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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초등학생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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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동의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며 아동의 신체 , 심리 , 계 인 측면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독된 아동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등학생 상으로 스마트폰 
독 집단 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해 메타분석을 실시하 고, 국내에서 출간된 스마트폰 집단상담 로그램의 연
구 18편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첫째, 등학생 스마트폰 독감소를 유발하는 스마트폰 독 집단 로그램의 체 변인의 

효과 크기는 g=-0.90로 나타나 집단상담 로그램이 스마트폰 독 감소  련 변인들의 변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발 인 참여 동기에서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연구결과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개입은 자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  스마트폰에 한 방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를 상으로 
아동이 스마트폰을 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스마트폰
에 한정 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IT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kless use of the Internet by children is a barrier to daily life and has a negative impact on children's
physical,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aspects. But more and more children depend on the Internet. Thus, the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group programs that involve Internet addi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tudy analyzed 18 studies of a local Internet group counseling program. First,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Internet-dependent group programs that cause Internet addiction redu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shown to be g=0.90, indicating that group counseling programs are effective in reducing Internet addiction
and changing related variables.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re were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in voluntary participation motivations. Therefore, intervention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quires 
preventive training for smart phones so that voluntary participation can occur, and education for parents to develop
autonomy for children to use smartphones properly. And rather than making these efforts limited to smart phones, 
IT retriever education needs to be organized.

Keywords : Internet addiction, Smart phone dependenc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endence Intervention 
Program,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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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아동에게서의 스마트폰은  다른 가상공간의 놀이

터, 친구를 만들고 친구와 소통하는 공간, 학습하는 통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이 스마트폰을 습 으로 

사용하는 것이 20.1%, 시간 보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20.5%임을 고려할 때 5명  1명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습 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아동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4.8시간 이상으로[1]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무분
별한 사용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며 아동의 신체 , 심
리 , 계 인 측면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그
리고 많은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하거나 사용 시간

을 조 하려고 하면 아동은 충동성, 분노와 공격성과 같
은 증상을 보이며 가족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자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일상생활 장애나 사용 제재에 따른 단 상,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내성, 가상세계지향과 같은 증상
이 나타나는 경우를 스마트폰 독으로 정의하고 있

다.[2][3] 아동의 스마트폰 독에 해 우리 사회는 3년
에 한번씩 9개 부처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
다. 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으면 정부 부처에 따라 방과 치료, 컨
텐츠 활용 등의 분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

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스마트폰 독은 3명  한 명
으로도 어들지 않아 극 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
이 되고, 스마트폰 보 률의 확 되었다는 을 강조하

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

고 있는 조사는 인터넷 신 스마트폰실태조사를 하고 

있다1). 이러한 시  흐름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도 

포 인 개념에서 스마트폰 독으로 근하고자 하며, 
인터넷 독뿐만 아니라 컴퓨터 독 등을 포 하여 다

루고자 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아동 스마트폰 로그램이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약 400개가 넘을 정도로 방 하다. 사

1) 국가정책에서 2016년부터 ‘ 독’을 ‘과의존’으로 개념을 수정하 고, 

독과 달리 성, 조 실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재 국가정책

으로는 과의 존을 쓰고 있으나 학계와 연구자와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독을 사용하고 있으므

로 과의 존을 독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아동 학 등 다양한 분야의 
로그램은 문가가 선택하는데 있어 오히려 혼란을 래

하기도 한다. 한 로그램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제시
하기도 하고, 회기와 회기당 소요시간 등이 다양하게 개
발되어 더 효과 인 로그램을 단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효과 인 로그램을 탐색하기 

해 메타분석을 활용하 다. 스마트폰 독과 련한 
집단상담 로그램에 한 메타분석은[4][5][6]은 공통
으로 효과 크기가 크게 분석되고 연령별, 목 별, 회기
별, 독수 별, 용이론별로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검

