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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daily stress on aggression in adolescents,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such a relationship. This study, 

designed based on the General Strain Theory(GST),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youth welfare and 

education. Raw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on 646 adolescents across the country were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BM SPSS 23.0 statistical package, and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method proposed by Baron and Kenny and the Sobel Test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stress in adolesc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aggression. Second, adolescents' stress 

had a positive(+) effect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adolescents had partial mediation between daily stress and aggress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youth welfare and educatio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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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하여 설계한 본 연구는 청소년 복지 및 교육 현장에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함의가 있다. 전국의 청소년 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IBM SPSS 23.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는데, 바론과 

케니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방법 및 소벨 검정을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스트레스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 복지 및 교육 현장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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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변화 및 성장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신이나 환경

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며 대체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여 있

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의 22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난[1] 한국의 청소년들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성인보다 우울이나 

불안 수준 등 부정적인 정신 건강 수치도 높게 나오는 실정이다[2].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적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증가하였

는데[3], 학교폭력 가해 등의 행동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하여 발생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해를 가하는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의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4]. 이것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청소년 범죄 등 반사회

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습

득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일탈, 비행, 폭력 등으로 증폭되고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5]. 한편,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은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6][7]. 즉 청소년이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스트레스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겪는 보편적인 현상에 속하나, 과도기적 과정에 놓

인 청소년 시기의 스트레스는 발달 단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

트레스를 모두 포함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청소년 시기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부모 ·또래 · 교사 등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와 더불어 가정환경이나 학업환경과 

같이 소속된 집단에 기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신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고 의욕 저하, 무력감 증가, 불면증 및 우울 증상의 심화를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8]. 결국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데에 있어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요인이다.  

또 많은 연구에서 공격성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과의존으로 인하여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주의집중력의 저하, 산만함, 불안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심화, 사이버 폭력의 유발, 또래관계에 대한 부적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거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연구는 어

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9-11]. 여기서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되는데[12], 스마

트폰 과의존은 스트레스 요인과 연관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즉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

나기 위해 청소년은 스마트폰에 집착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13].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더불어 주로 해당 시기의 일탈이나 비행을 설

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이론 중 하나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이다. 아그뉴에 

따르면 긴장은 회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자극에서 도피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14]. 긴

장은 ‘긍정적 가치를 갖는 목적 달성의 실패’, ‘부정적 자극에의 노출’, ‘긍정적 가치를 갖

는 자극의 제거’ 등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긴장이라는 요인에 따른 결과로

서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행위가 풀이되곤 한다[15][16]. 또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긴장 외

에도 주요한 개념으로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s)이 제시되는데, 대표적으로 분노, 두

려움, 우울, 공격성 등을 들 수 있다. 분노의 경우 또 다른 부정적 감정인 공격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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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도 하는데, 공격성은 외부 지향의 부정적 감정에 속하는 반면 우울은 내부 지향

의 부정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일반긴장이

론을 연구에 접목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사이

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17]. 

아그뉴는 개인이 긴장에 노출되었을 때 사용하는 대처전략으로 인지적 대처전략, 정서

적 대처전략, 행동적 대처전략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정서적 대처전략은 긴장으로부

터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에 약물복용이나 운동, 명상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하

는 전략을 말하며 행동적 대처전략은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거나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대처전략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

키지만, 반대로 올바르지 못한 정서행동적 대처전략으로 약물 남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서의 회피만을 고집하는 행동 등은 역기능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를 기획하고 설계하였다. 우선 청소년 시기 

외부 지향의 부정적 감정에 속하는 ‘공격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련의 긴장 

과정이자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서 긴장이나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과정

에서 역기능적 대처 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갖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가 부정적 자극의 생성이나 노출,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라는 일반긴장이론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얼마나 근접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이 일반긴장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한 선행 연구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신수민 외[18]의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이라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

의 직면 차원에서 모형을 설계하여 부모의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

매체 몰입의 부분 매개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 일반긴장이론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자극

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어 중학생의 긴장요인은 부정적 삶의 만족도와 휴대폰 의존에 정

(+)의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가 있다[19]. 다음으로 전홍빈[6]의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분석한 바 있

다.   

