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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소재 5개 중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64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관계의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의사소통, 화(angry) 및 소외감

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성별과 학년, 일평균 사용시간과 월평균 통신요금은 스마트폰 중독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고. 셋째, 

성별과 학년, 일평균 사용시간과  통신요금의 차이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폰에 중독 또는 사용빈도가 지나

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순기능을 높여 보호요인을 증진시키고, 역기능인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또래 관계

Ⅰ. 서론

21세기 이후 정보기술 발달은 첨단디지털 미디어기기의 개

발과 정보공유의 편리성을 가져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5년 현재 4,125만명으로 집계되

었다. 정보화 사회는 ‘디지털 혁명’이라 일컬을 만큼 삶의 새

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의사소통과 또래관계를 맺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

착되게 되었다. 
Kang et. al.(2013)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으로 스마트폰의 순기

능을 보고하였고,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할 

만큼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Jo(2012)은 청소년의 스

마트폰 확산은 청소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스마트

폰은 청소년의 교육방법과 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되었다. 청소

년들이 참여하는 소셜 미디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

는 편리한 의사소통수단으로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강한 중독성은 청소년

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또래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문

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

화진흥원은 2015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11년 8.4%, 

’14년 14.2%)이 청소년, 성인 등 스마트폰 이용자(10-59세)의 

14.2% (인구수 4,561천명)로 전년(11.8%) 대비 2.4%p 증가하였

음을 발표하였다. 
Kim(2014)은 급증하는 스마트폰 확산과 청소년 집단의 스마

트폰 일일 사용량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 내성 및 금단 증상 경험

을 보고하였다. Park et al.(2015)는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서

심리적인 측면의 지지와 치료상담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Gu(2014)은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블링, 유해컨텐츠 접속 등 

여러 사회적 역기능 문제를 연구하였다. 
Bowen. & Firestone(2010)의 ‘전자 미디어의 병리적 사용

(PUEN: Pathological Use of Electronic Media)’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매체에 대한 병리적인 사용

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어 스마트폰 중

독의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체적 문제

(Kim, 2014), 소외(Park et. al.2015) 등의 부정적인 결과 혹은 

의사소통, 자기표현 욕구(Jo, 2012) 등의 긍정적인 결과만을 

다루고 있어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포함한 더 많은 

또래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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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Santrock(1996)는 청소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가치 있는 도전과 기회, 성장을 제공하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적 발달의 시기로 보았다. Fornas(1995)은 청소년기는 성장의 과

도기, 질풍노도의 시기 등 발달 심리학에서 생리학적 발달국면

(physiological development)인 청소년 성장기의 과도기에 나타나

는 생물학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Hong, et. al.(2014)는 자아 정체감의 위기와 갈등을 겪는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역할 구

조에 소외감을 경험하고, 사회·심리적 독립성과 자율성의 제

약으로 인해 좌절감, 불만 등을 경험하게 된다. In(2010)은 청

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입시 스트레스라고 보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개인별 특성과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 시기 동안 갈등을 겪는다. 
Jo, et. al.(2012)는 청소년의 인지적⋅심리적⋅사회적 특성 연

구에서 인지적 특성은 지식의 구성⋅획득⋅유지와 활용 등을 

포함하고, 심리적 특성은 사고, 상상력, 창의력, 추리력, 문제

해결력, 개념화, 범주화, 같은 고등정신과정으로 다양화되며, 
사회적 특성은 성장하면서 가족과 또래관계에서 보다 큰 집

단인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등 범위가 확대된다. 
인지발달이론가인 피아제(Piaget, 1968)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을 13세 이후로 설명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자

아정체감(self identity)의 형성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주장하였다. Howes & Hamilcon(1992)은 기존

의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즐거움을 느

끼며, 능숙하게 상호작용하는 정의적인 결합체로 보았다.

