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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인터

넷을 한 Z세 로서[1], 빠른 변화에 민감하고 소셜 미디어

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

하는데 익숙하며, 스마트폰의 사용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은 정보검색, 소셜 미디어, 

음악, 게임과 뱅킹 등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부모나 친구

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2], 

매일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게임 등을 과다 사용하다 보

면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3].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높은 과의존 경향은 성인은 17.4%인데

반해 청소년은 30.3%, 과의존 고 험 사용자군은 3.6%이었고

[4], 스마트폰 독 험군은 30.9%에 달해[3] 청소년의 스마

트폰 사용에 한 과의존 문제는 험성이 부각되는 수 이

다. Kuss, Harkin, Kanjo와 Billieux [5]는 횡단보도를 건 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걷는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여 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도 스마트폰의 문제 사용에 포함되며 스

마트폰 과다 사용, 의존 경향과 지나 험한 상황에서의 사

용[6], 친구와의 계 고립 등 사회 기능의 하를 포함한

다[5].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련요인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는 친구의 계, 학업에 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은 엔터테인먼트 이용과 래 계

유지를 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고[7], 늦은 시간까지 스마

트폰을 과다 사용함에 따라 수면장애와 우울감을 경험한다[8]. 

한 외로움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성이 높았으며 불안, 

상실감 등의 증상을 표 하거나 공유할 때 스마트폰 사용이

많았으며 이는 사회 유 계에 향을 미쳤다[9]. 스마트폰

의 과다사용자의 경우 우울, 불안과 일상생활장애 정도가 높

았고[8],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소셜미디어 사용기간은 스

마트폰 독을 측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3,5].    

한 청소년은 과다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부모와의 계

가 멀어지거나 부정 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10] 부모의 스

마트폰 사용통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독성향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즉, 스마트폰 독이 높을

수록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부정 이고 인 계 만족

도, 학습활동 만족감이 낮았고[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부정 인 경험을 보고하 다[13]. 그

러나 스마트폰 사용과 련된 가족 간의 문제 경험은 조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 이를 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청소년은 스마트폰 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새로운 친구 계 형성과 심사를 공유

하지만, 직설 인 언어 표 으로 동료들과 다툼, 집단 따돌림

을 하는 행 등은 심리 문제와 고립감을 야기할 수 있다

[14]. 이러한 사회 고립감은 청소년에게 스트 스에 소극

으로 처하여 신체 , 정신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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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5].      

한편,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길수록[16], 스마

트폰 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동 상, 음악, 게임 등의 오락

이용을 많이 할수록 학업장애지수가 높았으며[17], 스마트

폰 독은 학업과 학교생활 응에 직․간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16,17].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청

소년 험집단의 경우 학업성 과 학교 친구, 학교생활 등에

한 응이 낮았으므로[14], 이는 스마트폰 사용 련 학교생

활 문제경험의 악과 조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에 한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련된 신체손상 경험

[18]과 자기통제[12], 학교 응[16]과 사회 계[7,12,13]에

한 연구가 있었다. Hong과 Lee [18]는 일반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행태, 스마트폰 사용으로 손상경험에 미치는

향요인을 비교하 고, Lee와 Moon [12], Lim [13], Seo와 Lee 

[16]는 자기통제, 의사소통, 학교 응 등의 내 변인이 스마

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그러나 청소년의 스

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가족, 친구와의 갈등, 학업 어려움

과 같은 문제경험의 련요인과 스마트폰 사용 손상경험을

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가족이나 친

구와의 갈등은 청소년의 자기통제, 인 계 형성과 스마트폰

독에 주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12,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3차(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

인조사(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자

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의 련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는 스마트폰 사

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의 고 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차

인 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기 한 극 인 재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련요인을 확인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건강행태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련 특성을 악

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을 악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과 련된 요인

을 악한다.

연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7년에 실시한 ‘제 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

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질병 리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

행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비만, 식생활, 신체활동 등

의 건강행태를 악하기 해 매년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

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

인조사이다. 

연구 상

‘제 13차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17

년 4월 기 의 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표본추출과

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층화집락추출법(1차 추출단 는 학교, 2차 추출단 는 학 )이

사용되었다. 

제13차(2017년) 조사는 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4,991명을 상으로 하 으며, 799개교, 62,276

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학생 수 기 95.8% 참여율을 보 다. 

표본학 학생 에서 장기결석, 특수아동, 문자해독장애 학

생은 조사 상자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0일

동안, 본인 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 없는

상자를 제외한 54,60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다. 

