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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새로운 기기들의 등장으로 인터넷으로 인한 독보다 새로운 기술들에 한 독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인터넷과 휴 폰 독을 각각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간 독

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  요도와 인과 계를 악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인터넷과 휴 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계와 두 독의 차이를 시간 에서 분석한다. 청소년들을 상으로 

부모나 친구와 같은 환경  변인이 시간 이나 기기 사용시간과 같은 개인 변인에 미치는 향과 개인 

변인이 인터넷과 휴 폰 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한 인터넷과 휴 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상  요도를 구한다. 이를 해 1,420명의 ‧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 방

정식 모형과 부데스크 (Budescu) 교수의 우세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과 휴 폰 독간의 

사용방법의 차이와 요 변인을 기술하여 독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독에 한 처방법을 제언한다. 

주제어 : 인터넷 독, 휴 폰 독, 시간 , 구조 방정식 모형, 우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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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 of Adolescent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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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advent of new smart devices, the new technology addiction problems have been much 

severer than the Internet addiction recently. A lot of research about each technology addiction has been 

proposed, but the research about the changes in the addictions has been rare. In this paper, we analyze 

how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arents and friends affect the personal factors such as time 

perspectives and technology usage time. In addition, we get the relative importances among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 addictions. As a result, we can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ddictions with time perspective. In order to 

achieve our goals, we surveyed on 1,420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We also provided the 

results produc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Budescu’s Dominance analysis. Based on these 

analyses, we describ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 addictions and proposed an 

alternative to prevent new technology addictions. 

Keywords : Internet Addiction, Mobile Phone Addiction, Time Perspec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 Domin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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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들이 

한층 진화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인 

로 태블릿 기기나 스마트 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들은  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에 향을 미쳤던 속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속도로 확산되며 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결과 [1]

에 의하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이었던 

것이 2012년 9월에는 3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하 다 [2].  

스마트 기기들은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빠르

게 침투하며 일상생활에 유익함과 재미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독과 같은 역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 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아직 정신 으로

나 육체 으로 발달 과정 에 있기 때문에 기술 

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경기도 교

육청에서 약 145만 명의 고교생을 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상 학생의 2.2%가 독 

고 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발달이 한창 진행 인 

청소년에게 기술 독이 학업과 인 계에 미치

는 악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한 사용실태 조사를 매년 

하기로 하 다 [3]. 

최근까지 인터넷이나 휴 폰과 같은 기술 독 

련 연구에서는 독을 측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 [4][5]나 독의 원인을 악하려는 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6][7]. 한편, 휴 폰 독이 

증가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변인으로 개

인의 심리 ·성격  변인, 사회경제  변인, 환경·

문화  변인, 휴 화의 매체  특성 변인 등을 

제시하 다 [4][8]. 지 까지는 인터넷과 휴 폰에 

해 성별에 한 차이를 지 하는 연구가 많지

만, 그 밖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아울러 

기술간 독에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 계와 변수

들의 상  요도를 악하지는 않은 한계 을 

갖는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휴 폰 독에 향을 미

치는 변인간의 계와 두 독의 차이를 분석하

는 데 목 이 있다. 즉, 청소년들을 상으로 부

모나 친구와 같은 환경  변인이 시간 이나 기

기 사용시간과 같은 개인 변인에 미치는 향과 

개인 변인이 인터넷과 휴 폰 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한 인터넷과 휴 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상  요도를 구하여 

두 독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와 같이 두 독

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폰과 같이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 으로 등장하여 유사한 역기능이 

발생될 때, 독에 한 응 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독과 휴 폰 독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1,420명의 ‧ ·고등 학

생들을 상으로 조사하 다. 분석을 한 변인에 

환경 인 변인으로써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와 

교우 애착 계를 설정하 다. 한 개인 변인으

로서 미래지향  시간 , 재지향  시간 , 인

터넷과 휴 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포함하 다. 구

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환경 인 변인이 개인 변

인에 미치는 향과 개인 변인이 인터넷 독값

과 휴 폰 독값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9]에서는 개인 특

성과 이용 특성들을 변인으로 하여 인터넷과 휴

폰의 독 계를 규명하 다. 하지만, 기술 

독은 자기 제가 힘든 청소년에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10]. 아울러 기술 독에 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 사이에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 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변인간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기존의 회귀분석의 표

화된 계수를 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가

져온다 [11]. 한 회귀분석에서 결과 값으로 구하

게 되는 표 화계수 만으로는 독립 변인들의 설

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어도 변인 간의 

상  요도 크기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12]. 

