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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마음건강의 주 효과를 검증하고, 이들 계에 

학교생활 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으로써 스마트폰 독 방을 한 다양한 실천  함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역 소재 등학교 26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스마트폰 독, 마음건강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정해 학교생

활 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 학교생활 응은 마음건강과 스마트폰 독 사이의 계를 완
히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응의 매개효과는 Sobel 검증을 통해서 통계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건강이 학교생활 응과 같은 부정  정서의 발생을 감소시켜주며, 이는 

다시 스마트폰의 독  사용 가능성을 낮춰주는데 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 로 본 연구
는 스마트폰 독 방을 해 마음건강 향상과 같은 보호요인의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 요하며, 매개
변인으로서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응과 같은 험요인을 리하기 한 장·단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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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offer a wide range of practical implications for Smartphone addiction 
prevention by verifying the effect of mind health as a factor that is influenced by Smartphone 

addiction, and te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mind health with school 

life adaptation as a mediation effect. For this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of 250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use Smartpho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mind health 

and school life adaptation were set a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y were verified by the 

mediation effect of school life adap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chool life adaptation turned out 
to be an entirely mediating variab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 health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was verified by the 

Sobel test. The mediation effect resulted in mind health reducing the occurrence of negative emotion 
of school life adaptation, and also reinforced decreased Smartphon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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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0년에 500만 명으

로 스마트폰 시 가 열리기 시작하여 2011년 10

월 2,000만 명에 이르 으며, 2012년 8월 3,000만

여 명, 2013년 1월에는 약 5,430만 명으로 최근 5

년 만에 성장하 다. 이제 우리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이며 

최근 스마트폰 보 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

마트폰이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1].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각종 뉴스와 정보검색, 치기반 서비스의 길 찾

기 안내, 안내, 교통 서비스, 24시간 모바

일 뱅킹과 계좌조회는 물론 환율, 부동산 등 융

서비스와 여가문화, 게임과 음악 감상,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타인과의 소통  공

유로 사회  계망을 형성하고 확장게 할 수 있

다[2].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에서의 

래 계가 소홀해 지고 있다. 이로 인한 무 심, 

외 계의 소홀로 차 사람과의 소통에 힘들

어하게 되는 사회 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독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

트폰 이용실태[2]와,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자기통제력과 생활스트 스, 우울, 

불안[3, 4] 등에 한 연구가 있다. 과도한 스마트

폰 이용은 업무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  요 으로 인한 경제  문제, 언어

괴, 음란, 폭력, 게임 독, 자  등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사

회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5]. 스마트폰의 속한 

성장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과다 이

용으로 인한 독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독이라는 새로운 사

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5].

이에 따라 청소년의 건 한 성장과 발 을 도

모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독으로부터 사 에 

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문제

를 방할 수 있는 마음건강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마음건강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정의는 다양

하게 내려지고 있다. 한 마음건강이란 최 한 

능률 으로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 으

로 행동이 신 하고, 자기 자신이나 환경에 잘 

응하는 것이다.

마음건강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효과 으로 해결하고, 미래

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능력까지도 포함

하는 개념이다.

Travis[6]는 마음건강을 항상 변화가능하며 유

동 이며 올바른 자각과 교육, 성장을 통하여 높

은 수 의 삶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항상 자

기 자신의 총체  건강(holistic health)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강한 생활양식이

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마음건강을 정서 , 신체

 욕구와 그 욕구를 처리하는 생활 스타일을 포

함한 자기보호  방의 태도라고 하여 어떠한 

질병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신체 , 심리 , 정서

 건강을 높은 수 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7].

