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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데이터 중 결측치가 없는 1,8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탄력성, 소외감은 

방임경험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 소외감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상담 및 부모상담에서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방임경험, 스마트폰 의존, 소외감, 자아탄력성,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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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8년 초·중등학생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은‘유

튜브 콘텐츠 시청’이었고, 장래 희망 1위는 크리에이터

(1인 방송 제작자)로 15.3%였다(Lee, 2018). 실제로 청

소년은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내며(Lee & 

Yang, 2018) 스마트폰을 통해 또래집단간의 유대를 

강화한다(Song & Kim, 2012). 이에 청소년은 스마트폰

의 여러 기능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하지만 2017

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

폰 이용자 가운데 30.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

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

으며, 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관련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주의

집중력의 저하를 초래하였고(Cho & Hwang, 2018) 사

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켰다(Park & Kim, 2018). 

이처럼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에,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

는 개입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

존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장 널리 연구

된 변인 중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있다(Nam & Ha, 2018). 

부모로부터 관심 및 애정을 받는 것은 안정애착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관심 및 애정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다른 변인에 의존하게 된다(Lee & Yeum, 2018).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낮아졌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

록 스마트폰 의존정도는 높아졌다(Nho & Kim, 2016). 

그 중, 방임경험은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 측면에

서 모든 잠재능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육행동의 결여(Huh, 1999)를 경험한 것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 

선행연구는 방임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

마트폰 또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 의존 정도도 높음을 

밝혔다(Kwon & Lee, 2006; Lee & Lee, 2012). 이와 

같이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지만 방임경험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달리 만드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

는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의 경로를 달리 만드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방임경험이 정서적 문제를 매개로 스

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Cha, 2006; 

Jung, Nho, Lee, Sung, & Song, 2014; Kim, Lee, & 

Han, 2017).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 청소년간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또래와 의사소통하는 중요 수단이기

에 여러 정서적 문제들 중 관계 내에서의 정서 문제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하

여 대인관계 불안, 또래애착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

혔다(Chang, Song, & Cho, 2012; Oh & Jang, 2009; 

Yeum, 2017). 본 연구는 여러 또래 관계 특성 중 청소

년이 또래관계에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중독성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Park, 2018; Young, 

1998)를 참고하여, 소외감을 매개 요인으로 설정하였

다. 소외감은 개인이 사회적 과정의 속한 관계 내에서 

친밀감 형성을 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심

리적 경험이다(Seo, 2007). 관련 선행 연구는 청소년의 

소외감은 또 다른 사회관계망인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Seo, Kim, Kim, Ebesutani, & Jo, 2015), 외로움

을 많이 느끼는 집단이 휴대폰 중독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Liu & Yu, 2011).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소외감

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지만 관련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양육(Nam & Ha, 2018), 낮은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Kang, 2000), 낮은 가

족의 지지는 청소년의 높은 소외감과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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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Lee, 2001). 이와 같이, 방임경험에 따라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방임경험이 정서적 측면인 소외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개념

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연구는 낮은 자아탄력성이 크고 작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Lee, Yang, & Yoon, 2015).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지 않고 적절하

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개념으

로(Block & Block, 2006), 청소년기에는 여러 스트레스

와 변화를 경험하기에 특히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낮은 자아탄력성은 자살충동(Park, Bak, Lee, Jang, & 

Cho, 2016), 학교 부적응(Johnson, Bromley, & 

McGeoch, 2005), 비행(Yoo & Lee, 2014) 등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자아탄

력성은 부적절한 부모양육행동(Cho & Lee, 2007; Lee 

& Yum, 2015), 부부갈등(Jang & Shin, 2006) 등의 스트

레스 상황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탄력성

과 소외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지만, 

유사한 개념을 지닌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연구

에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은 사회적 철회 등의 

내재화 문제를 보였고(Huey & Weisz, 1997), 또래관계

를 맺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Chae & Song, 

2004; Kim, Kwon, & Sim, 2005; Park & Yoo, 2007). 

의존 관련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탄력성은 휴대폰 의존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 Kweon, 

2018; Song & Kim, 2012).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 내적 요인, 정서 요인, 가족 요인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각 요인들과 스

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향

력의 경로와 영향력의 크기를 총괄적으로 설명한 연구

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

석모형을 통해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더하여 그 경로에서 자아탄력성, 

소외감 등의 매개변수들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포괄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

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다루는 구체적 개입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상담 및 

청소년 상담에서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전략을 세우

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 자아탄력성, 소외감, 청소

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변수들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남학생 

948명(52.5%), 여학생 857명(47.5%) 총 1,805명을 최

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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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방임경험

Huh(2000)가 개발한 부모양육척도(Parenting Behavior 

Inventory)와 Kim(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학대

척도(Child Abuse Scale) 중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

다(Korea Policy Institute, 2016). 이 척도는 총 4문항

으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방임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

도 계수는 .72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문항을 삭제할 

경우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문항을 

삭제한 후 신뢰도를 재검증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계

수는 .76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go-Resiliency Scale: ER)를 Yoo와 Shim(2002)이 번

역한 뒤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

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15)의 

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세 가지 요인을 산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끼리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한 다음 각 평균을 측정변

수로 활용하였다. 