단계  회귀분석과 계층  회귀분석은 가장 향

력이 큰 독립 변인의 요도를 과 추정하고 덜 

요한 독립 변인들의 요도를 과소추정하는 한

계가 있다. 한 독립 변인들의 계수부호를 반

로 추정하는 한계가 있다 [13]. 

한편, 시간 을 고려한 최근의 연구 [14]에서는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친구 요인, 매체 요인이 

시간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후, 다

시 인터넷 독과의 계를 살펴보고, 다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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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독과 휴 폰 독과의 계를 제시하 다. 

하지만, 요인간의 상 인 요도는 체계 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며, 시간 을 개인  요인과 별

개의 요인으로 간주하 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환경 요인이 시간 이라는 

개인  요인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시간 은 인터넷과 휴 폰 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은 구조 방정식 모형과 부데스크

(Budescu)의 우세 분석 (dominance analysis) 기법

[11]을 통하여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들이 이 두 

가지 독에 얼마만큼 요한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두 가지 독의 차이를 분석한다. 본 논

문은 인터넷 독의 경우는 킴벌리 의 척도 [5]

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 에서 [6][7]과 같이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 환경  요인으로 나

어 척도로 사용하 다. 휴 폰 독은 한국정보

화진흥원에서 제시한 척도 [4]를 기반으로 독값

을 측정하 다. 변인들간의 구조  계를 규명하

기 해서 AMOS [15]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변인들의 상  요도를 계산하기 해서는 우

세 분석 기법을 도입하 다. 분석을 통해 변인들

이 두 가지 독에 해 어떤 차이 을 두고 

향을 미치는지를 살핌으로써  다른 신기술로 

인한 독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 장에서

는 본 논문의 이론  배경인 우세 분석 기법을 

설명한 후, 두 가지 독 변인에 한 기존 연구

에 해 기술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모

형과 AMOS를 통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고 4 장에서는 두 가지 독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  요도를 구하여 그 의미를 기술한다. 마

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배 경

2.1 우세 분석(Dominance Analysis)

일반 으로 한 종속 변인에 해서 그 변인을 

설명하는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을 평가할 때, 다

 회귀분석 결과의 표 화계수(β)가 역할을 담당

한다. 이때의 기본 인 가정은 독립 변인들간의 

상 계수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해 독립 변인간 발생가능

한 다 공선성 문제를 악하기 해 피어슨

(pearson) 률상 계분석과 다 회귀분석에서 

공선성을 진단한다 [9]. 하지만, 변인간의 다 공

선성이 높을 때에 독립 변인들간의 요성을 설

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다 공선성이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 화계수만으로는 

각 변인이 종속 변인에 얼마만큼 향을 미치는

지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부데

스크 교수는 n개의 설명 변인들이 있을 때, 2n-1

개의 (pairwise) 계에 해 설명력을 나타

내는 R
2 
값들을 이용하여 상 인 요도를 계

산하는 우세 분석을 제시하 다 [11]. 

우세 분석을 설명하기 한 는 다음과 같다. 

컨 , 학원에서 학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세 가지 변인들인 추천서(x1), 학원 입학시험 

수인 GRE(x2), 학의 학  평균 수인 GPA 

(x3)의 상  요도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표 1>과 같이 23-1인 7개 단계로 각 변인들의 

R2값을 구한 후, 차이를 이용하고 다시 평균값을 

구하여 각 변인의 상  요도를 계산한다.

<표 1>에서 각 변인의 최종 설명력을 나타내

는 변인 xi의 평균 유용성인 M(Cxi)는 마지막 행

에 기술되어 있다. 이 값의 의미를 제로 설명하

면, 세 가지 변인은 학원에서의 학업 성과를 

37%  설명하는데, 이 때 추천서는 18.6%, 학원 

입학 수는 46.8%,  GPA는 34.6%의 설명력을 가

진다. 따라서 상 으로 학원 입학시험 수가 

다른 변인들보다 더 요함을 알 수 있다. 

