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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4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
사에 응답한 청소년 중 무응답 및 이상 값 346명을 제거한 뒤 2,24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프
로그램 SPSS WIN 25.0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V 3.5를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청
소년의 학업무기력은 스마트폰 의존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는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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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and smartphone 
dependence and verified the paralle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friendships. To this end, the fourth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and 2,244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removing 346 adolescent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For data analysis, the statistical package programs SPSS WIN 25.0 and Hayes (2013)'s PROCESS Macro V 
3.5 were us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ir dependence on smartphones. Second, self-esteem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and smartphone dependence. Third, it was found that friend 
relationship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and smartphone 
dependence.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to reduce adolescents' dependence on 
smartphones and follow-up stud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search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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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
면 온택트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
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원격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습관처럼 사용하던 스
마트폰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2]. 2021 스마
트폰 과의존 실태조사[3]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
험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
한,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 · 스마
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 127만여 명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13만 4,832명으로 나타났
다[4].

의존이란 무언가에 지속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
으로, 스마트폰 의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
마트폰을 멈추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5].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은 일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언급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6-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눈의 피
로,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
울, 불안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 그리고 비행 등의 사회
적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다[9]. 이렇듯 청소년의 스마트
폰 의존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되는 요인들과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를 살펴봄
으로써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10].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학업무기
력은 청소년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 대부분은 일과가 학업에 치중
되어 있고, 학업은 중요한 발달과업이자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11]. 특히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은 학
업에서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해
소하기 위해 청소년은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12]. 학업무기력이란 학업 상황에서의 통제신념, 학습동
기, 긍정정서, 능동수행 결여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어
려운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13]. 즉, 학업무기력은 기대
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부구인 함으로써 자신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
게 하여 스마트폰 의존으로 도피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4-15].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무기력이 높을
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21].

학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을 낮
추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16,22]. 자아존중감이란 자
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
는 태도, 행동, 심리를 의미한다[23]. 자아존중감은 청소
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해결하는 것을 돕
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24].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
은 청소년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온라인상에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25], 불안
감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
을 보인다[2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영향 변인에 대
해 연구한 Lee & Yang[27]의 연구에서는 대학교 1학년
을 제외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자아
존중감이 스마트폰 의존도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영향요인
에 관해 비교한 Kwon & Kim[22]의 연구에서도 초등학
생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에 자아존중감이 공통적으
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낮은 자아
존중감은 사회적 능력 및 관계에 대해 부족하다고 평가하
는 부정적 자기개념과 연관되는데[28], 이로 이해 친구 관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훈련하고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요소로 여겨
지고 있다[29].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는다
[30-31].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계적인 부분
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면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스마트폰에 더 몰두하게 되
면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러
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
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친구 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은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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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업무기력, 자아존
중감 같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친구관계라는 사회적 요
인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직 · 간접적인 영향 정
도를 파악하며, 이들 간의 직 · 간접 경로를 확인할 것이
다. 이를 통해 학업 무기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아존중감,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향후 청소년
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개입에 있어 학업적 문제를 중
심으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를 중대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은 스마트폰 의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는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

계를 파악하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으며(Fig. 1),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연구가설 1>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이 높을수록 스마
트폰 의존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
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이
다. 

<연구가설 3>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
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는 매개할 것이
다. 

2.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4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는 아동 · 청소년의 발달환경과 의식, 태도 등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횡단 및 종단적 실태를 파악하여 변화 양상
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의 성장 ·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
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학업무
기력과 자아존중감, 친구관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
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전국단위의 표본설계
로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조사에 응답한 청소
년 중 무응답 및 이상값 346명을 제거한 뒤 2,244명을 최
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53.7%, 여학생 
46.3%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인 학생의 비율이 53.2%, 학
교생활 만족도는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47.1, 학업성적 
만족도는 보통인 학생의 비율이 40.0% 가장 많이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변수측정
2.3.1 종속변수: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Kim et al[33]이 개발

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
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척
도 정화(Scale Purification)를 통해 문항 간 상관계수가 
.40 미만인 3문항을 제거하여 12문항을 최종 분석에 활
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스마트폰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의존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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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ronbach alpha는 .893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신뢰
도를 확보했다.

2.3.2 독립변수: 학업무기력
학업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Bak et al[13]이 개발한 

학업무기력 척도(Academic Helplessness Scale)를 활용
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청소년의 학업에 있어 
통제신념, 학습동기, 긍정정서, 능동수행을 측정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무기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학
업무기력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913로 나
타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를 확보했다.

2.3.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32]의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SES)를 Kim et al[34]이 
번안하여 수정 ·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척도 정화(Scale Purification)
를 통해 문항 간 상관계수가 .40 미만인 1문항을 제거하
여 9문항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역상관 계수
가 나타나는 문항 모두를 역채점하여 재코딩 후 분석하였
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853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신뢰도
를 확보했다.

2.3.4 매개변수: 친구관계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ae et al[35]이 개발한 또

래관계 질 척도(Peer Relationship Quality Scale)를 활
용하였다. 본 척도는 13문항으로 또래 간 서로에 대한 인
정, 보살핌과 지지, 관계에 대한 만족감 등을 측정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었고, 역상관 계수가 나타나는 5문항을 역
채점하여 재코딩 후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친
구관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851로 나타
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를 확보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

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및 친구관계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과 Hayes[36]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
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병렬매개효과 검증방법인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
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의

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044(.537), 학업무기력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1.968(.489),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2.965(.468), 친구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124 
(.412)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와 4를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은 가정되었다(Table 1).

