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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구조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이창훈*

Chang Hoon Lee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구조 관계와 직접효과, 간접효

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14차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 총

1280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로 아동의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과 정적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을 제외한 모든 경로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과 부모성취압력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을 낮추기 위해서는 또래애착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elf-resilience, academic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used panel data of a total of 1280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14th study of the Children's 
Panel of the Korea Child Care Policy Institute. For data analysis, SPSS 24.0 and AMOS 24.0 program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children's peer attach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y, academic 
stres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All pathways except peer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were found to have a direct influence, and adolescents' peer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ego resiliency an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In conclusion, in order to lower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practical interventions to improve ego resiliency and reduce academic stress 
through peer attachment are consider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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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누구에게나 필수품으로 여

겨지고 있으며,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기능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다양한 게임이나 SNS를 사용할 수 있어 새로

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

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인에 비해 자기

조절이나 통제능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은 거북증후군, 손목터미널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손상

뿐 만 아니라, 수면시간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업성

취 저하,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우울이나 불안 등 다양

한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1]. 게다가 COVID-19 팬데

믹은 비대면 상황을 초래하여 친구들과의 대화는 스마

트폰의 SNS로 대신하였으며 교과수업들도 스마트폰이

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어 청소년

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

다[2]. 이러한 현상은 COVID-19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37.6%, 중학생의

45.4%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3], 초

등학생의 30.5%, 중학생의 39.6%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2020년 결과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또래애착에 주목하였다.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또래와의 어울림을 통해 친밀

성의 욕구들을 해소하고 자신들만의 고민과 갈등을 공

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한다[5]. 현대의 청소

년들에게 스마트폰의 사용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또래관계에 있어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소속감과 안

정감을 유지하는 애착관계의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결

과를 초래하지만[6], 동시에 친구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에 더욱 집착하여 중독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7].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또래애

착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

[8][9]를 통해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0][11]. 학업스트

레스는 공부 또는 성적, 시험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

우울, 긴장을 느끼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청소년들이 느

끼는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12].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집착이 증가하게 되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10][13]. 청소년기 또래관

계의 질은 공부나 시험 등 학업 관련 스트레스나 학교

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14].

민하영, 2013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또래지지나 또래애

착이 높을수록 남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을 감

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4][15]. 자아탄력성은 외부

환경과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

으로[16], 스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을 조절·

통제하면서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한 개인의 내적 성격

특성을 말한다[17].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도 높기 때문에 스마트

폰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적은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

다[18]. 한편,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애착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인지적,

정서적 성숙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

여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고, 또래에게는 지지와 소속

감,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19].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과

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애

착보다 또래 애착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20][21][22].

실제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3][24][25]. 즉 안정된 또래애착

을 형성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졌고, 이는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26]. 선행연구들

을 통해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이나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

지만, 대부분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단일매개효

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청소년을 대상

으로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위험요인인 학업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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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또래애착

과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학업스트

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변수들간의 구조관계

를 파악한다.

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각 변수들의 직·간접효

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 종단패널 연구자료로 2021년에 실시된 14차

년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만을 표

본으로 추출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1,2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업스트레스의 관

계간의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하여그림 1과 같이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N=1280)

3. 연구도구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7]에서 개

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중독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60이었다.

2) 또래애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에서

Armsden & Greenberg(1987)[28]의 애착척도(IPPA) 중

6문항, 의사소통과 신뢰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점

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5이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 & Kreman(1996)[29]이 개발하

고 You & Sim(2002)[26]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문항

을 사용한 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4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33이었다.

4)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

패널조사[30]에서 활용한 도구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5점 리커트척도로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00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중학

생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스마트폰 중

독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간의 구조 모

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애착과 스

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직․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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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51명(50.9%), 여학

생이 629명(49.1%)이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청

소년이 인식하는 정도는 가끔 걱정함이 716명(55.9%)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미래의 전망에 대한 인

식 정도는 밝다의 경우가 618명(48.3%)으로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80)

2.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였다<표 2>.

표 2.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1,280)

3.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r=.479, p<.001)과

정적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r=-.172, p<.001)와 부적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r=-.197, p<.001)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

(r=-.198,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스트

레스는 스마트폰 중독(r=.385, p<.001)과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표 3>.

