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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홍석기*․하문선**

초 록
 

본 연구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휴

대전화의존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NYPI)에서 2010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KCYPS)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차 시점(2010년, 중1)에서 3차 시점(2012년, 중

3), 5차 시점(2014년, 고2)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1차와 3차 시점 간 청소년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차와 5차 시점 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교차지연효과에서는 1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은 3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3차 시점의 공동체의식 역시 5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1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은 3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

하지 못하였고, 3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역시 5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

다. 즉,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차지연효과

가 나타났으나,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차

지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예방과 개입

을 위한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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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와 태도 및 행동을 학습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인간화를 느끼며 갈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의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중요하다

고 보았다(강가영, 장유미, 2013; Reich, 2010). 우리나라의 2015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역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러한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

다는 느낌, 서로와 집단에게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집단 내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으로 정의된다(McMillan & Chavis, 1986). 특히 공동

체의식은 서로 간의 관심과 영향력, 정서적 교감 등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

되고 만들어지는 심리적, 성격적 특성으로(McMillan & Chavis, 1986; Stevens, Jason, 

Ferrari, Olson & Legler, 2012), 그 본질은 구성원들이 가치와 신념 및 목표를 공유하

는 일체감과 우리의식(we-ness) 혹은 화합과 협동적 관계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이라

고 할 수 있다(Furman, Simon, Shaffer & Bouchey, 2002; Hillery, 1955). 

특히 연구자들은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 학습 동기, 친사회적 행동, 학

교생활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필

수적 요소로 간주하였다(박한숙, 2016; 조명주, 2007; Furman et al., 2002; Osterman, 

2000; Roy & Hord, 2006).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힘을 북돋우고 효능감을 느끼게 하며 삶의 질,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Albanesi, Cicognani & Zani, 2007; McMillan 

& Chavis, 1986; Prezza & Costantini, 1998; Prezza, Amici, Roberti & Tedesch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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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동체의식이 부재하거나 약화되면 구성원의 삶은 파괴되며(Sarason, 1974), 공

동체의식이 낮은 청소년들은 고독감, 외로움, 우울 및 자살사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arrell, Aubry & Coulombe, 2004). 따라서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개발해야 할 중요한 발달적 요소이며, 그들의 건강한 적응과 정신적,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Sarason, 1974). 

한편, 최근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특히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노석준, 2013). 즉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서의 공

동체의식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또래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적 특성과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인

터페이스 특성들이 서로 맞물려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을 점점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하문선, 2014; Kupersmidt & Coie, 1990). 즉 청소년에게 있어서 휴대전화

는 그들이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을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의 역할

을 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휴대전화사용과 공동체의식의 관련성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밝혔

다. 먼저,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사용이 증가할수록 친구 관계가 확장되고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며, 친구 간 유대감과 친밀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주

장하며(박길성, 2001; 오은정, 장성화, 2009; Castells, 2007; Kamibeppu & Sugiura, 

2005) 휴대전화사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

였다. 특히 Kopomaa(2002)는 현대사회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개인의 개성을 중심

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이것이 친밀감과 연결감을 지속시킨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휴대전화의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인터넷과 공동체의식과

의 관련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의사소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공유하면서 정서적 유대감, 소속감 및 연결감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

며(Baym, 2007; Rheingold, 2001) 인터넷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Forster & Murray, 2001).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면대면 의사소통 

없이도 개인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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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 Skoric, 2006; Wellman, 2001). 다른 연구자들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

버공간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면대면(face-to-face)을 통한 만남과 크게 다르지 않

으며, 이러한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녕감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부분임을 입

증하였다(Coursaris & Liu, 2009; Lieberman & Goldstein, 2005; Riper et al., 2008).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인터넷 사용 기능을 포함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이

에 의존적일 경우 오히려 공동체의식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휴대전화와 인터

넷의 사용이 지나칠 경우, 대인관계에 오히려 지장을 주게 되며 실제적 상호작용이 

질적, 양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가상의 공간에서는 실제적인 유대감이나 연대감, 친밀

감과 같은 공동체의식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김옥순, 2006; 민정

식, 2017; Kuss, Mark & Griffiths, 2011; Snyder, 1993). 