2..2 청소년과 또래관계

Perry & Bussey(1984)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연령이 비슷하거

나 성숙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

는 대상을 의미하며, Kang, et. al.(2008)은 청소년시기에 부모

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또래관계로 옮겨진다. 
Kwon, et. al.(2012)은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

고 또래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며,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인관계도 외형적인 관계에서 내면적인 관계

로 깊어진다. Choi(2012)는 청소년기에 자기에 대한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의 독특한 방식과 타인들과의 유사점을 정의하는 

것이고,  집단에 맞추면서 개성을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Choi(2012)는 청소년의 또래관계 형

성 및 상호작용을 위한 적절한 또래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청

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사회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였다. Kim(2010)은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Han(2014)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친구관

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 부

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며,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확산

으로 인해 또래관계 맺는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

다. MSIP(2015)의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체 사용자 4,125
만 명으로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청소년

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상세계에서 친구관계를 맺고 있

으며, 스마트폰의 사용이 또래관계에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친구들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는 사회적지지 및 정서적 안정감

을 이룰 수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2.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주 이용 용도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

신저가 42.8%, 온라인 게임48.5%, 일반적인 웹서핑이 4.9%, 
학업·업무용 검색이 4.2%, 뉴스 검색이 2.9%로 나타났다. 청

소년 인구의 20%가 스마트폰 위험사용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

과가 나와 있으며 스마트폰 위험사용군에 속한다고 하였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91.1%가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고 하였으며, 예방교육(51.5%)과 상담(26.2%) 등을 통한 스마

트폰 중독예방이 필요하였다. 
MOGEF(2013)에서는 컴퓨터가 스마트폰 보다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사용 용이성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들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 사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에 따르면 반 친구들이 이

용하는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하는 스마트폰 따돌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의 노출시간이 많음에 따라 또래들과 관계도 스마트폰을 통해

서 늘 소통하려 한다. 
Kim(2014)과 Yoon, et. al.(2011)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

다하게 사용하고, 중독으로 유도하는 요소와 신체적 문제를 

보고하였다. Kim, et. al.(2014)은 청소년들은 또래들끼리 안정

감과 우정을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

겨난 이후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만남, 대화, 놀이가 실

제 현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상 세계를 이용하는 현상이 많

아졌다.
Jo(2012)는 스마트폰은 편리한 의사소통수단이 되고, 자기표

현 욕구를 충족시키며, 또래문화의 주요 공간이 된다고 하였

다. Roh(2013)는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소홀히 하고 싶지 않

고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사용

하였다고 하였다. 
Yoon, et. al.(2011) 및 Jo(2012)는 또래들의 관계도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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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만 소통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에 비

해 자기 통제력이 낮고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쉽게 받아

들이는 청소년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에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을 독립변수로 제시하고, 각각의 변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Individual Characteristic

Gender
School

Period of Sarmatphone Use
Average Daily Use Time
Average Monthly Phone

Bill

Sarmatphone Addiction

Withdrawal/Cyber Relation
Learning

Disturbance/Tolerance

Peer Relation

Trust

Communication

Anger and Isolation

<Figure 1> Research Model

가설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과 또

래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서울시내  5개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5년 

4월 8일에서 5월 15일까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교 담임

선생님께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을 받았으며, 699부를 설

문조사 후 설문에 오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640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둘째, 측

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

성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저 규칙(Kaiser rule)이 있는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은 Cronbach's ɑ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의 차이는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3.3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관계,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Kwon1(2013)SAS-SV 
척도지의 10문항을 6점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래관계는 

Gullone & Robinson(2005)의 IPPA–R(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을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에 관한 15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학년, 스마트폰 사용기간, 
일평균 사용시간 및 한 달 평균 통신료 등의 5문항을 명목척

도로 측정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은 남학생은 443명(69.2%), 여

학생이 197명(30.8%)이었고, 학년은 2학년이 145명(22.7%), 3
학년은 495명(77.3%)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6개월 미만

은 83명(13.0%), 6개월-1년 미만이 127명(19.8%), 1-3년 미만은 

284명(44.4%), 3-5년 미만은 115명(18.0%), 5년 이상이 31명
(4.8%)으로 1-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시간미만은 52명(8.1%), 1-2시간미만이 181명(28.3%), 
2-3시간미만은 177명(27.7%), 3-4시간미만은 122명(19.1%), 4-5
시간미만이 54명(8.4%), 5시간 이상 54명(8.4%)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스마트폰 통신료는 2-4만원 미만이 306명(47.8%), 4-6
만원 미만은 172명(26.9%)으로 74.7%가 2-6만원 정도 통신료

를 사용하고 있었다. 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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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Div.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Gender
Boy Students 443 69.2

