영진)의 종합평가, 참여 보호자의 사전-사후-추후 검사 결

과, 참여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참여 관찰 내용을 토대로 초안 프로그램에 대해 1차 수

정을 실시하였다. 완성된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2024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

마트폰 청소년 가족치유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진을 대상

으로 교육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현한다.
2) 우리 가족 소개하기
- 스케치북에 표현한 우리
가족을 다른 가족에게 소
개한다.

2회기
지역별
특색활동

Ÿ 공동체 활동을 통한 가
족 간 친밀감과 응집력
을 향상시킨다.

Ÿ 미디어 외에 다른 대안
활동의 즐거움을 안다.

1) 지역별 운영 장소에 맞는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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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평가

1. 시범운영의 개요

가. 연구설계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의 평균을 비교하였고, 사전검사와 캠프 종료 후 3주 후의 추후검사의 평균을 비

교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설계는 표 13과 같다.

집단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추후검사

실험집단 O1 X O2 O3

표 13. 시범운영 연구설계

O1: 보호자 사전검사 :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자 척도, 가족기능, 부모자녀 의사소통

O2: 보호자 사후검사 : 가족기능, 부모자녀 의사소통

O3: 보호자 추후검사 :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자 척도, 가족기능, 부모자녀 의사소통

나. 참여대상

본 연구에서는 시범운영을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은 1차 11명, 2차 19명으로 총 30명이며, 선정 작업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2023년 7월 최초 시행한 초등1 연령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 주의군, 

위험군으로 발굴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둘째, 전국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대상으로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

시범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얻고,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진단조사 결과 일반군 4명(13.3%), 주의군 

20명(66.7%), 위험군 6명(20.0%)으로 나타났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부모 기준)은 평



46

균 평일 1시간, 주말 3시간으로 나타났다.

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  표 14과 같다. 가족기능,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

도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저연령 가족치유캠프(초등2~3 연령) 대상으로 실

시하는 축약형 척도로 진행하였다.

 

대상 척도 문항수

부모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자 척도 9문항

가족기능 9문항

부모자녀 의사소통 8문항

표 14. 시범운영 측정도구

1)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자 척도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

발한 척도로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3가지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총 

9문항이며, 1점에서 4점까지의 Likert척도로 9~36점의 점수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성향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의 연구에

서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5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가족기능

가족적응력과 응집력 평가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Ⅲ)는 Olson 등(1983)이 개발한 척도를 전귀연, 최보가(1993)가 수정, 번안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가족 기능의 두 가지 주요 차원인 적응력과 응집력을 측정한 위한 것으

로 총 20문항의 척도이며,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

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귀연, 최보가(1993)는 응집성 및 적응성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가 .85,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7으로 나타났다.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개발  47

3)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기능적인 의사소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

모-청소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민하영(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

통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자기보고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

소통이 보다 기능적으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하영(1992)의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1이다.

라. 분석방법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청소년과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및 관련 변인들의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차 t검증을 실시하였고, 사전검사와 캠프 

종료 후 3주 후의 추후검사의 평균차 t검증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본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변인(가족기능, 부모자녀 기능적 의

사소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평균 차 검증, 사전검사와 추

후검사 간 평균 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다음의 표 15, 표 16과 같다.

구분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가족기능 35.11(5.259) 36.61(4.573) -2.060*

부모자녀 기능적 의사소통 30.43(4.211) 41.61(4.166) -1.694

표 15. 보호자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차 검증 결과(n=28)

p*<.05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캠프 참여 전후에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기능적 의사소통 

평균점수가 각각 1.5점, 11.18점 상승하여 가족기능이 소폭 상승하고, 부모자녀 간 기능

적 의사소통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기능의 경우, 캠프 참여 전보다 참

가 후에 유의미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t=-2.06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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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검사
M(SD)

추후검사
M(SD)

t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자 척도 24.85(4.614) 19.35(4.945) 4.440***

가족기능 36.00(5.731) 37.05(4.936) -.893

부모자녀 기능적 의사소통 30.40(3.899) 33.25(4.141) -2.529*

표 16. 보호자 사전-추후 검사의 평균차 검증 결과(n=20)

p*<.05, p***<.001

 다음으로 캠프 참여 3주 이후에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측정하여 표 16에 제시하였다. 

추후검사에 응답자수가 줄어들어 총 2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

모가 관찰자 시점에서 측정한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서는 사전검사에서 주의

사용자군(M=24.85)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캠프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일반사용자군 수

준(M=19.35)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추후 평균차 t검증에서도  

매우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였다(t=4.440, p<.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

램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효과적이며, 그 효과가 추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기능의 경우, 평균점수가 1.05점 상승하는 소폭의 변화를 보였으나, 사후

검사 결과와 달리 추후검사에서는 그 변화가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부모자녀 기능적 의사소통의 평균차 검증 결과, 사전-사후검사와 달리 유의미

한 변화를 나타냈고(t=-2.529, p<.05), 본 프로그램이 부모자녀의 기능적 의사소통에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과 가족기능, 부모자녀의 기능적 의사

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캠프 참여 전보다 참여 3주 후에 관찰

자 시점에서 본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주의사용자군에서 일반사용자군으로 

변화되었고, 캠프가 종료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기

능과 부모자녀의 기능적 의사소통에서도 측정시기별로 각각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본 

프로그램이 자녀의 미디어사용조절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정 내 갈등을 줄이고, 의사소통

과 가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측정시기별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변인들에 다른 양상의 영향을 주었음

을 시사한다. 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던 가족기능의 경우, ‘우리 가족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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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움을 청한다’,‘우리 가족은 함께 뭉쳐 일하기를 좋아한다’,‘우리 가족은 행사

가 있을 때 모두 참가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캠프참가 직후에 보다 즉각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묻는 척도에서는 ‘나의 소신을 아이

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내 아이와 대화하면 만족스럽다’와 같이 비교적 

변화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캠프 참여 직후보다는 추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의존과 관련된 변인의 경우, 

측정시기별로 다른 양상의 긍정적 변화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모가 보고한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변화는 자기보고식 측정의 결과보다 객

관적이라는 점과 동시에 가족 관련 변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을 시사한다. 본 프로그램의 연구대상이 초등1 연령이므로, 관찰자 척도를 사용하여 사

전-사후-추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에 부모가 자녀의 과의존 변화를 관찰자 시점에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가졌다. 특히 참여대상 전원이 주의사용자

군 이상으로 선발되었으나, 캠프 참여 3주 후 평균점수가 일반사용자군으로 나타난 것

은 본 프로그램이 초등1 연령 스마트폰 과의존에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

관련 변인의 변화양상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지도에서 경험하던 관계적 어

려움, 양육지도의 어려움, 갈등이 자녀의 과의존 변화와 맞물려 복합적으로 긍정적 변화

를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및 의견

가. 지도자 만족도 평가 및 의견

1)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운영진 일반적 특성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도자의 특성은 표 17과 같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강사는 모

두 상담관련 전공자들로 학사 재학 중 2명, 학사 졸업 2명, 석사 졸업 6명, 박사 수료 2

명, 박사 졸업 1명으로 총 13명이었다.



