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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이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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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ell phone addiction on communication skills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adolescents. Methods: The researcher recruited 751 high school stu-
dents to assess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skills, cell phone addiction and interpersonal rela-
tionship 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30 to July 14 in 2014 using copies of a structured self report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1.0 IBM program. Results: Of the students, 3.5% 
reported they were addicted users, and 7.6% reported they were heavy users. Result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ell phone addiction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the adolescents. 
However, cell phone addiction mostly affecte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the adolescents (β= .24, 
p<.001). Poor school performance (β= .17, p<.001) and low socioeconomic status (β= .12, p<.05) were also 
related to the interpersonal skills of the adolescents. These variables explained 8.3% of the variance in the inter-
personal skills of the adolescent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ell phone addiction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adolesc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about the influence of cell phone addiction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adolescents. Therefore, cell phone addiction treatment programs for adolescents need to include con-
tent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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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휴 전화는 현 인의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며, 휴

전화를 사용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면서 청소년의 사용자 수

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동시에 또

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또래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휴 전화 사

용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1]. 하지만 청소년은 성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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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자아통제력이 낮아 휴 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

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2]. 따라서 휴 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휴 전화 중독은 성인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3].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은 수업에 방해를 주거나 과다한 요

금부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4,5], 청소년

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은 충동성, 우울,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으며[6], 

집중력 저하를 야기하고 불안 및 정신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7-9]. 또한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은 두통, 피

로감, 수면장애 등의 문제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10].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이 직접 면해야 하는 

사회적 인관계를 회피하도록 함으로서, 성인기에 필요한 사

회적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1,12]. 하지만 청소년 휴 전화 중독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3]. 

청소년기를 통해 형성된 인관계능력은 사회적 관계에서

의 갈등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므로 이 시기의 인

관계능력의 형성은 앞으로 성인기의 사회화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13]. 하지만 최근의 선행연구[14,15]에 따르면 청소년

의 휴 전화 중독 경향이 심해질수록 인관계 만족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관계의 문제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 전화 중독집단과 일반집단을 비교

한 Kim [16]의 연구에서도 휴 전화 중독집단에서 인관계

의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이 

인관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 의사소통 기술은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또래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17].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 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느낌, 생각을 전달하게 되

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주요한 사회화 요소이다[18]. 그러나 Kim [14]의 연구에 따르

면,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과 의사소통 기술이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 전화 중독 경향이 높을수

록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

소년의 휴 전화 중독이 의사소통 기술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14-16]은 청소년의 휴 전

화 중독이 인관계 만족도와 인관계의 문제를 야기하고, 

의사소통 기술과도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이 의사소통 기술과 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인기

의 원만한 사회화를 위해 인관계 능력의 형성과 의사소통 기

술의 함양은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휴

전화 중독이 청소년기 사회화 형성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 

및 인관계 능력에 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청소년 휴 전화 중독 프로그램에 의사소통 기술과 인관계 

능력의 향상을 포함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이 의사소통 기

술과 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등학생의 휴 전화 중독 및 의사소통 기술, 인관계 능

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고등학생의 휴 전화 중독 및 의사소통 기술, 인관계 능

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고등학생의 휴 전화 중독이 의사소통 기술 및 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휴 전화 중독이 의사소통 기술과 

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K지역 소재 3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 상인 3개 고등

학교의 기관장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해당학교 교사의 협조를 받아 각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

에게도 연구에 해 설명하였다. 연구는 익명으로 진행되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후 바로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본

인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

다. 그리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874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였고 설문작성 방법에 해 설명하였다. 설문작성

의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완성된 설문지는 

해당학교의 연구교사와 담임교사를 통해 바로 회수되었다. 수

거한 874부의 설문지 중에서, 휴 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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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75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G*Power 3.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

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 10개, 중간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입력했을 때 147명이었

으므로 상자는 충분히 확보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6문항, 휴 전화 

중독 20문항, 의사소통 기술 15문항, 인관계 능력을 측정하

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Koo [20]의 휴 전화 중독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금단/내성, 생활장애, 강박/집착의 3하

부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

가 높을수록 휴 전화 중독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준점수 분포에 따라 휴 전화 중독 정도를 구분하여 표준점수

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휴 전화 중독군으로, 표준점수가 63

점 이상이고 70점 미만인 경우에 과다 사용군으로, 표준점수

가 63점 미만인 경우에 일반 사용군으로 분류된다[20]. 도구개

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는 .93이었다. 