증하 다. [7]의 연구는 학교 별, 로그램유형별, 회
기수별, 운 시간별, 종속변인별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
보았다. [8]은 최근 이론을 추가하여 분석하 고 한 기

존연구에서 참가 상과 실행시기, 기간 등의 실 인 

요인들을 일부만 제시하여 종합 인 설명을 하지 못하

다. 이러한 연구는 부분 등학교와 학교, 고등학교
를 모두 공통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생에게 더 큰 효
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에서 연령화 상이 나타나고, 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독이 심

각해지고 있는 시 에서 등학생에 한 효과 인 로

그램 탐색은 시 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1) 등학생을 상으로 한 스

마트폰 독 개입 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는가? 2) 효과
가 있는 로그램의 구조  특성은 무엇인가? 이다. 이
를 통해 등학생을 한 개입에 구체 인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

본 연구는 등학생 상으로 스마트폰 독을 방

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된 집단상담 로그램의 효과성

을 살펴보기 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국내에서 출간된 
아동 스마트폰 집단상담 로그램의 연구를 메타분석에 

활용하기 하여 연구의 포함조건과 제외조건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 논문을 선정한 구체  기

과 제외 기 은 체계 으로 메타분석 상 문헌을 선

정하기 한 PICOS(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s) 기 에 따라 연구 논문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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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9][10].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 상자(P)는 아동복지법 2조 1항 학령
기 아동 보호  교육지원 기본법에 따라 만 6세~12세 
미만의 학령기 등학생을 스마트폰 독 집단상담 로

그램의 연구 상으로 한다. 

2) 개입방법

개입방법(I)은 스마트폰 독 감소를 한 집단 상담 
로그램으로 등학생 상으로 실시한 교육  상담

로그램을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 스마
트폰 독, 컴퓨터 독을 동일한 범주로 구분하여 세 가
지를 모두 포함하 고, 그 이유는 인터넷, 컴퓨터, 스마
트폰을  모두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부 시책

을 반 하여 동일한 범주로 포함하 다. 다만 스마트폰 
독을 포 으로 다루는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이

나 SNS 독과 같이 일부 컨텐츠만을 한정하여 로그

램을 실행한 연구는 제외하 다. 한 방 로그램은 

제외했으며 평균, 표 편차, 표본 수가 제시된 연구와 효
과 부분에서 부모나 교사 등 함께 제공하 을 경우, 그 
효과를 따로 보고한 논문은 포함하 다. 

 
3) 비교집단

비교집단(C)은 연구 상자 집단  무선배정으로 치

료 로그램을 처치 받은 집단을 실험집단, 로그램을 

처치 받지 않은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 다.

4) 연구결과

연구결과(0)는 스마트폰 독 수 의 감소 는 증가

와 같은 변화를 보고한 연구를 포함하 으나, 독 험
군을 상으로 할 뿐, 독에 감소효과에 한 결과를 포
함하고 있지 않은 연구는 메타분석의 상에서 제외하

다. 특히 활용한 척도는 ‘인터넷 독’, ‘컴퓨터 독’, 
‘스마트폰 독’을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하 는지 검토

한 후 본 연구에 포함하 다. 

5) 연구 설계 유형

연구 설계유형(S)은 실험 연구 는 유사 실험연구로
서 통제집단이 있으며, 집단의 측정이 사 과 사후에 이

루어진 연구를 포함하 고, 통제 집단이 없는 단일사례 

설계나 계량 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질  연구방법은 

상에서 제외하 다.