50

번호 학력 성별 집단구분 강사/코리더

1 심리학과 박사 수료 남 가족/부모 가족 강사
부모 코리더

2 교육학과 박사 졸업 남 가족/부모 가족, 부모 강사

3 교육학과 박사 수료 여 부모 부모 강사
가족 코리더

4 아동가족학과 석사 졸업 여 청소년/가족 청소년 강사
가족 코리더

5 상담심리학과 석사 졸업 여 청소년/가족 청소년 강사
가족 코리더

6 교육학과 석사 졸업 여 청소년/가족 청소년, 가족 코리더

7 교육학과 석사 졸업 여 청소년/가족 청소년, 가족 코리더

8 심리학과 석사 졸업 여 청소년/가족 청소년, 가족 코리더

9 상담심리학과 학사 졸업 여 가족 가족 코리더

10 심리학과 학사 졸업 여 청소년/가족 청소년, 가족 코리더

11 교육컨설팅학과 석사 졸업 여 청소년/가족 청소년, 가족 코리더

12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학사 재학 남 청소년/가족 청소년, 가족 코리더

13 심리학과 학사 재학 여 청소년/가족 청소년, 가족 코리더

표 17. 지도자의 일반적 특성(n=13)

2) 운영진 만족도 평가 및 의견 

 총 13명의 강사 및 코리더가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에 대한 내용을 담당자가 수합하였다. 평가는 운영관련 평가, 자녀/부모/가족 프로그램 

평가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강사 및 코리더가 직접 평가하였다.

가) 자녀 프로그램

 ① 자녀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자녀 프로그램의 내용 만족도는 4.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표 18). 평가자들은 프

로그램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2번 문항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4

번 문항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이는 시범운영 시 초등1 연령의 흥미를 유발하여 프로

그램에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초등1 연령의 특성상 한글을 

완벽히 익히지 못하여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각 조별로 4~6명으로 구성하고 코리더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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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목 점수

1. 자녀는 프로그램에 충분히 집중(몰입)하였다. 4.1

2. 자녀는 프로그램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였다. 4.7

3. 자녀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4.4

4. 자녀는 프로그램 내용을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였다. 3.9

5. 교구재(워크시트, 활동도구, 파워포인트 등)는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었다. 4.5

6. 나는 매뉴얼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였다. 4.4

7. 프로그램 시간은 적당했다. 4.4

총 평점 4.3

표 18. 자녀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n=10)

 ② 자녀 프로그램 주요활동 적절성 평가

자녀 프로그램 주요활동에 대한 적절성은 4.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나의 디지

털 미디어 이용습관 알기’가 4.7점으로 가장 적절한 활동으로 평가하였고, ‘스스로 정

하는 미디어 사용규칙’이 4.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미디어 사용조절을 위해 자신의 

미디어 이용습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스스로 정하는 미

디어 사용규칙은 미디어 사용조절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나, 초등1 연령 발달 특

성 상 사용조절이 필요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필요한 규칙을 세워보는 것이 어려

움이 많아 낮은 점수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 점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신호등

나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알기 4.7
스마트폰의 나쁜 점 알아보기 4.6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 모습 4.4
스스로 정하는 미디어 사용규칙 4.3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상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상 보드게임 4.4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상 대안활동 콜라주 4.6

총 평점 4.5

표 19. 자녀 프로그램 적절성 평가(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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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녀 프로그램의 주요활동에 대한 의견

자녀 프로그램의 주요활동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으로는 1, 2일차 프로그

램 순서를 재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렵다는 의견

이 있었다. 또한 활동의 목적과 보드게임 속 카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내용 통일성

을 확인해야할 필요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캠프 프로그램의 효과로는 미디어 이용습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기를 촉진시키는 데

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프로그램명 유목 의견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신호등

Ÿ 객관적으로 본인 상태 확인
가능

Ÿ 프로그램 순서 재배치 필요

Ÿ 나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알기
- 이용습관 체크리스트와 신호등 워크시
트를 통해 객관적으로 본인의 스마트
폰 사용 정도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점
좋음

- 활동 초반부터 워크시트를 진행하니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 순서 재배치 필요함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으로!

Ÿ 이해하는 것 어려움
Ÿ 잘 하고 있는 점을 찾아보
고 노력할 점을 찾아보며
동기를 촉진시키는 데에 도
움 됨

Ÿ 디지털 미디어 사용모습
-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
을지 생각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짐

Ÿ 스스로 정하는 미디어 사용규칙
- 노력해야 하는 점뿐만 아니라 잘 하고
있는 점을 찾아보는 것이 아이들의 동
기를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상
Ÿ 프로그램 내용 재구성 필요

Ÿ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상’ 보
드게임

- 초등1 연령이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표현하기에 어렵고, 이후 프로그램 맥
락에 맞지 않아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함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상

Ÿ 잡지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음

Ÿ 두 가지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Ÿ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상
- 패션잡지의 경우 대안활동을 찾는 것
은 어려움이 있었음. 캠핑, 스포츠, 아
동 잡지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대안활동을 찾
는 활동과 대안활동 콜라주 활동을 함
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함

표 20. 자녀 프로그램 주요활동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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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목 의견

효과

Ÿ 게임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이 효과적임

Ÿ 코리더의 역할이 효과적임
Ÿ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보드게임을 통해 아이들에게 미디어
에티켓이나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효과적임

- 코리더를 모둠별로 배치하여 운영함
으로써 초등1 연령이 이해하기 어려
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었음.

-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적극적인 참여
를 함

- 다소 어려워하는 면이 있었으나, 다
른 친구들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음

-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을 점검하
여 사용조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좋았음

- 가족-아이 간 스마트폰으로 인한 다
툼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때 당시의
마음과 본인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
는 것이 좋았음.

아쉬운 점

Ÿ 1,2일차 프로그램 순서 재배
치 필요

Ÿ 프로그램 시작 전 준비 단
계 필요

Ÿ 글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
을 느낌

Ÿ 추가적인 프로그램 편성 필
요

- 부모와 분리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
태에서 부모, 자녀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아쉬웠음

- 1일차에 워크시트에 적는 활동이 많
고, 2일차는 활동 위주라 밸런스가
맞지 않아 순서 재배치가 필요함.

- 활동지를 한 번에 배부하였을 때,
다음 활동지를 미리 확인하는 경우
가 생겨 집중도가 떨어짐

- 글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글을 작성하지 않고 집단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프로그램 편성 필요함

어려웠던 점
Ÿ 이탈자 발생 시 관리
Ÿ 프로그램 구성 조절
Ÿ 쉬는 시간 관리

- 프로그램 이탈자가 생겼을 때 전담
할 수 있는 멘토와 활동이 필요함

- 부모 프로그램 쉬는 시간과 자녀 프
로그램 쉬는 시간이 맞지 않아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 1일차에 작성하는 활동이 많아 초등
1 연령에게는 힘들게 느껴짐

표 21. 자녀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 의견

지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게임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이 효과적이었고, 

자신의 이용습관을 점검하여‘주의’,‘위험’의 신호를 인식하도록 하여 좋았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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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있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워크시트에 적는 활동 등 교육적 형태로 운영되어 흥미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초등1 연령의 학습/인지발달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디지털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운영 시 어려웠던 점

은 부모와 자녀가 나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미리 고지하여 준비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쉬는 시간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

견과 함께 프로그램 이탈자 발생 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표 21).

