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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추 조사를 실시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체육활동이 스마트폰의존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한 학교생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계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한 연구 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KCYPS) 학

교 2학년 시 의 자료를 사용하 다. 자료처리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 일원변량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청소년의 체육수업 활동

시간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차이는 체육수업에 열정 으로 참여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는 낮아졌다. 둘째, 청소년의 체육수

업 활동시간과 학교생활 응의 차이는 학교생활 응 학습활동, 교우 계 그리고 교사 계에서 체육수업 활동시간이 많

을수록 학교생활 응에 정 이었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학습활동이나 학교규칙에 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 청소년, 체육수업활동, 스마트폰 의존도, 학교생활 응, 빅데이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ducation class activity of youth, smartphone 

depend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The data se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s reanalyz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51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from  2011. The data were coded with the use of the statistics program on Windows, SPSS 

23.0. To analyse the data,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ivity hours of youth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the reliance on smartphones is less dependent on smartphones as they participate 

enthusiastically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Second, the difference of physical education class activity time and 

school life adaptation among adolescents was more positive for school life adaptation as learning activity, peer 

relationship and teacher relationship were more active. third, the dependence of youth on smartphones has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activities and school rules as the reliance on smartphones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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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생애주기 상 청소년 시기는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래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와 더불

어 사회구성체인가족, 학교, 사회의공간 학교에서가

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되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생활 응은 청소년시기에서 무엇보

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 으로 속성장기에 따라 성인기

의 신체 발육상태를 보이고, 자아 의 독립과 해방에

한 욕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기성세 의 가치와

충돌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런 만큼 ‘질풍노

도의 시기’, ‘ 기의 시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래 계나 학교사회 계에 있어 사회 , 정서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교교육 로그램이 요하게 강조되고

있다[1]. 체육활동은 이러한 사회 , 정서 으로 인성함

양에 효과 인 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2,3], 최근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에 따라 학교의 경우 정규교과활

동 이외에 창의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의활동을 통

해학생들의체육활동을확 시켜나아가고있는실정이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에서의 체육활동은 성인으로의 사

회 진출을 한 인양성교육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령기 학생들이 신체활동 감

소에 따라 학생비만이나 자기 심 인 사고방식, 배타

인 인성향 등은 다양한 학교 장에문제 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기 심 인 개인주의의 팽배 상으로

인한 문제는 학생소외 상이나 왕따문제 그리고 청소년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 을 야기하는바 이를 한 방

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학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 경우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4,5].

이와 더불어 사회의 고질 인 문제 으로 부각되

는 상이 바로 인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독이다. 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은 생활 속

편이성에 의해 생활문화 속에 깊이자리매김함과 더불어

인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2012년 통계청 발

표를 살펴보면[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1년

40%에 비해 2012년에는 80.7%로 두 배 이상 증하 으

며, 스마트폰의 이용습 에 해서도 고 험 사용자 군

이 등학생 0.34%, 고등학생 2.11%, 학생 2.36% 순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고 험군의

43.8%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7], 청소년들을 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

폰 이용습 을 수진단 실시결과, 스마트폰 독 험

군은 24만여 명으로 인터넷 독 험군 19만 5천명의

2.3배이상인 것으로 그문제 을 나타내고 있다[8]. 뿐만

아니라 독성과 더불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나 와이 이셔틀과 같은 사이버 폭력과 같은 사태는 스

마트폰 사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으며, 무분별

한 정보제공에 의한 음란물이나 유해성의 문제들을 생각

해 볼 때, 이에 따른 시 한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9]. 이러한 을 비추어볼 때, 정신 으로 미성

숙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독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생활에 지 한 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측되는 바 이에 한 안 인 처방시

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추 조사를

실시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체육활동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한 학교생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계모형을 설정

하여 이를 검증하여 청소년 발달에 정 인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고자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청소년 체

육수업 활동시간과스마트폰의존도의 차이, 둘째로, 청소

년의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학교생활 응의 차이, 셋째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도와 학교생활 응의 계로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2. 연

2.1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한 조사 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

소년패 조사(KCYPS)자료 학교 1학년 패 자료

를 심으로 사용하 다. 패 데이터는 3개의 연령코호

트( 1, 4, 1)를 조사 상으로 2010년~2016년까지 조

사하는 데이터로서 이 ‘ 1패 ’에서 상자들이 학

교 2학년이되는 시 의 자료를사용하 다. 자료는 국

학생을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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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을 활용하여 학교와 학 을 추출하고, 선정된

학 의 학생 원과 그들의 보호자를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자료이다. 조사 상은총 2,351명으로 이루어졌

으며, 이 남학생은 1,176명, 여학생은 1,175명으로 구분

되어졌다.

원자료의 확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 데이터아

카이 내용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 으며, 수집된 원

자료를 심으로 연구의 목 에 맞게 2차 자료로 재분류

하여 사용하 다. 2차 자료의 재분류과정에서 자료의 수

집은 2010년 학교 1학년 상이 2학년이 되는 시 의

2011년의 패 자료를 사용하 다.