Girl Students 197 30.8

School
Year

1st Year 0 0.0

2nd Year 145 22.7

3rd Year 495 77.3

Period of
Use

Less than 6 months 83 13.0

6 months to 1 year 127 19.8

1-3 Years 284 44.4

3-5 Years 115 18.0

Over 5 Years 31 4.8

Daily Use
Time in
Average

Less than 1 Hour 52 8.1

1-2 Hours 181 28.3

2-3 Hours 177 27.7

3-4 Hours 122 19.1

4-5 Hours 54 8.4

Over 5 Hours 54 8.4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Less than W20,000 89 13.9

W20,000-W40,000 306 47.8

W40,000-W60,000 172 26.9

W60,000-W80,000 49 7.6

Over W80,000 24 3.8

Total 640 100.0

4.2.1 신뢰성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스마

트폰 중독 0.855, 또래관계 0.745로 0.6 이상의 신뢰수준을 충

족하여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2.2 타당성 분석

4.2.2.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2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61.725%였다. ‘요인 1’
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해지고 견디기 힘들며,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꾸 스마트폰이 생각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칠까봐 확인하게 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금
단·가상관계’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시간가

는 줄 모르고 오랜 시간 사용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학업

장애·내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계

수는 금단·가상관계가 0.825, 학업장애·내성은 0.797 등으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2.2.2 또래관계

 또래관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Table 3>과 같이 3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61.951%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친구들이 좋은 친구이고, 그 친구들을 신뢰하며,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신뢰’로 

규정하였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martphone
Addiction

Factor Item
Component
1 2

Withdrawal
·Cyber

Relation

Feeling impatient and fretful when I am not
holding my smartphone.

.836

Won’t be able to stand not having a
smartphone.

.825

I will never give up using my smartphone
even when my daily life is already greatly
affected by it.

.736

Feeling the urge to use my smartphone
again right after I stopped using it.

.713

Constantly checking my smartphone so as
not to miss conversations between other
people on Twitter or Facebook.

.567

Learning
disturbanc
e·Toleranc

e

Missing planned work or study due to
smartphone use

.856

Having a hard time concentrating in class,
while doing assignments, or while working
due to smartphone use.

.784

Using my smartphone longer than I had
intended.

.721

The people around me tell me that I use my
smartphone too much.

.654

eigenvalue 2.967 2.589

Variate % 32.962 28.763

The cumulative univariate % 32.962 61.725

Cronbach's α .825 .797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eer Relations

Factor Item
Component

1 2 3

Trust

I think my friends are good. .783

I trust my friends. .768

My friends understand me. .733

My friends respect how I feel. .710

My friends accept me as I am. .705

Anger &
Isolation

My friends do not understand what I
am suffering.

.792

I feel shamed and stupid when I
discuss matters regarding myself with
them.

.720

When I experience something bad, I
feel more hurt than my friends expect.

.687

I feel anger about my friends. .640

Commun
ication

I want to take the advice of my friends
when I am worried.

.833

I usually talk to friends about difficulties
or worries that I have.

.730

My friends notice quickly when I am
upset.

.689

eigenvalue 3.136 2.276 2.022

Variate % 26.133 18.967 16.851

The cumulative univariate % 26.133 45.100 61.951

Cronbach's α .854 .728 .707

‘요인 2’는 친구들이 내가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

신이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는 

의미로 ‘화 및 소외감’으로 하였다. 
 ‘요인 3’은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과 이야기 하거나 

친구들이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잘 알아차린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의사소통’으로 규정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신뢰 0.854, 화 및 소외감 0.728, 의사소

통 0.707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5호 (통권41호) 121

4.3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독립

변수로 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

하였고, 2단계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요인

을 투입하여 개인적 특성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중

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또래관계가 신뢰,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의 3

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VIF값의 

경우 1단계 1.016-1.090, 2단계 1.028-1.164로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4.3.1 스마트폰 중독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1단계에서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F 
통계 값은 3.016으로서 p<.05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3%였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t=3.354, p<.01)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일 경우 또래관

계에서의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친구들

을 신뢰하고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끼며 인지하고 있었다. 

