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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cell phone addic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by 
gender.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28 male students and 228 female students in two middle school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19.0 program. Results: Cell 
phone addictions of female students are higher than those of male students. Factors influencing cell phone addiction 
for male students were mimicry, sending text message on weekdays, immediate self-control, grade, syntony, and 
monthly call charge, explaining 42.2% of variance in cell phone addiction. Factors influencing cell phone addiction 
for female students were internet addiction, sending and receiving text message on weekends, immediate self-con-
trol, long-term self-control, use time, main use, syntony, and monthly call charge, explaining 46.8% of variance in 
cell phone addictio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cell phone addic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differed 
by gender. Therefore the approach to effective cell phone addiction management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consider gender differences.

Key Words: Gender, Cell phone, Addictive behavior

주요어: 성별, 휴대전화, 중독

Corresponding author: Koo, Hyun You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9, Fax: +82-53-650-4392, E-mail: hykoo@cu.ac.kr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KRF-2008-313-E00672).
-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8-313-E00672).

투고일: 2012년 11월 02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0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휴대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개별적인 의사

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매체이므로(Kim & Na, 2008), 청소년

은 휴대전화를 통해 또래 관계를 강화하고, 정보 검색과 오락 

등 편리함과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건강 손상과 안전사고 발생 등 해로운 결과도 함께 가져오는데

(Bianchi & Phillips, 2005; Kan, Simonsen, Lyon, & Kestle, 

2007), 휴대전화 사용이 과다하여 일상생활에서 문제 행동이나 

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휴대전화 중독이라고 한다(Jang,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은 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이

전 관련 행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을 들 수 있다. 많은 경우 남성은 새로

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술 친화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자로 고려되는 반면에, 여성은 새로운 매체에 소극적이고 

비친화적인 존재로 평가되어 왔다(Kim & Na, 2008). 이로 인

해 매체 관련 문제도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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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Young, 1998). 그러

나 휴대전화 중독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는데, 휴대전화가 타

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이므로 남성보다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여성에게 중독 위험이 높고, 컴퓨터

에 비해 사용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도 쉽게 이용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Choi, 2006; Young, 

1998). 10대에서 50대까지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

행 연구에서도 여성은 휴대전화를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보호무기로까지 인식하는 등 남성보다 능동

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Kim & Na, 200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

독이 남학생보다 높았고(Choi, 2006; Koo & Park, 2010), 남

학생은 상대적으로 휴대전화 게임을 많이 사용하는 데에 비

해, 여학생은 문자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였다(Lee & Myung, 

2007). 또한 남학생은 휴대전화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였으나, 여학생은 휴대전화의 즉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휴

대전화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결과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

고 있었다(Choi, 2002). 최근 휴대전화 사용에서의 성차에 대

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휴대

전화 중독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거나(Choi, 2006; Koo & 

Park, 2010; Lee & Myung, 2007) 사용 실태와 동기를 살펴

보는 연구였으며(Kim & Na, 2008),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해

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은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경우에 휴대전

화 중독이 낮았고(Jang, 2002; Lim, 2005), 자존감이 높은 경

우에 휴대전화 중독이 낮았다(Lee, 2006). 그러나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은 사회생활에서 남과 같은 행동 양식을 취하는 

동조성과 동료나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성 및 기분이나 

욕구대로 행동하는 충동성이 높은 경우에 높았다(Lee, 2008).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7)의 연구에서 충동성

은 휴대전화 중독의 유의한 판별 변인이었다. 휴대전화 중독은 

휴대전화 사용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휴대전화를 오랫동

안 사용했을수록(Choi, 2006),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Lee, 2008) 중독이 높았다. 또한 습관은 중독 행동에 직접 영

향을 주는 요인이므로(Kim, 2002), 청소년의 대표적인 중독 

문제인 인터넷 중독은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

다. Young (1998)도 중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을 중독

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을 확인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자기 통제력, 자존감, 동조성, 

