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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smartphone 

addiction on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The subjects were examined with a focus on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middle schoo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6.0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aptation, focusing on the inducements and forced 

inducements that lead teenagers to fall into smartphone addi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onymity and desire satisfaction among the attractive factors leading to smartphone 

addic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school adaptation, and the forcing factors that cause adolescents to 

become overly dependent on smartphones include online games, online chatting, online addiction, and 

social interaction. It was analyzed that both action and information search had a negative impact on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by 

considering the points pointed out by the two discover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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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이루어졌다. 대상은 현재 광주광역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6.0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드는 유인요인과 강제유인을 중심으

로 학교적응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자료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끄는 유인요인에서 

익명성과 욕구충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스마트폰

에 과의존하게 하는 강제요인에서는 온라인게임, 온라인채팅, 온라인중독, 사회적상호작용, 정보검

색 모두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

로 발견된 두 가지 요인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스마트폰 중독, 학교적응, 유인요인, 강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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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의 정보기술 발달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초고속 인

터넷망의 보급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맞물리며 매우 

빠르게 발달하였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

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청소

년에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손쉽게 

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

능하게 하는 순기능과 게임, 채팅 등의 과몰입(중독)으로 

인해 자기통제력 상실, 학업 부적응, 악성댓글, 무기력 등

과 같은 역기능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9]. 청소년들은 어

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접하고 생활하고 있는 인

터넷 세대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

의 보급률과 사용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길거리나 공공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화가 되어

있다. 이미 삶에 있어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어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조사되었으며[13],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는 개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

야 할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72.5%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에 가입이 되어있고, 만 6세 이상 국민의 90.9%가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삶의 중

요한 일부이다[10]. 박혜선와 김형모(2016)에 의하면 여성

가족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

르면 과의존 위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으며, 이중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이

며, 전 연령대에 비교하였을 때 과위험 의존도가 높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많

아지면서 스마트폰 이용 비중이 높아졌고, 자기통제가 어

려운 청소년들의 역기능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존재한다고 하였다[5].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학습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중요한 매체로 활용되기 때문

에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활용을 돕고, 학교생활 적응

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조용현

(2019)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은 현대의 청소년에게 없어

서는 안되는 필수품이며, 스트레스 해소와 밀접한 대인관

계를 위한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

다고 한다[11]. 또한 이규미(2005)에 의하면 학교생활 적

응에 있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 적

응에 부(-)적/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야기 하

고 있다. 즉,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

이 낮으며, 의존도가 낮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8]. 

또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으

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성

격, 가족기능, 친구관계, 성별 등을 스마트폰 과의존에 이

르는 관련 변인으로만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스마트폰을 과의존하게 하는 유인요인, 강

제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각 요인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불안정 

요인들을 최소화 시켜 청소년이 학교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Background

1. Related works

1.1 Smart phone Addiction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된지는 약 15년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이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없어

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기기

이며,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이버공간 상의 관계 형

성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스마트폰은 첫째, 편리성 면에서 

PC와 차별성을 가진다. 즉, 한 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사

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은 접근성

이 양호하다.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속은 일정한 장소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했다. 셋째, 사용자 

편의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

을 들으며 일어나고, 학교에 등교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검색하고, SNS을 통해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하루

를 시작한다. 사실상 스마트폰은 “손 안에 들어오는 컴퓨

터”라고 봐도 무방하다[3].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에 의

하면 스마트폰은 편리성, 접근성,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앱 

활용으로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특징

이 있다고 한다[14].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

존에 쉽게 빠지게 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일상생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5].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사용을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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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하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

변과의 갈등 또는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정의한다[14]. 특히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은 폭력성, 선정

성, 사행성 등이 더해져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낮은 통제

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대인관계에도 문제는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된다고 하였다[12].