<Table 4>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rust
Phase

Independent
Factors

Phase 1 Phase 2

B β t B β t

Indivi
dual
Char
acteri
stics

Gender1) .289 .134 3.354** .270 .125 3.072**
School Year -.099 -.042 -1.053 -.108 -.045 -1.141

Period of Use -.012 -.012 -.313 -.010 -.010 -.260
Daily Use Time in

Average
.030 .041 .998 .030 .040 .954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019 -.018 -.430 -.013 -.012 -.301

Addic
tion

Withdrawal·
Cyber Relations

-.034 -.034 -.836

Learning
Disturbance·

Tolerance
.040 .040 .977

F 3.016* 2.401*
R2 .063 .076
△R2 .003

 
*p<.05, **p<.01, 1)(gender(Schoolboy=0, Schoolgirl=1)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요인인 

금단·가상관계, 학업장애·내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

귀모형의 F통계 값이 2.401로서 p<.05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7.6%로서 1단계보다 1.3% 증가하였다.
개인적 특성의 성별(t=3.072, p<.01)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스마트폰 중독의 하부요인 중에서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또래관계에서는 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내용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4.3.2 스마트폰 중독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F 통계 값은 5.437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8.1%이었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t=4.238, p<.001)이 의사

소통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은 또래관계에서 의사

소통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친구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거나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

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잘 들으며,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요인인 

금단·가상관계, 학업장애·내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

모형의 F통계 값이 10.502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14.4%로서 1단계보다 6.3%가 증가하였다. 
개인적 특성의 성별(t=3.457, p<.01)이 의사소통에 정(+)의 영

향을 미쳤으며, 중독의 주요 요인인 금단·가상관계(t=4.889, 
p<.001)와 학업장애·내성(t=4.770, p<.001)이 의사소통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으

로 인한 금단·가상관계와 학업장애·내성이 높을수록 친구들과

의 의사소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스마

트폰을 사용할 때 문자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Communication

Phase
Independent
Factors

Phase 1 Phase 2

B β t B β t

Indivi
dual
Char
acteri
stics

Gender1) .362 .167 4.238*** .292 .135 3.457**

School Year .065 .027 .695 .013 .005 .142

Period of Use -.045 -.046 -1.165 -.038 -.039 -1.023
Daily Use ime in

Average
.058 .080 1.966 .008 .011 .283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036 .034 .830 -.005 -.005 -.127

Addic
tion

Withdrawal·
Cyber Relations

.192 .192 4.889***

Learning
Disturbance·Toler

ance
.189 .189 4.770***

F 5.437*** 10.502***

R2 .081 .144

△R2 .063

**p<.01, ***p<.001, 1)(gender(Schoolboy=0, Schoolgirl=1)

4.3.3 스마트폰 중독이 화 및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화 및 소외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회귀모형의 F통계 값은 3.012로서 

p<.05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3%로 나타났다. 화 

및 소외감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t=-2.461, p<.05)
은 부(-)의 영향과, 학년(t=2.656, p<.01)은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또래관

계에서의 화 및 소외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거

나 학년이 높을 경우 친구들의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분노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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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요인인 

금단·가상관계, 학업장애·내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

모형의 F통계 값이 11.112로 나타나 p<.001에서 유의하였고, 요
인의 전체 설명력이 15.0%로서 1단계보다 8.7%가 증가하였다. 
화 및 소외감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t=-3.329, 

p<.01)은 부(-)의 영향과, 학년(t=2.167, p<.05)은 정(+)의 영향

을 주고 있었다. 중독의 요인인 금단·가상관계(t=6.401, p<.001)
와 학업장애·내성(t=4.815, p<.001)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금단·가상관계와 학업장애·

내성이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화 및 소외감이 더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음을 나

타내는 결과이다. 세부내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Impact of Smartphone on Anger and Isolation

Phase
Independent
Factors

Phase 1 Phase 2

B β t B β t

Indivi
dual

Chara
cterist

ics

Gender1) -.212 -.098 -2.461* -.280 -.129 -3.329**

School Year .251 .105 2.656** .197 .082 2.167*

Period of Use -.038 -.040 -.994 -.032 -.033 -.871

Daily Use Time in
Average

.019 .026 .623 -.039 -.054 -1.333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002 -.002 -.053 -.054 -.051 -1.291

Addict
ion

Withdrawal·
Cyber Relation

.251 .251 6.401***

Learning
Disturbance·Toleranc

e
.190 .190 4.815***

F 3.012* 11.112***

R2 .063 .150

△R2 .087

*p<.05, **p<.01, ***p<.001, 1)(gender(Schoolboy=0, Schoolgirl=1)

4.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및

또래 관계 차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및 또래관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남녀 

성별과 학년은 t-test를 하였고, 스마트폰 사용기간, 일평균 이

용시간 월평균 통신료는 ANOVA로 분석하였다. 