모방성, 충동성의 심리적 특성 및 휴대전화 사용 특성, 인터넷 

중독의 중독 관련 행태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써, 휴대전화 중독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을 파악하여 비교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

성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을 파악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자기 통제력, 자존

감, 동조성, 모방성, 충동성,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서울 시내 강서와 

강남 지역에 위치한 2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임의 표집하

였고, 할당표출법에 의해 현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1, 2, 3학

년생을 성별, 학년에 따라 표본 추출하였다. 관련성 조사 연구

에서 대상자 수를 문항수의 5~10배로 권장함(Lee & Lee, 

2005)을 기초로, 본 연구도구의 문항수가 85개임을 고려하여 

탈락률을 감안한 50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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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45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표본크기는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9

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66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 대

상자수 456명(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228명)은 필요한 표본수

를 충족하였다. 

3. 자료수집

 2008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시내 2개 중학교에 

다니고, 현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1, 2, 3학년생에게 연구목

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원하지 않

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고, 익명과 비 보장

을 약속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응답

을 강요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에 특별한 위험은 없으나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응답

은 연구 결과로만 활용됨을 설명하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소정

의 선물(학습용 펜)을 하였다.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완전한 경

우를 제외한 456명(97.0%)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

생이 228명이고, 여학생이 228명이었다.

4. 연구도구

 1) 휴대전화 중독

 휴대전화 중독은 휴대전화 사용이 과다하여 일상생활에서 

문제 행동이나 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Jang, 2002), 

Koo (2009)의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로, 금단/내

성 7문항, 생활 장애 6문항, ‘강박/집착 7문항의 총 20문항으

로 구성된다(Koo, 2009).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

대전화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준점수 분포에 따라 중독 

정도를 구분하여 표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휴대전화 중독군

으로, 표준점수가 63점 이상이고 70점 미만이면 과다 사용군

으로, 표준점수가 63점 미만이면 일반 사용군으로 분류한다

(Koo, 2009). Koo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9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91이었다. 

 2)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 학년, 성적,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3)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 통제력, 자존감, 동조성, 모방성, 충

동성을 측정하였다. 각 도구는 선행 연구에서 각 개념을 측정

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본 연구에서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과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

완하였다. 

 

(1) 자기 통제력

자기 통제력은 유혹에 저항하고, 만족을 지연하며,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Lim, 2005), Nam (1999)의 자기 통제력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

한 10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Nam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78이

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장기적인 자기 통제력

이 .83, 즉각적인 자기 통제력이 .76이었다. 

(2) 자존감

자존감은 자신을 중요하고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로(Lee & 

Chung, 1999), Rosenberg (1973)의 자존감 도구를 Jeon 

(197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10문

항으로, Likert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78이었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76이었다. 

(3) 동조성

동조성은 사회생활에서 남과 같은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것으

로(Lee, 2002), Lee (2002)의 동조성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는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조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Lee (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7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70이었다.

(4) 모방성

모방성은 동료나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Lee, 

2002), Lee (2002)의 모방성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5문항

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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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73이었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79였다.

(5) 충동성

충동성은 기분이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으로(Lee, 2002), 

Lee (2002)의 충동성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76이었다.

4) 중독 관련 행태

중독 관련 행태로 휴대전화 사용 특성, 인터넷 중독을 측정

하였다. 각 도구는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과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1) 휴대전화 사용 특성

휴대전화 사용 특성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간, 주된 사용 기

능, 평일과 주말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 평일과 주말 문자메시

지 수신 횟수, 문자메시지를 주로 주고받는 대상, 평일과 주말 

통화 횟수, 주로 통화하는 대상,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알아보

았다. 

