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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근 인   한 스마트폰  폭

인 보 과 사용  우리사회 에 커다란 변

를 가 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는 . 

 월  만 명  돌 하면  2013 10 3,600

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Ministry of Science, 

이에 라 청소ICT and Future Planning, 2013). 

들  스마트폰 이용도 증하는 추  근 조

사 에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르면 청소  명  명 도가 스마트폰  , 10 8

보 하고 있는 것  나타나 스마트폰이 청소

들 사이에 속히 산 고 있  알  있다. 

손 안   불리는 스마트폰  청소 들에게 ‘ PC'

생 과 학습에 필요한 보나 커뮤니 이  

공하 도 하지만 존  나 송매체  다르, PC

게 스마트폰  편리한 능과   즉시

 인해 게임 독,  SNS(social network service)

독, 사이버 돌림 란 해 애플리 이    , ․

등 스마트폰  독  사용과  심각한 역

능 인 가 야 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스마트폰 독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이용에 

몰 하는 시간이 많고 스마트폰에 한 존  , 

강  사용  일상생  불편함  래하는 

상태를 미한다(Kang, & Park, 2012). National 

가 만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3) 10 -49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  실시한  인“2012

 독 실태조사 에 르면 체 스마트폰 ”

시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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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51 high school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with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18.0 program. The smartphone addiction rate was 20.8%, 

which the high risk group rate was 8.5% and potential risk group rate was 12.3%. The significant 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were using time in weekend, accident in using smartphone, aggression, depression, 

attachment to peer and behavior control of learning attitude. And these factors explained 33.4% of the 

variance in smartphone addic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d a need to develop the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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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증가하 며11.1% 2.7%p , 

특히 청소  스마트폰 독   인18.4%

 보다  이상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9.1% 2 . 

 이용주체  능동 과 개입 동 이 높아 인

 독이나  독에 해 상  

독  차원과 도가 강하다고 알  있 며

특히 청소  경우 부모  통  없(Kim, 2013), 

이 언  어 나 자 롭게 이용할  있는 매체

이  에 자아통 이 낮  청소 에게 스마

트폰 독에 한 가 심각함  알  있다.  

청소  스마트폰 독  학 생 에 지장

 주고 인 계  신건강에도 를 생

시키는 것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  . 

청소  면 해  학업 취  하  함께 

주 결핍과잉행동장애  연결   있 며

(Kim, Lee, Lee, Cha, Lim, & Won et al.,2013), 

 계 맺는 것  요시하는 청소 에 스마

트폰이 실 계보다  쉽게 계를 맺게 해주

는 도구  자리잡 써 소통  도구에  출

한 스마트폰이 히  가족  구들과  실

인 를 단 시키는 결과를 래하고(Choi, 

스마트폰에 한 과도한 몰입Lee, & Ha, 2012), 

 인하여 우울 불안과 같  신건강 가 , 

야 도 한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이러한 과 함께 모 일 게임이나 2013). 

가 청소  스마트폰 SNS(social network service)

몰입도를 욱 높이고 있는 상황에 사회  , 

이 부족한 청소  시 에 인  롯한 매

체 독에 노출  험이 높다는 것과 독  습

 감안한다면 청소  시 에 스마트폰  , 

르고 안 하게 사용할  있도  스마트폰 

독  하는 책 마 이 시 한 실 이다. 

그러나 청소  스마트폰 독 이  높아지

고 있고 이  인해 많  이 생하고 있, 

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독에 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스마트폰 독  

한 재 략  펼 는데 어 움이 있다 이에 . 

청소  스마트폰 독에 어떤 요인들이 향  

미 는지에 한 탐색  근이 스마트폰 독  

하  한 실천  안  모색하는데 가 

있다고 본다.

청소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요인

에 한 행연구들  개인 가족 학  변인  , , 

면에  살펴보면 개인요인에  자아존 감  , 

아동과 인  과도 인 시 인 청소 에 

요한 달과  스마트폰 독 도가 높  

자아존 감이 낮  것  보고 었다(Kang, & 

학 폭  주  원인이 는 공격Park, 2013). 

 생  인 청소 에 습득 어  장 간

에 걸쳐 지속  지 면 범죄  개, 

는 특 이 있는데 등학생  (Haugaard, 2001), 

상  한 과  연구에  이러한 Sin Baek(2013)

공격 과 스마트폰 독이 이 있는 것  

나타났다 학생  스마트폰 독에 한 향. 