Hatfield와 Hatfield[8]는 마음건강을 일차 으로 

방에 기 를 두고 인 인 발달을 한 지ㆍ

덕ㆍ체간의 통합 , 의도 , 계획 인 조력 과정

이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 마음건강이 개인생활

의 모든 측면에 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부정

인 마음건강 상태는 신체 , 정서  장애와 

한 계가 있으며, 낮은 자아존 감, 심장병, 암, 

높은 불안 등과 련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 독과 마음건강간의 

계를 직 으로 다룬 연구가 없기 때문에 스마

트폰 독과 정신건강간의 연 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스마트폰 독과 정신건강과의 연구를 보면 스

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상호 간에 서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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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민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9]. 한 삶

에서 문제 상황을 스트 스로 지각하여 일상생활

을 측하기 어려워하고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는 

수 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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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휴 폰 독이

나 인터넷 독, 게임 독과 스마트폰 독 모두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독이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

다[10].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우선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으로 마음건강과 

학교생활 응에 주목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독

이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학교생활 응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련된 조사나 연구

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이 

학교생활 응을 매개로 마음건강에 미치는 향

력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 측변수

들 간의 계 설정을 통해 스마트폰 독이 어떠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보다 구체 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구의 필요

성을 토 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황을 살

펴보고 과다사용 정도와 마음건강,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살펴 으로써, 스마트폰을 한 방

법으로 사용하여, 청소년의 인 인 성장과 건

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가도록 지도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기  자료와 논의 을 찾아보고

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다룬 스마트폰 독, 마음건강과 

학교생활 응간의 계를 직 으로 다룬 국내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독, 정신건강, 학교

생활 응간의 연 성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한다.

2.1 스마트 독과 마음건강과의 계

스마트폰 독의 경우에는 과정 독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의 독으

로는 신체를 유해(有害)하게 하는 습 이 몸에 베

여 그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그 행동을 스스로 억

제할 수 없으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

하고 습 으로 반복하는 경우다. 즉, 이러한 행

를 단하면 신체  고통이나 자율신경 이상 

상 등 추신경에 이상을 보인다[11].

기존 연구[12]에 의하면 독 증상이 약물이나 

화학 물질 이외에도 특정사용 행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집착을 보이는 등 사용자의 충동조  문

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주장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행  독의 한 형태로 컴퓨터, 인

터넷, 휴 폰 독을 들 수 있으며, 스마트폰도 

이러한 형태의 독개념에 확장하여 함께 용할 

수 있다.

최근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의 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정 인 마음건강은 다양한 환경 속에

서 정 으로 응할 수 있고, 이는 한 개인의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소  외[13]는 ‘마음이 건강’

하다는 것은 자신에 해 정 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미래에 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의 

요한 사건들에서 통제를 경험하며, 정 인 

인 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라 보

고, 이러한 정신  체력을 ‘마음건강(Mental 

Fitness)’이라 하 다.

조소  외[13]가 지 하듯,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정신건강척도(K-GHQ)문항 부분은 설

문 상자가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악하기 

한 목 을 갖고 있다. 한 척도에  재의 부

정 인 정서 상태를 알아보기 한 문항들이 많

아 WHO가 제안한 새로운 정신건강의 개념을 충

분히 반 하지 못한다는 제한 이 있다. 

이에 조소  외[13]는 한 개인이 정신 으로 얼

마나 건강한지를 이해하기 해서는 개인의 부정

 측면뿐만 아니라 정  측면에 한 평가 

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을 두었다. 즉 개

인의 정 인 측면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건강 척도를 개발하 다. 이 마음건강척도는 

정신  에 지, 공감  소통, 심리  유연성, 자기 

확신으로 정 인 마음건강을 알아보기 한 척

도이다.

스마트폰 독과 정신건강과의 연구를 보면 스

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상호 간에 서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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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민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14]. 

한 삶에서 문제 상황을 스트 스로 지각하여 

일상생활을 측하기 어려워하고 과도한 부담감

을 느끼는 수 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9].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휴 폰 독이

나 인터넷 독, 게임 독과 스마트폰 독 모두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독이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

다[10].

2.2 학교생활 응과 마음건강과의 계

학교생활 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극

이고 창조 인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고, 수

업참여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제행동

의 측면으로 학교생활 응으로 개념화 할 수 있

다[15].

Wentzel(2003)은 성공 인 학교 응을 해서 

학업성 만큼 인 계 수행이 요하다고 하면

서 교과의 숙달, 효과 인 학습 략, 시험의 수행 

능력, 인 계 유지를 한 노력, 인 계, 정체

성 개발을 한 노력, 집단 소속의 감수성, 다른 

사람과의 표 인 역할 수행, 친구들의 기 에 

합한 행동이 요 변인이라고 하 다[16].