(2)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생활

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로(Kim, 2000), Young (1998)

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검사 도구를 Kim (2000)이 번안한 것

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2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20~39점은 평균적인 이

용자로 자신이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이고, 

40~69점은 인터넷 과다 사용자로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많은 

상태이며, 70~100점은 인터넷 중독자로 인터넷 때문에 생활

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이다(Young, 1998). 본 연구

에서 Cronbach's ⍺=.94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성의 차이는 x2-test로 분석하였고, 휴대전화 중독과 심리적 

특성 및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휴대전화 중독과 심리적 특

성 및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

ficient로 검정하였다.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성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2학년이 각각 42.5%와 39.4%로 많았

고, 성적은 중위 31~70백분위수가 각각 49.6%와 49.5%로 

많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

는 각각 56.0%와 57.3%였다.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

우는 남학생이 65.4%였으나, 여학생은 82.2%로 차이가 있

었다(x2 =15.40, p<.001). 

남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기간은 1년 55.3%, 2년 29.8%, 3년 

11.2%, 4년 이상 3.7%였으나, 여학생은 1년 39.4%, 2년 

33.5%, 3년 14.9%, 4년 이상 12.2%로 차이가 있었다(x2=17.35, 

p=.001). 남학생의 주된 사용 기능은 문자메시지 60.1%였으

나, 여학생은 문자메시지 84.0%로 차이가 있었다(x2=32.19, 

p<.001). 남학생의 평일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는 10회 이하

가 39.5%로 많았으나, 여학생은 11~50회가 34.3%로 많았다

(x2=32.99, p<.001). 남학생의 주말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는 

10회 이하가 39.0%로 많았으나, 여학생은 11~50회가 33.0%

로 많았다(x2=27.39, p<.001). 남학생의 평일 문자메시지 수

신 횟수는 10회 이하가 39.8%로 많았으나, 여학생은 11~50회

가 34.4%로 많았다(x2=33.83, p<.001). 남학생의 주말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는 10회 이하가 41.9%로 많았으나, 여학생은 

11~50회가 30.0%로 많았다(x2=32.50, p<.001).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자메시지를 주로 주고받는 대상은 친구가 각각 

94.9%와 98.2%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일 통화 횟수는 5

회 이하가 각각 79.3%와 72.3%로 많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주말 통화 횟수는 5회 이하가 각각 71.6%와 72.8%로 많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주로 통화하는 대상은 친구가 각각 82.9%

와 88.4%였다. 남학생은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2만원 이하 

25.1%, 2만원 초과 3만원 이하 48.2%, 3만원 초과 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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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ell Phone Use of Participants (N=4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228) Female (n=228)

   x2    p
n (%) n (%)

Demographic 
characteristic

Grade 1st 
2nd
3rd

 46 (20.2)
 97 (42.5)
 85 (37.3)

 51 (22.4)
 90 (39.4)
 87 (38.2)

 0.54 .762

Academic achievement
(percentile)† ≤30th 

31th~70th ≥71th 

 78 (34.8)
111 (49.6)
 35 (15.6)

 72 (32.7)
109 (49.5)
 39 (17.8)

 0.44 .803

Serious conversation 
with family† Do

Don't
121 (56.0)
 95 (44.0)

126 (57.3)
 94 (42.7)

 0.07 .847

Serious conversation 
with friends† Do

Don't
138 (65.4)
 73 (34.6)

175 (82.2)
 38 (17.8)

15.40 ＜.001

Cell phone use Use time (year)† 1
2
3≥4

119 (55.3)
 64 (29.8)
 24 (11.2)
 8 (3.7)

 87 (39.4)
 74 (33.5)
 33 (14.9)
 27 (12.2)

17.35 .001

Main use† Text message
Talking
Others

128 (60.1)
 27 (12.7)
 58 (27.2)

189 (84.0)
15 (6.7)
21 (9.3)

32.19 ＜.001

Sending text message on 
weekdays (times)†

 

≤10
11~50
51~100≥101

 83 (39.5)
 69 (32.9)
 28 (13.3)
 30 (14.3)

 36 (16.7)
 74 (34.3)
 56 (25.9)
 50 (23.1)