나) 부모 프로그램

 ① 부모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부모 프로그램의 내용 만족도는 평점 4.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표 22). 세부적으

로는 부모의 프로그램 몰입도에 관한 평가가 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참가자가 즐겁고 재밌게 참여한 것은 물론(M=4.7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M=4.7점)하

여, 프로그램 구성이 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교구재와 프로그램 시간의 적정

성을 측정한 결과가 모두 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최종 프로그램 구성의 시간 배분

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보급 시, 교구재를 보다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항목 점수

1. 부모는 프로그램에 충분히 집중(몰입)하였다. 5.0

2. 부모는 프로그램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였다. 4.7

3. 부모 프로그램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지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한다. 4.7

4. 부모는 프로그램 내용을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였다. 4.3

5. 교구재(워크시트, 활동도구, 파워포인트 등)는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었다. 4.0

6. 나는 매뉴얼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였다. 4.7

7. 프로그램 시간은 적당했다. 4.0

총 평점 4.5

표 22. 부모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n=3)

 ② 부모 프로그램 주요활동 적절성 평가

부모 프로그램 주요활동에 대한 적절성은 총 평점 4.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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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히 1회기 ‘나는 어떤 부모일까’프로그램의 주요활동 적절성 평가는 모두 5.0점 

만점으로 나타나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부모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양육자로서의 나에 대해 돌아보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공감하

고 상호작용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2회기에서도 1회기에서 가

진 소그룹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단상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캠프 퇴소 이후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한 것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평가

되었다.

항목 점수

나는 어떤 부모일까?
자기파악 5.0

자녀에 대한 나의 기대(욕구)
&소통경험 나누기 5.0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

유형별 인터넷 이용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4.7

자녀의 스마트폰 조절을 도와주는
훈육방법 습득 4.7

총 평점 4.8

표 23. 부모 프로그램 적절성 평가(n=3)

 ③ 부모 프로그램의 주요활동에 대한 의견

 부모 프로그램의 주요활동에 대한 의견(표 24)을 살펴보면 첫째, 소그룹 활동이 효과

적이었던 만큼 충분한 소그룹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그룹 활동의 방향을 적절

하게 안내하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리더 또는 코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2일차에 진행되는 2회기의 경우에는 마지막 회기이므로 퇴소 이후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이었던 만큼 교구재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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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유목 수정/보완 사항(의견)

1회기
나는 어떤
부모일까?

소그룹 활동
강화 필요
(코리더 필요)

Ÿ 나는 어떤 양육태도를 가졌는가?
-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양육자인지 돌아보는 시
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시간 필요

Ÿ 내가바라는자녀의스마트폰사용의모습 vs 현실은?
- 소그룹 활동을 통해 나오는 질문이나 이야기들에
대해 적절한 방향 제시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리더(또는 코리더)가 필요

2회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필요

Ÿ 자녀의 인터넷 조절을 도와주는 훈육방법 습득하기
- 2회기에서는 나와 자녀의 유형에 대해 깨달은 후,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훈육방법을 익히고, 적용계
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필요
- 이를 위해 마무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모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교구재 보완 필요

Ÿ 자녀의 유형탐색하기
- 자녀유형탐색을 위한 질문지와 응답지가 다소 명
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유형 명칭 변경 필요
- 자녀와 손잡기 CHECK카드 같은 경우, 작성한 내
용을 가져가서 집에서도 부착해두고 볼 수 있도록
좀 더 견고하게 보완 필요

표 24. 부모 프로그램 주요활동 관련 의견

부모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 의견(표 25)에 따르면, 강의 주제나 강의 주제를 바탕으

로 한 소그룹 활동방식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캠프 참가 목적이

나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참가대상에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좋았고, 이를 바

탕으로 참가자들이 동기부여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 

‘나’와 ‘자녀’ 각각에 대한 이해를 다룬 점이 참가자의 흥미를 유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서로를 이해하기와 훈육방법 안내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그

룹 활동 시, 강사와 코리더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들의 질문을 해소하고, 

더 깊이 탐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부모-자녀 분리가 어렵고 집중시간이 

짧은 초등1 연령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했던 점이나, 다루어야 할 

내용에 비해 캠프 전체 운영 기간이 짧아 적용훈련 기회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육태도 유형과 자녀유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때 자칫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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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정 짓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했으며, 강의 내용을 전달하

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구분 유목 의견

효과

강의 주제

- 캠프에 참가한 목적, 캠프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 이
러한 것들에 대해 참가자가 이미 알고 신청했을 것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하였던 것이 참가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어 효과를 극대화한 것
으로 보임

- 회기별 강의 주제가 ‘나’와 ‘자녀’ 각각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 흥미를 유발하였고, 퇴소 이후 적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효과적이었음

강의 후에
연관주제로
소그룹활동을
하는 방식

- 부모 프로그램의 경우 집단상담 형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소그룹별 나눔이 중요

- 강의 이후에 강의에서 다룬 주제를 듣기만 하고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며
소통한 것이 효과적이었음

- 이를 위해 강사와 코리더가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
하게 인지하고, 그룹 내 나눔이 적절한 방향으로 흘
러갈 수 있도록 유도, 또는 부모의 질문에 적극적으
로 응대하고 개입한 것이 깊이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여 효과적이었음

아쉬운 점 시간부족

- 초등1 연령 자녀집단의 집중력이 짧고, 부모와의 분
리를 어려워하여, 자녀집단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맞
춰 부모집단 운영시간을 구성함에 따라, 다뤄야 할
내용에 비해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하여 소그룹 활동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음
- 마찬가지로 대상자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1박2일 캠
프로 구성하다 보니, 다루어야 할 내용을 최소화하였
던 점이 아쉬웠고, 적용훈련기회가 부족했던 점이 있
음. 강의 시간 역시 촉박한 경향이 있었음

어려웠던 점 강의방향
- 나와 자녀에 대해 이해할 때, 자칫 진단되거나 판단,
비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였
던 점이 조심스러웠음

표 25. 부모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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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 프로그램

 ① 가족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가족 프로그램의 내용 만족도는 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은 가족 프로

그램에 대하여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

적인 만족을 보였지만 프로그램 시간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프로그램은 기존 35분 내외로 구성되었던 자녀 프로그램과 달리 100분 이상 편성되어 

초1 연령 자녀들이 집중하여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보여 진다.  가족 프

로그램 진행 시 자녀들의 컨디션을 점검하여 적절히 쉬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항목 점수

1. 청소년과 부모는 프로그램에 충분히 집중(몰입)하였다. 4.6

2. 청소년과 부모는 프로그램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였다. 4.8

3. 가족프로그램은 청소년과 부모에게 스마트폰 사용조절 및 사용지도와 관련
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4.7

4. 청소년과 부모는 프로그램 내용을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였다. 4.6

5. 교구재(워크시트, 활동도구, 파워포인트 등)는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었다. 4.7

6. 나는 매뉴얼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였다. 4.6

7. 프로그램 시간은 적당했다. 4.5

총 평점 4.6

표 26. 가족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n=13)

 ② 가족 프로그램 주요활동 적절성 평가

가족 프로그램 주요활동에 대한 적절성의 총 평점은 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표

27). 미디어 없이 놀아보기, 대안활동 도구 대여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전 요구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잘 반영한 결과로 스마트폰 없이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우리 가족 소개하기는 초1 연령대의 청소년이 부모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적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점, 이심전심 게임의 경우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한 청소년들이 간

혹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은 점 때문으로 사료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리더와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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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항목 점수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은? 4.5

우리 가족 소개하기 4.5

우리 가족 알아가기
이심전심 게임 4.5

미디어 없이 놀아보기 4.7

가족단위 자율활동 대안활동 도구 대여 4.8

우리 가족 함꼐하기
우리 가족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문화 만들기 4.6

다짐하기 4.6

총 평점 4.6

표 27. 가족 프로그램 적절성 평가(n=13)

