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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영향 요인들을 확인하고, 요인들 간의 작용하는 직·간접 경로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SPSS 26.0 및 26.0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여섯 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위축과 학교 환경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 요인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학교 환경과 같은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로 제시될 것이다.

주제어 : 스마트폰 의존성,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학교환경

Abstract  This study is object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and to determine the degree of influence on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direct and 

indirect channels acting between factors. The data of the 2th Korean Child-Youth Panel Survey(KCYPS 

2018)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6.0 and 26.0 AMOS program. Six paths prov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Social withdrawal and the school environment influenced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Self-esteem and depression acted as mediating 

factors.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was influenced not only by personal factors but also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school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presented as evidence 

for developing programs that can prevent adolescents from smartphon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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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의 사용을 통해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이

루어졌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일정관리, 정보검색, 구

매, 교육 및 SNS 등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책

ㆍ웹툰ㆍ웹 소설, 게임 등을 활용하여 여가생활의 경우도 

손쉽게 하고 있다[1]. 이처럼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의 경우 스마트폰의 과다사

용으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이기도 한다. 스마트폰

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이용은 순기능적인 측면만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2].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며, 이용조절력이 감소

함으로써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의 대표적인 

역기능적 현상의 하나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3]에서 스

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보면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

구의 23.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그 중 청소

년 연령군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8년에 

29.3%, 2019년에 30.2%, 2020년에는 35.8%로 다른 연

령 군에 비해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과의존군에서 영화, 

티비, 동영상, 게임 등 중독을 야기하는 콘텐츠의 사용빈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자아정체감이 아직 확립

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의 다양한 유해 콘텐

츠의 노출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폰 과의존의 경우에 인터넷 중독처럼 내성, 금단, 일상생

활의 장애가 나타나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스마

트폰이 단순히 통신수단으로서 의존현상이 아니라 인터

넷 중독과 같이 인터넷의 기능을 충분히 담고 있는 스마

트폰의 특성으로 인해 과의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즉시성, 휴대성, 편

리성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비해 의존도가 더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인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SNS중독, 앱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5].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인지영역에서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로서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부정적 결

과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의존

의 심각성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

이 매우 요구된다[5]. 하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의존 예방

교육과 중재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직

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천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의존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다

른 연령 군에 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의존은 

단편적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요

인으로 사회적 위축, 공격성, 자기조절 능력,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외로움, 우울, 학업스트레스, 또래 애착, 친

구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만족도 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5,6,7,8,9,10]. 이들 요인들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

회환경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 의존

과 관련 요인들 간의 단편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

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영향요인들

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직접적 요인 및 간접적 요인과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련 요인들 간에 작용하는 

직·간접 경로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정도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

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

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근거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

존 변인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모형을 제시한 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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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고 연구가설을 검정하는 구

조모형 연구이다. Fig. 1과 같이 외생변수는 사회적 위

축, 학교 환경이고, 내생변수는 자아존중감, 우울, 스마트

폰 의존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2018) 중1 패널 2차년

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11]. 중1 패널 선정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시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7개 시도에서 각 집락

별로 할당된 표본 학교들 중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조사대

상학교를 선정한 후 1개 학급을 무작위 선정하였고, 선정

된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1차년도에 

선정된 최종 대상자는 2,590명이었고, 2차년도 대상자는 

2,438명으로 유지율은 94.1%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은 2차년도 대상자 중 스마트폰 의존 관련 문항에 답한 

2,404명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303명(54.2%), 여학생이 1,101명(45.8%)였다. 

2.3 자료수집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2차년

도 중 1 패널조사는 2019년에 실시되었으며, 태블릿 PC

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식으로 자료수집이 이

루어졌다. 이 자료 수집 방식을 통해 기존 조사표의 입력 

오류나 논리적 오류에 따른 질 저하를 막고, 자료 취합에

서 정제와 배포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이전 패널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11].