32.99 ＜.001

Sending text message on 
weekends (times)†

 

≤10
11~50
51~100≥101

 80 (39.0)
 63 (30.7)
 24 (11.8)
 38 (18.5)

 37 (17.5)
 70 (33.0)
 45 (21.2)
 60 (28.3)

27.39 ＜.001

Receiving text message on 
weekdays (times)†

 

≤10
11~50
51~100≥101

 82 (39.8)
 67 (32.5)
 29 (14.1)
 28 (13.6)

 35 (16.3)
 74 (34.4)
 52 (24.2)
 54 (25.1)

33.83 ＜.001

Receiving text message on 
weekends (times)†

 

≤10
11~50
51~100≥101

 85 (41.9)
 58 (28.6)
 24 (11.8)
 36 (17.7)

 38 (18.1)
 63 (30.0)
 48 (22.9)
 61 (29.0)

32.50 ＜.001

Subject of text message† Friend
Family

205 (94.9)
11 (5.1)

220 (98.2)
 4 (1.8)

 3.65 .068

Talking by cell phone on 
weekdays (times)†

 

≤5
6~10≥11

165 (79.3)
 31 (14.9)
12 (5.8)

157 (72.3)
 39 (18.0)
21 (9.7)

 3.38 .185

Talking by cell phone on 
weekends (times)†

 

≤5
6~10≥11

146 (71.6)
 39 (19.1)
19 (9.3)

155 (72.8)
 36 (16.9)
 22 (10.3)

 0.42 .813

Subject of talking by 
cell phone† Friend

Family
174 (82.9)
 36 (17.1)

199 (88.4)
 26 (11.6)

 2.78 .101

Monthly call charge 
(10,000 won)† ≤2＞2~3＞3~4＞4

 49 (25.1)
 94 (48.2)
 24 (12.3)
 28 (14.4)

 63 (30.4)
 65 (31.4)
 37 (17.9)
 42 (20.3)

12.26 .007

†Missing data is not included in th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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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ll Phone Addiction, Psychologic Factors, and Internet Addiction of Participants (N=456)

Variables Categories
Male (n=228) Female (n=228)

t     p
 M±SD  M±SD

Cell phone addiction  40.49±13.18  49.51±15.29 6.75 ＜.001

Psychologic factors Self-control 66.59±9.03 65.47±8.76 1.35 .178

Long-term self-control 28.66±7.88 27.97±6.67 1.01 .314

Immediate self-control 37.93±6.41 37.50±5.48 0.78 .437

Self-esteem 27.58±4.83 27.02±5.30 1.18 .238

Syntony 13.82±3.84 14.96±3.33 3.36 .001

Mimicry  9.77±4.19  9.51±3.76 0.71 .480

Impulsiveness 11.52±4.39 12.37±4.09 2.14 .033

Internet addiction  44.91±16.62  39.05±15.57 3.89 ＜.001

12.3%, 4만원 초과 14.4%였으나, 여학생은 2만원 이하 30.4%, 

2만원 초과 3만원 이하 31.4%, 3만원 초과 4만원 이하 17.9%, 

4만원 초과 20.3%로 차이가 있었다(x2=12.26, p=.007). 

2.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심리적 특성 및 인터넷 중독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심리적 특성 및 인터넷 중독은 

Table 2와 같다.

휴대전화 중독은 여학생이 평균 49.51점으로 남학생의 

40.4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6.75, p<.001). 자기 통제

력은 남학생이 평균 66.59점으로 여학생의 65.47점과 차이가 

없었으며, 장기적 자기 통제력은 남학생이 평균 28.66점으로 

여학생의 27.97점과 차이가 없었고, 즉각적 자기 통제력은 남

학생이 평균 37.93점으로 여학생의 37.50점과 차이가 없었다. 