1.2 Youth Smartphone addiction factor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요인을 유인요인

과 강제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2-1. Pull factor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유인 요인을 “익명성, 은폐성, 

가상공간, 욕구충족 공간”으로 정의하였다[16]. 그리피스, 

완과 카오우(2006b)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유

인 요인으로 첫째, 현실 세계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공간, 둘

째, 심리적 안정성, 셋째, 인터넷 사용 동기 넷째, 개인의 

내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21]. 그리고 스마트폰(인터넷) 공간

은 신체적, 직접적 대인관계가 없으므로 사회적 상호 작용

에 참여하는 문제와 친구를 사귀는 사교의 어려움이 해결

되며, 개인의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이르게 되고, 이러한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 개인

의 문제를 벗어남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상호작용 환경 요

인이 제공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통해

서 숨을 쉴 수 있는 가상공간이 마련되고, 성취감이 신장

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배 

및 통제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았다[17, 21].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기기가 가지고 있

는 매력적인 특성에 의한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

다고 판단되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인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1-2-2. Push factor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요인을 강제 요인으로 살펴보

았다. 강제 요인은 온라인 중독, 온라인 게임, 온라인 채

팅, 인터넷 정보검색,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관계), 아이

디어 교환, 의사소통 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즉 강제 요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상 가상공간이 

청소년에게 사교성, 중독성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자연스

럽게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와 생활화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16]. 사이버상 공간은 청소년에게 대인관계로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동일한 관심사에 대한 아이템 교환, 익

명의 대상과의 자유스러운 대화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

한 인터넷 사용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대부분 관계형성과 개인 소통을 위한 훌륭한 자원

이기 때문에 그들은 중독되지 않았다고 본다[15, 18, 20].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강제 요인의 속성으로 다음

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용이 저렴하다. 둘째, 

스마트폰은 사회적 고립을 잊고 우울증을 중화하거나, 때

로 건강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셋째, 소통의 

효능을 갖고 있다. 넷째, 익명성, 다섯째,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15, 20]. 반면에 국내의 연구들은 대체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을 뿐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 본 

연구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11]. 물론 김수진(2022)의 연

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스마트폰 특성에 대해 간략

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스마트폰 중독요인

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1]. 따라

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현상을 보다 심도있

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인요인과 강제요인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3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1-3-1. School adaptation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자

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욕구 및 충동

에 대한 조절과 적응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김현옥

[2020]에 의하면 중학생의 학교적응을‘학교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과 성장을 위해 자신과 학교 환

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

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

력’이라 하였다[2]. 성선진(2010)에 의하면 학교적응이란 

‘학생들이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에서 자기욕구

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조화 있는 관계

를 유지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라

고 정의하고 있다[6]. 따라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

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

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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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

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7]. 

1-3-2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학교생

활 적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징후들로 지나친 피

로, 성적하락, 취미생활의 감소, 가까운 친구와 멀어지는 

일, 반항과 불복종 등을 지적하였다[14]. 박수혁(2009)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교우관계가 낮은 학

교적응 수준을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4]. 그리

고 김현옥(2020)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

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중학생의 경우 스

마트폰 사용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기는 하지

만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 있어 배

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2]. 이는 스마트폰 중독

에 빠져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 수준이 낮아

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에의하면 과도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첫째, 개인생활의 변화로 독서, 학교과제 수행, 공부시간

이 줄었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전체 학생의 26%가 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자기통제력에 있어서도 중독

위험집단이 보통집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점

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12]. pavia 외(2016)에 의하면 스마

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미숙하

고, 그 중 십대의 남자 아이들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관

계를 맺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들은 집안에서 혼자만

의 시간을 가지며 또래의 십대와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이유

는 이들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19].

III. Design of proposed tool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본 연구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스

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을 최소화시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

는 요인을 유인요인과 강제요인으로 구별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

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Smartphone addiction factors
school 

adaptation

adaptation 

maladaptation

pull 

factors

anonymity, coverability, 

syberspace, 

satisfaction of needs space

push 

factors

online addiction, online 

game, online chatting, browse 

the web, social interaction

controlling factors

socio 

demographic

factors

sex, level, smartphone hours of use, 

smartphone place of usage, school 

grades

Fig. 1. research model

1) 가설: 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유인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가설: 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강제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Configuring variables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

는 요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유인 요인

과 강제 요인으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종속변수

로는 학교적응, 독립변수는 유인 요인, 강제 요인으로, 통

제 요인은 성별, 학년,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

공간, 성적을 살펴보았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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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measurement

dependance 

variable
school adaptation 1: yes, 0: no

independence 

variable

pull 

factors 

anonymity 5 point scale

coverability 5 point scale

syber space 5 point scale

satisfaction of 

needs space
5 point scale

push 

factors 

online addiction 5 point scale

online game 5 point scale

online chatting 5 point scale

browse the web 5 point scale

social interaction 5 point scale

controlling 

factors

socio

demog

raphic

factors

sex male/female

level
1,2,3 grade 

level

smartphone hours 

of use

smartphone 

hours of use 

smartphone place of 

usage

1:house  

2:academy  

3:school

school record

3 point scale

(high, middle, 

low) 