2) 의사소통 기술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Hur [21]가 개발

한 한국형 의사소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

연구[22]에서 제시한 10가지 의사소통 능력 개념인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집중력,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의도간

파, 반응력 및 잡음통제력의 15가지 개념에 따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관

계에서의 포괄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

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91이었다. 

3) 대인관계 능력

Schlein [23]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우

리 실정에 맞게 Moon [24]이 번안 및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였

다.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7개 하부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만족감과 친 감

이 높고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원만한 인간관

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oon [24]의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

bach's ⍺는 .89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휴 전화 중독,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인관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 표준편

차, 빈도,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의사소통 기술, 인관계 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를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post hoc test)은 Scheffé test를 사용

하였다. 휴 전화 중독,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인관계 능력의 

정규분포를 확인하였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청

소년의 휴 전화 중독이 의사소통 기술과 인관계 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분류 및 의사소통 기술, 대인

관계 능력

상자의 3.5%는 휴 전화 중독군으로 분류되었고, 7.6%

는 휴 전화 과다 사용군으로 분류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을 때 상자의 휴 전화 중독은 평균 1.88이었고, 중독

군의 평균은 3.28, 과다 사용군의 평균은 2.75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을 때 상자의 의사소통 기술은 평균 3.57이었

고, 인관계 능력은 평균 3.58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

관계 능력의 차이

상자의 96.7%는 남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 39.8%로 가장 많았다. 50.2%는 학교성적이 중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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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Cell 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N=751)

Variables  n (%) M±SD Min~Max

Cell phone addiction
 Addicted to cell phone use
 Over use
 Normal 

 
26
57

668

 
(3.5)
(7.6)
(88.9)

1.88±0.56
3.28±0.31
2.75±0.11
1.75±0.43

1.00~4.00
3.00~4.00
2.60~2.95
1.00~2.55

Communication skills 3.57±0.68 1.50~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58±0.53 1.75~5.00

Table 2.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Communication 

skills t or F (p)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 or F (p)
M±SD M±SD

Age (year) 16.85±0.79
 751 (100.0)

Gender
 

Male
Female

726 (96.7)
25 (3.3)

3.56±0.68
3.94±0.53

-2.78
(.006)

3.58±0.52
3.69±0.59

-1.02
(.310)

Grade
 
 

High school 1
High school 2
High school 3

299 (39.8)
265 (35.3)
187 (24.9)

3.58±0.69
3.57±0.75
3.55±0.57

0.07
(.931)

3.58±0.03
3.62±0.55
3.58±0.02

1.63
(.197)

School 
performance

Higha

Averageb

Lowc

156 (20.8)
376 (50.2)
217 (29.0)

3.71±0.53
3.59±0.54
3.48±0.48

9.62
(＜.001)

 a, b＞c†

3.71±0.74
3.65±0.60
3.32±0.72

21.88
(＜.001)

 a＞b＞c†

Family 
members

Parents
Parents and siblings
Single parents or none

169 (22.6)
522 (69.8)
57 (7.6)

3.54±0.65
3.60±0.68
3.39±0.80

2.69
(.068)

3.54±0.52
3.61±0.52
3.48±0.55

2.17
(.115)

Socioeconomic 
status

Higha

Middle
Lowb

 82 (10.9)
448 (59.7)
221 (29.4)

3.61±0.83
3.58±0.68
3.54±0.63

0.36
(.697)

3.71±0.59
3.60±0.50
3.50±0.54

5.15
(.006)

 a＞b†

†Scheffé́ test; p＜.05.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Cell Phone Addiction
(N=751)

Variables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ell 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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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 skills 1.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55 (＜.001) 1.00

Cell phone addiction -.07 (.048) -.25 (＜.001) 1.00

응답했고, 69.8%는 부모님, 형제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응

답했다. 그리고 59.7%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라

고 응답했다. 의사소통 기술은 성별, 학교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인관계 능력은 학교 성적, 사회경제적 수준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 휴대전화 중독 및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능력 간의 

상관관계

의사소통 기술(r=-.07, p=.048), 인관계 능력(r=-.25, p< 

.001)은 휴 전화 중독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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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fluence of Cell Phone Addiction on Communication Skills (N=75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15 .16 25.68 ＜.001

Gender (male) -0.32 .14 -.08  -2.33 .020

School performance (average) -0.06 .06 -.04  -0.90 .370

School performance (low) -0.38 .07 -.25  -5.38 ＜.001

Cell phone addiction -0.08 .04 -.06  -1.73 .084

Adjusted R2=.06, F=13.11, p＜.001.