한편 위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집단 내에서의 유대감이나 소속

감, 정서적 친밀감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의식이 오히려 휴대전화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관련 연구자들은 친구 관계에서 소통이 활발하고 강한 유대감과 

애착을 느낄수록 휴대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 사용이 증가하며, 휴대전화

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세현, 2010;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Rettie, 2008; Rule, 2002). 다른 연구자들도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 소

통을 잘하며 외향적인 사람들이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Bianchi 

& phillips, 2005; Wyatt & Phillips, 2005; Hong, Chiu & Huang, 2012). 결국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잘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그들 사이에서 애착과 유대감을 느낄수록 즉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이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그 결과 휴대전화의존 혹은 휴대전화중독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인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적인 사회관계가 부족하

며, 소극적이며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휴대전화 등의 소통 매체를 더 이

용하게 되며 휴대전화에 의존하거나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취약하다고 보고되었다(성

윤숙, 2003; Griffiths, 1999; Peter & Valkenburg, 2006; Sadava & Thompson, 1986). 

즉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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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도피적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

고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 입장이다(김주환, 진보래, 2004; Peter & 

Valkenburg, 200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휴대전화 과다사용 혹은 의존의 문제가 

공동체의식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높거나 혹은 낮은 공동체의

식이 오히려 휴대전화사용 혹은 의존을 증가시킨다는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며 일관되

지 못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간발달에 있어서는 개인과 환경이 유익한 방향

으로 상호 영향을 준다는 이론에 근거해 볼 때(Lerner, 2006; Overton, 2010) 휴대전

화사용 문제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향적 관계 보다는 양방향적, 상

호인과적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 McLeod 등(1996)도 매체 이용과 공동체의식의 관

련성에서는 매체 이용이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이 높을

수록 매체 이용이 활발할 수 있다는 상호 인과성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 간 종단적 상호인과적 관계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은 상호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왔다(Doumen et al., 2008; Meunier, Roskam 

& Browne, 2011). 

특히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과다한 사용 문제를 ‘휴대전화의존’으로 명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휴대전화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연구자들마다 이를 휴대전화중독(양심영, 박영선, 2005), 휴대전화 과다사용(김

정숙, 2003),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장혜진, 2002), 휴대전화의존(고성자, 2012)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를 과다하게 사

용하는 문제에 대해 위의 다양한 용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과 의

존 성향, 통제에 대한 어려움, 내성 또는 금단 현상 등을 포함하고, 특히 일반 청소년

의 휴대전화 사용에 초점을 두고자 ‘중독’이라는 병리적인 개념을 사용하기보다 ‘휴대

전화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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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앞서 기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아

지는가? 둘째,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아지는가? 셋째,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이후 시점의 공동

체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휴대전화의존1차 휴대전화의존3차 휴대전화의존5차

공동체의식1차 공동체의식3차 공동체의식3차
그림 1.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의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은 2009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 방법에 의해 추출된 중학생 2351명이었으며, 5차년도까

지의 원표본유지율은 88.9%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

하여 2년의 간격을 두고 중학교 1학년인 1차년도, 중학교 3학년인 3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인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1차년도를 기점으로 여학생 1175명

(50.0%), 남학생 1176명(5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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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는 권혜원(2004)의 민주시민의식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패

널조사 설문지의 4개 문항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공동

체의식 문항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내

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

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각 시점별 Cronbach’s α는 1차년도 .732, 3차년도 .816, 

5차년도 .745로 나타났다.