Table 1. Configuring variables

그리고 독립변수의 유인 요인과 강제 요인에 대한 신뢰

도를 살펴본 결과 표-2와 같이 조사되었다. 유인 요인에서

는 은폐성 .901, 욕구충족 공간 .866, 엄폐성 .927, 사이버

공간 .827로 신뢰도가 나타났으며, 강제 요인에서는 사회

적상호작용 .922, 온라인채팅 .917, 온라인게임 .915, 정

보검색 .880, 온라인중독 .836으로 신뢰도가 조사되었다. 

variable variable identifier Cronbach's α questions

pull 

factors

anonymity

coverability

syberspace 

satisfaction of needs space

.827

.901

.827

.866

10

10

3

5

push 

factors

online addiction

online game

online chatting

browse the web

social interaction

.836

.915

.917

.880

.922

10

7

8

3

5

Table 2. pull and push factors reliability

3. Data research and analysis methods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으며, 조사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중학

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면접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내용의 구성타당도를 위해 김현옥(2022)

과 박소영, 서용석, 정윤태(2014)의 연구에서 검증된 설문

내용을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9월 18일부터 ∼ 10월 7일까지 3주간 조사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하여 233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에 문제

가 있거나 자료가 누락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218케이스의 데이터가 자료분석에 활용되

었다. 

자료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빈도분

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

고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짓회귀분석(logit-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IV. Research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의 <표-3>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3세 

남학생 36명(16.5%), 여학생 47(21.6%), 14세 남학생 72

명(33.0%), 여학생 41명(18.8%), 15세 남학생 12명

(5.5%), 16세 남학생 4명(1.8%), 16세 여학생 6명(2.8%)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중학교 재학중인 1학년의 경우 

남학생 108명(49.5%), 여학생 88명(40.4%), 2학년 남학생 

12명(5.5%), 3학년 남학생 4명(1.8%), 3학년 여학생 6명

(2.8%) 순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하루 사용시간은 2시

간 이상-3시간 미만이 남학생 36명(16.5%), 여학생 29명

(13.3%), 1시간 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5시간 

미만 순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대는 남학생 

경우 오후 7시-밤 11시에 65명(30.4%), 낮 12시-오후 7시

에 50명(23.4%), 오전 8시–낮 12시, 여학생의 경우 오후 

7시-밤 11시에 63명(29.4%), 낮 12시-오후 7시에 25명

(11.7%), 밤 11시-새벽 2시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

로 오후 시간대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소수의 

학생의 경우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장소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 남

학생 103명(47.2%), 여학생 88명(40.4%), 학원, 학교 순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은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에

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학생 부모님은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에 우호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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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school student 

(n=218)

man woman

age

13 years

14 years

15 years

16 years

36(16.5%)

72(33.0%)

12(5.5%)

4(1.8%)

47(21.6%)

41(18.8%)

0(0.0%)

6(2.8%)

level

middle school grade 1

middle school grade 2

middle school grade 3

108(49.5%)

12(5.5%)

4(1.8)

88(40.4%)

0(0.0%)

6(2.8%)

Smartphone 

usage time 

per day

less than 1 hour

More than 1 hour-less 

than 2 hours

More than 2 hours-less 

than 3 hours

More than 3 hours-less 

than 4 hours

More than 4 hours-less 

than 5 hours

More than 5 hours

33(15.1%)

23(10.6%)

36(16.5%)

11(5.0%)

2(0.9%)

19(8.7%)

35(16.1%)

17(7.8%)

29(13.3%)

9(4.1%)

0(0.0%)

4(1.8%)

Smartphone 

usage time

8:00am - 12:00pm

12pm - 7pm

7pm - 11pm

11pm - 2am

5(2.3%)

50(23.4%)

60(28.1%)

5(2.3%)

2(0.7%)

25(11.7%)

61(29.4%)

6(2.8%)

Where to 

use your 

smartphone

house

academy

school

103(47.2%)

17(7.8%)

4(1.8%)

88(40.4%)

1(0.5%)

5(2.3%)