2.2 자료수집 및 선정 과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등학생을 한 스마트폰 

독 집단상담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이다. 
국내의 석▪박사학 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 자료집
의 논문들을 모두 포함하 다. 분석 상에 합한 논문

을 수집하기 한 문헌선정과정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발견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스마
트폰 독 집단상담 로그램을 용한 석▪박사 학  

논문  학술지 논문이다. 검색 기간은 2018년 1~8월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스마트폰 
독에 하여 발표된 학술지와 학 논문(석▪박사)을 검
색하 다. 검색에 활용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총 3곳
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학술데이터베이스서비스(Data 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한국학술정
보원(Korean Studies Information Sharing System, 
KISS)이었다. 검색 키워드는 ‘인터넷 독, 스마트폰 
독, 컴퓨터 독, 집단, 상담, 로그램, 아동, 등학생 

등 8개의 주요 검색어를 조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둘째, 문헌 선별과 선정기 은 (1) 학  논문이 학술 논

문으로 발표된 경우에는 학술 논문만을 분석 상에 포함

했으나, 충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  논

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택하 다. (2)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로 연구명과 연도, 자의 이름이 동일한 논문이 목
록에 여러 개 등록된 경우에는 한 개만 포함시켰고, 복
된 논문을 제외하여 총 138편을 선별하 다. (3) 본 연구
의 상인 등학생에 한 자료로 한정하 다. (4) 인터
넷 독과 스마트폰 독, 컴퓨터 독, 휴 화 독 

등으로 집단상담 로그램을 개발하 다고 하더라도 

방과 치유의 두 가지 속성으로 분류하여 치유에 을 

둔 로그램으로 한정하 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독
에 한 개념 규정을 고려하여, 각 로그램에서 독 정
도를 스크리닝 하기 해 사용한 척도를 으로 살

펴보았다. 척도에 따라 독에 한 개념과 정도 등이 상
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식 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정

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독 척도를 활용한 논

문으로 제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별한 연구는 총 
18편의 문헌이 포함되었다(Figure 1) [appendix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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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collection and selection process

2.3 코딩 및 효과크기 산출

2.3.1 데이터 코딩 

본 연구에서는 연구논문의 일반 인 특성  평균효

과 크기를 산출하기 하여 코딩 양식에 따라 연구 논문

을 정리하 고, 연구 상 논문을 일 으로 정리하기 

하여 련 문가  연구자와의 합의 후 메타분석에 

사용할 18편의 연구 논문을 정리하 다. 코딩매뉴얼은 
개별 연구들의 기본 인 정보( 자, 출 유형, 발표연도)
와 연구 상 성별, 실험집단, 통제집단 인원수, 집단크
기, 로그램 회기 수, 주당 회기수, 회당소요 시간, 실험
집단의 사후검사 평균, 표 편차와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 표 편차, 이론  배경, 참여 동기, 독수  등이다.

2.3.2 효과크기 산출

효과크기(effect size)는 로그램의 효과 크기 는 
변수 간 계의 크기를 표 한 값으로써 표 화된 평균 

차이 는 상 계를 의미한다[11]. 효과크기 유형은 
표본의 크기가 다양한 연구가 섞여 있을 때 효과 크기가 

과  추정되지 않도록 교정처리 한 값인 Hedges, g를 활
용하 다. Hedges, g는 효과 크기가 과  추정되지 않도

록 교정 처리한 차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로그램의 효과를 상 으로 비

교분석을 하여 보고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평

균과 표 편차, 그리고 사례 수 등을 활용하여 효과 크기
를 산출하 다. 효과 크기에 한 해석으로[11][12][13]
의 해석 기 을 활용하 다.

2.3.3 이질성 검정

이질성 검정은 개별 연구들의 효과 크기 간 분산이다. 
효과 크기의 이질성은 효과크기 간의 차이(differences 
in effect sizes)로 추정하고자 하는 모집단 효과 크기에 
있어서 차이(variation in the true effect sizes)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효과 크기들의 찰된 분산을 의미하는

(Higgins and Green 2011) Q 값과 실제 분산 비율을 의
미하는 I2값을 활용하 다. I2는 비율(%)로 나타내며, 
75% 이상은 큰 이질성, 50% 수 은 간수 의 이질성, 
25% 이하는 이질성이 없다고 단하 다[12]. 한 효