연구 도구

l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은 최근 30일 동안 스마

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습니까?’, 

‘친구 는 선․후배와 심한 갈등을 경험한 이 있습니까?’,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 그 지

않다’와 ‘그 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험이 없음’으로, 

‘그 다’와 ‘매우 그 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험이 있음’으로

재범주화하 다.  

l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련 요인

•인구사회학 특성

인구사회학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교, 사회경제 수

, 거주 지역, 가주형태, 학업성 ,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을 분석하 다. 학교는 학교와 고등학교로, 학교성 은 상, 

상, , 하, 하로 구분된 항목을 상, 상을 상으로, 하, 

하를 하로 재범주화하여 상, , 하로 구분하 다. 거주지역은

도시, 소도시, 군 지역으로 구분하 으며, 거주형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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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동거, 친척집, 하숙․자취․기숙사, 보육시설로 구분하

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

교 졸업 이상, 잘 모름, 안 계심으로 구분하 다. 

•건강행태 특성

건강행태 특성으로는 주 건강인지, 격렬한 신체활동 일

수, 우울감, 스트 스 정도를 분석하 다. 주 건강인지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

에 ‘매우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는 ‘건강함’으로, ‘건

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는 ‘건강하

지 못함’으로 재범주화하여 ‘건강함’, ‘보통임’, ‘건강하지 못

함’으로 구분하 다. 격렬한 신체활동(조깅, 축구, 농구, 태권

도, 등)일 수는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

까?’문항에 한 응답을 ‘3일 미만’과 ‘3일 이상’으로 재 범주

화하 다. 우울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단할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낀 이 있었습니까?’ 문

항에 하여 ‘있음’, ‘없음’으로 구분하 다. 스트 스 정도는

‘평상시 스트 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 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는 ‘매우 많이 느낌’으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 ‘ 느끼지 않는다’는 ‘ 느끼지

않음’으로 재 범주화하여 ‘매우 많이 느낌’, ‘조 느낌’, ‘

느끼지 않음’으로 구분하 다. 

•스마트폰 사용 련 특성

스마트폰 사용 련 특성으로는 주 과 주말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 손상경험,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를

분석하 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주 (월- )과 주말(토-일)로

구분하여 ‘최근 30일동안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 습니까?’ 문항에 해 분 단 로 응답하도록 하 다. 

스마트폰 사용 손상경험은 ‘최근 30일 동안, 걸을 때 스마트

폰을 보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 있습니까’ 문

항에서 스마트폰 사용 손상으로 병원 치료경험이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 다. 스마트폰 이용서비스는 ‘최근

30일동안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한 서비스 한 가지만 선택

하십시오’ 문항에 해 학습목 , 정보검색 등 13개 항목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 치를 고려한 복합표

본설계 모듈을 따랐으며, SAS 9.4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행태 특성, 스마트폰 사

용 련 특성,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확인하 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

한 문제경험 련요인은 복합표본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

로 확인하 다. 

윤리 고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을 근

거로 실시한 정부 승인통계(승인번호 117058호) 조사로 질병

리본부 기 생명윤리 원회(IRB) 심의를 받았으나(2014-06EXP

-02-P-A), 2015년부터는 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심의 없이 조사를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K 학교 기 생명윤리 심의 원회의 심의면제 연구승인

(IRB 승인번호: KNU_IRB_2018-4)을 받았다. 모든 자료 처리

과정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 공개 활용 규

정을 수하 다. 

연  결과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행태 특성

스마트폰 사용 련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15.14세로 남학생이 50.6%, 여학생이

49.4% 고, 학생이 45.1%, 고등학생이 54.9% 다. 상자

85.9%가 사회경제 수 이 ‘ ’이상이었고, 50.6%가 소

도시 거주자 으며, 95.6%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39.8%가 학업성 이 ‘상’이라고 답하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학교 졸업이상인 자가 각각 53.1%, 48.5% 다(Table 

1).  

상자의 주 건강인지 정도가 ’상’인 경우가 71.4% 으

며,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가 일주일에 3일 미만인 경우가

51.7% 다. 상자 25.4%가 우울감이 있다고 하 고, 

80.3%가 스트 스 수 이 ‘ ’이상 이라고 하 다.