Degree of 

smartphone 

use

very little

little

commonly

a little much

a great many

7(3.2%)

12(5.5%)

51(23.4%)

12(5.5%)

42(19.3%)

2(0.9%)

0(0.0%)

31(14.2%)

24(11.0%)

37(17.0%)

Parents’ 

thoughts on 

smartphone 

use

very negative

negative

commonly

positive

very positive

8(3.7%)

59(27.1%)

51(23.4%)

6(2.8%)

0(0.0%)

1(0.5%)

17(7.8%)

71(32.6%)

4(1.8%)

1(0.5%)

monthly 

income

More than 1 million won

More than 1 million 

won-less than 2 million won

More than 2 million 

won-less than 3 million won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More than 4 million 

won-less than 5 million won

More than 5 million won

5(2.3%)

14(6.5%)

54(25.2%)

24(11.2%)

8(3.7%)

15(7.0%)

1(0.5%)

15(7.0%)

59(27.6%)

11(5.7%)

2(0.9%)

6(2.8%)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 of survey subjects

2) Smartphone addiction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조사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의 <표-4>와 같다.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에서 방송매체 

접촉을 통해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문제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1달에 한 번 이상 42명(19.6%), 

하루에 한 번 이상 34명(15.9%),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3

명(10.7%), 1년에 한 번 이상 17명(7.9%), 접한 적이 없다

가 8명(3.7%)로 조사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1달에 한 번 

이상 40명(18.7%),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23명(10.7%), 1

년에 한 번 이상이 11명(5.1%), 하루에 한 번 이상이 10명

(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청소년 모두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 자주 방송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정보

화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가 43명(19.7%), 모른다 33명(15.1%), 알고 

있다 33명(15.1%), 전혀알지 못한다 8명(3.7%), 매우 잘알

고 있다 7명(3.2%)로 조사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보통이

다 53명(24.3%), 알지못한다 23명(10.6%), 알고있다 10명

(4.6%), 전혀알지못한다 8명(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검색은 이미 일반화 되어있으며, 스마트폰 자체가 일

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Division
Middle school student 

man woman 

smartphone 

problem

Number of 

contacts with 

broadcast 

media

I've never 

encountered it

More than once a year

More than once a month

more than once a week

more than once a day

8(3.7%)

17(7.9%)

42(19.6%)

23(10.7%)

34(15.9%)

6(2.8%)

11(5.1%)

40(18.7%)

23(10.7%)

10(4.7%)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I don't know at all

do not know

average

Know

know very well

8(3.7%)

33(15.1%)

43(19.7%)

33(15.1%)

7(3.2%)

8(3.7%)

23(10.6%)

53(24.3%)

10(4.6%)

0(0.0%)

Table 4. Smartphone addiction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3)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관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상관관계에서 유

인요인 중 익명성, 은폐성, 가상공간, 욕구충족 공간,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요인 중 온

라인중독, 온라인게임, 온라인채팅, 정보검색, 사회적상호

작용에서도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통해 분산팽창인수

(Variance inflation factor)검사에서 값이 모두 1-2에 가

까워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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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alysi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1) pull factor and school adaptation

스마트폰 중독요인 중 유인요인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6>과 같이 나타났다. 유인요

인 중 익명성(.000***), 욕구충족 공간(.001***)은 청소년

의 학교적응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은폐성이 1 증가를 할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칠 오즈가 22.1%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욕구중족 공간이 Exp(B)가 1.225인데 이는 욕구충족 공간

에 만족을 할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22.5%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은폐성과 가

상공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끄는 유인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

소할 수 있으며,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variable identifier
school adaptation 

B SE Wald degree sig Exp(B)

anonymity

coverability

syberspace 

satisfaction of 

needs space

.245

-.124

.047

.186

.045

.037

.036

.058

14.954

.386

.197

24.436

1

1

1

1

.000

.068

.176

.001

1.221

1.051

1.058

1.225

Constant -4.950 .845 32.285 1 .000 .006

* P<0.1, ** P<.05 *** P<.001  

Table 6. pull factor and school adaptation

2) push factor and school adaptation

스마트폰 중독요인 중 강제요인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7>과 같이 나타났다. 강제요

인 중 온라인 채팅, 온라인게임, 온라인 중독, 정보검색, 

사회적 상호작용 순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매우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이용

이 보편화 되어있고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품인 

스마트폰 사용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매우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 온라