과 크기의 통계  이질성(heterogeneity)을 평가하기 
해 forest plot을 통해 시각 으로 살펴보고 이질성이 큰 

경우 추가 인 설명을 해 연구 수 의 특성, 즉 조 변

수의 속성에 따라 메타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

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2.3.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는 코딩을 할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 내용을 선

정한 다음 Excel 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코딩하

여, 포함된 연구의 일반 인 특성을 정리하 다. 연구물 
체에 한 효과 크기는 종합  메타분석을 통해 실시

하 고, R 로그램의 ‘meta’와 ‘metafor’ 패키지를 활
용하여 평균 효과 크기  하 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한 출  편향성 검토를 해 깔때기 도표(funnel plot)
와 연구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그램 간 이질 인 

특성을 고려하여 무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으
로 효과 크기를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3.1 스마트폰 중독 감소에 대한 효과크기 분석 

3.1.1 선정된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2002년부터 2018년
도까지 국내에서 등학생 상으로 스마트폰 독 집단

상담 로그램을 시행한 총 18편연구로 학회지 논문 3
편, 석사학  논문 15편이었다. 연구물의 발행 시기는 
2002년~2006년까지 8편, 2007년~2011년까지 7편, 
2012년~2015년까지 3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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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3.1.2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중독에 대한 효과

크기

종속변수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독 정도를 측정
한 분석 상 논문의 효과 크기는 Fig.1와 같다. 사용한 
연구의 상 수가 일정하지 않아 표 화된 평균효과 크

기 (standardized mean difference)인 Hedges’ g를 산출
하 으며, 95% 신뢰수 (CI)을 계산하 다. 그리고 평
균 효과 크기는 연구방법, 표본, 개입방법 등이 상 연
구에서 서로 다른 을 인정하여 무선효과

(random-effects moder)을 용하여 산출하 다.  실험
집단이 스마트폰 독 정도가 통제집단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3.1.3 출판편향분석

본 연구의 상 논문의 편의 정도를 확인하고 개별연

구가 연구 결과를 표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출 편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2 와 같이 나타났다. 좌우 칭
형이 완 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출 편향이 

의심되어 비 칭을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추가로 

개별연구의 효과크기와 표 오차의 계를 회귀 식으로 

분석한 결과 Egger의 회귀분석 P-valuer=0.13이므로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출  편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3. Fores plot for the selected reseach - specifec 
effect size

(a) (b)

Fig. 4. Egger’s regression plot

3.1.4 이질성 검증 및 조절효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의 이질성 검증을 해 

Table 1.의 forest plot을 통해 살펴본 후 Q 값과 I2값을 
통해 통계 으로 검증하 다. 실제분산비율(I2)이 50% 
이상이고 Q의 유의확률 값이 0.10보다 작은 경우
(P<0.10) 효과 크기의 이질성은 상당하다고 본다[9]. 
Table 1 같이 통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Q값은 69.97, 
유의확률은 0.00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분
산 비율(I2)의 값은 75.7%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학생 
스마트폰 독 집단 상담 로그램의 효과크기 분포는 높

은 이질성을 보인다는 것이 통계 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Heterogeneity verification between effect sizes

model k Q df P tau^2  I^2

Random 18 69.97  17  0.0001 0.6592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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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마트폰 중독 감소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각 변인에 따라 독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
는지, 이에 향을 주는 배경을 탐색하기 해 조  효과

분석을 메타 ANOVA로 실시하 다. 실시의 여부를 검
증한 결과는 Table 1.와 같이 성별특성에 따른 평균효과
크기는 기타(ESg=-1.20), 혼성(ESg=-0.81) 순으로 나타
났고 효과 크기 기 으로 보았을 때 모두.40보다 크므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하지만[12],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Q=1.08 df=1 p=0.29). 
총 집단크기별 효과분석에서는 로그램 체참여자 