따라서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원

인 변인을 밝혀내고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에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이다. 종

속변수는 공격성이며, 매개변수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다. 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종속변

수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성별, 학년, 학업성적(주관

적) 등을 통제변인으로 두었다[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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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표 1] 설문 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Table 1] Analysi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분포 

구분 
분포 

명 % 명 % 

성별– 

남성 234 36.2 

학력(부) 

고졸이하 281 43.5 

여성 412 63.8 
전문대, 

4년제 대졸 
305 47.2 

연령 

14세 164 25.4 대학원 이상 60 9.3 

15세 137 21.2 

학력(모) 

고졸이하 294 45.5 

16세 116 18.0 
전문대, 

4년제 대졸 
303 46.9 

17세 117 18.1 대학원 이상 49 7.6 

18세 112 17.3 직업 유무 

(부) 

있음 596 92.3 

학년 

중학생 277 42.9 없음, 무응답 50 7.7 

고등학생 233 36.0 직업 유무 

(모) 

있음 448 69.3 

기타 136 21.1 없음, 무응답 198 30.7 

동거인 수  

(본인 제외) 

1명 28 4.3 

성적  

(22년 

1학기 기준) 

매우 낮은 

수준 
41 6.3 

2명 128 19.8 낮은 수준 138 21.4 

3명 433 67.1 중간 253 39.2 

4명 39 6.0 높은 수준 161 24.9 

5명 이상 18 2.8 
매우 높은 

수준 
53 8.2 

계 646 100 계 646 100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가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정신건강·중독 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소는 생

애주기별 정신건강과 중독에 관한 최신 실태를 파악하고자 매년 1~2회씩 청소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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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14세부터 18세까지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646명이 참여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편의할당 

추출(convenience quota sampl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3 변수설정 및 측정도구 

2.3.1 일상적 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이다. 측정도구로는 한미현 외[21]의 

연구에서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

사 및 학교 영역 등 4개의 하위영역과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4점 척도이며 스트레스 척도의 총점은 36점에서 144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

위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문항의 총점을 기준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변수를 측정하였

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943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2.3.2 공격성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격성이다. 이에 대한 측정도구는 조붕환 외[22]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에 기초하여 현재 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사용하는 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이 각각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6점에서 24점

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 계수(cronbach’α)

는 .828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3.3 스마트폰 과의존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설정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측정도구는 2016년 인터넷과의존 실

태조사에서 기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개별 척도를 통합하여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

도’를 사용하였다[12]. 과의존 정도를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게 되어 있는 해당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10점부터 40점까지로 산출된다. 

총점이 31점 이상이면 과의존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청소년의 경우 23점부터 30점까지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과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

로 해석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896으로 나타났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9][10][20]를 참고하여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학업성적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명목형 변수인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23.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주요 변수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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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변수 측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

로 주요 변수에 대하여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바론과 

케니가 제안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3].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

며,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모두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Sobel-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 비교를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로 보았을 때 일상적 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왔으나(t=-2.142 p=0.033), 나머지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급별로 볼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t=3.001 p=0.003)와 공격성(t=3.048 

p=0.002)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나이에 대한 F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상적 스

트레스(F=2.734 p<0.028)와 공격성(F=2.436 p=0.04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표 2] 기술통계 분석 및 평균 비교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Means Comparison 

변인 일상적 스트레스 스마트폰 과의존 공격성 

구분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성 72.25(22.18) 

-2.142* 
22.03(7.05) 

-1.341 
12.36(4.45) 

-.758 
여성 75.70(18.10) 22.75(6.34) 12.61(3.90) 

나이 

14 76.38(21.17) 

2.734* 

22.75(7.26) 

.150 

13.07(4.22) 

2.436* 

15 77.47(20.42) 22.47(6.51) 12.84(4.07) 

16 73.76(17.38) 22.63(6.32) 12.34(3.98) 

17 70.24(19.29) 22.28(5.87) 11.61(3.97) 

18 73.04(18.76) 22.49(6.84) 12.47(4.14) 

학교

급별 

중학생 77.12(20.60) 
3.001** 

22.75(7.04) 
.862 

13.09(4.17) 
3.048** 

고등학생 72.44(18.82) 22.30(6.27) 1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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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상적 스

트레스와 공격성은 나이와 부적(-) 관계를 보였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주관적인 학업 성

적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모두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였다. 다만 성별의 경우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요 변수인 일상적 스트레스, 스마트

폰 과의존, 공격성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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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분석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변인 1 2 3 4 5 

나이 1     

성적 -.045 1    

일상적스트레스 -.101** -.048 1   

스마트폰과의존 -.027 -.122** .514** 1  

공격성 -.089* -.009 .557** .524** 1 

* p<.05   **p<.01 

3.3.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바론과 케니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맞게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우선 모형1의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일상적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인 공격성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3의 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 통제변수로 설정한 나이, 성별, 주관적 학업성적을 모두 각 단계마다 투입하

였다.  