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40분(4시간) 이상인 경우가

31.3% 고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40분(4시간) 이상인 경

우는 61.3% 으며, 스마트폰 사용 손상경험이 있는 경우는

0.8% 다. 스마트폰 이용서비스 메신 /채 인 경우가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SNS이 18.2%, 게임이

12.9%, UCC/동 상 이용이 12.2%, 만화, 소설 읽기, 다운로드

9.0% 다(Table 2).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실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족과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3%, 친구나 선후배와 심한 갈등을 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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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3.4%,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25.8% 다

(Table 2).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련요인

인구사회학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의

련성을 살펴본 결과, 가족과의 심한 다툼 발생 험은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95% CI [1.18-1.30]), 고등학생이 학생보다

(95% CI [0.61-0.67]), 사회경제 수 이 ‘하’인 경우가 ‘상’

인 경우보다(95% CI [0.72-0.91])높았다. 그리고, 도시 거주

학생보다 군지역 거주 학생이(95% CI [0.73-0.91]), 가족과 동

거하는 학생보다 하숙, 자취,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95% CI [0.59-0.78]) 낮았다. 학업 성 인 낮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심한 다툼 발생

험이 높았고(95% CI [1.22-1.37]), 어머니의 학력이 학교 졸

업 이상이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95% CI 

[1.13-1.27]) 높았고 학력을 잘 모른 경우(95% CI [0.80-0.95]),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보다(95% CI [0.75-0.99]) 낮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발생

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95% CI [1.31-1.58]), 학생이

고등학생보다(95% CI [0.54-0.67]), 사회경제 수 이 ‘ ’인

경우가 ‘상‘인 경우보다(95% CI [0.70-0.87]) 높았다. 그리고, 

도시 거주학생이 군지역 거주 학생보다(95% CI [0.64-0.99]), 

가족과 동거하는 학생보다 친척집에 거주하는 경우(95% CI 

[1.74-3.67]),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보다(95% CI [2.34-5.38])

높았다. 학업 성 인 낮을수록, 아버지 는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아버지 는 어머니가 안 계

신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친

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발생 험이 높았다(Table 3).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업수행 어려움 발생 험은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95% CI [1.71-1.90]), 고등학생이 학생보다

(95% CI [1.76-1.96]), 사회경제 수 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

리고 소도시지역 거주 학생이 도시 거주학생보다(95% CI 

[1.05-1.18]), 가족과 동거하는 학생이 하숙, 자취,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보다(95% CI [0.70-0.93]) 높았다. 학업 성 인

낮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학교 졸업이상인 경우가 (95% CI [1.13-1.26]) 높았고, 어머니

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학력을 잘 모음

경우(95% CI [0.75-0.89]),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95% CI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4,603)

Variable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s) 15.14±0.02

Sex Boys 26,930 (50.6)

Girls 27,673 (49.4)

Academic background Middle school 26,965 (45.1)

High school 27,638 (54.9)

Socio-economic status Rich 21,519 (39.9)

Middle 25,297 (46.0)

Poor 7,787 (14.1)

Residential area Large cities 24,391 (43.4)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26,025 (50.6)

Towns 4,187 ( 6.0)

Residential form Living with family 51,979 (95.6)

Living with relatives 372 ( 0.6)

Lodging, trace, dormitory 2,018 ( 3.4)

Childcare facilities 234 ( 0.4)

Academic performance Well 21,913 (39.8)

Average 15,707 (28.9)

Poor 16,983 (31.3)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15,047 (27.1)

Above university graduation 28,072 (53.1)

Unknown 9,329 (16.0)

None 2,155 ( 3.8)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18,037 (33.1)

Above university graduation 25,839 (48.5)

Unknown 8,902 (15.3)

None 1,82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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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79]) 낮았다(Table 3). 

건강행태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의 련

성을 살펴본 결과, 가족과의 심한 다툼 발생 험은 주 건

강인지가 ‘ ’인 경우가 ‘상’인 경우보다(95% CI [1.03-1.15]), 

우울감이 있는 경우(95% CI [1.49-1.66]), 스트 스 정도가 심

할수록 높았다.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발생 험은 주 건강인지가

‘하’인 경우가 ‘상’인 경우보다(95% CI [1.07-1.47]),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95% CI [1.03-1.28]), 우울

감이 있는 경우(95% CI [2.30-2.90]), 스트 스 정도가 심할수

록 높았다.  

학업수행 어려움 발생 험은 주 건강인지가 낮을수록,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보다 3일 이상인 경

우가 0.75배(95% CI [0.72-0.78]), 우울감이 없는 경우보다 있

는 경우 1.49배(95% CI [1.42-1.58]), 스트 스 정도가 심할수

록 높았다(Table 4).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행태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

마트폰 사용 련 특성과 문제경험의 련성을 살펴본 결과, 

주 는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40분 이상인 경우

모든 문제 발생 험이 높았다. 가족과의 심한 다툼 발생 험

은 스마트폰 사용 손상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10배(95% CI [1.66-2.66]), 학습목 을 해 스마트폰을 이용

<Table 2>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Related to Smartphone Use and Problems Experienced (N=54,603)

