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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dentified effects of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ssociated school life adjustment on an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using the path analysis model. 
The participants to the study were 276 middle school students who fulfilled the surveys on the incidence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use of a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es, and a path analysis using the SPSS ver. 23.0 
and AMOS ver 23.0 model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ffect of the adolescent’s self-control on their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its effects on the adolescent.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mediated these 
effects to a measured degree, but it was noted i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at the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did not serve to mediate these effects as identified in the study. In view of the results, it is determined that the importance 
of an identified parental context in an adolescent’s smartphone use during the adolescent period of growth was subsequently 
reviewed and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hool life 

adjustment

Ⅰ. 서론2)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증가하는 스마

트폰 이용률과 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 스

마트폰 과의존 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위험군 비율을 산출

하기 시작했다(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스마트폰 과의존을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

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스마트폰 과

* Corresponding Author: Kim, Sang Lim
  Tel: 82-32-835-8662 Fax: 82-32-835-4182 
  E-mail: slkim@inu.ac.kr

ⓒ 2018,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934/kjhe.2018.27.2.91&domain=http://kjh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2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7권 2호 2018

- 92 -

의존으로 인한 위험률을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으로 구

분하여 제시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2015년 현재 고위

험군 2.4%, 잠재적 위험군 13.7%로 집계되며, 이 수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최초 조사년도인 2011년 대비 약 2
배 증가한 수준이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위험군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 모두에서 청소년의 비

율이 타연령층 비율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군에 있어 중학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서도 특히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한 스마트폰 과의존률에 주목

하고 이용률 및 위험률이 특히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스마

트폰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중독, 과다사용, 과의존 등을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국가통계 명

칭을 중독에서 과의존으로 변경하여 조사·보고하고 있기

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통칭하여 사용하

겠다.
청소년기의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과 연관된다(Kim, 2013; Kim, 2014; Lee & Kwon, 
2014; Lee & Song, 2017; So, 2017). 청소년기는 성인기

로 이행되는 직전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 측면의 큰 변화

에 대한 적응과 정체성 확립을 발달 과업으로 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래그룹에 대한 소속

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질 수 있다. 또한 학업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

가하는 시기이므로 이로 인해 높아진 스트레스를 해소하

기 위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발달 및 일상생활 장애

와 관련된 문제를 유발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노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공격성을 증가시

키고 사회성 발달 및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Kim, 2012; Kim, 2013; Nam, 2014; Park, 2013b; So, 
2017). 나아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도 연관되

는 것(Park, 2015)으로 보고된 바 있어 청소년기의 스마

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변인을 고찰하는 것은 학문적 의의 

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의 발달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에도 필요하다 하겠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주목한 개인내적 심리특성은 자기통제력이다. 자

기통제력은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

로 충동을 억제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

는 능력(Lee, 1999)으로 정의된다.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낮았

으며, 나아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Jeong, 2014; 
Jung, 2014a; Jung, 2014b; Kim, 2015; Park, 2013a). 특
히,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 중 장기적 만족추구 경향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즉각적 

만족추구 경향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스마트폰 중독여부에 따른 충동성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독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높은 충동성을 보여(Jo, 2012),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

의존에 영향을 미침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자기통제력

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상관된다는 이들 연구결

과는 자기통제력과 휴대폰 중독 간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Im, 2005; Min, 2007)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

로, 개인이 사용권을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중독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주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개인 내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인 외적 요인 또한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둘

러싼 미시적 맥락은 가정 및 학교이다. 먼저 스마트폰 과

의존을 다룬 선행연구는 가정 내 주요 변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주목한다. 부모-자녀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 언어적 및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

정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Jung, 2004). 기능적이

고 바람직한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친밀감과 긍정적인 정

서를 통해 원만한 가족관계와 높은 가족응집력을 지원하

며(Ji, 2013), 나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에도 기여한

다(Kim, 2010).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원활하다고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낮았으며, 일방적이고 문제가 있다

고 지각할수록 과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2016; Kim & Kim, 2003; Lee, 2014; Lim, 2014; Yu, 
2010). 이와 함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스

마트폰 과의존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Yu, 2010; Lee & 
Moon, 2013; Yang, 2013)를 통해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 관계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3

- 93 -

[Figure 1] A Conceptual Model for Path Analysis

다음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미

시적 맥락은 학교생활이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만족도가 청소년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간주된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환경과 조화로

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로서, 교사 및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학교수업에 충실하며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에 대해 만족감을 갖고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된다