자존감은 남학생이 평균 27.58점으로 여학생의 27.02점과 차

이가 없었다. 동조성은 여학생이 평균 14.96점으로 남학생의 

13.8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3.36, p=.001), 모방성은 남

학생이 평균 9.77점으로 여학생의 9.51점과 차이가 없었으며, 

충동성은 여학생이 평균 12.37점으로 남학생의 11.5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4, p=.033). 인터넷 중독은 남학생이 

평균 44.91점으로 여학생의 39.0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3.89, p<.001).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성에 따른 휴대

전화 중독은 Table 3과 같다. 

남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은 3학년인 경우에 2학년인 경우보

다 유의하게 높았고(F=8.86, p<.001), 친구와 진지한 대화

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t=2.27, p= 

.024). 휴대전화 사용 기간이 2, 3년인 경우에 1년인 경우보다 

높았고(F=4.61, p=.004), 주된 사용 기능이 문자메시지인 경

우에 통화인 경우보다 높았다(F=3.81, p=.024). 평일과 주말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가 많은 경우에 적은 경우보다 높았고

(F= 20.49, p<.001; F=20.97, p<.001), 평일과 주말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많은 경우에 적은 경우보다 높았다

(F=16.40, p<.001; F=18.35, p<.001). 주말 통화 횟수가 6

회 이상인 경우에 5회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고(F=11.70, p< 

.001), 주로 통화하는 대상이 친구인 경우에 가족인 경우보다 

높았으며(t=2.57, p=.012),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4만원 초

과인 경우에 2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다(F=6.80, p< 

.001). 그 외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은 3학년인 경우에 1, 2학년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56, p=.030), 친구와 진지한 대화

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t=2.23, p= 

.027). 휴대전화 사용 기간이 2년인 경우와 4년 초과인 경우에 

1년인 경우보다 높았고(F=5.60, p=.001), 주된 사용 기능이 

문자메시지인 경우에 통화와 기타 기능인 경우보다 높았다

(F=10.04, p<.001). 평일과 주말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가 

많은 경우에 적은 경우보다 높았고(F=18.75, p<.001; F= 

22.97, p<.001), 평일과 주말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가 많은 

경우에 적은 경우보다 높았다(F=16.62, p<.001; F=21.89, 

p<.001). 주말 통화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에 5회 이하인 경



66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구 현 영

Table 3. Cell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ell Phone use of Participants (N=4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228) Female (n=228)

M±SD t or F (p) M±SD t or F (p)

Demographic 
characteristic

Grade 1st 
2nd
3rd

40.39±10.50
36.79±11.25
44.76±15.21

8.86
(＜.001)

b＜c

46.98±15.31
47.67±15.97
52.90±14.08

3.56
(.030)
a, b＜c

Academic achievement
(percentile)† ≤30th 

31th~70th ≥71th 

39.81±11.55
40.58±12.72
42.03±18.03

0.34
(.714)

48.26±14.23
49.70±15.61
51.49±16.50

0.57
(.567)

Serious conversation 
with family† Do

Don't
40.22±14.04
40.60±12.26

0.21
(.836)

49.05±15.05
51.04±15.61

0.96
(.339)

Serious conversation 
with friends† Do

Don't
41.92±13.80
37.73±10.52

2.27
(.024)

50.70±15.00
44.63±16.13

2.23
(.027)

Cell phone use Use time (year)† 1
2
3≥4

38.66±10.11
44.23±13.95
47.04±18.62
41.63±11.30

4.61
(.004)
a＜b, c

45.18±13.41
52.46±15.80
50.52±14.82
56.30±13.80

5.60
(.001)

a＜b, d

Main use† Text message
Talking
Others

43.20±12.74
36.07±10.58
40.57±13.20

3.81
(.024)
a＞b

51.61±14.61
41.93±16.22
38.43±12.96

10.04
(＜.001)
a＞b, c

Sending text message on 
weekdays (times)†

 