Variable Categories n (%) or M±S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cognition Good 39,209 (71.4)

Moderate 11,872 (22.0)

Poor 3,522 ( 6.6)

   Days of vigorous activities Less than 3 days 23,457 (51.7)

More than 4 days 22,281 (48.3)

   Depression Yes 13,850 (25.4)

No 40,753 (74.6)

   Stress Very much 20,586 (37.6)

Somewhat 23,129 (42.7)

Not at all 10,888 (19.7)

Characteristics related to smartphone use 205.30±1.89

   Smartphone Usage time during weekdays (min) < 240 37,252 (68.7)

≥ 240 17,351 (31.3)

   Weekend usage time (min) < 240 20,561 (38.7)

≥ 240 34,042 (61.3)

   Damaged experience with using Yes 455 ( 0.8)

No 54,148 (99.2)

   Use of services Learning objectives 1,921 ( 3.8)

Information search 2,281 ( 4.4)

Messenger, chat 14,925 (27.5)

Games 7,282 (12.9)

Watching movies/downloads 1,292 ( 2.4)

Reading comics, fiction/downloads 4,914 ( 9.0)

Listening to nusics/downloads 4,000 ( 7.3)

UCC/using video 6,553 (12.2)

Using cafes and communities 572 ( 1.1)

Using email 51 ( 0.1)

Shop online 260 ( 0.5)

Social Network Service 10,192 (18.2)

Others 360 ( 0.6)

Problems experienced from using smartphones

   Struggle widely with family Strongly disagree/disagree 42,602 (77.7)

Agree/strongly agree 12,001 (22.3)

   Serious conflicts with friends, senior Strongly disagree/disagree 52,704 (96.6)

Agree/strongly agree 1,899 ( 3.4)

   Difficulties in academic performance Strongly disagree/disagree 41,130 (74.2)

Agree/strongly agree 13,473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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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보다 게임이 1.73배(95% CI [1.49-2.01]), 메신 /채

이 1.58배(95% CI [1.37-1.83]), 카페/커뮤니티 이용이 1.54

배(95% CI [1.19-1.98]), SNS를 하는 경우가 1.52배(95% CI 

[1.31-177]) 문제 발생 험이 높았다.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발생 험은 스마트폰 사용 손상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4.81배(95% CI [3.55-6.54])

높았고, 학습목 을 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카페/

커뮤니티가 0.38배(95% CI [0.18-0.79]), 만화, 소설 읽기/다운

로드 등의 목 으로 이용하는 경우 0.46배(95% CI [0.33-0.65])

문제 발생 험이 낮았다.

학업수행 어려움 발생 험은 스마트폰 사용 손상경험이 있

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76배(95% CI [1.40-2.22]) 높았다. 

그리고, 학습목 을 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이메

일 이용이 2.68배(95% CI [1.21-5.91]), 카페/커뮤니티가 2.21

배(95% CI [1.77-2.75]), 만화, 소설 읽기/다운로드 등의 목

으로 이용하는 경우 1.85배(95% CI [1.59-2.16]) 문제 발생

험이 높았다(Table 5).

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

제경험 련요인을 확인하고자 2017년에 실시한 ‘제 13차 청

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의 실태를

<Table 3> Problems Experienced from Using Smartphon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54,603)

Variable
Struggle widely with family

Serious conflicts with 

friends, senior

Difficulties in academic 

performance

OR 95%Cl OR 95%Cl OR 95%Cl

Sex

  Boys 1 1 1

  Girls 1.24 1.18-1.30* 1.43 1.31-1.58* 1.80 1.71-1.90*

Academic background

  Middle school 1

  High school 1.64 0.61-0.67* 0.61 0.54-0.67* 1.86 1.76-1.96*

Socio-economic status

  Rich 1 1 1

  Middle 1.04 0.99-1.09 0.78 0.70-0.87* 1.12 1.07-1.17*

  Poor 1.21 0.72-0.91* 1.01 0.86-1.18 1.28 1.20-1.37*

Residential area

  Large cities 1 1 1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1.04 0.99-1.09 1.00 0.91-1.11 1.11 1.05-1.18*

  Towns 0.82 0.73-0.91* 0.80 0.64-0.99* 0.88 0.73-1.05

Residential form

  Living with family 1 1 1

  Living with relauives 0.98 0.76-1.27 2.53 1.74-3.67* 1.02 0.80-1.30

  Lodging, trace, domitory 0.68 0.59-0.78* 1.13 0.87-1.46 0.81 0.70-0.93*

  Childcare facilities 1.03 0.72-1.47 3.55 2.34-5.38* 1.17 0.82-1.66

Academic performance

  Well 1 1 1

  Average 1.14 1.09-1.19* 1.18 1.04-1.33* 1.13 1.08-1.19*

  Poor 1.29 1.23-1.36* 1.82 1.61-2.05* 1.30 1.23-1.37*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1 1 1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29 1.22-1.37* 1.02 0.90-1.16 1.20 1.13-1.26*