2) 휴대전화의존

본 연구에서는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200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패널조

사 설문지의 7개 문항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을 측정하였다. 휴대전

화의존 문항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

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각 시점별 

Cronbach’s α는 1차년도 .856, 3차년도 .895, 5차년도 .877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 간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적용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인 간의 인

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한 시점의 값(t)이 이전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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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t-1)에 의해 설명된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서

는 일반적으로 통제변인을 모형에 투입하지는 않는데, 이는 교차지연 분석 시 자기회

귀가 통제되면서 기타 잠재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하여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결측치가 있는 자료

를 분석하기 위해 권장되며, 구체적으로 미지수의 추정치들(parameters)과 표준오차들

을 관찰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측치의 대체 없이 불완전한 자료를 분

석하는 방법이다(Hong & Ho, 2005).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값과 증

분적합지수인 CFI, TLI와 절대적합지수인 RMSEA를 확인하였다. χ2값은 표본의 크기

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쉽게 도출하는 단점이 있으므

로 다른 적합도 지수 즉 CFI, TLI, RMSEA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RMSEA값은 .05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우수한 것(closed fit)으로 해석한다

(Browne & Cudeck, 1993). CFI와 TLI는 기초모형과 분석모형의 비교를 통해 적합도

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우

수한 것으로 판단한다(Tucker & Lewis, 1973).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다변량 정상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모수를 추정

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

러한 경우는 몇 개의 변수를 합쳐 하나의 측정지표로 만드는 방법이 선택된다(배병

렬, 2004;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의 7개 

문항에 대해서 세 개의 문항묶음(item parceling)으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측정변수에 1, 6, 7번 문항, 두 번째 측정변수에 2, 5번 문항, 세 

번째 측정변수에 3, 4번 문항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이런 묶음을 3차년도와 5차년도

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

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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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주요변인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정규 분포성 검증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

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보다 크고, 첨도는 7보다 큰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한다(West, Finch & Curran, 1995).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분포 가

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1 2 3 4 5 6

1.휴대전화 의존1 1

2.휴대전화 의존3   .461** 1

3.휴대전화 의존5   .357**   .448** 1

4.공동체의식1 -.112** -.053* -.051* 1

5.공동체의식3 -.049* -.028  -.073** .342** 1

6.공동체의식5 -.022 -.018  -.104** .306**  .386** 1

평균 2.96 2.59 2.69 2.23 2.17 2.03

표준편차  .66  .73  .66  .60  .59  .50

왜도 -.50 -.10 -.09 -.08 .16 -.00

첨도 -.16 -.33 -.04  .24 .5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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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각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N=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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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경로동일성(path coefficient invariance)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이 성립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동일성에 대한 가정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측정 동일성→경로 동일성→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순서로 검증되어

야 한다.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8개

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그림 2에서 오차항 간의 공변량 관계를 설정한 까닭

은 한 측정변인의 측정오차 중 일부는 단순 무선오차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동일 잠

재변인의 측정지표로 구성된 다른 측정변인들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Jöreskog, 

2002). 만약 이러한 공변량 관계를 모형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안정성 계수의 크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itts, 

West & Tein, 1996). 8개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1 :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모형2 : 잠재변수 공동체의식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a1, a2, a3)를 각 시

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 모형 2에 추가하여 휴대전화의존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b1, b2)

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 잠재변수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 잠재변수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6 : 잠재변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잠재변수 공동체의식의 교차회귀계수(C)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 잠재변수 공동체의식에 대한 잠재변수 휴대전화의존의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의 오차 공분산 사이(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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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 

모형2와 모형3은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며, 모형4부터 모형7은 경로 동일

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고, 모형8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위의 

8개의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1에서 모형 8까지 순차적으로 비교

하였다. 즉 모형1과 모형2의 비교, 모형2와 모형3의 비교 순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에서 카이제곱차이 검증(Δχ2 

test)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검증 역시 χ2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

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 CFI와 RMSEA를 통해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 가정에 따라 측정변수 각각의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

약한 모형2와 모형1의 적합도 차이(Δχ2(6, N=2351)=23.365, p<.001, ΔTLI=.000, Δ

CFI=.000, ΔRMSEA=.000) 그리고 모형3과 모형2의 적합도 차이(Δχ2(4, N=2351)=27.251, 

p<.001, ΔTLI=-.001, ΔCFI=-.002, ΔRMSEA=.001)를 통해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4의 적합도는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모형3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Δχ2(1, N=2351)=4.994, p<.05, ΔTLI=.000, ΔCFI= 

.000, ΔRMSEA=.000). 모형5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자기회귀계수 역시 모형4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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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Δχ2(1, N=2351)=12.720, p<.001, ΔTLI=.000, 

ΔCFI=.000, ΔRMSEA=.000). 