 ③ 가족 프로그램의 주요활동에 대한 의견

가족 프로그램의 주요활동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초1 연령 자녀의 한글 숙달 수준

의 편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리더와 코리더는 초반에 한글 숙달 수준을 파악하여 프

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미디

어 없이 놀아보기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았지만 신체 놀이 활동 선정에 

있어 자녀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첫째 날 

저녁식사 이후 시간을 활용하여 대안활동 놀이도구를 대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차후 프로그램 운영시설을 고려할 

때 놀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건강한 

이용습관 문화 만들기에서 자녀의 일방적인 이용규칙 정하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리

더와 코리더는 부모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명 유목 의견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Ÿ 한글에 대한 숙달 수준의
편차가 있어 진행의 어려움

Ÿ 인터뷰 질문지의 작성 난이

Ÿ 우리 가족 소개하기
-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인터뷰하여 다
른 가족들에게 소개한다는 내용의 취

표 28. 가족 프로그램 주요활동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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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자녀 간 스마

도 조절 필요

지는 좋으나, 한글 숙달의 정도에 따
라 어려움이 발생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함

- 질문내용에 따라 작성에 어려움을 표
현하는 가족이 있어 난이도 조절이
필요함

- 인터뷰 내용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질문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지 모호함. 구체적인 지
시문이 필요함

우리 가족
알아가기

Ÿ 한글에 대한 숙달 수준의
편차가 있어 진행의 어려움

Ÿ 운동 협응 발달 수준을 고
려한 신체 놀이 활동 편성
필요

Ÿ 이심전심 게임
- 부모·자녀가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
각했던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 좋았음

- 하지만 한글 숙달의 정도에 따라 어
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코리더
의 도움이 필요함

Ÿ 미디어 없이 놀아보기
- 다양한 대안활동 놀이를 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다음날 대안활동을 계획하
는 데 도움이 실제적인 도움이 됨

- 신체활동의 경우 대근육과 소근육의
운동 협응이 필요한 놀이의 경우 성
공경험보다 실패경험이 더 많을 수
있어 난이도 조절이 필요함

가족단위 자율활동
Ÿ 자율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과 공
간이 필요

Ÿ 함께 놀아보기
- 저녁을 먹고 일과시간 경험했던 다양
한 대안활동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 스마트폰이 없어도 충분
히 흥미로운 시간을 보낸 것이 인상
적임

- 다만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아이들과 함
께 놀이하며 안전관리를 해줄 멘토
배치가 필요함

우리 가족
함께 하기

Ÿ 가족의 미디어 이용문화 만
들기는 자녀와 부모 함께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하
도록 안내가 필요

Ÿ 앞서 경험한 대안활동을 바
탕으로 꾸준히 함께 활동하
기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함

Ÿ 우리 가족 미디어 이용문화 만들
기

- 가족의 미디어 이용문화 만들기가 자
녀의 일방적인 이용규칙 정하기로 변
질될 우려가 있어 리더와 코리더는
부모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이 필요함

- 대안활동 계획 시에도 부모와 자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계획되도
록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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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대한 간극을 인식할 수 있어 좋았으며, 부모·자

녀와 충분히 대안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 캠프종료 후에도 대안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긍

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쉬운 점과 어려운 

점은 공통으로 초 1연령의 특성상 신체적, 인지적 발달수준에 편차가 발생함. 따라서 표

준화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족단위 충분히 주변 자

연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분 유목 의견

효과

Ÿ 부모·자녀 가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한 기대와 욕구의
간극 인지

-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가 평소 갖고 있던 욕구나 기대가
다름을 인지할 수 있어 좋았음

- 평소 서로의 생각과 욕구에 대해
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좋
은 계기가 됨

Ÿ 또래 부모와 함께하는 대안
활동을 통해 미디어 없이도
즐거움을 경험

- 스마트폰 없이도 즐겁게 놀 수 있
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캠프 종료
후에도 스마트폰 없이 대안활동 수
행에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됨

- 부모님들도 자녀 방과 후 취침 전
까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계
획이 서는 중요한 경험이 됨

Ÿ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문화 만들기에 대한 거부감
상쇄

- 앞서 수행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스마트폰 이용규칙 정하기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줌에 따라 2
일차 이용습관 문화 만들기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하게 타협해 나갈 수
있었음

아쉬운 점
Ÿ 가족 자율시간 확보
Ÿ 재미와 전달해야 하는 정보
의 딜레마

- 프로그램 외에 가족단위로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배정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1박 2일
동안 필요한 프로그램을 최소화하
여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시
간은 부족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발
생함. 초등1 연령 수준에 맞추어 흥
미도 함께 잡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때론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
음

어려웠던 점 Ÿ 발달수준의 편차
Ÿ 프로그램 난이도 조절

- 초등1 연령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수준에 편차가 발생함. 따라서 표준

표 29.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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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 및 초등1 연령의 캠프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및 의견

1)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참가자 일반적 특성 

가족치유캠프 시범운영에 참가한 참가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0과 같다.

번호 운영일시 운영장소
초등1 연령 인원 보호자 인원

남 여 남 여

1 9/2~9/3 경상북도 청도군 8 3 5 6

2 9/16~9/1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9 10 5 14

총인원 30 30

표 30. 캠프 참가자 일반적 특성

시범운영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며, 남학생 17명, 여학생 13명

이었다. 이 중 총 30명의 참가자가 만족도 평가에 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결과 일반군 4명(13.3%), 주의군 20명(66.7%), 위험군 6명(20.0%)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는 1박2일 캠프기간 중 매일 마지막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담당

자가 수합하였다. 캠프 프로그램 만족도는 청소년이 4.18점(5점 만점), 보호자가 4.89점(5

화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위에 기술된 것처럼 프로그램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최저 기준으로 맞추다 보
면 원래 하려던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 발달을 고려하여 프로그
램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신체 운동 관련에서는 탁구나 공기
놀이 같은 경우 많은 아이가 제대
로 수행할 정도로 운동 협응이 발
달하지 않아 역효과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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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

상’이 4.31점, 부모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이 4.92점, 가족 프

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우리 가족 알아가기’가 4.45점, 부모의 경우 ‘우리 가

족 함께하기’가 4.95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청소년은 디지털 미디어 없이 

가족들과 할 수 있는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고, 미디어 없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하면서 만족스러움을 느낀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의 경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

해 디지털 미디어 사용 규칙을 정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세부항목
점수

청소년 부모

청소년
프로그램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상 4.28 -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신호등 3.94 -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으로! 3.91 -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상 4.31 -

부모
프로그램

나는 어떤 부모일까? - 4.87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 - 4.92

가족
프로그램

함께 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4.09 4.79

우리 가족 알아가기 4.45 4.92

우리 가족 함께하기 4.29 4.95

총 평점 4.18 4.89

표 31. 프로그램 만족도

3) 캠프에 대한 종합의견

캠프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살펴보면, 미디어 기기 없이 지내는 시간 자체가 좋았고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에 대해 대화하고 타협하여 이용 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았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다른 

부모와의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던 점, 양육방법을 알아갈 수 있었던 점, 자녀의 또래경

험 등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쉬운 점으로는 힐링프로그램이 부재하였던 점, 

충분히 이야기 나눌 시간이 부족한 점, 자유 시간, 쉬는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미디어