Variable Mean S.D Skew Kurt
Y 2.044 .537 .027 .052
X 1.968 .489 .112 .052

M1 2.965 .468 -.002 .052
M2 3.124 .412 -.124 .052

X=Academic Helplessness, M1=Self-esteem, M2=Friendships, 
Y=Smartphone Dependence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3.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학

업무기력(r= .385,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 자아존
중감(r= -.317, p<.01)과 친구관계(r= -.281, p<.01)와 부

Variable Coefficient
Y X M1 M2

Y 1 ㅤ
X .385** 1 ㅤ

M1 -.317** -.462** 1
M2 -.281** -.369** .466** 1

X=Academic Helplessness, M1=Self-esteem, M2=Friendships, 
Y=Smartphone Dependence  
*p<.05, **p<.01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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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업무기력은 자아존중감
(r= -.462, p<.01)과 친구관계(r= -.369, p<.01)와 부(-)적
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친구관계(r= 
.466,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든 변
수의 상관계수는 .80 미만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Table 2).

3.3 가설검증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

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및 친구관계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Path B ß 95% C.I.
LLCI∼ULCI

Model 1 X→M1 -.442 -.462*** -.477∼-.407
Model 2 X→M2 -.310 -.369*** -.343∼-.278

Model 3
X→Y .308 .280*** .260∼.355

M1→Y -.154 -.134*** -.206∼-.102
M2→Y -.150 -.115*** -.206∼-.094

Model 4 X→Y .422 .385*** .380∼.464
X=Academic Helplessness, M1=Self-esteem, M2=Friendships, 
Y=Smartphone Dependence 
*p<.05, **p<.01, ***p<.001

Table 3. Mediated effect

먼저, 학업무기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Model 
1에서는 학업무기력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442, ß= -.462, LLCI= 
-.477, ULCI= -.407),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
다.

학업무기력과 친구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Model 2에
서는 학업무기력은 친구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310, ß= -.369, LLCI= -.343, 
ULCI= -.278),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
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이 
높을수록 친구관계는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무기력과 자아존중감, 친구관계를 함께 투입하여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를 살펴본 Model 3에서는 학업
무기력은 스마트폰 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B= .308, ß= .280, LLCI= .260, ULCI= 
.355), 자아존중감(B= -.154, ß= -.134, LLCI= -.206, 
ULCI= -.102)과 친구관계(B= -.150, ß= -.115, LLCI= 

-.206, ULCI= -.094)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이 높을
수록 스마트폰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를 살펴본 Model 
4에서는 학업무기력은 스마트폰 의존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422, ß= .385, LLCI= 
.380, ULCI= .464),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
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업무
기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모든 변수 간 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
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5,000회 실시하였다(Table 4). 

Path Effect Boot 
S.E t 95% C.I.

Boot LLCI∼BootULCI
Total 
Effect .422 .021 19.732

*** .380∼.464

Direct 
Effect .308 .024 12.763

*** .260∼.355

Total
Indirect 
Effect

.115 .013 - .089∼.141

Indirect 
Effect 1 .062 .011 - .045∼.093

Indirect 
Effect 2 .042 .009 - .027∼.067

X=Academic Helplessness, M1=Self-esteem, M2=Friendships, 
Y=Smartphone Dependence 
Indirect Effect 1= X→M1→Y
Indirect Effect 2= X→M2→Y
*p<.05, **p<.01, ***p<.001

Table 4. Bootstrapping

그 결과, 총효과(Effect= .422, Boot S.E.= .021, t= 
19.732, Boot LLCI= .380, Boot ULCI= .464), 직접효과
(Effect= .308, Boot S.E.= .024, t= 12.763, Boot LLCI= 
.260, Boot ULCI= .355), 총 간접효과(Effect= .115, 
Boot S.E.= .013, Boot LLCI= .089, Boot ULCI= .141),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Effect= .062, Boot S.E.= .011, 
Boot LLCI= .045, Boot ULCI= .093), 친구관계의 간접
효과(Effect= .042, Boot S.E.= .009, Boot LLCI= .027, 
Boot ULCI= .067)로 나타났으며, 모든 효과는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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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
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의 관
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병렬매개효과
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실천적 ·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자아존중감, 친구관계가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2,27,32]를 토대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는 
매개할 것임을 예측했던 바와 같이 학업무기력과 스마트
폰 의존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청
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개입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
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또래관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스마트
폰 의존 예방 교육이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대인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각 요인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 차원에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상담을 통해 학업무기력을 유발하는 인지적 사고방식
을 탐색한 후, 학업 수행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기술 훈련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의 제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Sohn[16]의 연구 결과
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학업무기력이 높을수록 스
마트폰 의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 차
원에서 학업무기력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에 의존도를 파악하고,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에 동
시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무기력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스
마트폰 의존이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 조절하며, 학업 수
행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wee)센터’ 등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폰 중독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의 확장과 더불어 기관 이용에 대

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인 
홍보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독’이라 했을 때 청소년
의 입장에서 쉽게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단순히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더라도, 학업에
서의 무기력감이나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
는 학생들도 쉽게 접근하여 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
에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서비스 및 프로
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이
를 위한 법 ·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문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학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스마트폰 의존
문제 등 청소년 관련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패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횡단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여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를 고려한 종단 
연구가 시도되지 못한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 자아
존중감, 친구관계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과 발달단계에 따
른 스마트폰 의존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 방법론적 한계
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
(Multi group analysis)을 통해 성별과 학령에 따른 차이
를 검증할 것을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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