Table 5.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fluence of Cell Phone Addi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N=75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18 .09 49.05 ＜.001

School performance (average) -0.09 .05 -.09 -1.95 .051

School performance (low) -0.20 .05 -.17 -3.68 ＜.001

Socioeconomic status (middle) -0.06 .06 -.06 -1.04 .300

Socioeconomic status (low) -0.13 .07 -.12 -2.01 .045

Cell phone addiction -0.22 .03 -.24 -6.66 ＜.001

Adjusted R2=.083, F=14.516, p＜.001.

4.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영향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에 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 검증에서 Dubin-Watson 통계량은 1.536, 2.026

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

포성 가정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공차한계는 .58~.99로 모두 

0.1 이상을 나타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

tor, VIF)도 1.007~1.714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휴 전화 중독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에 한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교 성적을 투

입하여 통제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휴

전화 중독은 의사소통 기술에 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인 경우(β=-.08, p=.020)와 학교성적이 하위

인 경우(β=-.25, p<.001)만이 유의한 영향변수였다(Table 4).

휴 전화 중독에 따른 인관계 능력에 한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낸 학교 성적, 사회경제

적 수준을 투입하여 통제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서는 휴 전화 중독이 인관계 능력에 해 가장 큰 영향(β= 

-.2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교 성

적이 하위인 경우(β=-.17, p<.001)와 사회경제수준이 하위

(β=-.12, p=.045)인 경우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인관계 능력에 한 설명력은 8.3%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 상자의 3.5%가 휴 전화 중독군으로 분류되어, 

연구 상 청소년의 2.9%가 휴 전화 중독으로 분류되었던 

2009년 Koo [19]의 연구에서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청소

년 휴 전화 중독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6-10]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

전화에 중독된 청소년의 비율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건전하

게 휴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휴

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교 청소년을 상으

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예방 프로그램 뿐 아니라 주기적인 선

별검사를 통해 휴 전화 중독 청소년을 위해 개별화된 프로그

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보건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상자의 의사소통 기술은 평균 3.57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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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 [21] 연구에서의 3.55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고등학생의 인관계 능력은 3.58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의 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25,26]가 변수들끼리의 상관분

석 또는 회귀분석을 바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평균을 나타내

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정확한 평균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한 Chung [27]의 연구에서 학생의 인관

계 능력 3.70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고등학생보다는 

학생의 사회활동이 더 많아지고 인관계능력이 발달하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휴 전화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에는 휴 전화 중독이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야 할 사회성 발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3]. 본 연구에서

는 휴 전화 중독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의사소통 기술과 인관계 능력에 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단변량 분석결과에서,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은 의사소통 기술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선행연구[14]의 결과와 같았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들을 통제

된 상태에서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휴 전화 중독은 

의사소통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폰 사용시간이 높아질수록 의사소통과 같은 사교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난 Kim [3]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최

근 휴 전화의 기능은 SNS와 메시지 전달이 잘 발달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소통의 통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것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본 연구가 횡단적 조사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휴 전화 중독과 의사소통 기술의 인과추론이 어렵다는 제

한점이 있고,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이 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교 성적, 사회경제 수준을 투입하여 통제한 후 실시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휴 전화 중독은 인관계에 능력에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 전화 중독은 청

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사회성 형성을 위한 청소

년들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사회

성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3]. 특히 본 연구결과

를 토 로 볼 때, 인관계 능력에 한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청소년의 휴 전화 사용이 과도하거나 중독

된 경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인

관계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기의 인관계는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서 현재와 미래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따라서 

휴 전화 중독이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발달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인관계와 같은 사회성 발달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

며,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토 로 하여 휴 전화 중독 청소년

의 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이 의사소

통 기술 및 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은 의사소통 기술에 

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인관계 능력에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 휴 전화 중독에 

한 연구는 주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

로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휴 전화 중독이 청소

년기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인관계 능력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를 통해 형성된 

인관계능력은 앞으로 성인기의 사회화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의 휴 전화 중독 프로그램에는 인관

계 능력의 향상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가 고등학교 청소년만을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학

생을 포함하여 상자를 더 확장해 볼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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