의 영향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던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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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 의견

도
움
된
점

Ÿ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Ÿ 자녀를이해할 수있는 계기가
됨

Ÿ 다른 부모와의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던 점

Ÿ 양육방법을 알아갈 수 있었음
Ÿ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시간
Ÿ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에 대해
대화하고 타협하여 이용 규칙
을 만드는 것

Ÿ 자녀의 또래 경험

- 아이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음
- 아이들끼리 휴대폰 안 보고도 잘 놀았음
-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음.
-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협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았음
- 하루 종일 스마트폰 없이 지낼 수 있는 걸 알
았음

- 다른 부모님들과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좋았음

- 핸드폰 사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었음

-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녀의 마음을 알
게 되어서 좋았음

- 또래와 함께 어울려 노는 기회 자체가 좋았음
-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점

- 이심전심게임으로 아이 마음을 알아본 것
- 아이와 같이 여러 체험을 한 것
- 다른 부모님들과 다양한 의견 교환할 수 있어
서 좋았음

- 아이와 규칙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좋았음
- 기질별 차이와 이해, 소통방법까지 알게 되어
나와 아이의 차이를 알게 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생겼음

- 핸드폰 없이 할 수 있는 대체활동을 많이 경
험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아이가 핸드폰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걸 알
게 되었음

- 스마트폰 없이 이야기를 나누니 집중도 되고
화내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음

- 여러 사람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음

-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음

-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음
- 아이 대하는 방법을 조금 알게 됨
- 핸드폰 없이 놀 방법을 많이 알게 됨
-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
- 나의 양육태도 성향을 알 수 있었고, 기준점을
세워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음

- 나의 양육유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지 알게 돼서 도움이 됨

- 여러 가족들의 상황을 공유함으로 도움이 되

표 32. 캠프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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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본 연구에서는 총 2회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 집단에서 수정된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1회기 나의 미디어 이용습

관 인식 부분에 미디어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였다. 자신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 시범운영 후 자녀가 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했으

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미디어 사용이 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영역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둘째, 3회기 보드게임 활동 구성 요

소를 변경하였다. 보드게임을 통해 ① 미디어 사용 에티켓 이해 ② 미디어 사용모습 인

식 ③ 자신의 감정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초등1 연령 청

소년이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회기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근거

로 ①, ②로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마지막 미션을 추가하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정

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셋째, 회기 진행 순서를 변경하였다. 1회기 프로그

었음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경험해 보고 빠르게 사
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점

-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음
- 아이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 보는 시
간이 정말 좋았음

- 핸드폰 사용하는 나의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
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음(아이의 문제가 아니
라 나의 문제였음)

아
쉬
운
점

Ÿ 힐링 프로그램 원함
Ÿ 충분히이야기 나눌시간이 부
족함

Ÿ 자유 시간, 쉬는 시간 등 시간
부족함

Ÿ 미디어의영향에 대한교육 추
가

-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
더니 힘듦

- 힐링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음(족욕, 명상 등)
- 계속 앉아 교육이어서 아쉬웠음
- 숲속 명상 있었으면 함
- 아이들에게 미디어, 휴대폰 의존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자세히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음

- 부모교육 시간에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음
- 스케줄을 여유롭게 구성해 주면 좋겠음
- 몇 차례 더 후속 교육이 있기를 기대해 봄
- 식사 후 자유시간이 30분이라도 주어져서 자연
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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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신호등)은 활동지를 활용해 작성하는 활동이 많다는 피드백

이 있었고,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이탈하는 청소년이 많아 가족치유캠프 프로

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으로 구성된 기존 3회기 프로

그램(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1회기로 변경하였고, 기존 1회기 프로그램은 2회

기로, 기존 2회기 프로그램은 3회기로 변경하였고, 활동지에 작성하기보다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콘텐츠 구성을 줄이고, 소그룹 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1차 시범운영에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강의 시간 이후 소그룹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집단리더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통찰을 얻었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2차 시범운영에서도 부모 프로그램의 경우, 

소그룹 활동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소그룹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다만, 집단 운영 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소

그룹 활동에 소극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필수 강의콘텐츠 외 콘

텐츠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여,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태도 

점검 시, 질문이 다소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태도 검사지]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1회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대화타협기술을 2

회기에서 포함하여 다루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회기(2일차)에서 다룬 훈육

방법 익히기와 실천계획 세우기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족집단 2회기(2일차)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 프로그램에서 수정된 부분은 첫째, 우리 가족 소개하기에서 부모·

자녀 간 서로 인터뷰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작성을 따로 하던 것을 함께 작성

하는 양식으로 바꾸어 한글 사용능력 유무에 따라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상쇄 시켰다. 

또한 스케치북에 가족 인터뷰한 내용 그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정

확히 어떤 부분을 그려야 하는지 명확히 지시문을 삽입하였다. 둘째, 미디어 없이 놀아

보기에서 운동 협응 발달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였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안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였다. 셋째, 우리 가족 미디어 이용습관 문

화 만들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자녀가 지켜야 하는 이용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부모

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워크북에 이용습관 tip을 배치했으며, 리더가 

적극적으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위 내용을 반영하여, 총 2회의 시범운영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한 프로그램 

구성은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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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기 회기제목 목표 주요내용

자녀
집단

1회기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상

Ÿ 가족치유캠프에서 지킬
약속을 정한다.

Ÿ 미디어 사용 시 에티켓
을 배우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1) ‘알쏭달쏭 디지털 미디어 세
상’ 보드게임
- 보드게임을 통해 디지털 미
디어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에티켓을 알 수 있다.

2회기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신호등

Ÿ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을 알아본다.

Ÿ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1) 나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
관 알기
-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체
크리스트를 통해 나의 모습
을 생각해 본다.

- 나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
관 신호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디지털 미디어의 좋은 점
vs 나쁜 점
- 디지털 미디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아본다.

3회기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으로!

Ÿ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
로 인한 어려움, 갈등
상황을 이해한다.

Ÿ 자신의 문제행동을 탐
색하여 변화에 대한 동
기를 인식한다.

1) 스마트폰과 우리 가족
- 나와 우리 가족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모습을 상상해
보고, 가족과의 갈등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 나눈다.

2) 나의 미디어 사용 규칙
- 나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야
기 나눈다.

4회기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상

Ÿ 디지털 미디어 없이 가
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탐색한다.

Ÿ 디지털 미디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콜라주
활동을 통해 표현한다.

1) 디지털 미디어 없는 신나는
세상
-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즐
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미디어 없이 할 수 있는 활
동을 콜라주로 표현한다.

부모
집단

1회기
나는 어떤
부모일까?

Ÿ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
는 부모들의 공감 및
유대감을 형성한다.

Ÿ 자기 파악, 자녀에 대한
기대(욕구)를 깨닫는다.

1) 자기 파악
- 나는 어떤 양육태도를 가졌
는가?
2) 자녀에 대한 나의 기대(욕구)
- 내가 바라는 자녀의 스마
트폰 사용의 모습 vs 현실
은?
3) 자녀와의 소통 경험 나누기
-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조
절하기 위해 시도했었던 노

표 33. (최종)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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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나누기
- 좋았던 점 / 실패했던 점

2회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

Ÿ 나와 자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을 계획한
다.

Ÿ 캠프 이후 적용 가능한
훈육방법을 익히고, 미
디어사용지도를 위한
계획을 세워본다.