  Unknown 1.02 0.94-1.11 0.96 0.79-1.17 0.93 0.86-1.02

  None 1.10 0.97-1.25 1.44 1.16-1.78* 0.92 0.82-1.04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1 1 1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20 1.13-1.27* 1.09 0.96-1.24 1.05 0.99-1.10

  Unknown 0.87 0.80-0.95* 0.93 0.75-1.14 0.81 0.75-0.89*

  None 0.86 0.75-0.99* 1.51 1.19-1.91* 0.70 0.61-0.7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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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blems Experienced from Using Smartphone according to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N=54,603)

Variable
Struggle widely with family

Serious conflicts with 

friends, senior

Difficulties in academic 

performance

OR 95%Cl OR 95%Cl OR 95%Cl

Subjective health cognition

  Very good/good 1 1 1

  Moderate 1.09 1.03-1.15* 0.99 0.88-1.11 1.15 1.10-1.21*

  Very poor/poor 0.98 0.90-1.07 1.25 1.07-1.47* 1.35 1.25-1.46*

Days of vigorous activities

  Less than 3 days 1 1 1

  More than 4 days 1.03 0.98-1.08 1.15 1.03-1.28* 0.75 0.72-0.78*

Depression

  Yes 1.57 1.49-1.66* 2.58 2.30-2.90* 1.49 1.42-1.58*

  No 1 1 1

Stress

  Very much/much 1 1 1

  Moderately 0.73 0.69-0.77* 0.66 0.58-0.75* 0.75 0.72-0.79*

  Slightly/never 0.43 0.40-0.47* 0.43 0.35-0.52* 0.43 0.40-0.4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5> Problems Experienced from Using Smartphon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Related to Smartphone Use

(N=54,603)

Variable
Struggle widely with family

Serious conflicts with 

friends, senior

Difficulties in academic 

performance

AOR 95%Cl AOR 95%Cl AOR 95%Cl

Smartphone Usage time during weekdays (min)

  < 240 1 1 1

  ≥ 240 1.10 1.05-1.16* 1.51 1.34-1.69* 1.00 0.95-1.06

Weekend usage time (min)

  < 240 1 1 1

  ≥ 240 1.36 1.28-1.44* 1.29 1.13-1.48* 1.77 1.67-1.87*

Damaged experience with using

  Yes 2.10 1.66-2.66* 4.81 3.55-6.54* 1.76 1.40-2.22*

  No 1 1 1

Use of services

  Learning objectives 1 1 1

  Information search 0.98 0.82-1.18 0.66 0.43-0.99* 1.25 1.06-1.47*

  Messenger, chat 1.58 1.37-1.83* 1.18 0.90-1.56 1.57 1.37-1.80*

  Games 1.73 1.49-2.01* 0.73 0.55-0.99* 1.65 1.43-1.92*

  Watching movies/downloads 1.29 1.03-1.60* 0.76 0.49-1.21 1.34 1.10-1.65*

  Reading comics, fiction/downloads 1.49 1.27-1.74* 0.46 0.33-0.65* 1.85 1.59-2.16*

  Listening to musics/downloads 0.97 0.82-1.13 0.54 0.38-0.76* 1.14 0.98-1.33

  UCC/using video 1.31 1.12-1.53* 0.53 0.38-0.73* 1.80 1.56-2.07*

  Using cafes and communities 1.54 1.19-1.98* 0.38 0.18-0.79* 2.21 1.77-2.75*

  Using email 1.31 0.52-3.31 0.66 0.15-2.80 2.68 1.21-5.91*

  Shop online 0.83 0.55-1.25 0.95 0.44-2.06 1.45 1.02-2.08*

  Social Network Service 1.52 1.31-1.77* 1.02 0.77-1.36 1.76 1.53-2.03*

  Others 1.46 1.07-1.99* 1.02 0.61-1.71 1.20 0.86-1.68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 Adjusted for socio-demographic an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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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25.8% 으며, 가족과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3% 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에 부정

인 향을 주었다고 한 것[19], 주 과 주말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부정 인 방법으로 소통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 것[20]과 유사하 다. 이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학업수행과 가족 간 의사소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련 요인

을 살펴본 결과, 가족과의 심한 다툼,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학업수행 어려움의 발생 험을 높이는 공통 인 요

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경제 수 이 ‘ ’ 는 ‘하’