2.4 측정도구

2.4.1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는데, 김선희 등에 의해 

개발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척도를 활용하여 측

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11].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

가 평가도구이다. 4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사회적 위축 도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0.878로 나타났다.

2.4.2 학교 환경

학교 환경은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로 측정하였다. 친구

관계는 배성만 등에 의해 개발된 또래관계의 질을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한 13문항을 활용하였으며[12], 5개의 

x1: social withdrawal 1, x2: social withdrawal 2, x3: peer relationship, x4: teacher relationship
y1: self esteem 1, y2: self esteem 2, y3: depression1, y4: depression2 

y5: smartphone dependency1, y6: smartphone dependency2, y7: smartphone dependency3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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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관계가 좋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친구관계도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54로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김종백 등에 의해 개발된 학생-교사 애착

관계 척도 14문항을 측정한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13]. 4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교사와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

한 교사관계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0.905로 나타

났다.

2.4.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

하여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11], 10문

항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도구이며 5개의 역문항은 역산

하였다.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점수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아존

중감 도구의 Cronbach's α는 0.847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의 각 요인과 관련된 항목과 구성개념 간 균형을 

이용하여 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개별항목 적용 

분석과 item parceling분석 간 검정통계량과 유의성의 

검정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모델적합도가 향상되었다

[14]. 

2.4.4 우울

우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문

항을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김광일 등에 

의해 개발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척도 13문항 중 

10문항으로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11]. 4점 likert척

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항목과 구성 개념간의 균형을 이

용하여 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한 우울 도구의 Cronbach's α는 0.916으로 나타났다.

2.4.5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는 김동일 등에 의해 개발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15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15]. 일상생

활장애 관련 5문항, 가상 세계지향성 관련 2문항, 금단관

련 4문항, 내성관련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척

도로 측정되었고 2개의 역문항은 역순하여 점수를 계산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항목과 구성개념간의 균형을 이용하

여 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의존도 도구의 Cronbach's α는 0.844로 나타

났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 특성

은 기술통계로 분석했고, 측정변수간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과 가설검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델 적합도 검증은 GFI, AGFI, NFI,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고, 경로계수는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GFI, AGFI, 

NFI, TLI, CFI 지수는 0.90이상이면 모델 적합도가 양

호한 것이며, RMSEA는 0.10이하는 보통이고, 0.08 이

하는 양호, 0.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지수이다. 연구모형

의 총효과 및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대상자의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사회적 위축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0.68 ± 3.57이었다. 학교 환경 중 교우 관계는 40.39 

± 5.50, 교사관계는 38.55 ± 6.63였다. 자아존중감은 

29.31 ± 4.52이었고, 우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7.73 

± 6.06이었다. 스마트폰 의존은 32.12 ± 6.64였다. 측

정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

창인자를 분석에 따른 결과는 공차한계가 0.1 이하 값은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모두 10이하의 값이어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Variables M ± SD Range

Social withdrawal 10.68 ± 3.57 5-20

Peer relationship 40.39 ± 5.50 17-52

Teacher relationship 38.55 ± 6.63 14-56

Self esteem 29.31 ± 4.52 12-40

Depression 17.73 ± 6.06 10-40

Smartphone dependency 32.12 ± 6.64 15-5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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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환경과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

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에 대해 

각 요인 간 상관행렬을 기초로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

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한 결과 

GFI=0.951, AGFI=0.908, NFI=0.944, TLI=0.916, 

CFI=0.946, RMSEA=0.091이었다. 

연구 초기의 연구모형을 유지하고 간명한 모델을 얻으

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정지수와 상관관

계를 바탕으로 하여 가설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 구조모

델의 적합도의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으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GFI=0.966, AGFI=0.939, 

NFI=0.965, TLI=0.952, CFI=0.968, RMSEA=0.069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서 수정모형

을 채택하였다.