요인  악한 연구 에  (Hwang, Yoo, Cho, 2012)

스마트폰 독 사용군이 상 사용군에 하여 

우울 도가 높고 우울과 스마트폰 독간  

한 상 계를 보임에 라 우울이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주요변  시 었다 모. 

일 사용행동에 한 실증연구에 르면(Shin,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마트폰 Lee, & Kim, 2011), 

사용에 집착하거나 사용에 한 조 불능상태가 

면 일상생 에 심각한 신 신체 사회 , , 

 장애가 나타날  있 며 이러한 결과  사

회  축이라는 사회  부 상태  이어지는 

것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가족요인  부모양 태도를 살펴보

면 역 능 인 부모  양 태도가 학생  스, 

마트폰  독  사용에 향  미 고(Kim, & 

 부모양 태도를 많이 경험한 Choi, 2013), 

청소   존도가 낮  것  나타나

부모  양 태도  청(Jang, Song, & Cho, 2012) 

소  스마트폰 독이 연 어 있  알  

있다 학 요인에  보면 청소 이 래  동. , 

조 이 높   독 이 높  것  

나타나(Jang, & Oh, 2009; Lee, Lee, & Sh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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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애착과 스마트폰 독    

해볼  있다 그리고  낮  자. Young(1997)

통 이 미 어 독과  계를 맺는 것

 보고하고 있 며 학생  경우 자 통, 

이 낮  경우 스마트폰 독이 높아지는 것  

나타났다 청소  경우(Kim, Ko, & Choi, 2013). 

는 자 통 이 자신  학습과  극  

통 하는 능 과 이 있  것  할  

있 며(Kim, & Lim, 2012; Lee, & Hong, 2005), 

학생  인  독 이 높  학습  

해 자신  행동  잘 통 하지 못하는 것  나

타난 행연구결과(Han, & Kim, 2006; Boo, & 

를 보건 행동통  같  자 조Kweon, 2008) , 

학습능 이 청소  스마트폰 독에 향  

끼 는 요 변  시   있다고 본다 이. 

상과 같이 청소  폰 독  요인  

살펴본 하나  는 한 가지 단면과 증상, 

보다는 다차원 인 체계를 고 한 경과  상

작용에  고 악해야 다는  고

해 볼 청소  (Compton, & Galeway, 1999),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요인  개인요인

과 함께 가족  학 요인 등  면에  포

 근함 써 스마트폰 독 에 필요한 

구체 이고 실천 인 안 시가 가능하리라 본

다 그러나 지 지 청소  스마트폰 독  . 

향요인에  행연구들  개인요인  심

 악한 연구가 부분 (Kang, & Park, 

학2013; Shin, Lee, & Kim, 2011; Kim, 2013),  

생  스마트폰 독  향요인  일부 경  

요인  포함하여 시도한 일부 연구(Kim, Ko, & 

외에는 청소  상  스마트폰 Choi, 2013)

독에 향  미 는 요인  개인 가족  학, 

요인  면에  다각도  악한 연구가 거  

없는 실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요인  자아존 감 공격 우울, , , 

사회  축  개인요인과  부모양 태도

 가족요인 그리고 래애착과 자 조 학습능

 학 요인  다차원 인 에  규명함

써 스마트폰 독  실  할  

있는 재프 그램 개 에 필요한 자료를 

공하고자 행 었다 본 연구  구체 인 목. 

 첫째 상자  일  특 에 른 스마트폰 , 

독  차이를 악하고 째 상자  스마트, , 

폰 독과 주요변인과  상 계를 악하고, 

째 상자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 

요인  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Ⅱ

연구 상1. 

본 연구  상자는 시에 소재한 개 계 B 3

고등학 에 재학 인 학  학생  상  편2

추출하 다 연구 상자  사소통. 

이 가능하여 본 연구  목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 를 동 한 자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는 자  하 다. 

본 연구 상자  크 는 회귀분 에 필요한 

를 산출하 다 프 그램  이용. G*Power(3.1.5)

하여  간 도인 효과크  =.05, .12, α

검 독립변  개를 포함하   =.95, 12 233

명  산 었다 지 회  고 하여 . 

명에게 지를 부하 며 이  자료가 380

미 한 명  자료를 외한 명이 종분29 351

에 포함 었다.