2.2 조사도

이 연구에서는 패 데이터 심내용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는 체육수업 활동시간에 한 문항으로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매개변수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응을 나타내는 문항은 4개 하

변인으로각각 5개 문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의 문항은 불연속 척도로서 ‘없다’, ‘1시간’, ‘2시

간’, ‘3시간’, ‘4시간 이상’으로 서열화되었으며, 매개변수

와 종속변수의 척도는 ‘매우 그 다’ 1 에서 ‘ 그

지 않다’ 4 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해석의 명료성을 하여 매개변수와 종속

변수의 역치문항은 역채 을 실시하여 변환하여 사용하

으며, 무응답에 의한 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여 통계

분석에 이용하 다. 이에 따른 각 구성변인의 문항구성

으로 첫째, 체육수업 활동시간을 묻는 문항은 건강검

진 공통문진표[10]와 국제신체활동질문지[11] 그리고 학

생신체활동량 측정검사지[12]등에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

여 사용된 문항이다. 다음 둘째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문

항구성은 이시형 외[13]의 ‘청소년의 휴 화 사용과 그

향에 란 연구’에서 발췌된 문항이다. 문항의 구성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번과 5번의 문항을 역채

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응의 문항구성은 문선모[14], 이상필[15]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6]가 제작한 학교생활 응 척도 학

교행사 련문항(5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하 다. 구성변

인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 계, 교사 계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하 변인 별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리고 구성된 문항 역치문항으로 구성된 문항(학습활

동의 5번 문항, 교우 계의 4번 문항)은 역채 하여 사용

하 다. 이에 따른 각 척도의 문항구성 내용과 신뢰도는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2.3 료분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체육수업 활동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그리고 학교생활 응의 계 검증하기 하여 우

선 연구의 가설검증을 한 자료는 SPSS분석용으로 제

공되는 원자료를 재분류하여 연구의 목 에 맞게 이용하

으며, SPSS 23.0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따른

구체 인 자료분석 방법은 가설검증 방법에 맞게 기술통

계분석 일원변량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

석에 이용하 다. 이에 따른 통계 검증기 은 p<.05수

으로 정하 다.

Table 1. Survey tool composition and reliability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Part of the question content Cronbach’s (α)

Physical Education Class Activity

Time(1)
•How many hours did you exercise during the past week during your school day with sweat?

dependence of

smartphone(7)

•More and more time will be spent using a mobile phone.

•If you do not have a cell phone when you are alone, you can not stand bored.
.898

School life

adaptation

Learning activity(5)
•School class time is fun.

•I do different things at study time.(reverse Question)
.702

School rules(5)
•I use my school stuff as much as I can.

•Keep your turn in the bathroom or the food room.
.790

Friendship(5)
•It goes well with our class children.

•Interfere with playing with friends or studying.(reverse Question)
.537

Teacher relationship(5)
•It is easy to talk with the teacher.

•I greet my teachers when I meet them.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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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논  

3.1 청 년  체 수업 활동시간과 스마트폰 존

도  차

청소년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차이

를 검증하기 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heffe에 의한 사후

검증을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나타

난 결과와 같이 청소년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스마트폰

의존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차이가있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은채택되었다. 이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에서 차이는 체육수업 활동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

(M=2.43)과 3시간(M=2.23), 4시간 이상(M=2.23)인 집단

간 시간이 높은 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p<.001).

Table 2.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ivity time of youth physical education 

class and dependence of smartphone 
Division n M SD

dependence of
smartphone

none(A) 271 2.43 .81

1 hours(B) 555 2.34 .73

2 hours(C) 415 2.34 .77

3 hours(D) 665 2.23 .72

More than
4 hours(E)

252 2.23 .70

F(sig) 5.011(.001) A<D,E

3.2 청 년  체 수업 활동시간과 학 생활적

 차

청소년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학교생활 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heffe에 의한 사후검

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청소년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학교생활 응

의 차이는 부분 으로 통계 유의수 에서차이가 있는

것으로나타나 가설 2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구

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학습활동

의 차이는 체육수업 활동시간이 없는 집단(M=.2.58)과

나머지 집단인 1시간(M=2,72)과 2시간(M=2.71), 3시간

(M=2.78), 4시간 이상(M=2.79)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체육수업 활동시간이 높을수록 학

습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학교규칙과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p>.05), 교우 계와의 차이는체육수업 활동

시간이 없는 집단(M=2.93)과 3시간(M=3.04), 4시간 이상

(M=3.16)간 차이가 있었으며, 2시간(M=3.01)과 3시간

(M=3.04), 4시간 이상(M=3.16)간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3시간(M=3.04)과 4시간 이상(M=3.16)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1). 교우 계 한 학습활동의 결과

와 유사하게 체육수업 활동시간이 높을수록 교우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ivity time of youth physical education 

cla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Division n M SD F(sig)

Learning
activity

none(A) 283 2.58 .51

8.425
(.001)

A<B,C,D,E

1 hours(B) 587 2.72 .52

2 hours(C) 444 2.71 .53

3 hours(D) 700 2.78 .49

More than
4 hours(E)