(Park, 2013b). 일부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생활적

응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상관되며(Lim, 2014; 
Yang, 2013), 이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고찰

한 초기 연구(Cho, 2003; Park, 2009)와 맥락을 같이 한

다. 한편 학교생활적응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Yong 2013)도 보고된 바 있어 학교생활

적응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변인으로 일차

적 환경변인인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과 같

은 미시적 맥락 변인과 상호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Park, 2010). 구체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그리고 문제해

결능력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Jeong, 2014). 또한 청소년기의 자기통제력

은 학교생활적응과 같은 바람직한 사회적응뿐 만 아니라 

부모-자녀의사소통과 같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요구

되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자기통제력이 부족할수

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및 

갈등상황에서 언어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보다 충동적으로 

행동이 먼저 앞서거나 자기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

석된다(Kim, 2011; Son & Kim, 2009).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추론하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

응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내적 요인인 자기통제력이 미시적 맥락 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Figure 1] 참
조).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이용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대개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Figure 1]과 같이 관련 변인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

로 설정하고 이를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자기통제력과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

활적응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

향을 주며,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

교생활적응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2개소에 재

학중인 학생 276명이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37.3%(103명), 여학생 62.7%(173명)였고, 학년 분포는 1
학년 36.2%(100명), 2학년 34.4%(95명), 3학년 2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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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였다. 아버지 학력은 대학교졸업이 59.1%(163명)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졸업 18.8%(52명), 고등학교졸

업 이하 14.9%(41명), 미응답 7.3%(20명)의 순이었다. 어
머니의 학력은 대학교졸업이 55.8%(154명)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대학원졸업 12.7%(35명), 고등학교졸업 이하 

24.6%(68명), 미응답 6.9%(19명)의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

존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일상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지향성(2문항), 금단(4문

항), 내성(4문항)의 4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일상생활

장애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학업문제, 대인관계문

제, 부적응행동, 건강문제 등과 같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손상으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

향성을 의미하며, 가상세계지향성은 주변의 사람들과 

직접 현실에서 만나서 관계를 맺기 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즐겁고 편한 상태를 의

미한다. 금단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

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현상을 의

미하며, 내성은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사

용하게 되어 나중에는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는 상

태를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전체 문항

평균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청소년 스마

트폰중독 자가진단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는 일상생활장애 .79, 가상세계지향성 .87, 금단 .82, 
내성, .81, 전체 .82였다. 

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Humphrey(1982)가 개

발하고 Lee(1999)가 번안·수정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

용하였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되며 만족지연(12문항), 
충동억제(9문항), 유혹저항(7문항), 정서통제(6문항)의 4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만족지연은 좋은 결과를 얻

기 위해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략을 사용하는 등 

자기통제의 인지적인 요소를 의미하며, 충동억제는 반드

시 해야 할 일은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인내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유혹저항은 바람직한 과업

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의 저항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며, 정서통제는 상황에 따라 슬픔, 기

쁨, 분노 등, 정서의 표출을 얼마나 잘 제지하는가를 뜻

한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4점 Likert식 척도

이다. 자기통제력 척도의 전체 문항평균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 나타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는 만족지

연 .74, 충동억제 .75, 유혹저항 .77, 정서통제 .79, 전체 

.78이었다. 

3)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 
(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청소년 자녀

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Kil(1999)이 우리나라 실

정에 맞추어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며 개방형의사소통(10문항)과 문제형의사소

통(10문항)의 2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개방형의사소통

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억압받지 않고 자

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 의사소통 유형

을 의미하며, 문제형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

통을 주저 혹은 회피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 비

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을 뜻한다. 각 문

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을 역채점하여 전체 문항평균을 사용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이고 바

람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는 개방형의사소통 .78, 문제형의사소통 

.76, 전체 .91이었다.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Ryoo(1999)가 개발하

고 Choi(2003)가 수정·보완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

용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교우관계(3문항), 교사

관계(3문항), 학습활동(3문항), 규칙준수(3문항), 학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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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kewness Kurtosis

Self-control 2.89 0.40  0.29 -0.03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3.63 0.70 -0.38 -0.05

School-life adjustment 3.72 0.62  0.05 -0.39

Smart-phone overdependence 1.98 0.55  0.15 -0.3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 276)

사(3문항)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교우관계는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가를 의미하며 교사관계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사

로부터의 인정 및 관계를 뜻한다. 학습활동은 학습시간

에 대한 흥미와 학습참여도 및 학습이해도를 의미하고, 
규칙준수는 학교규율 및 규칙에 대한 준수를 뜻하며, 
학교행사는 봉사활동이나 각종 대회 및 학교행사에 관

심이나 기대를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전체 문항

평균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는 교우관계 .86, 교사관계 .84, 학습활동 

.84, 규칙준수 .84, 학교행사 .80, 전체 .87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분석방법 

적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량과 왜도 및 첨

도를 확인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

항내적일치도 Cronbach’s 계수를 산출했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했고,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경로분석(Path Analysis)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했다.