연구도구2. 

가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독척도는 에 한국 보 진2011

원  인 독 에  개 한 청소  스

마트폰 독 진단척도를 이용했다(National Information 

스마트폰 독척도는 스Society Agency, 2011). ‘

마트폰  지나  사용  학 이 떨어 다’

같  일상생 장애 항 가족이나 구들과 함5 , ‘

께 있는 것 보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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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다 같  가상 계지향  항 스마트폰이 ’ 2 , ‘

없 면 안 부  못하고 조해진다 같  단 ’ 4

항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고 했지만 실, ‘

했다 같  내  항   요인 항  ’ 4 4 15

 척도  구 어있다 스마트폰 독 4 Likert . 

도구 개  당시  신뢰도 는 이Cronbach’s .88α

었 며 본 연구에   는 이었다Cronbach’s .90 .α

나 개인요인. 

자아존 감 1) 

자아존 감  가 개 하고 Rosenberg(1965) Kang, 

과 이  보 한 자아존 감 척Kim Song(2009)

도를 사용하 다 나는 내가 장 이 많다고 느낀. ‘

다  나는 내가 어 에도 소용없는 사람’, ‘

이라고 생각한다 등  항   그’ 10 ‘

지 않다 매우 그 다   척’ 1 , ‘ ’ 4 4 Likert 

도  가 높  자아존 감이 높  것  

미한다 연구에 는 신. Kang, Kim, Song(2009) 

뢰도 는 이었고 본 연구  신뢰Cronbach’s .76 , α

도 는 이었다Cronbach’s .83 .α

공격2) 

공격   이 개 하고 Cho Lim(2003) National 

가 한 도구를 사용Youth Policy Institute(2010)

하여 하 다 항  하루 종일 가 날 . ‘

가 있다 남이 하는 일  해할 가 있다 등 ’, ‘ ’ 

 항   그 지 않다 매우 그6 ‘ ’ 1 , ‘

다   척도  가 높  ’ 4 4 Likert 

공격 이 높  것  미한다. National Youth 

 연구에 는 신뢰도 Policy Institute(2010) Cronbach’s 

는 이었고 본 연구  신뢰도 .75 , Cronbach’s α α

는 이었다.79 .

우울3) 

우울  과  한 간Kim, Kim Won(1984)

이 신진단검사 우울도구  하 다 항  . 

모든 일에 심과 미가 없다 죽고 싶  생‘ ’, ‘

각이 든다 등  항   그 지 않다’ 10 ‘ ’ 

매우 그 다   척도   1 , ‘ ’ 4 4 Likert 

가 높  우울이 심한 것  미한다. Kim, 

과  연구에 는 신뢰도 Kim Won(1984) Cronbach’s 

는 이었고 본 연구  신뢰도 .89 , Cronbach’s α α

는 이었다.81 .

사회  축 4) 

사회  축  과 이 개 하고 Kim Kim(1998)

가 한 도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0)

구를 사용하여 하 다 항  사람들 앞에 . ‘

나 를 싫어한다 주 에 사람들이 많 면 어’, ‘

색하다 등  항   그 지 않다’ 5 ‘ ’ 1

매우 그 다   척도   , ‘ ’ 4 4 Likert 

가 높  사회  축이 높  것  미한다. 

 연구에 는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0)

신뢰도 는 이었고 본 연구  신Cronbach’s .88 , α

뢰도 는 이었다Cronbach’s .85 .α

다 가족요인. 

 부모양 태도 1) 

 부모양 태도는 가 개 하고 Huh(2004)

가 하여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0)

재구 한  척도  개 항  4 Likert 10

하 다 감독 애 합리  명  개 하 역. , , 3

 구 어 있 며 가 높  부모양

태도가 인 것  미한다 본 도구를 용. 

하여 학생   존에 미 는 향  

악한 과  연구에  신뢰Jang, Song Cho(2012)

도 는 체가 각 하 요인  Cronbach’s .86, α

감독  애  합리  명  이었.76, .82, .74

며 본 연구에  신뢰도 가 체, Cronbach’s α

는 각각  하 요인   나타.81, .85, .87, .86

났다.

라 학 요인. 

