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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관련요인 및 

고위험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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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long hours of smartphone usage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risk group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Methods: The 
study analyzed the data of 13,648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ir own smartphone extracted from the 
13th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2017). The factors related to using smartphones for a long time was 
analyzed by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risk group was defined by a decision tre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hours spent on smartphone usage was 269.54 minutes per day.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ong hours of smartphone usage were grade, living with parents,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stress, sadness and hopelessness, the main purpose of 
smartphone usage, drinking, body mass index, breakfast, and satisfaction with sleep quality. The subjects 
showing low academic performance and having breakfast four times a week or less were more likely to use their 
smartphone for a long tim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 need to establish intervention 
strategies focusing on the factors influencing long-time usage of smartphone. Particularly, the subjects who show 
poor academic performance and skip breakfast frequently should be considered as the high-risk group for 
spending long hours on smartphon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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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이 동반된 것으로 정보, 

소통,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휴대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었다. 2017년 한국미디어패널조

사[1]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21.6%에서 2017년에는 84.8%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청소

년의 경우 90% 이상에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스마트폰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service)를 사

용하면서 자아정체성이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행복감을 느

끼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 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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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데 유용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의 사용과 접근

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을 생활 속에서 조금

씩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 인터넷에 비해 중독적 사용

가능성이 더 높다[3].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충동억제와 자아통제력이 낮아 

중독적 사용의 위험이 더 큰데[4],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

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5.5%로 성인 8.9%보다 약 3배 

높은 수치이고[5], 스마트폰 중독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6].

청소년기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도기적 위치로 건강한 

생활습관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

다. 건강습관은 향후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수명을 보장하는 

등 미래의 건강상태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건

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및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건강문제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확

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시간의 감소와 같이 일상행동의 측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

이 중독이라는 극단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용시간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위험행태는 다른 건강위험행태를 동

반하는 경우가 많아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등 관련성을 확인하

여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각각

의 요인별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어 요인들의 조합을 통해 나타

나는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8]. 이를 보완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였다. 의사

결정나무분석은 분석과정이 나무구조로 표현되어 다른 분석

들에 비해 목표변수를 설명할 때, 예측변수 중 무엇이 더 중요

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결합하여 목

표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상호작용을 해석하는데 쉽다

는 장점을 가진다[9].

한편 청소년은 발달성과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학교급에서는 중학생

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더 높고,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스마트폰 사

용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7] 중학교 여학생을 가

장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표적인 조사인 청

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관련요인

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군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을 파악한다.

 중학교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군의 특성

을 분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관련요

인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단면연구

(cross-sectional study)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질

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청소년건

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정책과 건강증

진사업의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

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117058호) 조사이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시행되며, 모든 항목은 자기기입식 방법으

로 조사된다.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목표모집단을 2017년 4월 기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으

로 정의하였고, 표본설계를 위해 2016년 4월 기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최종 799개

교 62,27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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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62,276명 중 현재 중학생

이고, 성별이 여자이며, 최근 30일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

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13,648명

이었다. 본 연구는 C대학교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후 진행하였다(1044348-20180713-HR-006-02).

3. 연구도구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16개 영역, 

123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

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인터넷중독, 건강형

평성 항목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학년, 부모 동거, 경제상태, 학업성적, 스트레

스, 슬픔 및 절망감, 스마트폰의 주 사용 목적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학년은 학년에 따라 1, 2, 3학년으로 구분하였고, 부모 동

거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경제상태와 학업성적은 원시자료에서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로 재구분하였다. 스트레스는 원시자료에서 대단

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

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

레스를 느낀 경우(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

다)와 느끼지 않은 경우(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

다)로 재구분 하였고, 슬픔 및 절망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의 주 사용 목적

은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 시 주로 이용한 서비스로 

원시 자료에서는 학습목적, 정보검색, 메신저/채팅, 게임, 영

화 감상/다운로드, 만화(웹툰), 소설(웹소설) 읽기/다운로드, 

음악 감상/다운로드, UCC/동영상 이용, 카페/커뮤니티, 이

메일, 온라인 쇼핑, SNS, 기타로 구분한 것을 학습목적과 학습

목적 이외로 재구분하였다. 