변인들

변수 R
2

x1 x2 x3

- 0 .10 .20 .15

x1 .10 - .15 .11

x2 .20 .05 - .12

x3 .15 .06 .17 -

x1x2 .25 - - .12

x1x3 .21 - .16 -

x2x3 .32 .051) - -

x1x2x3 0.37 .069 .173 .128

M(Cxi) 18.6% 46.8% 34.6%

<표 1> 우세 분석의  (설명 변인 = 3개인 경우)

1) 7가지 변인 조합에 의해 구해진 R2를 이용하여 xi를 구하
고 계산과정은 .37(x1x2x3) - .32(x2x3) = 0.05 (x1)이다. x1, x2, x3
에 한 최종 설명력은 고려된 각 변인 개수별 평균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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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넷  휴 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 계에 한 기존 연구 분석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한 보고서 [16]에 따

르면, 인터넷 독의 변인으로 환경  변인(부모, 

학교, 사회), 심리  변인(우울, 충동성, 자극 추

구), 인터넷 특성(이용의 편리성, 익명성), 개인  

변인(성별, 직업, 교육수 , 인터넷 사용시간 등)

을 들고 있다. 한편,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한 

연구 [17]에서는 우울, 성별, 자극 추구, 인내성, 

자기 월성을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하 다. 휴

폰의 독 변인으로 [18]의 연구에서는 성별, 주

말 문자메시지 발신  수신 횟수, 평균 휴 화 

요 , 충동성, 오락  이유, 문화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9]의 연구에서는 집 력, 충동성, 자

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변인과 심리  변인에 

을 두었다. 

요약하면, 인터넷과 휴 폰 독 모두 환경  

변인, 심리  변인, 매체의 특성, 개인 변인을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인들이 두 가

지 독에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두 가지 독에 해 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면, 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각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미

래에 새롭게 등장할 기술에 한 독까지 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3 시간  이론

시간에 한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시

간에 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시간  이론은 짐바르도(Zimbardo) 교수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타임패러독스 [19]에

서 시간 을 사람들이 시간에 해 가지고 있는 

개인 이며 무의식 인 태도를 의미로 정의하고 

이를 6 가지로 구분하 다. 6 가지의 시간 에는 

과거 부정  시간 , 과거 정  시간 ,  재 

숙명론  시간 , 재 운명  시간 , 미래지향

 시간 , 월 인 미래지향  시간 이 속한다 

[19][20].

이탈리아 학자들에 의해 부모와 동료의 애착

계와 시간 에 한 한 연구 [21]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계가 높은 청소년들이 정 인 과거시간

과 미래지향  시간 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한, 교우 계와 같은 개인의 교류네트워크의 질

이 미래지향 인 시간 과 양의 향이 있음을 

한 연구 [22]에서 밝히고 있다.

그 밖에 연구 [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

은 사회경제  치나 리더십, 행복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특히, 흡연이나 알

코올과 같은 물질 독과 연 시킨 연구가 이 지

고 있다 [23][24]. 이들 연구에서는 물질 독에 

재지향  시간 과 미래지향  시간 이 향

을 미침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시간 이 인터넷

이나 휴 폰과 같은 기술 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3.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3.1 연구 상

본 논문에서는 등학생(5, 6학년)은 182명, 

학생은 636명, 고등학생은 603명을 상으로 조사

를 하 으며 성별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성별
합계

남 여

등 87 95 182

254 382 636

고 297 305 602

합계 638 782 1,420

<표 2> 조사 상자의 수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

형을 이용한다. 우선 환경 변인을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 변인과 교우 애착 계로 두어 이 두 

가지 변인이 어떻게 시간 에 향을 미치는지를 

먼  조사한 후, 다시 시간 과 인터넷‧휴 폰 사

용시간이 인터넷 독값과 휴 폰 독값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한다. 