인 경우가 ‘상’인 경우보다, 성 이 ‘ ’ 는 ‘상’인 경우보다

‘하’인 경우임을 확인하 다. 선행연구에서 남자 청소년(6.4%)

보다 여자 청소년(37.1%)에서 스마트폰 과도사용의 험군이

높았고[11]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와의 문자, 

사진 촬 과 동 상 시청을 한 휴 폰 사용과 휴 폰 의존

도도 높았다[21]. 그리고 스마트폰 험군에 한 어머니-자녀

의 과보호 정도가 높았음을[11] 볼 때,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

로 청소년에 한 부모의 과잉 간섭, 통제가 오히려 심한 다

툼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한 청소년 여학생은 사회

계형성을 해 면 면 의사소통 보다는 스마트폰 상의

SNS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22], 스트 스 상

황의 해결을 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1]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친구, 선후배 간

에 다툼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휴

폰 의존이 심화되면 학업성취나 학교생활 응의 이차 인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21]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응에 한 추후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경제 수 에 따른 스마트폰 과도사용으로 인한 문제

경험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 비교할 수 없지만, 

Lee 등[23]은 소득층의 청소년이 스마트폰 독률이 높다하

고, Cha와 Seo [3]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

거나, Kim 등[7]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수 이 증가한다 하여 각각의 결과는 달랐다. 

그러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험집단의 경우 일반 사용

자집단보다 가족과 친구들 간의 메신 와 게임을 많이 사용

하고[3] 음악, 상품정보를 많이 검색하 으며 통신 콘텐츠

서비스 이용요 을 3.3% 더 지출하 다[4]. 특히 시험기간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모와의 갈등과 제재를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나[23] 본 결과를 뒷받침하 다. 이를 고려할 때, 사회

경제 수 이 ‘하’인 경우 청소년이 게임이나 친구간의 메신

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는 자녀가 학업에 집

하지 못함에 따른 걱정과 더불어 과다사용으로 발생되는 과

다 요 의 문제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갈등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Lee 등[23]은 청소년이 스마

트폰 과다사용으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경우

가 48.2% 으며, 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채 이나 SNS를 통

해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Kim 등[7]은 래 계 스트 스가 낮은 집

단이 높은 집단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음을 보고한 바, 스

마트폰 사용의 문제경험에 친구 계는 요한 요인임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 이 ‘하’인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은 청

소년의 성 이 하 권인 경우 스마트폰 독 정도가 높았고

[24] 스마트폰 게임 사용시간은 야간이 가장 많았고 아침 등

교 이나 방과 후에 많이 사용하여[3], 이러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가족, 친구와의 부정 계 변화와 시력 하, 

학업에 방해된다고 청소년들도 인식하고 있어[14]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 다. Park과 Oh [17]의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과 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장애가 높아진다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특히, 부모양육태도가 가

장 향력이 높았다는 결과를[24] 고려할 때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강압 통제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에 한 부모교

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소

년 스마트폰 독군의 경우 부모자녀 의사소통 시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며 학업 수행과 학교생활 응은 낮

은데[13] 반해 교우 계는 차이가 없어 달랐다. 스마트폰 과

다사용으로 학업 동기나 심 신 SNS 메신 , 게임이나

웹서핑을 주로 하면서 카톡 상의 언어폭력 따돌림을 경험

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3,14] 스마트폰 과도사용과 성 , 친

구, 선후배와의 계는 추후 상자 수를 확 하여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심한

다툼과 학업수행 어려움 발생 험은 고등학생이 학생보다, 

가족과 동거하는 학생들이 높았는데 반해,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발생 험은 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가족과 동거하

지 학생들이 더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이(37.4%) 학생

(33.0%)보다 스마트폰 독율과 스마트폰 이용에 한 부모의

제한 재가 높았다고[23]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그리고 13-17세 청소년(약 70%)이 8-12세(약 30%)보다

SNS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지만[25], 스마트폰 사용 후 집 력

하로 학업에 방해됨을 답하여[14]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고등학생은 학입시 비에 한 심이 집 되는 시기

이므로 학업에 비해 스마트폰 과도사용으로 인한 부모의 통

제가 강화되어 다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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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과 동거하는 학생들이 가족과의 심한 다툼이 높은 것

은 선행연구[11]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인지한 청

소년이 통제받지 않는다고 인지한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독 험이 증가하 다는 결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이나 학업에 한 압박감과 스

트 스가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학업장애를 유발한다고[17] 

하여 가족과의 동거여부가 학업수행 어려움 발생 험의 련

요인임을 지지하 다. 이는 스마트폰 과도사용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이 학업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추