집단 14~17명(ESg=-1.25)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
고, 다음으로는40~46명(ESg=-0.83), 20~34명(ESg=-0.73),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Q=0.56 df=2 p=0.75). 
스마트폰 독 감소 효과를 유발하는 참여 동기별 효

과크기는 로그램을 자발 으로 참여한 집단이

(ESg=-1.42)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비자발
(ESg=-1.13), 미제시(ESg=-0.22) 순이다. 결과 통계 으

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Q=5.96 df=2 p=0.05).
주당 회기 수 효과 크기는 3회(ESg=1.82), 1회

(ESg=-1.14), 2회기(ESg=-0.47)순으로 나타났다. 로그
램 진행 시 주당 회기 수는 주 3회 하는 것이 효과가 있
음을 볼 수 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 미치지는 

않았다. (Q=4.34, df=2, p=0.11) 
체 회 기수 효과크기는 10회(ESg=1.17), 6~8회

(ESg=0.86), 12~22회(ESg=0.75)순으로 나타났지만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다. (Q=0.88 df=2 p=0.).
회기당 소요시간에서는 60분 이상(ESg=-1.00), 60분 

미만(ESg=-0.91), 미제시(ESg=-0.27)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는 미치지 않았

다(Q=0.23, df=2, p=0.89).  
독수  효과 크기 결과 잠재  험, 고 험군

(ESg=-1.15), 잠재  험군(ESg=-0.72), 험군

(ESg=-0.55)순으로 나타났다. 잠재  험, 고 험군 집

단을 함께 진행했을 경우 험군 집단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Q=1.57, 
df=2, p=0.45).
스마트폰 독 집단상담 로그램에서 배경 이론에 

따른 분석에서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ESg=-1.74) 
제일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실치료 (ESg=-1.08), 
통합  근이론(ESg=-0.71), 인지행동이론(ESg=-0.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는 미치지 않았다. (Q=2.56  df=3 p=0.4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인원에서는 실험, 통제 각 10명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평균효과 크기 (ESg=-1.25)으로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5명 이상(ESg=-0.78), 
10~15(ESg=-0.7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는 미치지 않았다

(Q=0.56 df=2 p=0.75).

Table 2. Effective size for reducing internet addiction

division k ES
(g)