건강행태 특성은 Alameda 7을 토대로 흡연, 음주, 체질량

지수,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흡연은 원

시자료에 따라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원시자료에 따

라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로 구분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대상자가 입력한 키와 몸무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분류

하였다. 분류 기준은 대한비만학회의 비만치료 지침을 토대로 하

였으며, 저체중은 18.5 kg/m2 미만, 정상은 18.5~22.9 kg/m2, 

과체중은 23~24.9 kg/m2, 비만은 25 kg/m2 이상으로 하였다. 

식생활은 아침식사, 과일,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채소 섭

취 항목을 활용하였다. 아침식사는 원시자료에서 최근 7일 동

안 아침식사를 한 일수가 0일부터 7일까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의 평균을 구하였다. 과일,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채소 

섭취는 원시자료에서 최근 7일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주 

1~2번, 주 3~4번, 주 5~6번,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으로 구분한 것을 먹지 않은 경우와 먹은 경우(주 1~2번, 주 3~ 

4번, 주 5~6번,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로 재구분하

였다. 신체활동은 고강도신체활동, 중강도신체활동, 하루 10분 

이상 걷기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WHO 신체활동 지침을 기준

으로 분류하였다. 고강도신체활동은 원시자료에서 최근 7일 동

안 없다, 주 1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이상으로 구분한 

것을 0일(최근 7일 동안 없다), 1~2일(주 1일, 주 2일), 3일 이상

(주 3일, 주 4일, 주 5일 이상)으로 재구분하였다. 중강도 신체활

동은 원시자료에서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주 6일, 주 7일로 구분한 것을 0일, 1~6일, 7일로 

재구분하였다. 걷기는 원시자료에서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

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주 6일, 주 7일로 구분한 것을 

걷지 않은 경우(최근 7일 동안 없다)와 걸은 경우(주 1일, 주 2

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주 6일, 주 7일)로 재구분하였다. 수

면만족은 원시자료에서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

복에 충분한지를 확인한 문항에서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로 구분한 것을 

만족한 경우(충분하다, 충분하다)와 만족하지 않은 경우(그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로 재구분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은 최근 30일 동안 주중과 주말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주중 5일, 주말 2일, 총 7일로 계산하여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구하였고, 평균 269.54분을 cut-point로 

평균 이상의 경우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으로 정의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복합표본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복합표본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변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스마트폰 장시

간 사용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의 관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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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

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장

시간 사용 고위험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

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나무를 키우는 

방법은 C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적용하

였다. 노드의 크기는 상대적 기준에 맞추어 부모노드 2%, 자식

노드 1%를 적용하여 부모노드의 최소 크기는 11,803, 자식노

드의 최소 크기는 5,902로 하였고, 모형의 최대 분할 수준은 5

로 하였다. 모형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차타당성 평가

를 실시하였고, 구축된 모형의 예측정확도는 66.0%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스마트폰 사용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은 2학년이 34.2%

로 가장 많았고, 부모 동거는 부모 모두와 살고 있는 경우가 

86.3%로 더 많았다. 경제상태는 중의 경우가 46.8%로 가장 많

았고, 학업성적은 상의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

는 느낀 경우가 82.4%로 더 많았고, 슬픔 및 절망감은 경험 이 

없는 경우가 71.0%로 더 많았으며, 스마트폰의 주 사용 목적은 

학습목적 이외의 경우가 96.3%로 더 많았다. 건강행태 특성을 

살펴보면, 흡연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96.1%로 더 많았고, 음

주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76.9%로 더 많았으며, 체질량지수는 

정상의 경우가 53.9%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 아침

식사 일수는 5.20일이었다. 과일은 먹은 경우가 91.9%로 더 많

았고, 탄산음료도 먹은 경우가 74.6%로 더 많았다. 패스트푸드

도 먹은 경우가 78.6%로 더 많았고, 라면도 먹은 경우가 78.9%

로 더 많았으며, 채소도 먹은 경우가 95.8%로 더 많았다. 고강

도 신체활동은 1~2일 한 경우가 40.6%로 가장 많았고, 중강도 

신체활동은 1~6일 한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에 

10분 이상 걷기는 한 경우가 96.4%로 더 많았다. 수면만족은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75.1%로 더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269.54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분석된 평균 값을 cut-point로 구분한 결과, 37.8%에서 스