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경우, 학교에 한 태

도가 정 이며 인 계도 원만할 뿐 아니라 

학습과정에도 능동 으로 참여하여 학업 성 이 

향상된다[17]. 반면,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경험하

는 경우, 학교 내 인 계가 원만하지 않고 스트

스, 긴장, 우울과 같은 심리  문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비행, 학업 단,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18]

이명숙[19]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은 가

족 간의 화를 단 시키고 가정에서의 공부에 

지장을 주어 부모·자녀간의 계가 소원해지고 서

로에 한 불신감이 고조되어 가족 간의 소외감

이 생기게 된다고 하 다. 한 인터넷에 독되

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교생활 등에서 많은 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하

다[20].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을 주

로 심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주력하 으나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이 청소년의 마음건강에 미

치는 향이 크다고 보고 스마트폰 독 상과 

그 결과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학교생활 응에 어

떻게 향을 미치는 지를 주된 연구의 과제로 삼

았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독 상을 악하고 

청소년에게 부정 인 향력을 인식하여 이를 

방하고자 하는 노력 한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2.3 스마트 독과 학교생활 응과의 계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래 계에 소

홀해 지게 되고, 이로 인한 무 심, 외 계의 

소홀로  사람과의 소통에 힘들어하게 되는 

사회 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뿐

만 아니라 잠자기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시

간이 어들게 되어 이는 곧 학교지각으로 연결

되며, 스마트폰 독 상들로 학교생활에 부정

인 상이 나타나고 있다[21].

스마트폰은 휴 화의 기능과 인터넷 속을 

통 한 기존의 컴퓨터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에 해 인

터넷 독을 선행 연구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으로 인하여 나타난 게임 생활의 변화로서 독서

시간이나 학교 계나 공부시간이 었거나 나빠

졌다는 응답이 체 학생의 26%가 되는 것으로 

보고했다[22].

자기 통제력에 있어서도 독 험 집단이 보

통집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독과 

학교생활 응이 부 상 계가 있음을 밝혔다

[23].

인터넷 독과 학교생활 응과의 계에 한 

김선숙[2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은 학교생활 

응에 부 한 계로 작용하여 교사 계, 교

우 계, 학습활동, 규칙 수 등 학교생활에 부

한 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등학생을 상으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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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수 에 따라 충동성과 학교생활 응에 차이가 

있는가와 인터넷 독집단이 비 독집단이나 잠

재집단보다 학교생활 응 수 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25]. 한 등학생이 인터넷을 독 으로 

사용할수록 충동성 수 이 커지고, 학교생활 응 

수 이 낮아지는 것을 밝혔다.

등학생의 인터넷 독과 학교생활 응과의 

계에 해 연구한 김희  외[26]은 인터넷 독

에 따른 학교생활 부 응의 정도가 고학년에 속

할수록 더욱 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독 집단에 속하는 등학생들은 비 독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생활 반에 

걸쳐 부정  응 양상을 띠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청소

년의 학교 응에 부정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할 때 인

터넷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스마트폰 독이 

마음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와 학교생활

응에 따른 매개효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이 학교생활 응의 매

개효과를 통해 마음건강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학교생활 응의 매

개효과를 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연구방법은 측

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매개변수 사용이 용이

하며, 이론모형에 한 통계  검증이 가능한 구

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27] 검증하 다. 구체

인 연구가설과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인

과 계 가정에 기 하여 스마트폰 독, 마음건강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스마트폰 독은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학교생활 응은 마음건강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스마트폰 독은 마음건강에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4: 학교생활 응은 스마트폰 독과 마음건

강을 매개할 것이다.

3.2 조사 상

본 연구의 표집 기간은 2014년 5월 7일부터 5

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구성 문

항을 조사 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인지 알

아보기 해 등학교 5, 6학년 각각 40명에서 사

 테스트를 실시하 다. 그 후 지역에 소재한 J

시 지역의 2곳의 등학교 5, 6학년 260명을 상

으로, 스마트폰 독, 마음건강, 학교생활 응의 

계와 청소년의 일반  특성들을 악하기 하

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진행하 다. 연

구의 신뢰도를 하여 회수한 설문지 에서 불

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미완성 설문지 12부를 제외

한 248부의 설문지가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되

었다.