또한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6(Δχ2(1, N=2351)=4.380, p<.05, ΔTLI=.000, ΔCFI=-.001, ΔRMSEA=.000)과 모형7

(Δχ2(1, N=2351)=.119, p>.05, ΔTLI=.000, ΔCFI=.000, ΔRMSEA=.000)의 적합도가 

각각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경로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8

의 적합도 지수 역시 모형7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Δχ2(1, N=2351) 

=4.538, p<.05, ΔTLI=.000, ΔCFI=.000, ΔRMSEA=.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련

의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해 모형8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모형8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χ2(179, N=2351) 

=693.083, p<.001, TLI=.967, ΔCFI =.974, RMSEA =.035). 8개 모형에 대한 최종결과는 

표 2와 같다. 또한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8의 각 경로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모형에서 먼저 자기회귀효과를 살펴보면 1차, 3차 시점 간의 공동

체의식의 자기회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차, 5차 시점 간의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차, 3차 시점 간의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차, 5차 시점 간의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 효과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차지연효과에서

는 1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은 3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

였고, 3차 시점의 공동체의식 역시 5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1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은 3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

측하지 못하였고, 3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역시 5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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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615.716 164 .968 .977 .034

모형2 639.081 170 .968 .977 .034

모형3 666.332 174 .967 .975 .035

모형4 671.326 175 .967 .975 .035

모형5 684.046 176 .967 .975 .035

모형6 688.426 177 .967 .974 .035

모형7 688.545 178 .967 .974 .035

모형8 693.083 179 .967 .974 .035

표 2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비교(N=2351)

경로 B SE β t

자기회귀효과 휴대전화 의존1→휴대전화 의존3 .494 .015 .460 31.930***

휴대전화 의존3→휴대전화 의존5 .494 .015 .523 31.930***

공동체의식1→공동체의식3 .393 .016 .383 23.957***

공동체의식3→공동체의식5 .393 .016 .477 23.957***

교차지연효과 휴대전화 의존1→공동체의식3 -.006 .010 -.009 -.630

휴대전화 의존3→공동체의식5 -.006 .010 -.012 -.630

공동체의식1→휴대전화 의존3 -.072 .026 -.043 -2.745**

공동체의식3→휴대전화 의존5 -.072 .026 -.047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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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N=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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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다수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변화와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보

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식의 개발이 중요한 발

달적 요소라고 보고하였다(e.g., Albanesi, Cicognani & Zani, 2007; McMillan & Chavis, 

1986). 또한 사회관계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동체감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

전화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전화사용과 공동체의식의 관련성에 대해 다양한 주장

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상호인과적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못하였다(McLeod et al., 1996).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 간 종

단적 상호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확인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

의존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설정하고 기저모형, 자기회귀계수 동일성 제약 

모형, 교차지연계수 동일성 제약 모형,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 모형의 비교를 통해 

가장 최적의 구조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먼저 최종모형의 자기회귀효과를 살펴보면 

1차, 3차 시점 간의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차, 

5차 시점 간의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마찬가지로 1차, 3차 시점 간의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3차, 5차 시점 간의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

계수 경로 동일성이 확보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 

수준 역시 높아지며, 이러한 자기회귀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하여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

을수록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수준 역시 높아지며 이러한 영향은 시점에 따라 동

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시기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은 모두 시간

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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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또한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 휴대전화의존 특성이 종단적으로 상당한 연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박

수원, 김샛별, 2016; 하문선, 2014; Fergusson, Horwood & Lynskey, 1996; Wiesner, 

2003). 결국 자기회귀효과의 결과는 공동체의식이나 휴대전화의존과 같이 청소년기 

긴 기간 동안의 안정된 특성들은 이후 성인기 적응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에 걸쳐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현장이나 상담현