연구 모형에서 환경 변인은 외생변수이며 이 

변인의 하  요인으로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와 

교우 애착 계가 채택되었다. 부정  양육태도는 

자녀에 한 존 감, 조, 간섭 정도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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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 애착 계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 한 극

성이나 친구 계를 쉽게 포기하는 정도를 나타낸

다. 시간 은 짐바르도 교수가 개발한 시간 을 

측정하는 문항 [19][20]을 이용하 다. 미래지향  

시간 은 계획성과 약속에 한 태도를 하 요인

으로 채택하 으며, 재지향  시간 은 운명  

태도와 쾌락  태도를 하  요인으로 채택하 다. 

기기 사용시간은 각각 인터넷 사용시간과 휴 폰 

사용시간을 측정하 다. 독값에는 인터넷 독

값과 휴 폰 독값을 사용하 다. 환경 변인 이

외의 변인들은 모두 내생 변수이다. 인터넷 독

값에 한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변인으로 포함되고, 휴 폰 독값에 한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는 휴 폰 사용시간이 변인

으로 포함된다.

<그림 1> 연구 모형

3.3 연구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본 연구의 이론모형

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개념의 측정변수들에 

한 일차원성을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를 

계산하 다. Cronbach's α는 .56 ~ .91로 나타나 

내  일 성을 가졌다. 인터넷 사용시간과 휴 폰 

사용시간은 복수항목이 아닌 단일항목으로 측정

하 기에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에서 제외하 다. 

인터넷 독과 휴 폰 독에 하여 각각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 결

과, 추출된 구성개념에 한 아이겐 값이 모두 

1.0을 과하 다, 추출된 구성개념의 설명분

산비율이 인터넷 독의 경우에 64.2%로 나타났

으며, 휴 폰 독의 경우에는 64.4%로 나타났다. 

아울러 측정변수들의 해당 요인에 한 요인 재

치는 각각 .61 ~ .83과 .59 ~ .86으로 나타난 반면

에 다른 요인에 한 요인 재치는 모두 .33보다 

작은 값을 가졌다. 

측정변수들이 구성개념 각각에 해 서로 련 

있지만 구별되는 것(related but distinct)을 확인

하 다. 인터넷 독과 휴 폰 독에 하여 각

각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인터넷 독에 

한 확인  요인분석결과, χ2(53) = 259.90 (p < 

.001)로서 데이터와 제안된 모형간 차이가 있는 

것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부합

지수인 Goodness of Fit Index (GFI) = .97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 .953, 

Normed Fit Index (NFI) = .925,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 

.052로서 모형이 한 부합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 요인 재치에 

한 t값이 모두 1.96보다 크게 나타나 구성개념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독

에 한 구성개념들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59 ~ .84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평균

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31 ~ .64로 

나타났다. 

휴 폰 독에 한 구성개념들의 복합신뢰도

는 .58 ~ .84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평균분산은 .31 

~ .64로 나타났다. 휴 폰 독에 한 확인  요

인분석결과 역시, χ2(53)=262.38 (p < .001)로서 데

이터와 제안된 모형간 차이가 있는 것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부합지수인 GFI=

.973, AGFI= .953, NFI= .925, RMSEA= .053으로서 

모형이 한 부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 요인 재치에 한 t값이 

모두 1.96보다 크게 나타나 구성개념이 집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성개념

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짝 10개 (5C2)에 한 두 

구성개념간 추정된 상 계의 자승 (φij
2)이 두 

구성개념의 추출된 평균분산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본 연구의 구성개념간 별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의 결과를 요

약하면, 구성개념의 측정변수들이 가설검증을 하

는데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AMOS 18.0을 활용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모수추정 방법은 최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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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고 

모형의 평가 방법은 합도 지수를 이용한 방법

을 사용하 다. 