3.3 변수의 정의  측정

3.3.1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독 수 을 측정하기 해 한국 정

보화진흥원[28]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스마

트폰 독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일상생

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내성, 단의 4개 하

역에 해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

으로 일상생활장애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

용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에서 생활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하며 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가상세계지향성은 주변의 사람들과 직  실

에서 만나 계를 맺기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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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는 것이 더 즐겁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내성은 

스마트폰을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

어 나 에는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는 상태

를 의미하며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단은 스마

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에 없으

면 불안하고 조함을 느끼는 상을 의미하며 4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문항은 1  ‘  

아니다’에서부터 5  ‘매우 그 다’까지의 리커트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스마트폰 독 

척도 Cronbach's α는 .865로 나타났다.

3.3.2 마음건강

마음건강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척도는 조소

 외[13]가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활용하 다.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건강척도는 4가지 하 척도로 나 어져 정신

 에 지 8문항, 공감  소통 6문항, 심리  유

연성 4문항과 자기확신 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각의 문항은 1  ‘  아니다’에서부터 5  ‘매우 

그 다’까지의 리커트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마음건강이 좋은 상태를 말한다.

하 척도인 ‘정신  에 지’는 '개인의 기본 인 

정신  활력 수   삶에 한 정  태도를 

반 하는 척도'로 이 역의 수가 높은 경우에

는, 정신  에 지를 빨리 충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감  소통’은 

'감정조   인 계능력을 반 하는 척도'로 

이 역의 수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서상

태에 해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상

황에서 사회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  유연성’은 '집 과 이완상태를 자유롭게 

오가며 낯선 상황에도 잘 응하는 능력을 반

하는 척도'로 이 역의 수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즐길  알면서 일처리 효율성도 좋

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확신’은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

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반 하는 척도'로 이 

역의 수가 높은 경우에는, 감정동요가 많지 않

고 힘든 상황을 잘 버텨 안정 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마음건

강 척도 Cronbach's α는 .765로 나타났다.

3.3.3 학교생활 응

학교생활 응도 측정을 하기 해 사용한 척

도는 김용래([29]가 제작한 것으로, 학교환경 

응, 학교교사 응, 학교수업 응, 학교친구 응, 

학교생활 응의 5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

구’, ‘학교환경’의 4개 하 요인 27개 문항에 하

여 연구 설문으로 활용하 다. 각각의 문항은 1  

‘  아니다’에서부터 5  ‘매우 그 다’까지의 리

커트 척도를 사용 하 다. 분석 시에는 학교생활

응 체 27개 문항의 평균값을 투입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학교 응 척도 Cronbach's α

는 .859로 나타났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0 for Window와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일부 문항을 

역코딩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 둘째, 기술통계분

석을 통해서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 다. 셋째, 

원척도의 수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한 방안으로 왜도와 첨도로 확인하

다. 넷째, 변수들 간의 련성을 살펴보기 해 

상 계분석을 하 다. 다섯째 매개효과검증을 

해 AMOS 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SEM) 분석을 하 으며, 모형의 합도 평가시 

상  합도 지수인 GFI, CFI, IFI 그리고 

 합도 지수인 RMSEA를 이용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은 Sobel 

Test를 통해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측정항목의 기술 통계치, 신뢰도 검증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들의 

평균  표 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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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스마

트폰

독

일상생활장애 1.94 0.920 0.144 -0.353

가상세계지향성 2.04 0.966 -0.143 -0.551

단 2.40 0.871 -0.576 0.235

내성 2.04 0.910 -0.104 -0.559

<표 1> 측정항목 기술치  변수의 신뢰도 (n=211)

마음

건강

정신  에 지 3.54 0.853 -0.326 -0.370

공감  소통  3.41 0.731 0.108 -0.635

심리  유연성 3.62 0.722 0.319 -0.559

자기확신 3.38 0.953 0.194 -0.506

학교

생활

응

학교교사 3.33 1.050 -0.199 -0.573

학교수업 3.04 1.052 -0.176 -0.133

학교친구 2.94 1.093 -0.253 0.250

학교환경 3.02 1.047 -0.247 -0.622

스마트폰 독 마음건강 학교생활 응

스마트폰 독 1

마음건강 .046 1

학교생활 응 .124 .155 1

<표 2> 주요변수 상 계 행렬

결과이다. 