인 게임 Exp(B)가 1.255인데 이는 온라인게임 점수가 1증

가할 때 학교부적응 오즈가 2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온라인 채팅 Exp(B)가 1.225인데 이는 온라인 채

팅이 1 증가할 때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 22.5%가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상호작용 Exp(B)가 1.145인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1 증가할 때 학교적응이 14.5% 증가하

며, 정보검색이 Exp(B)가 1.054인데 정보검색이 1 증가할 

때 학교적응에 5.4% 증가하며, 온라인중독 Exp(B)가 

1.051인데 온라인중독이 1 증가할 때 학교부적응이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요인 중 온라인채팅, 

온라인게임, 정보검색, 사회적 상호작용의 비율을 조절한

다면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학

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 identifier
school adaptation 

B SE Wald degree sig Exp(B)

online addiction

online game

online chatting

browse the web

social interaction

.134

.161

.165

.251

.126

.033

.031

.034

.036

.032

14.276

19.954

18.456

5.649

17.436

1

1

1

1

1

.001

.000

.000

.029

.003

1.051

1.255

1.225

1.054

1.145

Constant -4.954 .855 22.425 1 .000 .012

* P<0.1, ** P<.05 *** P<.001  

Table 7. push factors and school adaptation

school 

adaptation
anonymity coverability syberspace

satisfaction 

of needs 

space

online 

addiction

online 

game

online 

chatting

browse 

the web

social 

interaction

school 

adaptation
1

anonymity .300** 1

coverability .037 .383** 1

syberspace .190** .655** .418** 1

satisfaction 

of needs 

space

.029 .717** .456** .515** 1

online addiction .312** .757** .540** .693** .677** 1

online game .101 .486** .759** .527** .633** .594** 1

online chatting .149* .710** .540** .441** .737** .597** .673** 1

browse the web .008 .389** .606** .624** .362** .477** .598** .410** 1

social 

interaction
.023 .557** .541** .515** .534** .584** .517** .477** .596** 1

* P<.05, ** P<.01 *** P<.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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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hypothesis test result

연구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였던 <가설1> 스

마트폰 중독 요인 중 유인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에서는 익명성과 욕구충족 공간으

로서 욕구가 채워지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은폐성과 가상공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 유인 요인으로서 익명성과, 욕구충족 공간으로 

이용이 된다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2> 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강제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에서는 강제 요인 모

두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제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감소 되

었을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검증 결과 가설1, 2 모두 채택이 되었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요인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청

소년의 건강한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V. Conclusions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 인터넷 보급 확

산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인해 청

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스

마트폰 중독으로 의한 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 재학중인 과도기 청소년

의 경우 스마트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스마

트폰 중독요인을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유인요

인과 강제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작화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유인요인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익명성, 욕구충족

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은 가상공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

며, 현실에서 이뤄지지 않는 욕구들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학교부적응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극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 개인에게 주어진 익명의 공간이라는 독

립성이 있으며, 가상공간과 현실 사이의 모호함에서 찾아

오는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의 경우 특별한 제어가 없으면 스마트폰 사용을 과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

로 인해 학교부적응 청소년으로 낙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은폐성과 가상공간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요인 중 강제요인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온라인게임, 온라

인채팅, 온라인중독, 사회적상호작용, 정보검색 순으로 학

교적응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게임은 현실 세계

에서 이룰 수 없는 욕구를 대신하는 유희의 장이며, 온라

인 채팅(SNS)은 동질감을 느끼는 청소년들과의 소통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제어가 어려운 청소

년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

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상 1:1, 1:다수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관심사를 통해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스

마트폰 활용은 그들의 문화생활이며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의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기하고자 하는 이

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이 청소년에 학교적응에 부적응적 요소를 최소화시킴으로

써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청소년의 생태체

계적 관점으로의 접근이 주류를 이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서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인요인, 강제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다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효과적이고, 기존의 문제해결 

접근방식과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에 문제가 발

생했을 때 문제의 범위를 조금 더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

다. 문제를 스마트폰 중독으로만 몰아가지 않고 청소년들

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문화 안

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들면 가

상공간과 현실의 공간에 대한 지각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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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형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보다 쉽

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기한 요인은 스마트폰 

중독을 유인요인과 강제요인으로 국한하여 살펴본 한계가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청소

년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화적 컨텐츠, 문화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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