4. 연구절차

중학교 1, 2, 3학년 남학생 15명과 여학생 15명을 대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문항 이해도 및 전

반적인 실시에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도권에 소재

한 두 곳의 중학교를 선정하고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1, 
2, 3학년 학생 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도

록 하였다. 이 중 미회수 및 불성실 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총 27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Ⅲ. 결과 및 고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분석으로 측정된 변인

들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 후 경로분석을 실시

했다. 사전분석 결과를 설명한 후 연구가설문제에 대한 

검증결과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

계를 분석했다. <Table 1>에서와 같이 자기통제력의 문항

평균점수(M = 2.89, SD = 0.40)는 4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인 부모-자녀의사소통

(M = 3.63, SD = 0.70)과 학교생활적응(M = 3.72,   
= 0.62)의 문항평균점수 역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M = 1.98, SD = 0.55)은 4점 척도로 평

가되었으며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로분석 적용

에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이 정상분포 가정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경

로분석 시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적

용했다.
경로분석에 앞서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Table 2>에서와 같이 자

기통제력은 부모-자녀의사소통( = 0.51,   < 0.0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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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1. Self-control  1.00

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0.51**   1.00

3. School-life adjustment  0.66**   0.42** 1.00

4. Smart-phone overdependence -0.53**  -0.41** -0.42** 1.00

**  < 0.01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  = 276)

학교생활적응( = 0.66,   <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부모-자녀의사소통

이 기능적이고 긍정적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을 의미

한다. 다음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은 학교생활적응과 유

의한 정적상관( = 0.42, < 0.01)을 나타냈으며, 이는 부

모-자녀의사소통이 기능적이고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통제력( = -0.53, p < 0.01), 부모-자
녀의사소통( = -0.41,   < 0.01), 학교생활적응( = 
-0.42, < 0.01)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으로 밝혀졌다. 이
는 자기통제력이 높고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원활하며 학

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선정한 자기통제력과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

활적응 간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 = -0.53 ～
0.66)가 있으며 변인들 간 상관의 방향도 선행연구와 부

합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본 연구의 이

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에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2. 경로분석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3> 및 [Figure 2]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15, CFI = .987로 나타나 높은 수준

의 적합도를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변인으로 

선정한 자기통제력과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

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

겠다. 경로분석 결과, 자기통제력(  = -0.39,  = -5.43, 

  < 0.001) 및 부모-자녀의사소통(  = -0.17,  = -2.89, 
  < 0.01)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했으나 학교생활적응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높은 자기통제력 및 기능적이고 바람직한 부모-
자녀의사소통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며 학교생활

적응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유의한 영향력

을 보여주는 본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Jo, 2012; Jung, 
2014a; Jung, 2014b; Kim, 2015; Park, 2013a)와 일치한

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강박

금단 증상이나 지나친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료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충동성을 줄이고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며 실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 등 다양

한 실제와 연결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준다

는 본 연구결과는 Yu( 2010) 및 Lee와 Moon(2013)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가족 지지를 높게 평가하며 가정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과의존이 낮아

짐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Kim, 2001; Kim & Kim, 
2003; Kwon, 2005; Ryu, 2003; Son & Son, 2007; 
Weitzman, 2000; Yang, 2013; Young & Rogers, 1998)
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청소년기 가정에서의 건설적

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개방적 대인관계를 활성화시키

며 지나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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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SE  

Self-control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0.92 0.09  0.51   9.88***

Self-control → School-life adjustment  0.95 0.08  0.60  11.55***

Self-control → Smart-phone overdependence -0.55 0.10 -0.39  -5.43***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0.13 0.05 -0.17  -2.89**

School-life adjustment
→ Smart-phone overdependence -0.09 0.06 -0.10  -1.41

*  < 0.05, **  < 0.01,  ***  < 0.001

<Table 3> Results of path analyses

 

**  < .01,  ***  < .001

All numbers show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with the solid lines indicating significant paths and the 
dotted line indicating non-significant path.