먼  스마트폰 독의 하  역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단이 평균 2.40 (SD=.871)으로 상

으로 높았으며, 내성이 평균 2.04 (SD=.910), 

가상세계지향성이 평균 2.04 (SD=.966), 일상생

활장애는 평균 1.94 (SD=.920)의 순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마음건강의 하  역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심리  유연성이 평균 3.62 (SD=.722)

으로 상 으로 높았으며, 정신  에 지는 평균 

3.54 (SD=.853), 공감  소통은 평균 3.41

(SD=.731), 자기확신은 평균 3.38 (SD=.953)의 순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응의 하

역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교사의 평균 3.33

(SD=1.050)으로 상 으로 높았으며, 학교수업

은 평균 3.04 (SD=1.052), 학교환경은 평균 3.02

(SD=1.047), 학교친구는 평균 2.94 (SD=1.093)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수들의 정상분포조

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왜

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3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의 모

형을 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

키고 있다.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스마트폰 독, 마음건

강, 학교생활 응이며,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수들

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므로 첨도는 7보다, 왜도는 2보다 

낮아야 한다[3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4.2 주요변수 상 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간의 다 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단순상 계를 알아본 결과

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의 

단순상 계를 분석한 결과, 상 계수가 낮은 수

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 으로 상 계수가 0.20 

이하는 거의 무시할 만한 상 계, 0.20∼0.40은 

낮은 상 계, 0.40∼0.60은 보통수 의 상 계, 

0.60∼0.80은 높은 상 계, 0.80 이상이면 강한 

상 계로 볼 수 있다.

  p<.005

4.3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향력을 살펴보기 에 연구모형

에 포함된 개념들이 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합도 지수의 기 이 확립된 GFI, 

CFI, IFI, RMSEA를 통해 연구모형의 합도 검

증을 실시하 다. 합도 분석결과, =106.084 

(p=.000)로 나타나 모형이 합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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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GFI CFI IFI RMSEA

Model 106.084 51 .000 .937 .925 .927
.066

(.047~.086)

<표 3> 연구모형의 합도

변인 간 경로
비표 화

경로계수
S.E. C.R. 결과

스마트폰 독 → 

학교생활 응
-.254 .075 -3.404  채택

학교생활 응 → 

마음건강
.137 .052 2.620 채택

스마트폰 독 → 

마음건강
.068 .050 1.364 기각

<표 4> 변인 간의 경로계수 계 결과 변인 간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비표

화
표 화

비표

화
표 화

비표

화
표 화

스마트폰 독 

→ 

학교생활 응

-.254 -.258 .000 .000 -.254 -.258

학교생활 응 

→ 

마음건강

.137 .248 .000 .000 .137 .248

스마트폰 독 

→ 

마음건강

.068 .124 -.035 -.064 .033 .060

<표 5> 주요 변인들의 직 , 간   총 효과

da1:일상생활장애, da2:가상세계지향성, da3: 단, da4:내성, 

db1:정신  에 지, db2:공감  소통, db3:심리  유연성,

db4:자기확신, dc1:학교교사, dc2:학교수업, dc3:학교친구,

dc4:학교규칙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표 화경로계수 

<표 5>에서는 주요 변인 간의 직 , 간   

총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서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확인할 수 있다. 먼  스마트폰 독은 학교

생활 응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직 효과 

r=-.258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효과는 없

다고 나타났으며, 총효과는 직 효과의 크기와 같

다. 한 학교생활 응이 마음건강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직 효과 r=.248을 갖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간 효과는 없다고 나타났으며, 총효과

는 직 효과의 크기와 같다. 스마트폰 독은 마음

건강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직 , 간 효

과를 갖는다고 나타났다. 직 효과의 크기는 

r=.124이며, 간 효과의 크기는 r=-.064로 나타났

으며, 총효과는 직 , 간 효과의 합(r=.060)과 같

다.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크기에 따른 과 추정 가능

성이 있어 무리하게 해석 할 필요는 없다. 기타 

주요 합지수들을 살펴보면 GFI=.937, CFI=.925, 

IFI=.927로 나타났다. 한 RMSEA도 .066(90% 

신뢰구간 .047~.086)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실을 하게 반 하는 합한 모형임을 보여주

고 있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연구모형

의 합도가 모두 만족할만한 수 으로 나타났다.