3) 소외감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소외감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중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 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소외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

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73으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문항을 삭제할 경우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문항을 삭제한 후 신뢰도를 재검증하였다. 그 결

과 신뢰도 계수는 .77으로 나타났다.

4) 스마트폰 의존

이시형, 김학수와 나은영(2002)이 개발한 휴대폰 의

존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바탕으로 하

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

로 간주하고자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 따라 두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끼리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한 후 각 평균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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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 자아탄력성, 소외감, 청소

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과 AMOS 23.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변수

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근거한 분석절차는 측정

모형을 분석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2단계 접근법

에 따라 실시하였다. 즉 측정모형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탐색하고,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수준을 확인하였고,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탐색

하고, 변수 간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변수간의 효과

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

다.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방임경험의 측정변수는 방임1 

1.87(±.71), 방임2 1.70(±.62), 방임3 1.60(±.60)으로 

나타났다. 소외감의 측정변수는 소외1 1.84(±.80), 소

외2 1.89(±.75)으로 나타났다. 항목 묶기를 통한 자아

탄력성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74(±.55), 2.83(±.53), 3.09(±.42)인 것으로 파악되

었고, 스마트폰 의존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09(±.70), 2.77(±.70)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전제조건인 자료의 정규성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

로 왜도는 <2, 첨도는 <4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한데(김주환, 김민규, & 홍세희, 2009), 본 연구의 경우 

왜도는 -.380~.656, 첨도 -.320~.536의 범위를 갖고 

있어 분석에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근거한 분석절차는 측

정모형을 분석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2단계 접근

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우선 1단계인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임

경험, 자아탄력성, 소외감, 스마트폰 의존이 다중지표

를 사용하는 잠재변수며, 그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240.207 

(df=29, p<.001), CFI=.959, TLI=.936, AGFI=.947, 

RMSEA=.064으로 나타났고,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001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집중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을 산출하였다(Table 1). 우종필

(2016)에 따르면 AVE값이 .5 이상이고, C.R.값이 .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AVE값은 .72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R 값은 

.84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

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하는 집중타당도가 높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별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잠재변수의 AVE값이 상

관계수의 제곱보다 큰지 살펴본 결과, 판별 타당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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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우종필, 2016).

법칙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잠재변수 간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모

든 잠재변수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법칙 타당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우종

필, 2016). 즉, 방임경험과 스마트폰 의존, 방임경험과 

소외감, 소외감과 스마트폰 의존은 정적 관계로, 방임

경험과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소외감, 자아탄력성

과 스마트폰 의존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는 χ²=240.207 

(df=29, p<.001), CFI=.959, TLI=.936, AGFI=.947, 

RMSEA=.064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3). 

각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임경험의 수

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422)이 낮고, 소외감

(.252)과 스마트폰 의존(.086)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외감(-.188)과 스마트폰 의

존(-.187)이 낮으며, 소외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225)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1 2 3 4 AVE C.R.

 1. Neglect 1 .729 .889

 2. Self Resilience - .422 ** 1 .823 .933

 3. Alienation .331 ** - .294 ** 1 .750 .857

 4. Dependency .240 ** - .289 ** .308 ** 1 .746 .846

 **p<.001

Table 1. AVE, C.R & Correlation of Lat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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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소외감 등 심리, 정서적 

요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소외감이 

달라지고, 소외감은 다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의 직접·간접·총 효과와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정하

기 위해서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효과를 분해한 결과, 모든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간접효과의 경우, 방임경험에서 소외감(.079)의 경

로, 방임경험에서 스마트폰 의존(.153)의 경로, 자아탄

력성에서 스마트폰 의존(-.042)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임경험에서 소외감(.332)의 경로, 방임경험에서 스

마트폰 의존(.240)의 경로, 자아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의존(.231)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방임경험은 소외감,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Path of Latent Variable Β β S.E t