1) 유형별 인터넷 이용동기에
대해 이해하기
-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 내 자녀의 유형특성 이해
및 적용방안 탐색

2) 자녀의 인터넷 조절을 도와
주는 훈육방법 습득하기
- 자녀의 인터넷조절 훈육방
법 및 기술 익히기

- 미디어사용 실천계획 세우기

가족
집단

1회기
함께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Ÿ 참가자들 간에 친밀감
을 형성한다.

Ÿ 집단의 구성원을 소개
한다.

1) 우리 가족은?
- 부모와 자녀가 인터뷰를 진
행한다.

- 스케치북에 우리 가족을 표
현한다.

2) 우리 가족 소개하기
- 스케치북에 표현한 우리 가족
을 다른 가족에게 소개한다.

2회기
우리가족
알아가기

Ÿ 게임을 통해 우리 가족
에 대해 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본다.

Ÿ 부모 자녀 간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기대와
욕구의 간극을 인지한다.

Ÿ 미디어 없이 자녀와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체
험한다.

1) 이심전심 게임
2) 미디어 없이 놀아보기
- 그룹별 팀을 이뤄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흥미
를 유발하고 가족 간 친목
을 유발한다.

3회기
우리가족
함께하기

Ÿ 우리 가족의 건강한 미
디어 이용습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용규칙
을 세워본다.

Ÿ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활동을 찾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Ÿ 우리 가족 미디어 이용
습관 문화를 만들기 위
한 규칙을 발표한다.

1) 우리 가족 미디어 이용문화
만들기
- 대화와 타협기술을 활용하
여 우리 가족의 규칙을 정
해본다.

-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
는 놀이 활동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2) 다짐하기
- 우리 가족의 건강한 스마트
폰 이용습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용규칙 및 놀이활동
발표하기

대안
활동

지역별
특색활동

Ÿ 공동체 활동을 통한 가
족 간 친밀감과 응집력
을 향상시킨다.

Ÿ 미디어 외에 다른 대안
활동의 즐거움을 안다.

1) 지역별 운영 장소에 맞는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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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1. 연구의 요약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변화를 우리 생활에 

가져왔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 획득의 효율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교육과 업무, 그리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부

작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률은 매우 높은 편인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99.9%, 3세 이상 국민의 9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시

간도 5년 전에 비해 5시간가량 높아졌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스마트폰 과의

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2%는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특히 유아

와 청소년의 경우 이 비율이 28.4%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스마트폰의 사용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이 어릴수록 인터넷게임 등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과의존의 양상

이 심각해질 수 있다(김승옥, 유구종, 김민경, 2009). 이는 유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김윤경 외, 2021; 

Seetharaman & Rajeswari, 2022) 부모는 이러한 과의존 현상을 인지하고,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

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비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기획단계, 구성단계, 실시 및 평가의 세 단계로 이

루어졌다. 기획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목표를 설정하였으

며, 문헌 고찰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전문가 및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 방식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구성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검토한 중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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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론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에

게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

로 개발된 초안을 토대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자 

평가 및 전문가 감수를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의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 과의존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디어 과의존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저연령의 집중력 부족을 

감안한 프로그램 구성, 보호자와 분리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것, 쓰기 및 언어 

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관

련 양육방법과 추후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의 경

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기이해, 자녀이해를 하는 내용과 미디어 사용에 대한 양육

법을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자녀집단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습관 점검,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갈등 상황 확인 및 문제행동과 변

화 동기 탐색, 미디어 사용 시 에티켓, 대안활동 탐색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부모집

단의 경우, 자신의 양육태도 파악, 자녀의 인터넷 이용 동기 탐색, 자녀와 스마트폰 문

제에 대한 의사소통방법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가족집단은 보드게임, 전통

놀이 등 미디어 없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가족 내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문화 만들기를 하였다. 또한 야외에서 수행하

는 지역별 특별활동 등을 통해 부모와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졌다. 

이렇게 구성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2023년 9월 1일에

서 17일 사이에 총 2회 각각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총 30명이 참여하였으며, 부모 1인

과 초등학교 1학년 자녀 1명이 쌍으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찰차 척도, 가족적응력과 응집력 평가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사전, 사후, 추후(종료 3주 후)에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캠프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하여 캠프 참여 직후(사후), 3주 후(추후)가 모두 유의한 변화

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가족기능,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가 추후에도 지속되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개발  71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와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

는 미디어 과의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유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안을 위한 가족 기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의 과의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하였다. 문헌연

구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 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과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론과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로 예비 수행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로써 이론적인 대응 방안에서 한 단

계 더 나아가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가족 단위의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의 기능 및 

의사소통을 향상시켰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미디어 사용에 대한 공통된 이해

와 이에 대해 의사소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

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및 지속 가능한 개선 방향 제시하였다.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결과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

램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다양한 대상과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과 비교집단 설정하지 못하여 과의존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타당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결과를 해

석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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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이 총 30가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

한다.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타당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보급되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모습의 가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

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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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장실무자 대상 요구조사 질문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요구조사 설문지

<가족치유캠프 현장전문가 대상>

안녕하십니까?
항상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디어 과의존의 저연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올해부터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초등1 연령의 보호자가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중독대응부에서는 초등1 연령에 대한 서비스 개입
을 위해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보호자를 위한 이러닝콘텐츠를 개발 중입니
다.

이를 위해 가족치유캠프 운영경험이 있거나, 강사 및 운영진 외에도 간접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본 콘텐츠 개발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
용은 본 치유서비스 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중독대응부 드림

설문 응답 답례품 지급을 위한 동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설문 응답에 대한 답례품 발송 용도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
4. 동의 거부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답례품 지급이 제한됨
5. 개인정보제공 및 제 3자 제공 기관
- 제공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답례품 지급 업체
- 제3자제공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재정정보원(이나라도움)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정한) 정산보고서 외부감사인

이름 : ( ) 연락처 : ( )
본인은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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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학사졸업 ② 석사수료 ③ 석사졸업 ④ 박사과정 ⑤ 박사수료 ⑥ 박사졸업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상담학 ② 심리학 ③ 교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 )

5.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

6. 귀하의 상담관련 기관 종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7. 귀하는 초등학생 가족치유캠프 운영 또는 직간접적 참여 경험이 있습니까?
① 3회 이상 경험 있음 ② 1회 경험 있음 ③ 간접경험 있음 ④ 없음

Ⅱ. 프로그램 관련 설문
1.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초등 저연령(초1~2)에 대한 미디어과의존 상담개입경험이 있나요?
① 다수의 경험있음 ② 드물게 경험있음 ③ 없음

2. 초등 저연령(초1~2)에 대한 개입에 있어 귀하가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어려움이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어려움이 있다 ⑤ 몹시 어려움이 있다

3. 초등 저연령(초1~2)에 대한 미디어 과의존 개입을 위해 가족치유캠프 개발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4.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2개까지 복수응답가능)
① 집단상담(자녀와 함께) ② 부모교육 ③ 대안활동
④ 가족상담 ⑤ 기타( )

5.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 한 회기의 적절한 시간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30분 ② 40분 ③ 50분 ④ 기타: 분

6.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가 끝나는 시간은 몇 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오후 7시 ② 오후 8시 ③ 오후 9시 ④ 기타:

7. 캠프 시, 부모교육 프로그램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집단상담 프로그램 ② 집단교육 ③ 부모 개인상담 ④기타( )