검증 결과는 본 논문의 분석 표본 크기에서 기

한 것처럼, 인터넷 독의 경우, χ2(68) = 437.06 

(p < .0005)로 데이터와 모형간 차이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부합지수인 GFI=

.955, AGFI = .931, NFI = .880, RMSEA= .062로 

나타나 한 부합을 보 다. 휴 폰 독의 경

우, χ2
(68) = 494.96 (p < .0005)로 데이터와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FI=

.951, AGFI = .924, NFI = .877, RMSEA= .067으로 

나타나 합도 지수들이 기 에 합하 으므로 

연구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독의 경우 변인간 표 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미래지향  시간 에 부모의 부정  양

육태도는 부(-) (β = -.319, p < .0005)의 계, 교

우 애착 계는 정(+) (β = .285, p < .0005)의 

계를 가진다. 한 재지향  시간 에는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만 정(+) (β = .360, p < .0005)의 

계를 가졌고 교우 애착 계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인터넷 사용시간에 해 미래지향  시간

은 부(-) (β = -.209, p < .0005)의 계를, 재지

향  시간 은 정(+) (β = .115, p = .001)의 계

를 가졌으며 인터넷 독값에 해 미래지향  

시간 은 부(-) (β = -.207, p = .006)의 계를, 

재지향  시간 은 정(+) (β = .573, p < .0005)

의 계를, 인터넷 사용시간은 정(+) (β = .231, p

< .0005)의 계를 가졌다. 

휴 폰 독의 경우 변인간 표 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미래지향  시간 에 부모의 부정  양

육태도는 부(-) (β = -.342, p < .0005)의 계, 교

우 애착 계는 정(+) (β = .316, p < .0005)의 

계를 가진다. 한 재지향  시간 에는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만 정(+) (β = .368, p < .0005)의 

계를 가졌고 교우 애착 계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휴 폰 사용시간에 해 미래지향  시간

은 부(-) (β = -.160, p < .0005)의 계를, 재지

향  시간 은 정(+) (β = .073, p = .041)의 계

를 가졌으며 휴 폰 독값에 해 재지향  

시간 은 정(+) (β = .275, p < .0005)의 계를, 

휴 폰 사용시간은 정(+) (β = .550, p < .0005)의 

계를 가졌다. 흥미로운 은 미래지향  시간

은 휴 폰 독에 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는 못했다. 

본 논문의 구조 방정식 모형에 한 검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

일수록 자녀의 재지향  시간 값이 높았다. 장

신재 교수의 연구 [26]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계는 자녀의 우울과 학교 응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을 다루지 않았지만, 

독의 원인인 우울이나 공격성, 학교 응력이 포함

되기 때문에, 부모의 부정 인 양육태도가 독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래지향  시간 값이 높을수록 학생들

의 인터넷과 휴 폰 사용시간은 어들었고, 반

로 재지향  시간 값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인

터넷과 휴 폰 사용시간은 늘어났다.

셋째, 두 가지 시간 과 인터넷과 휴 폰 사용

시간이 두 가지 독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았다. 이 경우에는 미래지향  시간 값이 높은 

학생들의 인터넷과 휴 폰 독값은 낮았고, 반

로 재지향  시간 값이 높은 학생일수록 인터

넷과 휴 폰 독값도 높아졌다. 인터넷과 휴 폰 

사용시간도 재지향  시간 과 비슷하게 두 가

지 독값과 비례 계를 나타내었다. 세 가지 변

인들과 두 가지 독값들에 해 변인들이 각가 

독값에 미치는 향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 

마지막으로, 교우의 애착 계는 미래지형  시

간 과 재지향  시간 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양면 인 향을 미쳤다. 청소년에게 교우

에 한 애착 계가 미치는 향을 단순히 부정

으로나 정 으로 한 쪽 측면만 볼 것은 아니

다. 청소년기의 교우 애착 계는 재지향  시

간 을 갖게 하여 기술 독에 걸릴 가능성을 높

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  시간 을 키워 독을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친구의 수와 질을 조사한 배그웰 (Bagwell)의 연

구 [27]와 쉬 즈 (Schmidt)의 연구 [28]에 의하면, 

가까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12년 후에 높

은 자존감 (self-worth)을 가지며 우울과 같은 심

리  갈등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 바우마이

스터 (Baumeister)의 연구 [29]에 의하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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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 계를 부모가 악할수록 자녀의 비행가능

성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인 교우 

애착 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극

인 개입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

의 특별활동을 부모와 교사가 극 인 지도하에 

활성화시킨다면 학생들의 미래지향  시간 을 

높일 수 있다.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환

경 변인과 개인 변인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는 

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 다섯 가지를 이용하여 이

들이 두 가지 독에 얼마만큼 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 으로써 독의 차이를 알아본다.