[표 4] 매개효과 분석 

[Table 4] Mediating Effect Analysis 

 

모형1 

독립변수 → 매개변수 

모형2 

독립변수 → 종속변수 

모형3 

독립,매개변수 → 종속변수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11.727 1.154  10.161*** 3.636 .698  5.208*** 1.222 .708  1.726 

통

제 

나이 .137 .224 .021 .611 -.134 .135 -.033 -.986 -.162 .128 -.039 -1.269 

성별 -.149 .464 -.011 -.322 .155 .281 .018 .551 .186 .264 .022 .702 

성적 -.624 .219 -.096 -2.854** .067 .132 .017 .504 .195 .125 .048 1.557 

독

립 

스트 

레스 
.171 .011 .511 15.022*** .116 .007 .556 16.819*** .081 .008 .387 10.699*** 

매

개 

스마 

트폰 
  .206 .022 .331 9.155*** 

F(p) 60.514*** 72.770*** 82.501*** 

R2 .274 .312 .392 

adj.R2 .270 .308 .387 

Durbin-

Watson 
1.997 2.07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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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모형의 F값은 모형1=60.514(p=.000), 모형2=72.770(p=.000), 모형3 =82.501(p=.000)로 

나타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모든 변수의 공차는 0.1 이상, VIF는 10 미

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았았으며, Durbin-Watson 검정 결과 모두 2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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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므로 잔차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모형 1에서 독립변수인 일상적 스트레스는 매개

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어(β=0.511, p<.001)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

수인 공격성에 β=0.556 (p<.001)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둘째 조건을 충족하였다. 끝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 3에서 독립변

수인 일상적 스트레스(β=0.387, p<.001)와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β=0.331, p<.001)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3에 투입한 변수는 

종속변수의 변량을 39.2%만큼 설명하고 있다(R2=.392). 아울러 모형 2에서 종속변수에 대

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β=0.556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의 β=0.387

로 감소함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 사이에서 부분 매개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매개효과 분석에 이어 추가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수식

(1)과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검증 결과[표 5],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z값은 8.02(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𝑍𝑎𝑏 =
𝑎×𝑏

(√(𝑎2×𝑆𝐸𝑏2)+(𝑏2×𝑆𝐸𝑎2)
                               (1) 

 

[표 5] 소벨 테스트 결과 

[Table 5] Sobel Test Result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Z p 

독립변수 → 매개변수 .171 (a) .011 (SEa) 
8.021 (>1.960) p<0.001 

독립변수 → 종속변수 .081 (b) .008 (SEb) 

 

4. 결론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일련의 긴장 과정이자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기

제가 되는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외부 지향의 부정적 감정에 속하는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역기능적 행동전략으로서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지는 매개효과

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7][20],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겪는 증오, 원망, 미움 등의 일차적인 정서반응과 더불어 형성되는 긴장 상태의 강도

가 심해질 경우 공격적인 성향을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스

마트폰 과의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

년일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한

다[24][25]. 일상적 스트레스 그 자체가 스마트폰 의존을 낳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과한 몰입과 과의존이 나타날 수 있다[13]. 셋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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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

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하여[9][26] 공격성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하

는 스마트폰 이용이 바람직하지 못한 과의존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역기

능적 전략은 공격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타인이나 상대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공격성은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시

기인 청소년기에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달할 소지가 다분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였듯이 공격성의 주요한 원인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이다. 과한 스트레스가 효과적

으로 관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긴장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문제행동을 야기하거나 사이

버 비행과 같은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27].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성인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수적이므로,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스트레스 해소

를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형태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보다 튼튼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28]. 이러한 목적으로 2019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의 스트레스 프리존 사

업은 그야말로 시범 운영 이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회성·단기성 사업이 아닌 보편

적 교육 체계 내에서 튼실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스마트폰 과

의존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게 사실이다[29]. 2021년 스마트

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2%에서 2021년 37.0%로 무려 6.8%p가 늘어났다. 또 24.2% 가량 되는 전체 연

령대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에 비해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이

다. 그런데 현재의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에 매우 친

숙한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인 감시와 규제는 결코 상책

이 될 수 없다. 즉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

는 차원에서의 교육 및 지도 체계 구축과 학교-지역사회-가정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0].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실증 연구를 통하여 청

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영향 관계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지는 부분매개

효과를 밝힌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한 도구

에서 가정환경·친구·학업· 학교 등으로 구분되는 하위 영역을 각각 살펴보지는 않았으므

로 후속 연구 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편의추출방식으로 표본을 할당한 탓에 연구결

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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