래애착 1) 

과 가 작한 래애착Armsden Greenberg(1987)

척도를 이 하여 재구 한  Hwang(2010) 4

척도  개 항  구  도구  Likert 9

하 다 사소통 신뢰 소외  개 하 요인. , , 3

 구 었 며 가 높  래애착이 높

 것  미한다  연구. Jang, Song, Cho(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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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뢰도 는 체가 각 하Cronbach’s .82, α

요인  사소통  신뢰는 소외는 .76, .75, .63

이었 며 본 연구에  신뢰도 는 , Cronbach’s α

체가 각각  하 요인   나.82, .83, .84, .64

타났다.

자 조 학습능 2) 

이 개 한 자 조 학습능  도Yang(2000)

구를 과 이 요인분  통하여 재구Han Kim(2006)

한 항에  학습태도   행동통 에 

한 개 항  하 다  척도  5 . 4 Likert 

구 었 며 가 높  행동통 가 잘

는 것  미한다  연구에  신. Han, Kim(2006)

뢰도  는 며 본 연구에 는 Cronbach’s .82α

이었다.80 .

자료수집방법3. 

자료 집   월 일부  월 일 지 2013 5 6 5 29

이루어 며 자료 집에 앞  개 고등학  3

장  보건 사에게 연구  목  명하고 

연구 진행에 한 허락  았다 각 학 마다 . 2

학  개  편 집하 며 해당학  보4

건 사가 자료를 집하 다 자료 집자간 신뢰. 

도를 높이  하여 연구자가 보건 사들에게 

지 각 항  자료 집 법에 하여 사

 실시하 다 해당학  보건 사가 직  . 

학생들에게 본 연구  목 익명 보장 그, , 

리고 학  목 이외  사용 지  언 라도 본

인이 원하지 않 면 답  하지 않   있

에 한 명  하고 연구에 자  참여를 동

한 상자를 심  면동 를  후 

지 작 요  명하여 이루어 다 연구. 

상자  리  면  고 하여 지는 명

 하 며 상자가 작 한 지를 , 

에 어 출하면 보건 사가 직  회 하 다. 

자료분석방법4. 

집  자료는 프 그램  이SPSS WIN 18.0 

용하여  에  양 검 하 고 구체5%

인 자료분 법  다 과 같다 첫째 상자  . , 

일  특 과 주요변 인 스마트폰 독 자아, 

존 감 공격 우울 사회  축  부모, , , , 

양 태도 래애착과 자 조 학습능  도  , 

분 평균과 편차를 이용하여 악하 다, . 

째 상자  일  특 에 른 스마트폰 , 

독 도  차이는 검증 일원분산분t- , (ANOVA), 

 분 하 고 째 스마트폰 독Scheffe's test , , 

과 자아존 감 공격 우울 사회  축, , , , 

 부모양 태도 래애착 자 조 학습능 과, , 

 상 계는 피어슨 상 계 (Pearson correlation 

 분 하 고 째 스마트폰 독에 coefficient) , , 

향  미 는 요인  다 회귀분 (multiple regression)

 이용하여 분 하 다.

연구 결과. Ⅲ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마1. 

트폰 독의 차이

연구 상자  일  특 과 일  특 에 

른 스마트폰 독  차이는 과 같다<Table 1> . 

연구 상자  여학생  며 지각  건63.5%

강인식  매우 좋다 라고 답한 경우는 ‘ ’ 23.4%

며 나쁘다 는  나타났다 주 에 스‘ ’ 11.1% . 

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시간 과하여 사용8

하는 경우는 이며 평균 시간 사용19.4% 5.88±4.06

하 다 주말에는 평균 시간 사용하고 . 8.66±5.45 5

시간 미만 사용하는 경우는 다 스마트폰 27.9% . 

사용 에 사고가 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8%

다 스마트폰 독 가  이하인 일  . 41

사용자군  이며 에  지  잠79.2% , 42 44

재 험 사용자군   이상  고 험 12.3%, 45

사용자군   나타났다 연구 상자  일8.5% . 

 특 에 른 스마트폰 독  차이를 보면, 

지각  건강인식이 나쁜 군이 건강인식이 좋  

군보다 스마트폰 독이 하(t=5.988,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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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았다 그리고 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 

 군이  군보다 주말 스마(t=21.709, p<.001), 

트폰 사용시간이 많  군이  군보다

스마트폰 사용  사고를 경험(t=18.576, p<.001), 

한 이 있는 군이 사고를 경험한 이 없는 군

보다 스마트폰 독이 하게 (t=5.986, p<.001) 

높았다. 