8.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운영 경험이 없다면)예상되는 어려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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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운영 경험이 없다면)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을 기타에 적어주세요
① 청소년 집단상담 ② 부모집단교육 ③ 가족상담 ④ 대안활동프로그램
⑤ 사후모임(구체적으로 ) ⑥ 기타( )
9-1. 위의 질문에서 선택한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 )

10. 기존 가족치유캠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청소년과 부모 1:1참여방식
② 청소년집단상담
③ 가족상담
④ 부모교육
⑤ 대안활동프로그램
⑥ 기타( )
10-1.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 )

11.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의 기간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기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간과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① 1박2일 ② 2박3일 ③ 기타( )

12.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내용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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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보호자 대상 사전요구조사 질문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요구조사 설문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디어 과의존의 저연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올해부터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초등1 연령의 보호자가 그 대상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중독대응부에서는 초등1 연령에 대한 서비스 개입을
위해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보호자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연령 자녀의 보호자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치유서비스 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
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중독대응부 드림

설문 응답 답례품 지급을 위한 동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설문 응답에 대한 답례품 발송 용도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
4. 동의 거부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답례품 지급이 제한됨
5. 개인정보제공 및 제 3자 제공 기관
- 제공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답례품 지급 업체
- 제3자제공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재정정보원(이나라도움)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정한) 정산보고서 외부감사인

이름 : ( ) 연락처 : ( )
본인은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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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모든 자녀 표기)

(만 세, 만 세, 만 세)

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도 까지만)

( <예> 서울, 부산, 대전 )

Ⅱ. 프로그램 관련 설문

1.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1-1번으로) ② 아니오(2번으로)

1-1.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일반사용자군 ② 주의사용자군 ③ 위험사용자군 ④ 잘 모르겠음

1-2. 받으신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점검을 받아보셨나요?

( )

2.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 어플 등은 어떤 것인가요?

( )

3. 보호자와 여가활동 시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 어플 등은 어떤 것인가요?

( )

4. 부모와 자녀는 하루에 얼마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보호자 : / 자녀 : )



88

5. 귀하께서 초1 연령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에 참석하신다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

을 기대하시나요?(복수응답가능)

Ⅰ.부모대상

① 자녀의 미디어사용조절을 위한 양육방법

② 초1 연령대 청소년의 특징(발달, 성격)

③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④ 청소년 미디어문화의 이해

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⑥기타( )

Ⅱ.자녀대상

① 자녀의 미디어사용조절 프로그램

②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대안활동

③ 기타( )

3. 자녀의 미디어사용 지도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 )

3-1. 사용했던 지도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4. 자녀의 미디어사용 관련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5.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의 기간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기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간과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① 1박2일 ② 2박3일 ③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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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FGI 질문지 (가족치유캠프 현장전문가 집단)
시간 구분 질문 내용

2분 인사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프로그램 내용 : 초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 개발배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
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청소년 인터
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초등1 연령 보호자가 그 대상으
로 포함되었습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치유서비스 개발이 필요하
여 초등1 연령 발달적 요인과 미디어 과의존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10분 전환
질문

1. 현장에서 초등 저연령(초1~2)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정도와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2.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면서 보호자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
백해 준 것은 무엇인가요?

40분 주요
질문

1-1.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일까요?
1-2. 선택하신 이유와 그와 관련된 경험담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 캠프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4.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
요?
5. 기존 가족치유캠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초등1 연령 가족치유캠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프로그램,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10분 마무리
질문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2.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로 더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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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보호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FGI 질문지 (가족치유캠프 보호자 집단)

시간 구분 질문 내용

2분 인사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프로그램 내용 : 초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 개발배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
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초등1 연령 보호자가 그 대상으로 포
함되었습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치유서비스 개발이 필요하여 초등
1 연령 발달적 요인과 미디어 과의존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합니다.

10분 전환 질
문

1.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매체, 콘텐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2. 자녀의 미디어사용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0분 주요 질
문

1. 자녀의 미디어사용 지도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나요?
1-1. 사용조절 지도 성공사례/실패사례가 있으신지?
1-2. 사용조절 지도가 성공 or 실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 자녀의 미디어사용 관련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ex.
자녀의 특성, 상황적 특성, 부모 개인의 특성 등)
3. 본인이 자녀와 함께 가족치유캠프에 참여하신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4.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기대
하시나요?

10분 마무리
질문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2. 초등1 연령 미디어 과의존 가족치유캠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로 더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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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시범운영 효과성 사전 검사지

○ 보호자용(사전)

이름 (부 / 모 / 조부 / 조모 / 기타) 자녀이름

날짜

1. 다음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1 2 3 4

2.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한다. 1 2 3 4

3.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1 2 3 4

4.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1 2 3 4

5.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6.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1 2 3 4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1 2 3 4

8.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1 2 3 4

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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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분 가족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의견을 받
아들인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들을 인정해 준다. 1 2 3 4 5

4.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자신의 교육문제에 대해 의
사표현을 한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가족들끼리 함께 뭉쳐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6. 우리 가족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식구 중 누구
라도 상황에 따라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1 2 3 4 5

7.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매우 친하다. 1 2 3 4 5

8. 우리 가족은 행사가 있을 때 모두 참가한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가사 일을 나누어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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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상단의 보호자 유형을 체크해주세요).

문항

참가 보호자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소신을아이와거리낌없이의논할수있다. 1 2 3 4 5

2. 내 아이는 늘 내 말을 귀담아듣는다. 1 2 3 4 5

3. 내 아이와 대화하면 만족스럽다. 1 2 3 4 5

4.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이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 1 2 3 4 5

5. 내 아이에게 말을 할 땐 조심스럽고 꺼려진다. 1 2 3 4 5

6. 내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욱 마음 편하다. 1 2 3 4 5

7. 내 질문에 내 아이는 솔직하게 대답해 준다. 1 2 3 4 5

8.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내 아이에게 그대
로 말할 수 없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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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유캠프 사전 설문지 (보호자용)

‣ 날짜 ‣ 캠프운영기관

‣ 인적사항 1. 자녀이름 2. 관계

구분 문 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그렇
지않
다

때때
로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학업 및
진로관련

1. 자녀가 학교생활을 성실히 잘하고 있다. 1 2 3 4 5

2. 자녀가 학업 및 진로관련 활동을 성실히 잘
하고 있다. 1 2 3 4 5

대인관계
3. 자녀가 친구와 사이좋게 잘 어울린다. 1 2 3 4 5

4. 자녀가 부모 및 가족과 갈등 없이 가깝게
지낸다. 1 2 3 4 5

건강 및
생활태도

5. 자녀가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신체증상(두통,
시력저하, 어깨, 허리 등 관절염 등)을 자주 호
소한다.

1 2 3 4 5

6. 1일 평균 인터넷(게임) 사용시간? 평일 시간
주말 시간

7.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평일 시간
주말 시간

8. 1일 평균 수면시간? 평일 시간
주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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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시범운영 효과성 사후 검사지

○ 보호자용(사후)

이름 (부 / 모 / 조부 / 조모 / 기타) 자녀이름 날짜

1.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분 가족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의견을 받
아들인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들을 인정해 준다. 1 2 3 4 5

4.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자신의 교육문제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가족들끼리 함께 뭉쳐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6. 우리 가족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식구 중 누
구라도 상황에 따라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1 2 3 4 5

7.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매우 친하다. 1 2 3 4 5

8. 우리 가족은 행사가 있을 때 모두 참가한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가사 일을 나누어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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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상단의 보호자 유형을 체크해주세요).