4.4.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차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학업장애·내성(t=-5.032, p<.001)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학

년별로도 학업장애·내성(t=-2.956, p<.01)에서 차이가 있었고, 2
학년보다는 3학년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

이면서 3학년일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업장애와 내성

을 높게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세부내용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Difference in Smartphone Addiction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Div.
Withdrawal·Cyber

Relation

Learning
Disturbance·

Tolerance
M SD t·F M SD t·F

Gender
Boy Students(n=443) 2.233 .964

-1.411
2.968 1.111

-5.032***
Girl Students(n=197) 2.352 1.049 3.449 1.125

School Year
2nd Year(n=145) 2.145 1.026

-1.722
2.872 1.204

-2.956**
3rd Year (n=495) 2.306 .980 3.188 1.107

Period of
Use

less than 6 months(n=83) 2.212 .996

2.304

3.154 1.085

.223

6 months to 1 year
(n=127)

2.354 1.007 3.089 1.180

1-3 Years(n=284) 2.168 .929 3.112 1.157
3-5 Years(n=115) 2.377 .975 3.170 1.130

Over 5 Years (n=31) 2.606 1.386 2.976 .973

Daily Use
Time in
Average

less than 1 Hour(n=52)
1.558

c
.663

11.735***

2.260
c

1.076

13.125***

1-2 Hours(n=181)
2.071

b
.904

2.843
b

1.077

2-3 Hours(n=177)
2.348

ab
1.001

3.249
ab

1.089

3-4 Hours(n=122)
2.425

ab
.899

3.369
ab

1.114

4-5 Hours(n=54)
2.552

ab
.902

3.458
a

1.130

Over 5 Hours(n=54)
2.730

a
1.294

3.514
a

1.010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less than W20,000(n=89)
1.807

b
.797

10.243***

2.654
b

1.091

5.168***

W20,000-W40,000(n=306)
2.254

ab
.977

3.169
ab

1.133

W40,000-W60,000(n=172)
2.323

ab
.904

3.195
ab

1.123

W60,000-W80,000(n=49)
2.776

a
1.141

3.423
a

1.129

Over W80,000(n=24)
2.767

a
1.342

2.969
ab

1.084

**p<.01, ***p<.001, a, b c는 Scheffé Verification results(a>b>c).

스마트폰 사용기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평균 사용시간에서는 금단·가상

관계(F=11.735, p<.001), 학업장애·내성(F=13.125,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시간미만 또는 1∼2시간미만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더 높았다. 
월평균 통신료에 따라 금단·가상관계(F=10.243, p<.001), 학업

장애·내성(F=5.168, p<.001)에서 차이가 있었고, 2만원 미만에 

비해 6-8만원 미만을 월평균 통신료로 지불하는 학생들이 스

마트폰 중독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장

시간 사용하여 통신료를 많이 지불하는 학생들은 중독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4.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또래 관계 차이

개인적 특성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에서는 신뢰(t=-5.322, p<.001), 의사소통(t=-5.257, p<.001), 화 

및 소외감(t=3.63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

생보다는 여학생이 신뢰와 의사소통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화 및 소외감이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화 및 소

외감(t=-2.866, p<.01) 에서 차이가 있었고, 2학년보다는 3학년

들이 화 및 소외감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기간과 월평균 스마트폰 통신료에 따라서는 

또래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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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사용시간에서는 의사소통(F=2.701, p<.05), 화 및 소외감

(F=2.25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시간미만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더 높았고, 1시간미만보다 2
∼3시간미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화 및 소외감이 

더 높았다. 세부내용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Difference in Peer Relation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Div.
Confidence Communication

Anger &
Isolation

M SD t·F M SD t·F M SD t·F

Gender

Boy Students
(n=443)

3.874 .660
-5.322***

3.137 .824
-5.257***

2.107 .654
3.638***

Girl Students
(n=197)

4.165 .590 3.504 .797 1.900 .685

School
Year

2nd Year
(n=145)

4.039 .694
1.572

3.246 .862
-.006

1.903 .654
-2.866**

3rd Year
(n=495)

3.942 .640 3.251 .825 2.084 .670

Period of
Use

less than 6
months(n=83)