Variables Categories n(%)
 Smart phone

Addiction t or F p
M±SD

Gender Male 128(36.5) 31.98±8.46 -.083 .934

Female 223(63.5) 31.90±8.59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a  82(23.4) 30.26±8.52 5.988 .003

goodb 230(65.5) 31.85±8.47 a,b<c

badc  39(11.1) 35.92±7.87

Using time in week* <5hoursa 150(42.7) 29.03±7.80 21.709 <.001

5-8hoursb 130(37.0) 33.20±8.07 a<b<c

>8hoursc  68(19.4) 36.36±8.47

Using time in weekend** <5hoursa  98(27.9) 28.18±7.52 18.576 <.001

5-8hoursb  78(22.2) 31.60±7.95 a<b<c

>8hoursc 171(48.7) 34.43±8.51

Accident in using smartphone No 250(71.2) 30.28±7.71 5.986 <.001

Yes 101(28.8) 36.02±9.13

Smartphone addition score 41 278(79.2) Average use group

42-44  43(12.3) Potential risk group

45  30(8.5) High risk group

<Table 1> Smartphone Addi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5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2. 

자아존 감   만 에 평균 40 28.16±4.62

이었고 공격   만 에 평균 , 26 13.44±3.61

이었다 우울   만 에 평균 이. 40 21.69±5.47

었 며 사회  축   만 에 평균 , 20 11.84 

이었다  부모양 태도는  만±3.44 . 40

에 평균 이었고 래애착   만27.54±5.98 36

에 평균 이었 며 자 조 학습능24.03±3.18

  만 에 평균 이었다 스마20 11.43±3.00 . 

트폰 독   만 에 평균 이었60 31.93±8.54

다<Table 2>.

스마트폰 독과 주요변수와의 상 계3. 

상자  스마트폰 독과 주요변  상

계는 과 같다 스마트폰 독  자아존<Table 3> . 

감 과는 통계  한 부(r=-.215, p<.001)

 상 계를 나타내었고 공격, (r=.344, p<.001), 

우울 사회  축(r=.328, p<.001), (r=.143, p<.001)

Variables Min. Max. M±SD

Self-esteem 11 40 28.16±4.62

Aggression 6 24 13.44±3.61

Depression 12 28 21.69±5.47

Social withdrawal 5 20 11.84±3.44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0 40 27.54±5.98

Attachment to peer 9 34 24.03±3.18

Self-regulated learning  5 20 11.43±3.00

Smartphone addiction 15 55 31.93±8.5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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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통계  한  상 계를 보

다  부모양 태도 는 통. (r=-.123, p=.002)

계  한 부  상 계를 보 며, 

래애착 과는 통계  한 (r=.238, p<.001)

 상 계를 자 학습조 능, (r=-.263, p<.001)과

는 통계  한 부  상 계를 나타내었

다.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r p

Self-esteem -.215 <.001

Aggression .344 <.001

Depression .328 <.001

Social withdrawal .143 <.001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23 .022

Attachment to peer .238 <.001

Self-regulated learning  -.263 <.0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in Variables

          and Smartphone Addiction   (N=351)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4. 

고등학생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요

인  악하  하여 다 회귀분  실시한 결

과는  같다 일  특 에  스마트<Table 4> . 

폰 독  한 차이를 보인 변 인 지각  건

강인식 주   주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 , 

트폰 사용  사고  주요변 인 자아존

감 공격 우울 사회  축  부모양, , , , 

태도 래애착 자 조 학습능  회귀식에 , , 

입하 다 일  특 에  명목척도인 변 는 . 

가변  처리하여 다 회귀분  실시하 다. 

회귀분  가  검 한 결과 모든 조건  충

족하는 것  나타났다 통계량  . Durbin-Watson 

 각 독립변  간  자  상 이 없었다 변1.89 . 

에 한 공차한계는  이상이었0.61-0.83 0.1

고 분산 창인자는  보다 작아 다, 1.24-1.76 10

공  는 없었다 마지막  잔차 분  . 

결과 스마트폰 독에 한 회귀  잔차  

규 도 에  이 인 었고 산 도P-P , 

도 잔차  분포가  심  고르게 퍼 있어 0

규 과 등분산 도 인 었다 회귀분  결과. , 

스마트폰 독  향요인 회귀모  통계

 하 며 모  명(F=11.870, p<.001), 

 다 고등학생  스마트폰 독에 33.4% . 