4.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이 장에서는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x1), 교우 

애착 계(x2), 미래지향  시간 (x3), 재지향  

시간 (x4), 인터넷 사용시간 는 휴 폰 사용시

간(x5)이라는 변인을 이용하여 이 변인들이 인터

넷 독값과 휴 폰 독값에 상 으로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 향을 미치는지 상  요도

를 살펴본다.

분석에 앞서 우선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

석해 으로써 변인들 간에 상  계가 존재하여 

우세분석이 필요함을 기술한다. <표 3>과 같이 

부모의 부정 인 양육태도는 교우 애착 계와 

미래지향  시간 과는 반비례 계를 갖는 부(-)

의 상 계를 갖고, 재지향  시간 과 인터넷

‧휴 폰 사용시간과는 비례 계를 갖는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 애착 

계는 미래지향  시간 과는 정(+)의 상 계를 

가진 반면에 재지향  시간 과는 부(-)의 상

계를 가졌다. 하지만 교우 애착 계의 경우는 

두 가지 시간 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갖지 않았다. 미래

지향  시간 은 재지향  시간 , 인터넷‧휴

폰 사용시간과 반비례를 나타내는 부(-)의 상

계를 가지며 재지향  시간 은 인터넷‧휴 폰 

사용시간과 정(+)의 상 계를 가졌다. 

 x1 x2 x3 x4 x5

x2 -.062(*) 1 

x3 -.176(**) .219(**) 1 

x4 .215(**) -.061(*) -.169(**) 1 

x5 .123
(**)

-.023 -.148
(**)

.129
(**)

1

x6 .135
(**)

.030 -.113
(**)

.081
(**)

.232
(**)

x1: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 x2: 교우 애착 계
x3: 미래지향  시간 , x4: 재지향  시간
x5: 인터넷 사용시간, x6: 휴 폰 사용시간
(*) 유의확률 p < .05(**)            유의확률 p < .01

<표 3> 변인들의 상 계수

한편, 상  요도에 앞서 다섯 가지 변인에 

한 인터넷‧퓨 폰 독값에 한 회귀분석결과

는 <표 4>와 같았다. 각 변인들이 두 가지 독

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는 구조 방정식 모형

에 한 결과와 유사하다.

중독
구분 구분 x1 x2 x3 x4 x5/x6

인터넷
β
t
p

.105
4.97
.000

.000
0.00
.998

-.056
-2.08
.038

.393
14.49
.000

.131
9.31
.000

휴대폰
β
t
p

.090
3.49
.000

.050
2.29
.022

-.008
-.25
.799

.185
5.61
.000

.295
22.60
.000

x1: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 x2: 교우 애착 계
x3: 미래지향  시간 , x4: 재지향  시간
x5: 인터넷 사용시간,                 x6: 휴 폰 사용시간

<표 4> 표 화 회귀계수 β값과 t값, p값

다음 <표 5>는 인터넷과 휴 폰 독값에 

한 다섯 가지 변인의 상  요도값이 기술되

어 있다. <표 5>에 의하면 인터넷 독의 경우에

는 교우 계를 제외한 네 가지 변인이 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에서 재지향  시간 이 

가장 많은 향(56.8%)을 미쳤다. 휴 폰 독의 

경우에는 미래지향  시간 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않고 있었고 휴 폰 사용시간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거의 향력이 작으며 휴 폰 사

용시간이 인 향력(85.1%)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인 인터넷 독 휴 폰 독

x1 3.0 (12.5%) 1.7 (5.4%)

x2 0.1 (0.2%)
† 0.3 (1.1%)

x3 1.2 (4.9%) 0.3 (1.0%)
†

x4 13.7 (56.8%) 2.3 (7.5%)

x5
x6

6.2 (25.5%)
26.4 (85.1%)

총 설명력 R2 = 24.2 (100%) R2 = 31.0 (100%)

x1: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 x2: 교우 애착 계
x3: 미래지향  시간 , x4: 재지향  시간
x5: 인터넷 사용시간,           x6: 휴 폰 사용시간
†: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5> 변인들의 상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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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6>에는 부데스크의 분석방법에 따라 