Categories GFI AGFI NFI TLI CFI
RMSEA

criteria ≥0.9 ≥0.9 ≥0.9 ≥0.9 ≥0.9 0.08-0.10(Meiocre 
fit)

≤0.08(Good fit)
≤0.05(Excellent fit)

hypothetical 0.951 0.908 0.944 0.916 0.946 0.091

modified 0.966 0.939 0.965 0.952 0.968 0.069

Table 2. Model fitness statistic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하여 각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계

수를 통해 설정한 가설을 검정한 결과 다음 Table 3과 

같다. 가설모형 9개의 경로 중 수정지수와 상관관계를 토

대로 설정한 수정모형의 6개 경로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총 6개의 경로 중 6개 모두가 유의한 경로인 것으로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 -0.175(p<.00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 환경과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 

0.381(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청소년의 사회

적 위축과 우울의 경로계수 0.828(p<.001)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경로계수 –

0.678(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

중감과 스마트폰 의존의 경로계수 -0.194(p<.001)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의 경로계수 

0.164(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β S. E. C. R. (p)

Self esteem Social withdrawal
School environment

-0.175
0.381

.048

.027
-3.670(<.001)
14.028(<.001)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Self-esteem

0.828
-0.678

.040

.026
20.563(<.001)

-25.779(<.001)

Smartphone

dependency

Self-esteem

Depression

-0.194

0.164

.028

.021

-6.967(<.001)

7.732(<.001)

Table 3. Regression weights of the modified model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Table 4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효과의 경우 사회적 위축은 –

0.175로 음의 관계였고, 학교 환경이 0.381으로 양의 관

계로 나타나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

아존중감이 낮고, 학교 환경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총효과는 학교 환경이 사회적 위축보다 더 큰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사회적 위축의 총

효과는 0.947로 양의 관계였고, 직접효과는 0.828이며 

간접효과는 0.119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

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이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는 -0.258로 음의 관

계였고, 간접효과만 측정되었다. 학교 환경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

을 주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자아존

중감의 경우는 직접 효과만 있었고 총효과가 –0.415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

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총효과는 사회

적 위축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

폰 의존에 대한 총효과는 0.189이고 간접효과만 있었으

며 양의 관계였다.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

개로 스마트폰 의존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았다. 학교 

환경이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총효과는 -0.194이고 간접

효과만 있었으며 음의 관계였다. 학교 환경은 자아존중

감, 우울의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에서 긍정적 관계 형성이 증가

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총효과는 –0.305이고, 간접

효과는 –0.914, 직접효과는 –0.111로 음의 관계였다. 자

아존중감은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우울을 매개로 스마트

폰 의존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

중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았다. 우울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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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의존에 대한 총효과는 0.164이고, 직접효과가 0.164

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직접적으

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주며 우울이 높은 경우 스마

트폰 의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총효과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elf esteem

Social 
withdrawal

-0.175** -0.175**

School
environment

0.381*** 0.381***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0.828*** 0.119*** 0.947***

School
environment

-0.258*** -0.258***

Self-esteem -0.678*** -0.678***

Smartphone
dependency

Social
withdrawal

0.189** 0.189***

School
environment

-0.116* -0.116***

Self-esteem -0.194*** -0.111* -0.305***

Depression 0.164*** 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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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in modified model

4. 논의

본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마

트폰 의존의 원인 규명을 위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학교 환경이 자아존중감과 우울

을 매개변수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적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과 학교 환경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자아존중감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우울

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위축은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

으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면서 스마

트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스

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1,5]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사회적 위축은 개인의 사회성의 일부 특성

으로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관계형성을 하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것을 의미하며[16], 청소년의 경우 사

회적 위축으로 인해 심리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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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social withdrawal 1, x2: social withdrawal 2, x3: peer relationship, x4: teacher relationship
y1: self esteem 1, y2: self esteem 2, y3: depression1, y4: depression2 
y5: smartphone dependency1, y6: smartphone dependency2, y7: smartphone dependency3

Fig.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characteristics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학교 환경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583

울하거나 외로움이 클수록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에 대한 

사용이 과다하거나 중독된다는 선행연구[1]와 유사하다. 