4.065 .725

1.488

3.406 .857

.998

2.000 .679

.808

6 months to 1
year(n=127)

3.904 .647 3.184 .802 2.077 .695

1-3 Years
(n=284)

3.934 .627 3.227 .856 2.077 .662

3-5 Years
(n=115)

4.049 .640 3.270 .816 1.987 .630

Over 5 Years
(n=31)

3.897 .737 3.247 .725 1.919 .770

Daily Use
Time in
Average

less than 1
Hour(n=52)

3.962 .731

1.121

2.987
b

1.020

2.701*

1.827
b

.648

2.254*

1-2 Hours
(n=181)

3.943 .647
3.184

ab
.833

2.065
a

.657

2-3 Hours
(n=177)

3.911 .641
3.309

ab
.745

2.147
a

.636

3-4 Hours
(n=122)

3.959 .669
3.205

ab
.870

2.004
ab

.769

4-5 Hours
(n=54)

4.081 .600
3.463

ab
.722

1.968
ab

.591

Over 5 Hours
(n=54)

4.104 .642
3.420

a
.855

2.000
ab

.642

Monthly
Phone
Bill in

Average

less than
W20,000(n=89)

3.973 .675

.263

3.225 .838

1.242

1.994 .642

.201

W20,000-W40,000
(n=306)

3.969 .658 3.253 .851 2.055 .690

W40,000-W60,000
(n=172)

3.943 .643 3.194 .775 2.047 .638

W60,000-W80,000
(n=49)

4.029 .607 3.490 .839 2.071 .669

Over
W80,000(n=24)

3.883 .710 3.222 .941 1.990 .796

*p<.05, **p<.01, ***p<.001, a, b는  Scheffé Verification results(a>b).

이상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관계의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과 화 및 소외감 해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1은 기각

되었고, 1-2와 1-3은 채택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및 또래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과 학년, 스마트폰 일평균 사용시간과 월평균 통

신료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또래관계는 성별과 학년, 스마트

폰 일평균 사용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가설2-1’과 ‘가설2-2’는 일부분만 채택되었다. 세부내용

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Hypothesis Verification

Hypothesis Result

H1
(Peer Relations)

H1-1
Smartphone Addiction

→ Trust
Rejected

H1-2
Smartphone Addiction
→ Communication

Accepted

H1-3
Smartphone Addiction
→ Anger & Isolation

Accepted

H2
(Smartphone

Addiction, Peer
Relations)

H2-1
Individual Characteristics
→ Smartphone Addiction

Partially
Accepted

H2-2
Individual Characteristics
→ Peer Relations

Partially
Accepted

Ⅵ. 결 론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여 월평균 통신료

를 많이 지불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의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과 화 및 소외감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요인 분석 결과, ‘금단·가상

관계’와 ‘학업장애․내성’으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스마트폰 중

독요인은 또래관계의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

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초래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결과이다. 학생들이 또래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괴

롭힘 대처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

해 볼 때,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은 순기능을 갖고 있으

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과 학년, 스마트폰 일평균 사용

시간과 월평균 통신료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또래관계는 성

별과 학년, 스마트폰 일평균 사용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

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친구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

이고,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의의는 첫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관계를 맺

는 것이 금단·가상관계, 학업장애·내성 등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 부분에만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의사소통’, ‘화 및 소외감’ 요인에서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이 나쁜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또래관계를 맺는데 있어 

새로운 관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교육의 법제화, 미디어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향후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과 스마트폰 통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지

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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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강화고, 역기능을 감소시켜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학령기 청소년의 올바른 또래관계에서 신뢰 회복, 원활한 의사

소통, 화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기에 적합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을 표집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중학생 위주로 선정하여 연구를 하였으므로 일

반화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부모, 학교, 교사관계까지 확장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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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Kim Hye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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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how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affect their peer relations.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a survey was performed on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in Seoul. For the final questionnaire of 640,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t-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martphone addiction did not affect the  trust in peer relations, but affected communication, anger and isolation positively; Second, the 
degree of smartpone addic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in gender, school year, average daily use time and average monthly phone bill; 
Third, a difference regarding peer relations was found in gender, school year, average daily use time and the monthly expenses. These 
study findings will contribute to creating  a executable and socially acceptable program that promotes good functions of smartphone and 
discourage negative ones, thus helping alleviate the smartphone addiction problem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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