95% 
Confid    
ence 

interval Q  
tau^2 I^2

Lower    
Upper

Gender
other 4 -1.20 -1.69 -0.72 1.61 0 0.0

Hybrid 13 -0.81 -1.37 -0.25 68.42 0.87 81.0

Group size

14~17 6 -1.25 -2.45 -0.04 29.63 1.84 83.1

20~34 9 -0.73 -1.36 0.10 35.75 0.71 77.6

40~46 3 -0.83 -1.30 -0.36 2.98 0.05 32.8

Motive of 
participation

Spontaneity 7 -1.42 -2.02 -0.82 14.78  0.37 59.4

involuntary 4 -1.13 -1.66 -0.60 0.72  0  0.0

Not 
provided 7 -0.22 -0.99 0.53 38.88 0.89 84.6

Number of 
sessions per 

week

three times 3 1.82 -5.32 1.67 42.32 8.90 95.3

one time 9 -1.14 -1.44 -0.83 4.76 0 0.0

 twice 6 -0.47 -1.04 -0.10 13.93 0.31 64.1

Total number 
of sessions

10 times 5 -1.17 -1.57 -0.76 2.24 0 0.0

6 to 8 times 8 -0.86 -1.67 -0.04 45.56 1.10 84.6

12 to 22 
times 5 -0.75 -1.74 0.24 20.40 1.02 80.4

Duration per 
session

Lessthan 60 
Minutes 11 -0.91 -1.51 -0.32 48.40 0.77 79.3

More than 
60 Minutes 5 -1.00 -1.39 -0.60 2.87 0 0.0

Not 
provided 2 -0.27 -3.49 2.93 15.13 5.02 93.4

Addiction 
Levels

Potential 
risk, 

highrisk 
groups

10 -1.15 -1.77 -0.52 33.51 0.71 73.1

Potential 
risk groups 2 -0.72 -1.34 -0.10 0.57 0 0.0

risk 6 -0.55 -1.36 0.26 30.46 0.85 83.6

Theoretical 
intervention

Not 
provided 3 -1.74 -3.08 -0.41 8.10 1.00 75.3

Reality 
Therapy 2 -1.08 -1.66 -0.50 0.49 0 0.0

lntegrated 
approach 9 -0.71 -1.22 -0.20 21.46 0.37 62.7

Cognitive 
behavior 4 -0.62 -2.05 0.81 33.17 1.94 91.0

Experiment·
Control 

personnel

Less than 
10 people 6 -1.25 -2.45 -0.04 1.84 1.84 83.1

10~15 9 -0.75 -1.39 -0.11 36.44 0.75 78.0

15 or more 
people 3 -0.78 -1.20 -0.36 2.50 0.0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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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은 일상생활에 장애

가 되며 아동의 신체 , 심리 , 계 인 측면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독된 아동
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등학생 상으
로 스마트폰 독 개입하는 집단 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해 메타분석을 수행하 다. 국내에서 출간된 
스마트폰 집단상담 로그램의 연구 18편을 분석하 다. 
본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 스마트폰 독감소를 유발하는 스마트폰 
독 집단 로그램의 체 변인의 효과 크기는 g=-0.90
로 나타나 집단상담 로그램이 스마트폰 독 감소  

련 변인들의 변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한 [11]가 제시한 효과 크기 해석을 기
으로 할 때 스마트폰 독 집단 상담 로그램이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상 으로 선행연구[4][6][7][9]
에서 나타난 효과 크기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이는 본연

구가 등학생만으로 상을 한정한 부분과 독의 척도

를 한정 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할 결과로 보인다. 하지
만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등학생 상으

로 스마트폰 독 집단상담 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과 련
하여 상담 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등학생과 다른 연령

 학생은 구분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독에 한 사회  개입은 

등학교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독 
집단상담 로그램의 하  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하 요인은 참여 

동기인 것이다. 참여 동기는 본인의 의사와 상 없이 선

생님과 부모님에 의해 참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비자발

인 경우와 본인에 의해 참가가 결정된 자발 인 것으로 

나 어진다. 비자발 으로 참여한 경우보다 자발 으로 

참여한 경우가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났다. 로그램 참여 
동기는 내담자의 치료 의지와 깊은 연 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지속 인 참여를 유발하는 부분에서도 요하다. 
[9] 에서도 자발 으로 참여했을 경우 비자발  참여보

다 크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등학생
의 경우 학교 혹은 학부모의 의뢰에 의해 로그램 참여

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하

다.  

등학생의 자발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하여 자

기결정성이론에 기반 하여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스스

로 참여해야겠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요하다. 이
를 해서는 로그램 참여 이 부터 등학생이 스마트

폰 사용에 해 자율 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직 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 학생과 부모를 한 스마트폰 사용에 한 IT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과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추수평가에서 나타나는 결
과를 포함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추수평가를 한 연구의 
편수 4편으로 매우 한정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로그램 효과성에 련한 연구는 추수평가를 포함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 상 연구 모두

는 구조화된 집단 로그램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조
화된 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차동을 상으로 하는 집단

로그램에서는 상담자의 경험과 역량이 특히 요한데

[6] 이에 한 선행연구가 없어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행자의 상담경력, 문가 자격 

여부 등을 로그램 효과 연구에 자세히 거론하여 연구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통계  방법을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 다. 아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
되었고 로그램이 어떻게 아동에게 향을 미쳤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물들이 축 된다면 좀 더 풍성한 함

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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