표 3.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constructs (N=1,280)

4. 구조모형 검증과 경로검증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을 독립변수, 자아탄력성과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수

로 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절대적합지수인  ,

RMSEA와 CFI와 TLI를 확인하였다. 산출된 적합도 지

수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값은 3120.951(p=.000)이

었고 RMSEA의 값은 .060으로 나타나 RMSEA의 기준

인 .08미만으로 나타났다. TLI는 .831로 .80보다 크고,

CFI도 .843으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4. 구조모형 경로분석

Table 4. Structural Model Path Analysis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

향을,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스마트폰 중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전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

과 분석 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결과를 살펴

보면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스마

트폰 중독 간의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Variable M±SD Skewness Kurtosis
Peer Attachment 3.17±.51 -.204 .360
Ego-resilience 2.91±.42 .267 .128
Academic Stress 2.33±.82 .258 -.393
Smartphone
Addiction

2.00±.43 .047 .1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651(50.9)
Female 629(49.1)

Economic
worries

Not at all 437(34.1)
Sometimes 716(55.9)
Often 112(8.8)

All the time 15(1.2)

Perception of
the future

Very dark 11(0.9)
dark 52(4.1)

Common 378(29.5)
Bright 618(48.3)

Very bright 221(17.3)

Variables 1. 2. 3. 4.

r (p) r (p) r (p) r (p)

1. Peer Attachment 1

2. Ego-resilience .479** 1

3. Academic Stress -.172** -.127** 1

4. Smartphone
Addiction

-.197** -.198** .385** 1

경로 B  S.E. C.R.

Ego-resilience <-
Peer

Attachment
.563 .376 .027 13.819***

Academic
Stress

<-
Peer

Attachment
-.236 -.301 .044 -6.868***

Smartphone
Addiction

<-
Peer

Attachment
-.065 -.051 .031 -1.670

Smartphone
Addiction

<- Ego-resilience -.142 -.167 .046 -3.619***

Smartphone
Addiction

<-
Academic
Stress

.423 .259 .024 10.763***

* p<.05,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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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2. 구조모형
Figure 2. Structural model (N=1,280)

Ⅳ.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 자아탄력성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와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애착

(r=-.197), 자아탄력성(r=-.198)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를 보이며 학업스트레스(r=.38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r=.479)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학업스트레스

(r=-.172)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Jung &

Kim[31], Jung[32]의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

독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Lee &

Lee[33]의 연구와 Lim, Kwon & Han[34]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Jung & Ha[35]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Shin[36], Jung & Kim[37]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

로 연구한 Kwon & Lim[38]의 연구와 Jung[39]의 연구

에서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Park & Park[40]은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를 분석한 결과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폰 중독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

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스트

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낮아지고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

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Jung

& Kim[31]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 Seong[41]에서는 또래애착이 높으

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또 다

른 연구 Kim[42]에서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는

또래애착의 형성 과정과 역동, 또래 환경의 차별성 등

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31].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

로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 간 관계를 연구한 Kwon &

Lim[38]의 연구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애착이 자아

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개인 관련 요인, 학습 관련 요인, 가정 관

련 요인, 학교 내외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Park & Park[40]의 연구결과에서 또래애착은 학업스트

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Lim, Kwon & Han[34]의 연구에

서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된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학업스트레스

또한 스마트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

Matric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Ego-resilience <-
Peer

Attachment
.376 - .376

Academic
Stress

<-
Peer

Attachment
-.301 - -.301

Smartphone
Addiction

<-
Peer

Attachment
-.051 -.141 -.192

Smartphone
Addiction

<- Ego-resilience -.167 -.167

Smartphone
Addiction

<-
Academic
Stress

.259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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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of Structur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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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용이 간편한 스

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Jung & Kim[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

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악영향 또한 다양

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

자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을 연구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

인, 또래, 학업 측면의 변인을 동시에 구조적으로 분석

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감

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매개효과 분석결

과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탄

력성,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간의 경로에

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Jung[39]은 자아탄력성이 학업중단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생활만족도 간에 간접효과를 나타냄을 입증하였고, 자

아분화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완

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또한 Hwang &

Kim[43]의 연구에서 아동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학업스트레스가 매개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또래애착이 스마트폰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자체

만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

아탄력성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31].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자아탄력성에 대한 신념

은 자기조절이나 자기통제에 대한 확신으로도 볼 수 있

다. 즉, 단순한 또래관계의 형성이 아닌 긍정적이고 건

설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하여 심리적 보호요인인 자아

탄력성의 증진을 경험해야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이나

감소가 가능함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개

입전략시 또래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감정 공유, 스

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

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애

착이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육현장에

서는 또래 간 학습멘토링이나 학습코칭, 또래상담프로

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또래

애착을 형성하여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

해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에서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위험요인인 학

업스트레스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은 정적상

관관계,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관계, 스마트폰 중

독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은 자아탄력성과 학업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

이 있었으나, 스마트폰 중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

나지 않았다. 또래애착은 자아탄력성과 학업스트레스

를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적 분

석에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

독 간의 관계에서 부모요인, 교사요인 등 다양한 변인

들을 고려하여 영향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횡단적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점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발달과정

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를 바

란다. 셋째, 긍정적인 또래애착 형성을 통해 자아탄력성

을 증진시키고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청소년의 바

람직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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