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의 관련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일반적 특성 중 학년, 부모 동거, 경

제상태, 학업상태, 스트레스, 슬픔 및 절망감, 스마트폰의 주 

사용 목적과 관련이 있었고, 건강행태 특성에는 음주, 체질량

지수, 식생활 중 아침식사, 과일,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 

채소, 그리고 수면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학년이 1

학년에 비해 2학년의 경우가 1.33배(95% CI=1.20~1.48), 3학

년의 경우가 1.33배(95% CI=1.19~1.47)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고, 부모 동거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비해 살고 있

지 않은 경우가 1.39배(95% CI=1.25~1.55)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경제상태는 상인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가 1.24배(95% CI= 

1.13~1.35), 하인 경우가 1.46배(95% CI=1.25~1.70)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은 상인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가 1.68배

(95% CI=1.54~1.86), 하인 경우가 2.47배(95% CI=2.26~2.7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은 경우에 비해 

느낀 경우가 1.14배(95% CI=1.02~1.27)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고, 우울 및 절망감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1.27배(95% CI=1.16~1.3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

트폰의 주 사용 목적은 학습목적의 경우에 비해 학습목적 이

외의 경우가 3.12배(95% CI=2.06~4.66)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행태 특성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음주 경

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가 1.48배(95% CI=1.35~1.6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질량지수는 정상에 비해 과체중인 

경우가 1.24배(95% CI=1.09~1.41), 비만인 경우가 1.30배(95% 

CI=1.11~1.5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체중인 경우는 

1.11배(95% CI=0.82~0.9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은 아

침식사를 1일 더 할수록 1.06배(95% CI=0.92~0.95)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일은 먹은 경우에 비해 먹지 않은 경우가 

1.51배(95% CI=1.28~1.7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는 먹지 않은 경우에 비해 먹은 경우가 1.32배(95% CI=1.21~ 

1.4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패스트푸드는 먹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먹은 경우가 1.23배(95% CI=1.11~1.36)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라면은 먹지 않은 경우에 비해 먹은 경우가 1.21

배(95% CI=1.09~1.3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채소는 먹은 

경우에 비해 먹지 않은 경우가 1.68배(95% CI=1.39~2.0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만족은 만족한 경우에 비해 만족

하지 않은 경우 1.26배(95% CI=1.14~1.39)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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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Usage of Smart-phone (N=13,648)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E

General Grade First
Second
Third

4,464
4,584
4,600

(32.7)
(34.2)
(33.1)

Living with parents No
Yes

1,997
11,651

(13.7)
(86.3)

Perceived economic status of 
household

High
Middle 
Low

5,704
6,508
1,436

(43.4)
(46.8)
(9.9)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5,998
3,787
3,863

(44.6)
(27.7)
(27.7)

Stress Stressful
Not stressful

11,272
2,376

(82.4)
(17.6)

Sadness and hopelessness No
Yes

9,709
3,939

(71.0)
(29.0)

Main purposes of 
smartphone usage

Academic
Non-academic

504
13,054

(3.7)
(96.3)

Health behavior Ever smoking No
Yes

13,118
530

(96.1)
(3.9)

Ever drinking No
Yes

10,453
3,195

(76.9)
(23.1)

BMI Low
Normal
High
Obesity

31.1
7,082
1,184

876

(31.1)
(53.9)
(8.8)
(6.1)

Eating Breakfast 5.20±0.03

Fruit No
Yes

1,106
12,542

(8.1)
(91.9)

Soda No
Yes

3,439
10,209

(25.4)
(74.6)

Fastfood No
Yes

2,943
10,705

(21.4)
(78.6)

Ramen No
Yes

2,865
10,783

(21.1)
(78.9)