사회적위축은 외로움, 우울 증상, 낮은 자아 존중과 연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자기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위축이 지속되는 경우에 스마트폰의 이용

이 많고,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회적 위축의 

특성을 가진 청소년은 낯선 사람들이나 사회적 상황에 적

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학교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

하였다. 사회적 위축같은 청소년의 내면적 특성과 자아 

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중재방안이 포함된 스마트 의존 예

방프로그램의 개발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 환경은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교 환경관련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은 높아지고 우울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스마트폰 의

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대한 

의식이 낮을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

기 때문에 스마트폰 의존이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7]. 학교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적 갈등 및 스

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상황에 따른 적응이 

어려워서 감정과 욕구 조절에 실패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중

독적인 성향을 보였다[18]. 그러므로 청소년 대부분의 경

우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교우와 교사와

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게 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또한 학교 내에서 스마트 의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인식하도록 학교 안에서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교사나 담임교사들에

게 스마트폰 의존관련 연구들에 대한 공유를 통해 스마

트폰 의존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의존과 연관된 문제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기도 하고 우울을 매개요인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6, 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아정체감 형

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우울, 허무감, 무

력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서 우울은 낮추고, 스마트폰 의존

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

의 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

으로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는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5]. 자아

존중감은 학교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고, 스마트폰 의존

의 매개변수로 작용을 하므로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를 긍

정적 형성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스마트 의존을 감

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울이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준다

는 연구[5]와 유사한 결과이다. 우울은 스마트폰 의존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 학교 환경, 자

아존중감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학교 환경도 청소년 정서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볼 수 있다. 우울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만성

화되어서 성인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있다. 스마트폰 의존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의 우울에 대

한 지속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울을 감소

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우울 중재 프로그램도 청소년의 스

마트폰 의존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이 직·간접적인 영

향을 주었고, 학교 환경의 경우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

으며,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회

적 위축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라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9].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

록 우울은 높고, 학교 환경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

직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20].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생활하

는 시간이 많아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중재방법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

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개선할 수 있는 접근

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울에 직접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선행연구들[6, 

21]과 유사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

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을 자주 느끼고 쉽게 우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2호584

울감에 빠져든다[22].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이 발

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격특성 소인에 대한 보호막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 개선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과 학교 환

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22].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

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인식과 자기평가를 부정적

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적 기술이 부

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아서 스스로 불안감

을 느끼고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

[24]. 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자

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위축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학교 환경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결과가 나타나 선행연구[25]와 유사한 결과는 보였다. 

청소년은 친구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나 친구에 대

한 애착을 통해 청소년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친구로부

터 받는 안정감과 정서적지지가 자아평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면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 친구와의 긍정

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더 많은 지지와 관

심이 중요하며 다양한 관계 형성의 장을 학교에서 제공

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의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인

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듯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관련 교육을 통해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의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과 관

련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명된 원인을 포함

하여 개발된 스마트폰 의존 예방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

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을 다

각적인 측면에서 규명하여,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각 요

인들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접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자아존중감

과 우울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위축과 학

교 환경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스마

트폰 의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

마트폰 의존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학교 환경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서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청

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우울 등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학교 환경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에 대

한 분석과 문제해결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중재방안과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중 1 패널의 2차년도 대상자인 중학교 2학년을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에 대

해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 대상자

들의 수와 범위를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스

마트폰 의존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다차

원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 등 정서

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가 스마트폰 의존이 높

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을 관리하고 관련 문제들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을 통해 이들이 적합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본 연구에서 규

명된 원인인 사회적 위축, 학교 환경, 자아존중감, 우울에 

대한 중재가 포함된 스마트폰 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용하고 중재하는 연구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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