R2 값을 구할 때,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의 개수를 

0부터 1개씩 증가하면서 각 변인들의 요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경

우에는 각 변인들을 하나씩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할 때에 비해, 여러 변인들을 포함시킬수록 모든 

변인들의 값은 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감소하는 양에 한 차이는 인터넷 독과 휴

폰 독에서 차이가 있다. 를 들면, 재지향

 시간 이 감소하는 양은 미래지향  시간 에 

비해 작다. 휴 폰의 경우도 인터넷과 유사하나 

각 변인별 감소량이 인터넷에 비해서는 다.  

중독
구분

포함된
변인의 
개수

x1 x2 x3 x4 x5/x6

인

터

넷

0
1
2
3
4

0.0530.0380.0280.0190.013

0.0020.0010.0000.0000.000

0.0270.0160.0090.0050.002

0.1690.1490.1340.1220.112

0.0820.0690.0590.0520.046
휴

대

폰

0
1
2
3
4

0.0300.0220.0150.0100.006

0.0030.0040.0040.0030.003

0.0080.0040.0020.0010.000

0.0340.0270.0220.0180.015

0.2820.2710.2630.2550.249
x1: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 x2: 교우 애착 계
x3: 미래지향  시간 , x4: 재지향  시간
x5: 인터넷 사용시간,          x6: 휴 폰 사용시간

<표 6>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의 개수에 따른 
변인들의 상  요도 변화

이  장의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으로는 드러

나지 않았던 인터넷 독과 휴 폰 독의 차이

를 변인들의 상  요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독의 경우 재지향  시간 이 

가장 향을 많이 미치긴 하 지만 부모의 부정

인 양육태도와 인터넷 사용시간도 각각 12.5%

와 25.5%의 향력을 가졌다. 반면 인터넷 독과 

달리, 휴 폰 독의 경우에는 다른 변인들은 그 

향력이 미미하 고 오직 휴 폰 사용시간의 

향력만이 높았다. 두 결과의 의미를 기존의 연구

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후, 인터넷 독과 휴 폰 

독을 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독의 경우, 2010년에 한국정보화진흥

원의 한 보고서 [16]에서 밝혔듯이 인터넷 독자

의 수가 매년  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일상생활의 한 도구로 자리매김한 인터넷이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한 추구

(novelty seeking)에 한 한 연구 [30]에서는 새

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성격이 독에 향을 

다고 밝히고 있다. 한 한 박사학 논문 [31]에서

는 새로운 것에 한 추구와 재지향  시간

이 서로 정(+)의 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

다. 결과 으로, 보편화된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은 다섯 가지 변인 에서는 시간 이나 

인터넷 사용시간과 같은 개인 변인이 반 으로 

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

터넷 독을 방하기 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를 개선하고 재지향  

시간 을 이며 미래지향  시간 을 늘림으로

써 인터넷을 정 으로 사용하도록 학생들을 유

도해야 할 것이다.

반면, 메시지를 주 사용목 으로 사용하는 청소

년들에게 휴 폰 독의 경우는 휴 폰 사용시간

이 압도 인 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

이 나타난 것은 쉬운 근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근성과 휴 폰 독 계를 밝힌 한 연

구 [32]에서는 손쉬운 근성이 휴 폰 독을 증

가시키고 있다고 기술하 다. 한 인터넷에 비해 

새롭고 근이 용이한 휴 폰의 경우는 어떤 변

인보다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독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휴 폰 

독을 방하거나 치료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휴 폰을 근할 수 있는 철 한 시간 리와 함

께 학생들의 물리 인 시간을 정 으로 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5. 제언 및 결론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9월에 도내 ‧ ·고등

학생 145만 1천여명을 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

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독 진단 척도를 활용한 

스마트폰 독 결과를 발표하 다 [3]. 분석 결과, 

스마트폰 독 고 험군 비율은 같은 해 에 조

사한 인터넷 독 험군 학생 비율의 2배가 넘

고, 잠재  험군 비율도 인터넷의 2배에 육박하

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독 고 험군 비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스마트폰은 오

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 다. 경기도에서는 교

육에 좋은 스마트폰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 스



구조 방정식 모형과 우세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인터넷·휴대폰 중독 비교  19

마트폰 건  활용 UCC 회 등도 개최하여 스마

트폰 독과 같은 역기능에 비할 계획이다 [3]. 