문항

참가 보호자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소신을 아이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1 2 3 4 5

2. 내 아이는 늘 내 말을 귀담아듣는다. 1 2 3 4 5

3. 내 아이와 대화하면 만족스럽다. 1 2 3 4 5

4.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이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 1 2 3 4 5

5. 내 아이에게 말할 땐 조심스럽고 꺼려진다. 1 2 3 4 5

6. 내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땐 차라리 말을 안 하
는 것이 더욱 마음 편하다. 1 2 3 4 5

7. 내 질문에 내 아이는 솔직하게 대답해 준다. 1 2 3 4 5

8.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내 아이에게 그대
로 말할 수 없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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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시범운영 효과성 추후 검사지

○ 보호자용(추후)

이름 (부 / 모 / 조부 / 조모 / 기타) 자녀이름

날짜

1. 다음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1 2 3 4

2.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한다. 1 2 3 4

3.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1 2 3 4

4.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1 2 3 4

5.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6.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1 2 3 4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1 2 3 4

8.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1 2 3 4

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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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분 가족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의견을 받
아들인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들을 인정해 준다. 1 2 3 4 5

4.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자신의 교육문제에 대해 의
사표현을 한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가족들끼리 함께 뭉쳐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6. 우리 가족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식구 중 누구
라도 상황에 따라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1 2 3 4 5

7.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매우 친하다. 1 2 3 4 5

8. 우리 가족은 행사가 있을 때 모두 참가한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가사 일을 나누어 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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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현재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상단의 보호자 유형을 체크해주세요).

문항

참가 보호자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소신을 아이와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1 2 3 4 5

2. 내 아이는 늘 내 말을 귀담아듣는다. 1 2 3 4 5

3. 내 아이와 대화하면 만족스럽다. 1 2 3 4 5

4.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이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 1 2 3 4 5

5. 내 아이에게 말을 할 땐 조심스럽고 꺼려진
다. 1 2 3 4 5

6. 내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욱 마음 편하다. 1 2 3 4 5

7. 내 질문에 내 아이는 솔직하게 대답해 준다. 1 2 3 4 5

8.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내 아이에게 그대
로 말할 수 없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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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유캠프 추후 설문지 (보호자용)

‣ 날짜 ‣ 캠프운영기관

‣ 인적사항 1. 자녀이름 2. 관계

구분 문 항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그렇
지않
다

때때
로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학업 및
진로관련

1. 자녀가 학교생활을 성실히 잘하고 있다. 1 2 3 4 5

2. 자녀가 학업 및 진로관련 활동을 성실히 잘
하고 있다. 1 2 3 4 5

대인관계
3. 자녀가 친구와 사이좋게 잘 어울린다. 1 2 3 4 5

4. 자녀가 부모 및 가족과 갈등 없이 가깝게
지낸다. 1 2 3 4 5

건강 및
생활태도

5. 자녀가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신체증상(두통,
시력저하, 어깨, 허리 등 관절염 등)을 자주 호
소한다.

1 2 3 4 5

6. 1일 평균 인터넷(게임) 사용시간? 평일 시간
주말 시간

7.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평일 시간
주말 시간

8. 1일 평균 수면시간? 평일 시간
주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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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시범운영 보호자 만족도 평가

(1일차)� 오늘� 하루� 평가하기

★� 좋았던� 점은?

★� 도움이� 되었던� 점은?

★� 아쉬웠던� 점은?

★� 개선할�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 명
만족도

불만족� ←---------→� 만족

입소식� 및� OT ①� -� ②� -� ③� -� ④� -� ⑤

함께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부모교육� 1일차 ①� -� ②� -� ③� -� ④� -� ⑤

우리가족� 알아가기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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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오늘� 하루� 평가하기

★� 좋았던� 점은?

★� 도움이� 되었던� 점은?

★� 아쉬웠던� 점은?

★� 개선할�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 명
만족도

불만족� ←---------→� 만족

부모교육� 2일차 ①� -� ②� -� ③� -� ④� -� ⑤

특색활동(해먹체험� /�힐링오케스트라) ①� -� ②� -� ③� -� ④� -� ⑤

우리가족�함께하기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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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시범운영 초등1 연령 만족도 평가

(1일차)� 오늘� 하루� 평가하기

★� 좋았던� 점은?

★� 도움이� 되었던� 점은?

★� 아쉬웠던� 점은?

프로그램� 명
만족도

불만족� ←-------→� 만족

입소식� 및� OT ①� -� ②� -� ③� -� ④� -� ⑤

함께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자녀� 첫� 번째� 시간
-� 친해지기

-� 규칙� 정하기

-� 알쏭달쏭� 미디어� 세상(보드게임)

①� -� ②� -� ③� -� ④� -� ⑤

자녀� 두� 번째� 시간
-� 나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알기

-�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①� -� ②� -� ③� -� ④� -� ⑤

우리가족� 알아가기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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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오늘� 하루� 평가하기

프로그램� 명
만족도

불만족� ←--------→� 만족

자녀� 첫� 번째� 시간
-� 스마트폰과� 우리� 가족

-� 우리� 가족의� 미디어� 사용� 규칙

①� -� ②� -� ③� -� ④� -� ⑤

자녀� 두� 번째� 시간
-� 가족과�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것�

표현하기

①� -� ②� -� ③� -� ④� -� ⑤

특색활동

(해먹체험� /� 힐링오케스트라)
①� -� ②� -� ③� -� ④� -� ⑤

우리가족� 함께하기 ①� -� ②� -� ③� -� ④� -� ⑤

★� 좋았던� 점은?

★� 도움이� 되었던� 점은?

★� 아쉬웠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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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mplement a standardized camp program as 

part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Youth Family Treatment Camp 

Project,' targeting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regulating media use. The goal is to aid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ternet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achieve this, a research team was formed, objectives were set, and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existing smart media-related programs. Additionally, a demand 

survey using a focus interview method was conducted with on-site experts and parents of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is information, a program model was 

developed, and the detailed content of the program was structured using theories related 

to addiction that were reviewed. Furthermore, feedback from academic and on-site experts 

was sought to ensure face validity. Finally, based on the developed draft, a preliminary 

program was created and refined through expert reviews to produce the final program.

Based on the structured program, a pilot program was conducted twice between 

September 1st and 17th, 2023, each session lasting 1 night and 2 days. A total of 30 

participants, consisting of one parent and one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 as a 

pair, took part. To assess the program's effectiveness,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childre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were evaluated 

using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3 weeks after completion) measures targeting 

parent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changes in all measured aspects immediately after 

the camp (post-test) and three weeks later (follow-up), compared to before the camp.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family functioning, and communication among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at these effects persisted eve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rogram. 

Additionally, through a process of program satisfaction evaluation and incorporating 

feedback for improvement, the final program manual was developed.

This study addressed the issue of media overdependence among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absence of specific group counseling and par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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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It provided concrete strategies for dealing with overdependence problems. The 

research aimed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amily-based media education and 

enhance family functioning and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activities. Additionally, by 

conducting a pilot program and analyzing the results and feedback obtained, the study 

valid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significance lies in presenting directions 

for continual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program based on the acquired insights 

from the pilot operation.

* Keywords: First-grade elementary age, Family Treatment Camp, Parent Education, 

Internet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