≤10
11~50
51~100≥101

35.65±8.52
41.65±10.45
45.75±14.84
54.07±16.35

20.49
(＜.001)
a＜b＜d

a＜c

38.28±10.89
47.14±13.91
53.86±14.12
58.98±14.31

18.75
(＜.001)

a＜b＜c, d

Sending text message on 
weekends (times)†

 

≤10
11~50
51~100≥101

35.98±8.88
40.33±9.25
46.33±12.96
53.18±17.26

20.97
(＜.001)
a, b＜d

a＜c

38.65±11.54
45.67±13.78
56.00±12.19
58.53±14.23

22.97
(＜.001)

a＜b＜c, d

Receiving text message on 
weekdays (times)†

 

≤10
11~50
51~100≥101

37.18±9.43
39.54±9.79
48.72±14.74
52.64±17.40

16.40
(＜.001)

a, b＜c, d

38.37±11.31
48.22±14.16
52.17±14.01
58.83±14.31

16.62
(＜.001)
a＜b＜d

a＜c

Receiving text message on 
weekends (times)†

 

≤10
11~50
51~100≥101

37.19±9.61
39.83±9.77
45.46±11.39
53.67±17.45

18.35
(＜.001)
a＜c, d
b＜d

40.53±12.85
44.13±12.28
56.04±13.81
58.38±14.11

21.89
(＜.001)

a, b＜c, d

Subject of text message† Friend
Family

41.81±12.93
34.18±9.04

1.93
(.055)

49.98±15.03
38.25±15.74

1.55
(.123)

Talking by cell phone on 
weekdays (times)†

 

≤5
6~10≥11

40.46±11.76
46.03±17.53
45.17±14.22

2.93
(.056)

49.45±15.15
50.49±14.55
54.52±16.97

1.04
(.355)

Talking by cell phone on 
weekends (times)†

 

≤5
6~10≥11

39.14±11.27
46.92±13.84
50.79±16.94

11.70
(＜.001)
a＜b, c

48.39±14.54
55.11±17.01
55.73±13.98

4.60
(.011)
a＜b, c

Subject of talking by 
cell phone† Friend

Family
42.30±13.45
37.72±8.77

2.57
(.012)

51.01±15.13
40.19±11.74

3.51
(.001)

 Monthly call charge 
(10,000 won)† ≤2＞2~3＞3~4＞4

36.27±9.39
41.70±9.75
43.38±12.95
48.64±19.09

6.80
(＜.001)

a＜d

44.16±15.76
48.86±13.12
55.97±13.98
56.12±14.77

8.25
(＜.001)
a＜c, d

†Missing data is not included by th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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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Cell Phone Addiction, Psychologic Factors, and Internet Addiction of Participants (N=456)

Variables
Self-control

Long-term 
self-control

Immediate 
self-control

Self-esteem Syntony Mimicry
Impulsive-

ness
Internet 

addiction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Cell phone 

addiction

Male

(n=228)

-.25

(＜.001)

.07

(.329)

-.43

(＜.001)

-.16

(.016)

.31

(＜.001)

.44

(＜.001)

.40

(＜.001)

.37

(＜.001)

Female

(n=228)

-.40

(＜.001)

-.21

(.002)

-.39

(＜.001)

-.18

(.006)

 .27

(＜.001)

 .38

(＜.001)

 .31

(＜.001)

 .46

(＜.001)

우보다 높았고(F=4.60, p=.011), 주로 통화하는 대상이 친구

인 경우에 가족인 경우보다 높았으며(t=3.51, p=.001),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 2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높았다(F=8.25, p<.001). 그 외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 

남학생과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

독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남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은 자기 통제력(r=-.25, p<.001), 

즉각적 자기 통제력(r=-.43, p<.001), 자존감(r=-.16, p=.016)

과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고, 동조성(r=.31, p<.001), 모

방성(r=.44, p<.001), 충동성(r=.40, p<.001), 인터넷 중독

(r=.37, p<.001)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은 자기 통제력(r=-.40, p<.001), 