4.4 구조모형 검증  가설검증결과

<표 4>는 외생변수인 스마트폰 독과 내생변

수인 학교생활 응과 마음건강을 심으로 측정

변수의 경로계수, 표 오차, C.R.(임계비율)을 제

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심으로 본 연구모

형에서 도출된 가설을 경로계수와 임계비율을 이

용하여 검증하 다.

<표 4>를 보면,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독이 학

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은 CR(t값)이  

-3.404(p<.0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인과

계로 가설 1은 채택되었고, 학교생활 응이 마

음건강에 미치는 향도 CR(t값)이 2.620(p<.05)

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가설 2도 채택

되었다. 반면 스마트폰 독이 마음건강에 미치는 

향은 CR(t값)이 1.364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그림 2>는 연구

모형에 따른 표 화 경로계수이다.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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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표준화계수): 스마트폰 

중독 → 학교생활적응

 b (표준화계수): 학교생활적

응→ 마음건강

 SEa : a의 표준오차 

 SEb : b의 표준오차

경로 비표 화추정치 표 오차
Sobel 

검증치

스마트폰 독 → 

학교생활 응
-.254 .075

 -2.079
학교생활 응→ 

마음건강
.137 .052

<표 6> Sobel 검증 결과4.5 매개효과 검증

스마트폰 독이 학교생활 응을 통해 마음건

강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

한지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스

마트폰 독이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응으로 가

는 경로를 a,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응이 마음건

강으로 가는 경로를 b라고 할 때, 그 경로 a, b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앞서 검증된 완 매개모형에서 스마트폰 독

과 매개변수 학교생활 응간의 경로계수(a), 그리

고 학교생활 응과 마음건강간의 경로계수(b)는 

각각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a와 b가 유의미하다고 매개효과가 있다고 확

신하기 어렵다. 매개효과 a와 b의 곱의 유의미성

을 확인해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31]. 따라서 완 매개모형 비표 화 계수 곱(ab)

의 매개효과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obel 검증은 매개경로의 

비표 화계수와 표 오차를 통해 매개효과의 크

기가 유의미한지 직 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검증치가 ±1.96 이상으로 나올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단하며, 그 값이 클수

록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 한다[32].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Sobel 검증치는 –

2.079(p<.0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이 마음건강의 계에 한 

간  향력을 밝  학교생활 응의 완  매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독이 

청소년의 마음건강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

교생활 응과 련된 내 변인의 매개효과에 

한 선행구들[33]과 본 연구가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p<.001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 정신건강, 학교생활 

응의 계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독이 학교생

활 응의 매개효과를 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연구문제에 따라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독은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폰 독이 심해지면 학

교생활 응 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박

두환, 백지숙[42]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즉, 스마

트폰 독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제 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규칙을 잘 수하지 못하고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 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둘째, 학교생활 응은 마음건강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생활 응과 마음건강과의 계는 모

두 정 인 상 계가 있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김연자[43]의 청소년의 정신건

강과 학교생활 응과의 계에서 두 변인 간에 

매우 의미 있는 상 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

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스마트폰 독은 마음건강에 향을 미칠 

것이다. 스마트폰 독이 마음건강에 직 인 

계를 보이지 못하 다. 그러나 학교생활 응을 통

한 간 인 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학교

생활 응이 좋을수록 정 인 계를 보여  것

으로 측할 수 있다.  

넷째, 학교생활 응은 스마트폰 독과 마음건

강을 매개할 것이다. 그 결과 학교생활 응은 스

마트폰 독과 마음건강 간의 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의 조 과 방을 해서 학교생활의 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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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것이 한 가지 해결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교활동에 한 흥미와 태도가 학습활동

에 집 할 수 있도록 진하고, 목표의식을 갖고 

주체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이

림, 천미숙[4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스마트폰 독에 한 심각성 재고와 함께 효과

인 방 로그램 마련과 련한 기 인 정

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

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독이 마음건강, 

학교생활 응 간에서 부  상 을 나타냈는데, 

특히 마음건강에 높은 부 상 을 보 다. 학교생

활 응과 마음건강에서는 정  상 이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독 정도가 심할수록 학교생활 

응과 마음건강에는 부정  향을 미치고, 학교

생활 응이 높을수록 마음건강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은 물론, 스마트폰 독과 마음건강사이에

서 학교생활 응의 매개효과 가능성에 한 논의

를 제공하 다.