장에서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주요 특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혹은 휴대전화

의존 수준을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선별(screening)하여야 할 것이며, 특

정 준거에 따라 다양한 개입방안(e.g., 프로그램, 캠프 등)을 모색하여 도와 줄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차지연효과에서는 1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은 3차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3차 시점의 공동체의식 역시 5차 시점의 휴대전

화의존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차지연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1차 시점의 휴대전화

의존은 3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3차 시점

의 휴대전화의존 역시 5차 시점의 공동체의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즉, 청

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차지

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이 다음 시점의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에 대하여 각각 갖는 안정성 효과를 통제하고서도(Finkel, 

1995; Taris, 2000), 공동체의식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

타난 결과는 공동체의식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인과적 효과만이 잠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후에 낮거나 혹은 

높은 공동체의식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지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낮을 경우 이후

에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관계 간 친밀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 즉 공동체의식이 낮은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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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되며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과(Peter & Valkenburg, 2006; 

Sadava & Thompson, 1986)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높은 공동체의식이 오히려 

휴대전화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나(Rettie, 2008; Rule, 2002) 휴대전화사용이 증

가할수록 공동체의식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Castells, 2007; Kamibeppu & Sugiura, 

2005)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매체 이용과 공동체의식의 상호 인과성을 

주장한 연구와도(McLeod et al., 1996)도 일정 부분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교차지연효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과 청소년기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맞물려 

휴대전화의존 특성에 강하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내향적인 성격 다시 말해 공동체의식이 낮은 성

격적 특성은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Griffiths, 1999; Peter & 

Valkenburg, 2006). 또한 이에 더하여 청소년기의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구

축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부하여 휴대전화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며 대안적인 수단으

로 작용하였기 때문에(Gillard, Wale & Bow, 1998; Ito, 2001) 휴대전화의존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청소년기 적응과 관련하여 최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휴

대전화의존과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보

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문제를 예방하

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의식

은 중요한 변인이며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중요 요소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을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적

응과 안녕감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강조한 바 있다(Furman et al., 2002; Roy & 

Hord, 2006; Sarason, 1974).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소속된 집단에서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집단 

내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holiz(2010)는 또래

와의 동조와 모방적 특성이 강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 학교가 가장 적절

한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장면에 적합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혹은 중독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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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교사회와 또래를 중심으로 신뢰와 존중, 배려와 같은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Roy & Hord, 2006; Sergiovanni, 2004),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교육

적 대안활동(e.g., 취미, 여가 활동,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도 대인관계적 소통, 교류와 협력, 여가와 문화 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의 공동체 참

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심리적 

특성(e.g., 충동성, 우울, 자아존중감 등)과의 관계를 주로 살펴본 것에 비해 심리사

회적,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의 관련성을 상호교류적 관점에서 

종단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향상시

키는 다양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의 문항 가운데 연구 변인들

을 측정하기에 적당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휴대전화의존 문항의 경

우 오래 전에 개발된 척도(이시형 외, 2002)를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보다 타당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과 휴대전화의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는 매개변인이 포함된 구조적 모형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

라 스마트폰에 내장된 다양한 기능들은 기존의 피처폰과는 사용영역과 목적에서 차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매체

의 활용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 시기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의존과 공

동체의식의 관계를 상호 인과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휴대전화와 관련된 

종단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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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 sense of 
community and mobile phone dependency  

Hong, Seokki*․Ha, Moon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 

sense of community and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st adolescents through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e data for the adolescents was taken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ur results suggested that both a 

prior sense of community and mobile phone dependen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bsequent sense of community and mobile phone dependency, 

respectively. Although prior mobile phone dependency did not affect a 

subsequent sense of community, a prior sense of community affected subsequent 

mobile phone dependency. The sense of community was emphasized as a factor 

which can prevent and interfere with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st 

adolescence. Bot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sense of community, mobile phone dependency, 

autoregressive, cross-l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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