향  미 는 요인  주말 스마트폰 사용 시간(β

스마트폰 사용  사고 =.289, p<.001), (β

공격 우울=.161, p=.001), ( =.117, p=.038), (β β

래애착 자 조=.153, p=.028), ( =.114, p=.030), β

학습능  나타났다( =-.162, p=.001) .  β

β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N=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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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 Ⅳ

본 연구는 고등학생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요인  규명하여 스마트폰 독  한 

효과 인 재를 개 하는데 자료를 공하

고자 행 었다.

본 연구에 는 스마트폰 고 험 사용자군이 

잠재 험 사용자군   스마트폰 8.5%, 12.3%

독 이  나타났다 이는 20.8% . Ministry of 

이 근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2013)

한  인  독 실태조사 에  본 연‘2012 ’

구  동일한 도구  한 만 에   청10 19

소  스마트폰 독 인  슷한 18.4%

이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 는 스마트폰 고 험 . 

사용자군이 잠재 험 사용자군  2.7%, 15.7%

 나타나 본 연구에  스마트폰 고 험 사용

자군 이 훨씬 높  것  나타났다 이러한 . 

결과는 존 조사가 청소  스마트폰 독  

연 별  고 험 사용자군  잠재 험 사용자

군  구분하여 시하고 있지 않아 직 인 

분  어 우나 청소  연 이 높아짐에 

라 스마트폰 잠재 험 사용자군이 고 험 사

용자군  진입하  에 고등학생  상

 한 본 연구에  스마트폰 고 험 사용자군  

이 높  것  생각 다 그러므  스마트. 

폰 일  사용자군이 잠재 험 사용자군 , 

잠재 험 사용자군이 고 험 사용자군  진

입하지 않도  차단하는 략과 함께 이미 

스마트폰에 독  잠재 험 사용자군과 고

험 사용자군  특  고 한 재 프 그램  

개 하여 이들에게 공하는 개입 략이 다차원

 이루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 

고 청소  스마트폰 독 에 한 부  각 

지자체  심  스마트폰 독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 나 다양한 도구  집 법

 용함에 라 조사결과들  할  없어 

청소  스마트폰 독실태를 구체  악하

 어 운 실 이므  향후 이러한 부분에 한 

합 차를 거쳐 조사를 행함 써 조사결과

 신뢰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요인  악하

 하여 다 회귀분  실시한 결과 일  , 

특 에 는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 

사용  사고 가 개인요인에 는 공격 우, , 

울이 학 요인에 는 래애착 자 조 학습능, , 

이 스마트폰 독  향요인  나타났다. 

본 연구에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  평균 

시간  울시가 고 학생 8.66±5.45 , , , 1,600

명  상  스마트폰 독 황  조사한 결과

에  스마트폰 독사용자군  주말 스마트폰 사

용시간이 시간  일 사용자군  9.8 5.6시간보

다 높게 나타나(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본 연구결과  같  맥락  보 다 인  게임. 

 경우 과몰입에 한 규  지침과 셧다

운  같  법  차단막과 함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감시 등이 있 나 청소  스마트폰 

독에 해 는 별다른 규 가 없는 상태이다

그(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나마 청소 들이 주 에는 학 생 에  스마트

폰 사용에 한 규  어느 도 규 가 지

만 주말에는 이러한 통 가 없어지므  스마트폰

 과다 사용하게 는 것  생각 다 스마트. 

폰 사용용도에  스마트폰 고 험 사용자군  채

신 를 일  사용자군  게임이나 악  , 

많이 사용하여  다른 양상  보인다는 과 

소 미 어 독이 스마트폰 독  어지는 

차 독이라는  고 해보면 목2 (Lee, 2013), 

 사용이 많  인  경우 자  통 가 가

능하나 자칫 과다한 소통  이어질  있는 청

소  경우 부모들이 자 들  스마트폰 사용시

간  사용내용에 하여 지속  리하고, 

스마트폰 잠 능  용하여 청소  스스  통

를 시도하며 구를 만나거나 운동  하는 등

 안 동  할  있는 경이 요구 다 본 . 

연구에 는 스마트폰 사용  사고가 있는 경우

가  스마트폰 독에 한 향요인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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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  향요인  스. 