후 스마트폰 사용, 가족 계와 학업변수 간 향요인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발

생 험은 학생이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

계 목 의 스마트폰 이용과 사용시간이 길며 과의존 경향

이 심하지만[22] 학생은 가상세계 지향 요인이 높고 SNS의

화 오해가 생겨서[23] 친구, 선후배와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학생은 외

로움을 많이 느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독성 경향이

많으며[9] 스마트폰 상의 SNS 화는 직 면이 아닌 언어

사용에 한 오해로 친구나 선후배의 다툼이 발생한다[14]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하숙, 자취, 기숙사 등 가족

과 동거하지 않는 학생은 혼자 있거나 상호작용이 은 환경

이므로 학업스트 스나 갈등이 커질 경우 SNS를 많이 사용하

게 되고, SNS 상의 그룹 커뮤니 이션에서 친구나 선후배와

의 심한 갈등이나 다툼, 사이버 따돌림의 갈등 경험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심한 다툼

과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발생 험은 도시 학생이 군

지역 학생보다 높았는데 반해, 학업수행 어려움은 소지역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발생 험이 높았다. 이는 소도시에

비해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휴 폰 의존도가 속도로

증가하 으며 부모인지가 낮을수록, 래애착이 높을수록 의

존도가 높았다고[21]하여 본 결과를 지지하 다. 청소년 스마

트폰 과의존 험군은 스마트폰 이용시간 조 실패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일에 집 하기 어려움, 가족과 다툼이나 친구

와 심한 갈등을 겪는 순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4]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도시 학생은 군지역보다는 청소

년에 한 부모의 기 가 높은데 반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

로 학업과 일상생활의 조 못하고 SNS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 가족과 다툼이 증가하며, 친구 간 갈등이 발생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청소년이 스

마트폰의 고 험 사용자군이 많았으며[23] 스마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사용시간, 학업성 을 변인으로

[13],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보고하여

[23]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으로 사정하고 스마트폰의

사용 용도를 자료검색과 채 에서 학업의 방향으로 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학교 졸업이상인 경

우가 고등하교 졸업이하인 경우보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심한 다툼과 학업수행 어려움 발생 험이 높았다. 

Lim [13]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과 일상생활장애는 정의

계, 스마트폰 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의 계를 보

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부모 학력이 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에 한 기 가 높고 개 직장근무를 하므

로, 자녀들의 미디어 사용과 온라인상의 게시행 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26]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도사용의 험

에 한 우려와 자녀에 한 상 인 기 로 스마트폰의 사

용시간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갈등이 잦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

기조 능력을 낮춰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학업수행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11]. 스마트폰

독 뿐 아니라 가족 간 갈등, 학업에 한 스트 스도 학업장

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17] 스마트폰 사용에 한 재 방

안 마련과 정 인 의사소통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조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행태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련

요인의 결과, 가족과의 심한 다툼,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

등 학업수행 어려움의 발생 험을 높이는 공통 인 요인

은 주 건강인지가 ‘ ’ 는 ‘하’인 경우가 ‘상’인 경우보

다, 우울감이 있는 경우,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임을 확인

하 다.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한 학생에서 정서증상(우울, 불

안, 분노), 신체증상(수면장애, 만성피로, 통증) 정도가 높았고

[3], 스마트폰 독이 높을수록 부모-청소년 의사소통은 부정

인 계를 보고하여[8]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하는 학생에서 우울 는 스트 스가 높

았으며[8], 우울한 경우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키려고 스마트폰

에 의존하여 모바일 상 의사소통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27]. 주 건강인지가 낮고 높은 스트 스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기분 환과 흥미를 해 웹

서핑과 SNS 이용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부모가 통제하는 과정

에서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26]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온라

인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들과 다툼을 하는데(평균 26%), 

건강지각이 낮을수록, 부정 의사소통을 할수록 SNS 독성

향이 높아 본 결과를 지지하 다. 이러한 청소년의 SNS의 과

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우울의 험요인으로 보고하 다[28].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친구, 선후배 계를 어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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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주기 인 상담을 통해 주 건강인지와 피로, 우

울 정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청소

년 스마트폰 독 고 험군은 우울한 경우 늦은 밤 수면

에 SNS나 게임 등을 과다사용하고[28], 이러한 행 는 수면장

애[28], 만성피로나 통증을 유발하여[3] 주 건강인지가 낮

아질 수 있다. Seo와 Lee [16]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학습시간 리가 부족하고 학업장애가 있음을 제

시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 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 조

과 학업수행 수 기 에 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개발하고 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련 특성과 문제경험의 결과, 