Vegetable No
Yes

558
13,090

(4.2)
(95.8)

Physical activity Vigorous 0
1~2
≥3

3,625
5,526
4,497

(27.3)
(40.6)
(32.2)

Moderate 0
1~6
7

5,403
7,777

468

(40.0)
(56.5)
(3.4)

Walking No
Yes

540
13,108

(3.6)
(96.4)

Satisfaction of sleep No
Yes

10,216
3,432

(75.1)
(24.9)

Smartphone Usage time (min/day)  
High
Low

269.54±2.81
5,286
8,362

(37.8)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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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Factors related to Long-time Usage of Smart-phone (N=13,648)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Grade First

Second
Third

1
1.33
1.33

1.20~1.48
1.19~1.47

Living with parents No
Yes

1.39
1

1.25~1.55

Perceived economic status of 
household

High
Middle 
Low

1
1.24
1.46

1.13~1.35
1.25~1.70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1
1.68
2.47

1.54~1.86
2.26~2.75

Stress Stressful
Not stressful

1.14
1

1.02~1.27

Sadness and hopelessness No
Yes

1
1.27

1.16~1.38

Main purposes of 
smartphone usage

Academic
Non-academic

1
3.12

2.06~4.66

Ever smoking No
Yes

1
1.24

0.99~1.55

Ever drinking No
Yes

1
1.48

1.35~1.63

BMI Low
Normal
High
Obesity

0.90
1

1.24
1.30

0.82~0.98
1.09~1.41
1.11~1.52

Eating Breakfast 0.94 0.92~0.95
Fruit No

Yes
1.51

1
1.28~1.78

Soda No
Yes

1
1.32

1.21~1.44

Fastfood No
Yes

1
1.23

1.11~1.36

Ramen No
Yes

1
1.21

1.09~1.34

Vegetable No
Yes

1.68
1

1.39~2.04

Physical activity Vigorous 0
1~2
≥3

1.11
1.00

1

0.99~1.24
0.91~1.09

Moderate 0
1~6
7

0.98
0.95

1

0.77~1.25
0.75~1.18

Walking No
Yes

0.94
1

0.75~1.17

Satisfaction of sleep No
Yes

1.26
1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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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actors Related to Long-time Usage of Smart-phone.

3.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군 특성

대상자 중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군의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끝마디

를 기준으로 총 9개의 마디가 도출되었다. 이 중 스마트폰 장시

간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고위험군은 5번 마디의 경

우로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군의 비율이 60.5%였다. 5번 마디

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하이고, 일주일 동안 아침식

사의 일수가 4일 이하인 경우이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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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관련요인

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군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중학교 여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69.54분이었다. 이는 2015년에 조사된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조사[10]에서 중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94분(4.9시간)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은 수치이다.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11]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 등[12]의 연구에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50

분(2.5시간)이라고 한 결과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발달특성상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중요

하게 여기고, 특히 여자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 욕구가 높

아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통해 이를 충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장시간 사용을 구

분하여 중독여부를 확인한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

기는 어렵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중독과 정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7]의 결과를 고려하여 함께 비교

하고자 한다.

중학교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은 일반적 특성 중 학년, 

부모 동거, 경제상태, 학업성적, 스트레스, 슬픔 및 절망감, 스

마트폰의 주 사용 목적, 건강행위 특성 중 음주, 체질량지수, 식

생활, 수면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1학년의 경우보다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더 많았고,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더 많았

다. Kang과 Lee [13]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많고, 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에 

비해 한부모이거나 양부모 모두 없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경제상

태와 학업성적은 상의 경우에 비해 중과 하의 순으로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이 더 많았다. Kim [14]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폰 중독은 생활수준이 상인 경우보다 중 또는 하인 경우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는 청소년의 경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낮은 경제 수준으로 인

해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Kang과 Lee [13]의 연구에서 성적이 낮

은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e [15]의 연

구에서도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학교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이 적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16]. 스트레스는 느낀 경우에 스마트폰 장시간 사

용이 더 많았고, 슬픔 및 절망감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스마트

폰 장시간 사용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많은 청소년은 문제적 휴대전화 사용이 많고[13], 우울 행태가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과몰입 행동에 영향을 주며[13], 우울 

수준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다고 한 연구[17]들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스마트

폰의 주 사용 목적이 학습목적 이외인 경우에 더 많았는데, 

Lee와 Cho [1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

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나

타내었다. 