하지만, 이런 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간 을 가질 수 있도록 심을 갖고 교

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기존 연구들이 인터넷과 휴 폰에 

한 독도를 측정하는 연구와 각각에 한 독

에 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에 을 두어왔

던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각 독이 환경 변

인과 개인 변인간 인과 계를 통하여 어떠한 차

이를 갖는지와 얼마만큼의 차이를 갖는지에 

을 두었다. 정신 으로나 육체 으로 발달과정 

에 있는 청소년들의 시간 에 향을 미치는 변

수를 악함으로써 독을 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본 연구는 우선 부모와 교우 계

와 같은 환경 변인과 시간  요인과 사용시간과 

같은 개인 변인을 고려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정립하 다. 이 결과, 환경요인  부모의 부정

인 양육태도는 미래지향  시간 에는 부(-)의 

향을 미친 반면에, 재지향  시간 에는 정(+)

의 향을 미쳤다. 한 교우 애착 계는 미래지

향  시간 에만 정(+)의 향을 미쳤다. 두 가지 

시간 과 인터넷‧휴 폰 사용시간은 다시 인터넷

과 휴 폰 독값에 향을 미쳤는데, 인터넷의 

경우는 재지향  시간 이 가장 요한 변인으

로 작용하 고, 휴 폰의 경우에는 휴 폰 사용시

간이 인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인터넷 독과 휴 폰 독, 더 나아가서 스마트

폰 독과 같이 발생하는 독이 오래된 기술과 

련이 되는지 새로운 기술과 련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책도 함께 달라야 한다는 

이다. 이는 새로운 것에 한 추구성과 독이 

한 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33]에서는 물질 독 방을 해서 

시간 을 제시하 는데 인터넷 독을 방하거

나 치료하기 해서도 올바른 시간 이 요하다. 

즉, 청소년들의 미래시간지평을 늘려주고 쾌락성

과 운명론  사고를 갖기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드웩 

(Dweck)의 연구 [34]에서처럼 결과 심의 교육

보다는 과정 심의 교육을 통한 고착 마인드셋

이 아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간 리에 한 학습과 미래지향  시

간 의 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휴 폰 독의 경우에는 휴 폰 사

용시간이 인 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드러

났다. 한 기존의 연구 [9]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의 통계 자료로부터도 휴 폰 독이 인터넷 

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의 의미는 

보다 극 인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높이려

면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의 극 인 리가 필

요하다. 최근에 자기통제력을 높이기 한 자기조

학습에 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면서, 한 

연구에서 학습 래 를 제시하 다 [35]. 이 연구

에 따르면, 학습 래 를 용하니 자기조 , 특

히 행동조 기능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지 하 다. 학습 래 를 사용하면 시간에 한 

리능력이 향상되고 미래지향  시간 을 갖게 

되면서 독 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망한다. 

학생들이 학습 래 를 통해 시간 리 방법에 

심을 갖게 되고 이를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만

큼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해석수 이론 (Construal Level Theory)에 의

하면, 공간인식에 해 원근법이 작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시간거리에 따라 추상  수

과 구체  수 이 달라진다 [36]. 즉, 가까운 미

래에는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처럼 구체  

사고를 하는 반면에 먼 미래에 해서는 나무보

다 숲을 보려는 추상  사고를 하게 된다. 해석수

이론에 한 기존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사고수

과 메시지의 추상  수 이 부합될 때 더 설득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그러므로 휴 폰 독이 휴 폰을 사용한 물리

 시간의 리에 을 둔다면, 인터넷 독은 

시간 이라는 보다 추상 인 시간 리 에서 

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를 들면, 휴 폰 

독을 막기 한 교육 메시지는 휴 폰 사용시간

을 구체 으로 어떻게 (how) 리해야 할 것인가 

을 맞추는 것이 효과 인 반면에 인터넷 사

용에 해서는 추상 으로 왜 (why) 인터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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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정 인 인터넷 사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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