Experience of 

Neglect
→

Resilience -.377 -.422 .029 -13.207***

Alienation .312 .252 .044 7.106***

Dependency .074 .086 .029 2.597**

Self 

Resilience
→

Alienation -.260 -.188 .047 -5.476***

Dependency -.179 -.187 .035 -5.054***

Alienation → Dependency .156 .225 .026 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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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Path Estimate of Observ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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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Path Model

Path of Latent Variabl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Neglect →
Alienation .252** .079** .331**

Dependency .086** .153** .240**

Resilience → Dependency -.187** -.042** -.229**

 **p<.01

Table 3.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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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역시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외감을 매

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방임경험이 자아탄력성, 소외감을 매

개로 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한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에 부

모의 방임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ee & Lee, 2012; 

Yeum, 2017), 방임경험이 휴대폰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Jung et al., 2014)와 일치한다. Lee와 

Yeum(2018)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연구

에서는 방임경험이 스마트폰 의존수준이 점차 증가하

는 청소년 집단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

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돌봄을 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관계가 단절되면, 이와 관련된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부모의 적절한 돌봄의 부재로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

마트폰 의존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교

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훈육 방법과 대

화 기술은 모를 수 있다. 이에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에 대한 교육과 연령에 맞는 적절한 양육 방법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자녀를 

방임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Choi & Yoo, 2018).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정서 행동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나, 성인을 대상

으로 하는 심리평가나 정신건강서비스는 미비한 실정

이다. 이에, 청소년상담 시 필요할 경우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발달을 저하시키

고,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을 증가시키는 경로로 

이어진다. 이는 방임경험으로 인해 스마트폰 의존이 

될 수 있다는 연구(Lee & Yeum, 2018)와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다는 연구(Kim, 

2017; Moon & Kweon, 2018)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 상담 시 방임과 자아탄력성

에 대해 모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스마트폰 의존을 경감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자아탄력

성을 고취시키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적으

로 사용해야 한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Kim & Suh, 2016), 상담 장면

에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여러 구체적인 기법들을 훈련

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해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경

험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도울 것이며, 스

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것이다.

셋째, 방임경험은 자아탄력성 및 소외감을 복수매개

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

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ang, 

2000; Nam & Ha, 2018)와 맥을 같이 하며, 또래관계에

서 느끼는 소외감이 휴대폰 의존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Nam & Ha, 2018; Park, 2018)를 뒷받침한다. 자

아탄력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연구 결과

는 없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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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한다는 결과(Herman-Stahl & Petersen, 1996)

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임경험이 소외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방임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소외감을 더 부각시키며, 그 결과 청소년은 소외

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소외감을 살피고 원만한 또래관계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상담 시 청소년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도 인지하여

야 하며, 질적으로 안정된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더하여 친구 사이에 다양한 갈등을 안

전하게 경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가지고, 다양

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는 프로그램을 하며 소외감을 

낮추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지지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하

는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

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들은 청소년이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것으

로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부모나 교

사, 상담자의 인식과는 다르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대상자를 스마트폰 의존에 관한 보고자로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성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스마트폰의 

관계적, 감성적 특징으로 인해 여자청소년이 더 의존도

가 높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성차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소외감의 경로의 변화나 

영향력의 차이는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놀이이자 소통

을 하는 긍정적 매체일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

며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인 의존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청소년의 놀이, 소통, 문화 등 

다양한 경험과 체험에 대해 보다 다각도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한 시점의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

는 횡단연구로, 본 연구에서 탐색한 변인들은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

로 설정한 스마트폰 의존은 다시 매개변수인 자아탄력

성과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여러 

변인들의 상호적인 영향을 보다 자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방임경험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라는 개인특성과, 소외

감이라는 관계 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 스마트

폰 의존의 감소를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상담 개입방

법을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소외감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

하였고, SPSS 23.0과 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방임경험은 청소년의 스

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아탄력성, 

소외감은 방임경험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

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상담 및 

부모상담에서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방

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 시점의 변인들

의 관계를 살펴본 횡단연구로, 탐색한 변인들은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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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여러 변인들의 상호적인 

영향을 보다 자세히 규명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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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hways From the Experiences of Neglect to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Resilience 

and Alienation

Park, So Youn*, M. S., C. W., Yoo, Mee Sook**, Ph.D, C. W.

*Dept. of Child Welfare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xperiences of neglect 

on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exploring the pathways through self-resilience and 

alienation.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7th wave data from the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KCYPS), and the sample included 1,805 participants with no missing data.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s.

Results: First, the experiences of neglect directly affected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Second, the experiences of neglect indirectly affect smart phone dependency partially mediated 

by self resilience and alienation. 

Conclusions: The ways to prevent adolescent smart phone dependency were discussed.

Key Words: Alienation, KCYPS, Neglect, Self resilience,  Smart phone depend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