가족과의 심한 다툼, 친구, 선후배와의 심한 갈등 학업수

행 어려움의 발생 험을 높이는 요인이 주 는 주말의 스

마트폰 사용시간(240분 이상), 학습목 외 스마트폰 사용, 스

마트폰 사용 손상경험임을 확인하 다. 이는 Lim [13]의 연구

에서 스마트폰 사용 4시간 이상이 독률이 높았으며 스마트

폰 독군이 비 독군에 비해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

고 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 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과의존

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메신 (98.8%), 게임(97.8%), 음

악(82.6%)의 오락 이용을 주로 사용하 으며[4], 청소년은

스마트폰 상의 친구 화나 소셜 미디어에 집 하고 거짓말

을 하여 부모와 심한 언쟁이 있음을 보고하여[29] 본 결과를

뒷받침하 다. Bentley 등[30]은 청소년이 하루에 스마트폰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상호작용 어 로 의사소통을 하

면서 보내는 사용시간이 평균 약 3시간이며, 엔터테인먼트나

문자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52.0%)하거나 내용을 만들어 주

말이나 주 에 공유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어[1] 학

습목 외 스마트폰 사용의 본 결과를 지지하 다. 그러므로

언쟁보다는 부모-자녀 의 정 인 의사소통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지침을 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uss 등[5]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청소년이 걷거

나 길을 건 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험하니 주의

하라고 언쟁을 벌인다고 하여 본 결과를 지지하 다. 청소년

은 친구나 선후배와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

나 유머 등을 공유하지만, 친구들과 다투거나 화 거부, 분

노 는 우울할 때 청소년은 문자 삭제, 채 방을 잠그거나

나가는 행태로 다툼을 하 다[29]. 이를 볼 때 청소년이 사회

계 유지를 한 카페/커뮤니티 활동과 감정 공유 시에는

친구, 선후배 간의 갈등이 어들지만 험한 스마트폰 사용

에 해서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갈등이 증가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Hong과 Lee [18]의 연구에서 학업성

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손상경험에 한 향요인으로

보고한 바, 청소년에게 우선 으로 학습시간을 계획하고 스마

트폰 사용시간을 배분하여 사용 조 에 한 행동교육과 변

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과 련요인으

로 청소년의 일반 특성(성별, 학력, 사회경제 수 , 거주

지역, 학업성 , 부모 학력), 건강행태 특성(주 건강인지, 

우울, 스트 스), 스마트폰 사용 손상경험과 스마트폰 사용

련 특성(사용시간, 이용서비스)을 규명한데 의의가 있다. 따라

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신체 , 정서 건강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한 계획

을 수립하고 가족, 친구간의 사회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

도록 교육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이 건

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극 인 심과 상담이 요하

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에 한 추이를 악하

고 교육, 리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사용하 으므로 청소년의 인구학 특성, 

건강행태, 스마트폰 사용 련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경험과 련 요인을 악하는데 제한 이다. 한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을 가족과 다툼, 친구간의 갈등과

학업의 어려움으로 국한하여 분석하 으므로 확 해석하기는

제한 이다. 추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경험과 스

마트폰 사용 손상경험에 한 측정과 매개변수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으

로 인해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25.8%, 가족과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3%인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은 성별, 학력, 사회

경제 수 , 거주지역과 형태, 학업성 , 부모 학력의 일반

특성, 주 건강인지, 우울, 스트 스의 건강행태 특성, 스

마트폰 사용 손상경험과 스마트폰 사용시간,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등과 련 있음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 교육 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스

마트폰 사용과 주 건강, 우울, 스트 스의 계에 한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것을 제안한

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경

험과 손상경험에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의 효과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경험에 한 종단 인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실

무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모, 친구나 선

후배 간의 의사소통과 학업부진 정도를 사정하고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 수행, 학교생활을 균형 으로 유지하도록 스마트

폰 사용 리 로그램을 개발하여 주 건강, 정서 상태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경험 련요인

가정간호학회지 25(3), 2018년 12월 201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

폰 사용에 한 문제경험과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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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Related with Problems Experienced by Adolescents due to 

Smartphone Use*

Hwang, Kyung-Hye1)․Cho, Ok-Hee2)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experienced by Korean adolescents due to 

smartphone use and related factors. Methods: The subjects were 57,463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as the 13th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mposite sampl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confirms 

that negative experiences were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x, academic background, socio-economic level, 

residential area and form, academic performance, and parental education;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health cognition, depression, and stres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smartphone use. Smartphone usage 

time amd use of services were factors related to the problems experienced from using smartphon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plan for the use of smartphones in consideration of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and to educate adolescents to promote social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and friend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smartphone use management program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smartphone use,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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