장기적 자기 통제력(r=-.21, p=.002), 즉각적 자기 통제력

(r=-.39, p<.001), 자존감(r=-.18, p=.006)과 유의한 역상

관관계가 있었고, 동조성(r=.27, p<.001), 모방성(r=.38, p< 

.001), 충동성(r=.31, p<.001), 인터넷 중독(r=.46, p< .001)

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5.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휴대전화 

중독의 설명력이 큰 변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모형에 포

함되는 예측변인의 수를 가장 적게 하면서 최선의 설명력을 보

이는 변인을 찾기 위한 방법인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이 있는 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휴대전화 사용 특성, 인터넷 중독을 설명 변인으

로 투입하였고, 명목 척도로 측정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62~.97, 분산팽

창요인이 1.04~1.61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성선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Durbin Watson 검정 결과 1.98로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분

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남학생

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방성, 평일 문자

메시지 발신 횟수(10회 이하), 즉각적 자기 통제력, 평일 문자

메시지 발신 횟수(11~50회), 학년(2), 동조성, 매달 휴대전화 

요금(2만원 이하)이었고, 이들 요인은 휴대전화 중독의 42.2%

를 설명하였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된 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휴대전화 사용 특

성, 인터넷 중독을 설명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명목 척도로 측

정한 변수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전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가 .74∼.98, 분산팽창

요인이 1.02~1.36으로 다중공성선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

다. Durbin Watson 검정 결과 1.93으로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

족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 중독, 주말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10회 이하), 주말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11~50회), 

즉각적 자기 통제력, 장기적 자기 통제력, 사용 기간(1년), 주

된 사용 기능(문자메시지), 동조성, 매달 휴대전화 요금(3만원 

초과 4만원 이하)이었고, 이들 요인은 휴대전화 중독의 46.8%

를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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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Cell Phone Addiction for Participants (N=456)

Predictors    β t p Adj. R2 F p

Male Mimicry  .21 3.54 ＜.001

Sending text message on weekdays (≤10 times) -.37 5.70 ＜.001

Immediate self-control -.24 4.14 ＜.001

Sending text message on weekdays (11~50 times) -.19 3.06  .002

Grade (2nd) -.17 3.32  .001

Syntony  .16 3.03  .003

Monthly call charge (≤20,000 won) -.10 1.98  .049 .422 24.65 ＜.001

Female Internet addiction  .32 5.93 ＜.001

Sending text message on weekends (≤10 times) -.23 4.15 ＜.001

Receiving text message on weekends (11~50 times) -.20 3.86 ＜.001

Immediate self-control -.15 2.70  .008

Long-term self-control -.17 3.50  .001

Use time (1 year) -.12 2.37  .019

Main use (text message)  .13 2.42  .016

Syntony  .13 2.57  .011

Monthly call charge (＞30,000~40,000 won)  .11 2.19  .030 .468 23.22 ＜.001

의하게 높아서 선행 연구 결과(Choi, 2006; Koo & Park, 

2010)와 일관되었다. 또한 주로 통화하는 대상이 친구인 경우

에 휴대전화 중독이 높았고,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

에 휴대전화 중독이 높았으며,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

우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이라는 휴대전화의 기능적 특성(Han & Oh, 2006)이 또

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Pott & 

Mandleco, 2002)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

하는 요인은 모방성이었다. 모방성이 높은 남학생은 친구들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따라서 구입하고, 친구들이 휴대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게임을 하면 똑같이 사용하

면서,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청소년 초기에 또래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높고, 집단정체감을 형성하는 발달 특성(Pott 

& Mandleco, 2002)과 관련되며,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타인

과 어울리며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중

독적으로 이용한다는 보고(Han & Oh, 2006)를 지지한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조성이 휴대전화 중독의 유의한 영

향 요인이었던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동조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같은 행동

을 하려고 한다. 즉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또래집단의 유행과 습관을 따르는데, 이

러한 행동은 중독 위험을 높인다. 