마트폰 사용  사고 를 조사한 행연구가 

없어 직  가 어 우나 Korea Transportation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안Safety Authority(2013)

에 미 는 험 에 한 연구에  보행  스

마트폰 사용시 사고 험이 증가하 며76% , 5

명  명 이상  보행  스마트폰  사용하다1

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  나타나 

본 연구  부분  일 하 다 이에 스마트. 

폰 독  한 프 그램 구 시 스마트

폰 사용  생할  있는 사고   ․

처법에 한 내용이 포함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  별에 른 스마트폰 독에 한 행

연구(Kang, & Park, 2013; Seoul Metropolitan 

들  여자 청소 이 남자 청소Government, 2013)

에 하여 스마트폰 독이 심하다고 하 나 

본 연구에 는 별이 스마트폰 독에 향  

미 지 않아 다른 결과를 보 다 그러나 만. 10

에  지  연  상  스마트폰 독49

 악한 조사에 는 남자 여자  11.3%, 10.9%

슷하게 나타나므  향후 별과 함께 연  

고 하여 스마트폰 독 추이를 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  공격  스마트폰 독에 한 

향  미 는 것  나타났 며 이는 청소, 

들  공격 이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이 있

다고 보고한 행연구  일(Sin, & Baek, 2013)

하는 것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독  청소. 

들  래 계에  타 이나 조  신 폭

과 욕  등  공격  행동  통해  래 계를 

어 게 만들어 사회  달에 나쁜 향  미

는 것  보고 고 있어 스마트폰 (Kim, 2013) 

고 험 사용자군  한 체계 인 리 략에 있

어 공격  시킬  있는 합한 재 안

이 용 어야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  우. 

울도 스마트폰 독에 하게 향  미쳤는

데 이는 스마트폰 독 향이 강한 학생들에, 

게  우울 도가 높다고 보고한 행연구들

(Hwang, Yoo, & Cho, 2012; Kim, Ko, & Choi, 

과 일 하는 결과를 보 다 그리고 2013) . 

 독 경향 이 있는 청소  심리  특  

악한 연구 에  우울(Kim, Bae, & Hyun, 2007)

과 공격 이  독 고 험 집단과 

험 집단  미하게 별하는 것  나타나 

본 연구결과  같  맥락  보 는데 이는 우울, 

과 공격 이 스마트폰 사용  통  약 시키

 이라고 생각 다 아울러 우울감  경험. 

한 고등학생들이 그 지 않  청소 보다 

연 주 이  나 높  것  나타난 연, 

구결과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2012)

보건 청소  스마트폰 독  포함한 , 

건강증진  해 고 험군 청소  우울 극복과 

지원체계 구축  한 지역사회 심 신건강증

진 프 그램 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는 개. 

인요소  자아존 감과 사회  축  스마트폰 

독에 향  미 지 않는 것  나타났다 이. 

는 과  연구에 도 자아존Jang, Song Cho(2012)

감이 청소  스마트폰 독에 향  미 지 

않는 것  나타나 본 연구결과  일 하 다. 

자아존 감이 스마트폰 독에 향  미 지 않

 것  자아존 감이 스마트폰 사용 독에 

한 향이 있었   이를 어할  있도  해

주는 사용자 내재  면에  향   는 있

겠 나 스마트폰 사용 독과는 이 약한 

것이  인 것  해 며 추후 자아존 감

이 스마트폰 독에 미 는 효과에 해 는 

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  상  . 

한 모 일 사용행동에 한 실증연구(Shin, Lee, 

에 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른 사& Kim, 2011)

람들과  사회  계를 회피하는 상태인 사회  

축이 스마트폰 독과 한 이 있는 것

 나타나 본 연구 는 다른 결과를 보 다. 

한 학생  상  한  연구에Kim(2013)

 스마트폰 독이 높  사회 이 낮게 나

타난 연구결과를 고 해볼 본 연구가 스마트, 

폰  주  이용동 가 채  신 인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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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에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  생각 다.

본 연구에 는 가족요인인  부모양 태

도가 스마트폰 독에 한 향  미 지 않

는 것  나타났다 이는 부모  양 태도를 청. 

소  자 들이  지각할 그리고 , 

부모들이 자 에게 자  보장해 사, 

소통이 잘 이루어질  스마트폰 존도가 낮아

진다는 연구결과 는 (Jang, Song, & Cho, 2012)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과보  부모양 태도가 . 