한편, 스마트폰 독이 마음건강에 미치는 두 

변인들 간의 부  상 계에 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 하 다. 

스마폰 독 수 에 따른 정신건강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 던 박용민[34]의 연구와 스마트폰 사

용이 많은 상  집단의 학생들이 하 집단의 학

생들보다 분노 폭발  성향, 불안장애, 성격장애, 

편집증 증후와 인 계 민성이 더 높게 나타

난 윤 숙[14])의 연구도 이를 지지한다.

둘째, 스마트폰 독 수 이 마음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수 이 높을

수록 마음건강 문제 즉, 정신  에 지, 공감  

소통, 심리  유연성과 자기확신이 감소함을 보

다. 성별에 계없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한 창민[35]과 스마트폰을 독 으로 사용

할수록 우울함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심리 , 신체

, 사회 으로 불편감과 불안정감을 느끼는 등의 

사회  축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를 지지한다.

한편 학교생활 만족과 스마트폰 이용시간에서

는 스마트폰 독, 마음건강, 학교생활 응 주요

변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이는 휴 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휴 폰 독 수가 높게 나

온 김 순[36], 안진숙 외[37]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독 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 던 박용민[34]의 연구와 윤

숙[14]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화와 근 편리성,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따른 흥미유발이 스마트폰 독 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률이 성인의 스마트

폰 독률보다 높게 나타나며, 스마트폰 독률은 

인터넷 독률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보 되고 화되기 에는 인터넷이나 휴 폰 

독에 한 연구가 다수 으며, 최근에 일부 이

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에 한 

연구는 스마트폰 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향

에 주로 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마폰 사용을 자제하고 하게 조 할 수 있

는 리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이 마음건강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 응의 매개효

과를 입증함으로써, 스마트폰 독과 마음건강의 

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논리성을 제공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련하여 학교생활 응이 마음건강에 

향을 다는 이 아, 김보성, 민윤기[40], 양 하

[41]의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스마트폰 독

이 마음건강에서 학교생활 응의 완 매개 효과

의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학교

생활 응은 학업 문제에 의해 주로 향을 받는 

반면, 마음건강은 인 계, 학업, 가정 문제 모두

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을 밝 냈다. 학교생활에 

응을 잘하고, 정신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 로그램 용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실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독이 학교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지지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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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할 수 있는 문성이 필요하다. 학생의 올바른 스

마트폰 사용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인식 교육

과 더불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극 으로 개입

하여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에 도움을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독 문제를 가진 청소년 마음

건강을 고려하여 임상  역에서 개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상담센터의 활성화로 학생들에 

한 개인별 상담  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

며, 임상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

지사와 지역사회 교육 문가 등의 인력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

 셧다운제)를 스마트폰에도 용하는 문제를 

의 에 있기는 하지만 선택  셧다운제를 포

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법 으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마음건강 문제가 심

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법 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독이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치

는 향은 우리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스마

트폰 이용과 방을 해서는 정부 당국과 

매체  콘텐츠 개발자,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의 

충분한 인식 공유와 사회  공감  형성이 필요

하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독 방을 한 체

계 인 연구와 한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하겠

고,  매체  콘텐츠 개발자들은 자극 인 게

임이나 흥미 주로 경제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들의 정서  향과 마음건

강에 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 황

과 학교생활 응이 마음건강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기 해 표집 상이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 

체에 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더욱 

일반화된 결론 도출을 하기 해서는 다양한 지

역에 더 많은 표본을 상으로 하는 연구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이 가진 다양한 콘텐츠에 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선행연구에서 SNS 

등에 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나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폰 독과 마음건강 문제 간의 명

확한 인과성을 악하기 해서는 같은 시 에 

연구가 이루어진 횡단연구가 아닌, 시간경과에 따

른 변화와 선후 계를 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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