여학생은 인터넷 중독이 휴대전화 중독의 가장 유의한 설명 

요인이었다. 이미 어떤 행동에 중독을 보이는 경우에 새로운 

행동에도 쉽게 중독되는 경향이 있는데,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

화 중독은 모두 매체 중독으로 충동 조절 장애의 특성을 지니

기 때문에(Jang, 2002; Lee, 2006; Young, 1998), 유사한 양

상을 보이며, 상호 관련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은 평균 45점의 인터넷 과다 사용에 해당하는 점수

로써 대부분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유의한 설명 요인이 아니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학생은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은 경우에 휴대전화 중독 위험도 높음을 고려해야 하고, 남

학생은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높으므로 휴대전화 중독 관

리 시 인터넷 중독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즉각적 자기 통제력이 휴대전화 중독

의 영향 요인이었고, 여학생은 장기적 자기 통제력도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이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Lim, 2005)에서 휴대전화 중독 집단의 자기 통제력이 유의하

게 낮았다. 휴대전화는 개인이 몸에 지닌 채 사용하는 매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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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개별 사용자의 통제권이 크게 작용하므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과다하게 사용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중독에 이를 

수 있다(Jang, 2002).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가 휴대전화 중

독의 영향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낼수록 중독 성향이 높았던 선행연구결과(Choi, 2006; 

Lee & Myung, 2007)를 지지한다. 그러나 통화 횟수는 휴대

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이 아니었는데, 이를 통해 중학생의 휴

대전화 중독이 통화보다 문자메시지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와 주된 사용 기능(문

자메시지)이 휴대전화 중독의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여학

생은 주된 휴대전화 사용 기능이 문자메시지인 경우가 남학생

보다 많았고, 문자메시지 발신 및 수신 횟수도 남학생보다 많

았는데, 휴대전화 게임을 많이 하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문자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였던 Lee와 Myung (2007)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문자메시지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Kim, 2006), 여학생이 대인 관계를 위해 휴대

전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

이 높음(Kim & Na, 2008)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휴대전화 중독

의 영향 요인이었으며, 여학생의 휴대전화 사용료가 남학생보

다 많았다. 선행 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량은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이었고,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 중독 간에 순상관 

관계가 있었는데(Kim, Yun, & Lee, 2006), 휴대전화 사용이 

많아지면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된다. 그러나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심해져서 사용에 몰입하다보면 사용료가 많아지므로, 

휴대전화 요금은 중독의 결과로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

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학생은 휴대전화 사용 기간이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

이었다. Choi (2006)의 연구에서도 휴대전화를 일찍부터 오

랫동안 사용한 학생일수록 중독 성향이 높았다. 남학생에서 학

년이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

해되는데, 학년이 높으면 사용 기간도 길어 휴대전화 중독 위

험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휴대전화 가입률이 증가하면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소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이므로, 이른 시기

부터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이 남학생보다 높고, 휴

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휴대전화 중독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

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와 심리적 특성 및 중독 관련 행태를 고

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의 표집에 의해 표출된 서울 

시내 일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무작위 표집에 의한 반복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 자료는 최근의 급격한 휴대전화 

사용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을 지니므로, 

최신 자료를 통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와 

기능 향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표준 점수에 따라 휴대전화 중독군으

로 분류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을 파

악하는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이 남

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남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모방성, 평일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 즉각적 자기 통

제력, 학년, 동조성,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었으며, 여학생의 휴

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 중독, 주말 문자

메시지 발신 및 수신 횟수, 즉각적 자기 통제력, 장기적 자기 통

제력, 사용 기간, 주된 사용 기능, 동조성, 매달 휴대전화 요금

이었다.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결과는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관리 프로그램이 효과적

이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에 관한 추후 연구를 격려하

고,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

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추후 무작위 표집에 의해 중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

과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 특성과 중독 및 관

련 요인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휴대전화 중독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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