학생 자  자 통  낮춰 스마트폰 독

 사용 가능  높인다는 연구(Kim, & Choi, 

결과를 함께 고 해볼 부모  양 태도2013) , 

가 청소  자  스마트폰 독에 미 는 향

에 한 체계 인 후속연구가 청소  스마트폰 

독  하는데 있어 가  역할 립에 필

요한 자료를 공한다는 면에  그 가 크

다고 본다.

본 연구에  학 요인  래애착  스마트폰 

독에 한 향요인  나타났다 이는 . 

 래 계에 해 가 있는 구

들끼리 특히  가 워 다고 인식하고, 

가 구 계를 장하는데 효과 이라고 지각

한 행연구결과  (Kamibeppu, & Sugiura, 2005)

청소 이 래  동조 이 높  독 향

이 높다는 연구결과  일(Lee, Lee, & Shin, 2009)

하 다 즉 달 인 면에  청소 들  가. , 

족보다  우 시 는 래 계에  소외 지 않

 한 편  스마트폰에 존하는 향  

나타난다고 볼  있다 라  청소 들에게 . 

요한 래애착  잘 지하면 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조 할  있는 직 이고 실 인 

인 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 다 본 연구에. 

는 자 조 학습능 이 청소  스마트폰 

독에 요한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한국아동청소  학  학  2010 1

존과 자 조 학습능  계를 악한 

행연구 에 도 자 조 학습(Kim, & Lim, 2012)

능 이 증가 면 부 행동인  존이 

감소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같  맥락  

보 다 스마트폰에 독 었다는 것  이미 자. 

 스스  사용  통 할  있는 능  잃어버

다는 것  미하는 것이므  자 통  스

마트폰 독에 향  미   있는 요한 요소

 볼  있다 라  (Choi, Choi, & Ahn, 2011). 

청소  경우 자 조 학습능  함양시키는 

략  통해  스마트폰에 한 자 통  강

시킬  있는 략들이 스마트폰 독  프

그램에 포함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편 추출에 한 일 도시  개 고3

등학 에 재학 인 고등학  학 생  상2

 조사한 자료이므  본 연구결과를 일 시키

는데는 한계가 있다 한 본 연구는 청소  . 

스마트폰 독에 개인요인 가 요인 학 요인이 , , 

청소  스마트폰 독에 미 는 향  알아보

는 것에 연구에   것이므  변 간  

한 인과 계를 고 하지 않  에 한  

  있다 향후 스마트폰  독과 이 있. 

는 주요변  하부 역  고 하여 인과 계를 

명 히 규명할  있는 좀  인 연구를 

할 것  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요인  규명하  하여 

개인요인 가 요인 학 요인  면에  포, , 

 근하 다는 과 청소  스마트폰 독

 한 재프 그램에 필요한 구체 인 략

를 시하 다는 에 그 연구 가 있다.

결 론. Ⅴ

본 연구는 고등학생  스마트폰 독에 향  

미 는 요인  규명하여 스마트폰 독  한 

효과 인 재를 개 하는데 자료를 공하

고자 행 었다 본 연구에 는 스마트폰 고. 

험 사용자군이 잠재 험 사용자군  8.5%, 

 스마트폰 독 이  나타났다12.3%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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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일  특 에 는 주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사용  사고 가 개인요인에, , 

는 공격 우울이 학 요인에 는 래애착, , , 

자 조 학습능 이 스마트폰 독  향요인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  청소  스마트폰 . 

독  명하 다 즉 주말 스마트폰 사33.4% . , 

용시간이 많 스마트폰 사용  사고가 있, 

공격 과 우울 도가 높 그리고 , , 

래애착 도가 높 자 조 학습능 이 , 

낮  청소  스마트폰 독 가능 이 높  

것  었다 라  청소  스마트폰 . 

독  하  해 일  사용자군이 잠재 험 

사용자군  고 험 사용자군  진입하지 않도

 단계  략  개 하고 잠재 험 사용

자군  고 험 사용자군  특  고 한 체계

인 맞춤  리가 요구 다.

본 연구결과를 토  다 과 같이 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  특  고 한 스마트폰 . , 

 재프 그램  개 하여 용한 후 그 효과

를 검 하는 연구를 언한다 째 스마트폰  . , 

독과 이 있는 주요변  하부 역  고

하여 인과 계를 명 히 규명할  있는 보다 

인 연구를 할 것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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