건강행위 특성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의 관련성을 살펴보

면,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많았다. 

Yang 등[19]의 연구에서도 문제음주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나

타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독이 가지는 조절

력 상실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20]. 체질량지수는 정상에 

비해 저체중인 경우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이 적고, 과체중, 비

만의 순으로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는 유전 요인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들의 영향을 받지만, Kim 등[21]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좌식행동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좌식시간의 증가

는 신체활동량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이러

한 이유로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면서 체중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식생활은 아침식사 일수가 적을수록, 과일과 채소

를 먹지 않은 경우,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및 라면을 먹은 경우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Pae 

[22]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아

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바람직한 식행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구매가 쉽고 먹기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식은 청소년의 경우 영양

학적 측면 뿐 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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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속도가 빠른 음식의 섭취가 자기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고

[23], 인성 및 분노와 관련된 심리적 적응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4]. 따라서 아침식사, 과일, 채소의 섭취를 높이고,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라면의 섭취를 줄이는 등의 체계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수면은 만

족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이 많았다. 수면의 만

족도와 시간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마트

폰의 과도한 사용이 수면시간을 줄이고 이로 인해 피로감을 증

가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Kim과 Kim [25]의 연

구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중독군의 수면시간이 적다고 

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의 사용은 

수면 전에 각성을 유발시키고, 취침 전 30분 이상 사용하였을 

때 수면장애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6], 청소년들

의 대부분이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10] 향후에는 밤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스

마트폰 장시간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군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

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한 결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

군은 학업성적이 하이고,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의 일수가 4일 

이하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목표변수와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가지가 분리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첫 번째는 학업성적에 따라 분리되어 가

장 큰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두 번째는 아침식사 일수에 따라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낮은 경우에서 스마트

폰 장시간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27]에

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보상

을 문제행동을 통해 추구하고, 낙인이론에 의해 비행을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에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 일수가 4일 이하인 경우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이 더 많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침식사를 결식한 경우 학업

수행능력이 떨어질 위험이 많다고 한 Lien [2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아침식사 

결식은 일주일 중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

군이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에서 아침식사 일수가 4일 이하(결

식의 경우 3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분리된다는 점을 생각

할 때, 현재보다 아침식사 결식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침식사는 학업성

적이 하인 경우 뿐 만 아니라 상과 중의 경우에서도 식사 일수

가 적은 경우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29,30]에 따르면 아침식사는 학업, 비만, 만성피

로,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학업성적, 체질량지수, 수면,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함께 생각할 

때, 청소년의 아침식사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의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 적용한 노드의 크기

와 분할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위험군의 특성으로 나타

나지 않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 동거, 경제상태, 스트레스 

등은 불량한 건강습관 및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경우보다 하위수준의 경우들을 포함하

여 관련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조사되지 

않은 변수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수집된 자료가 대상자의 자

가보고 형식이어서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

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중독여부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1개년도만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이므로 원인과 결과의 방

향성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

독과 관련성이 있는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의 관련요인을 파악

하고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군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은 학

년, 부모 동거, 경제상태, 학업성적, 스트레스, 슬픔 및 절망감, 

스마트폰의 주 사용 목적, 음주, 체질량지수, 식생활, 수면만족

과 관련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중학교 여학생의 스마트

폰 장시간 사용에 대한 관리방안은 개인적 특성과 가정적 특성

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관리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볼 때, 학습목적 이외의 스마트폰 사용 자제, 

스트레스나 슬픔 및 절망감의 감소, 그리고 음주, 체질량지수, 

식생활, 수면만족을 포함하는 건강생활 증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학업성적이 낮고, 아

침식사 일수가 적은 경우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고위험 대상

자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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