[Figure 2] Path coefficients

것이다.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이행되는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

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원활한 상

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스마트

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적응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 관련성이 없다는 선

행연구 결과(Yong, 2013)와 맥락을 같이 하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Park, 2009; Yang, 2013)와는 상이한 결과

이다. 즉 관련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달리하

는 상이한 본 결과는 일차적으로 학교생활적응 변인의 구

성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학교생활적응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각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경우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 것과 연관되나, 교우관계 또는 학교행사의 하위요인에

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또래 간 의사소통이 많이 요구

되고 스마트폰 활용이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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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

하는 연구로 Jeong(2014)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교우관계에서

의 적응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교사관계에서의 적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밝혀졌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사한 연구경향을 

보여 온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교성적은 영향을 주는 것(Lee & 
Kim, 2009)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는 연구방

법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본 연구가 자기보고식 설문

지를 사용한 반면 학교생활적응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Park(2009)의 연구에서는 대면 인

터뷰를 사용하였다. 즉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방법론

으로 인해 상이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재

할 수 없다. 또한 다양한 측면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청

소년의 자기평가 중 특히 수업 및 성적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객관화 능력을 요구하므로 향후 다각적인 평가방

법으로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하위요인별 영향력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함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다각적인 측정방법의 도

입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자기통제력은 부모-자녀의사소

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 0.51,  = 9.88,   < 
0.001),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었다(  = -0.17,  = -2.89,   < 0.01). 추가

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부모-자녀의사소통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2.79,   < 0.01). 이는 높

은 자기통제력이 부모-자녀간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강화시켜 주며, 이러한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부모-
자녀의사소통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은 자기통

제력(  = 0.60,   < 0.001)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

으나 스마트폰 과의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기통제력이 높

은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지나, 높은 학교생활적응이 스

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결하

면 높은 자기통제력은 기능적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을 매

개로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생활

적응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받았으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매개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 간 매개효과 및 간접효과를 통합하여 분석한 선

행연구는 실행된 바 없으나, 위 연구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Park, 2010; Jeong,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의사소통은 양자 간 특성에 기반하므로 높은 자기

통제와 조절력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은 

서로에게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통해 심리 내적인 긴장

감을 완화시키며, 친밀한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과 안

정감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기능적

인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심리적으로 수용되고 지지 받는

다는 느낌을 전달함으로서 바람직한 행동발달을 돕고 학

습동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Lee, 2003). 따라서 가정에서 지나친 스마트폰 사

용을 억압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자녀생활에 관심을 갖

고 이해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이고 유익한 사용을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성과 수용성을 

지향하는 부모양육태도를 강조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높은 자기통제력은 스

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영향은 부모-자녀의사소통을 매개로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자기통제력과 긍정적인 부모-자
녀의사소통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주나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날 정보통신 사회는 이미 청소년의 일상이며 

또래활동 및 여가생활의 하나로 정착되었다(Lee & Song, 
2017). 또한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
에서는 급증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일반 사용자군에게는 자기관리 및 예방이 요구되고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에는 상담개입이 필요하며 고위험 사

용자군에는 집중치료가 요망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억제하기 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과의

존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

육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키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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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문제가 초래되지 않는지 또는 스마트폰 사용에 강박

적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질적 차원에서의 

관리와 교육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

서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을 적절하

게 조절하는 자기통제력의 증진과 함께 가정에서의 기능

적인 부모-자녀의사소통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과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이 스마트폰 과

의존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실시됐다. 연구결과의 요약을 통해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높은 자기통제력과 기능적

이고 원활한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적응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부모-자녀의사소통은 자기통제력이 스

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나, 청소년의 높은 자기통제력이 기능적이고 원활한 부

모-자녀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며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부

모-자녀의사소통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셋째, 높은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

을 높여주었으나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스마트폰 과의

존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추후 연구를 위해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에 위치한 중학교 두 곳

의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권으로 연

구대상을 확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 

및 아버지와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

머니 및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

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 및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의 다양한 하위요인별 특성이 스마트폰 과

의존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추

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부모-자녀의사소

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연구대상 청소년의 자기보

고를 통해 측정했으므로 부모 또는 교사 및 또래가 지

각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부모나 교사 

또는 또래를 대상으로 한 다중측정이나 질적 자료를 포

함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추가적 고찰이 요구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스마트

폰 과의존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거나 스마

트폰 과의존의 위험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타 시기에 비해 높음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의 심리내적 

특성인 자기통제력과 환경적 특성인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영향을 실증

적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단순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논문이 제공하는 청소년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실증

적 연구결과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중재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자기통제력, 
부모-자녀의사소통, 학교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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