266 2.79 .54

School rules

none(A) 283 2.72 .58

1.953
(.099)

1 hours(B) 587 2.78 .54

2 hours(C) 444 2.77 .55

3 hours(D) 700 2.82 .54

More than
4 hours(E)

266 2.82 .62

Friendship

none(A) 283 2.93 .39
13.640
(.001)

A<D,E
B<D,E
C<E

1 hours(B) 586 2.96 .42

2 hours(C) 444 3.01 .39

3 hours(D) 700 3.04 .40

More than
4 hours(E)

266 3.16 .43

Teacher
relationship

none(A) 283 2.68 .62
9.485
(.001)

A<D,E
B,C<E

1 hours(B) 587 2.76 .65

2 hours(C) 444 2.76 .67

3 hours(D) 700 2.83 .64

More than
4 hours(E)

266 2.99 .67

마지막으로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교사 계와의 차이

는 체육수업 활동시간이 없는 집단(M=2.68)과 3시간

(M=2.83), 4시간이상(M=2.99)인집단간차이가있었으며,

1시간(M=2.76), 2시간(M=2.76)과 4시간 이상(M=2.99)인

집단간 4시간 이상인집단이높은것으로 차이를보이고

있었다(p<.001).

3.3 청 년  스마트폰 존도가 학 생활적 에 

미치는 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학교생활 응에 부분 으로 통계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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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생활 응

의 구성변인인 학습활동에 미치는 향은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36). 이에 따른 설

명력은 체변량 약 1.9%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²=.019). 다음으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규

칙에 미치는 향 한 학습활동과 유사하게 부 (-)으

로 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으며(β=-.089), 설명력은

체변량 약 0.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²=.008). 반면. 학교생활 응의 구성변인 교우 계

와 교사 계는 통계 유의수 에서 향을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3.4 논  

스마트폰의 등장은 청소년에게 있어 다양한 정보제공

을 통한 정 기능들의 작용도 하지만 이와는 반 로

사회 일반의 우려감을 낳기도 한다. 이에 해 Arnold는

스마트폰의 기능 인 측면을 두고, ‘야 스의 얼굴

(Janus-faces)라고 표 하면서 상 성이 있는 컨텐츠로

서 스마트폰에 한 의견을 말하기도 하 다[17].

이러한 양면성의 이유에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독증상 일상생활의 악 향이나특히 청소년에

게서 발생되는 사이버 왕따, 소통단 , 언어 괴, 우울증,

ADHD 등과 같은 부작용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

유로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일 것이다[18,19,20].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9]에서도 이에 따른 책으로 유해콘텐츠

차단 로그램설치 의무화나 미디어 교육법제화와 같은

법 ·제도 책과 가정, 학교에서 올바른 스마트폰 이

용을 한 교육과홍보를 통한 교육 책, 그리고 스마

트보안 , 모바일 가디언과 같은 유해콘텐츠 차단이나

사이버 불링과 같은 스마트폰 폭력 방 로그램설치 확

와 같은 책을 제시하고는 있다. 물론 이러한 책도

시 하기는 하지만 앞서 언 한 책들이 문제에 한

처방 수 에 책일 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스마

트폰 사용의 안으로서 방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

기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의 문제 에 한

처방 인 방법이 아닌 방 인 측면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어 연구를 수행하 고, 연구에 따른 결과가 방

측면의 안 수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결과

에 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체육수업활동시간과스마트폰 의존도

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 결과에서 청소년의 체육수업

열정 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집단과 참여

하지 않는다는 집단 간 스마트폰의 의존도의 차이를 보

이고 있었는데, 체육수업에 열정 으로 참여할수록 스마

트폰 의존도는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신체 , 정서 ,

도덕 함양과 더불어 사회성 발달 등의 청소년 문제에

교육 순기능을 통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언

한 내용[21]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이 스마트폰 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22,23,24,25,26,27]. 다시 말해 스마트폰의 이용동

기는 남는 시간에 따른 재미요인 즉 오락성이나 유희성

을 얻기 한 하나의 컨텐츠로 작용하게 되는데[28], 이

용동기에 맞추어진 체활동으로서 체육활동이 작용하

기 때문에 이러한결과가나타났다고생각된다. 즉, 이결

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 이용에 체용이성

이 높은 활동이 체육활동이라는것을 말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것이 극 권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학교생활 응의

차이는 부분 으로 통계 유의수 에서 차이가 나타나

Table 4. Analysis of Influence of Youth's Smartphone Dependence on School Life Adaptation

Division
Learning activity School rules Friendship Teacher relationship

β t(sig) β t(sig) β t(sig) β t(sig)

(constant) 81.633(.001) 75.966(.001) 105.281(.001) 61.545(.001)

dependence of

smartphone
-.136 -6.378(.001) -.089 -4.153(.001) .008 .391(.696) -.011 -.496(.620)

F=40.684(.001)

R=.136 R²=.019

F=17.247(.000)

R=.089 R²=.008

F=.153(.696)

R=.008 R²=.001

F=.246(.620)

R=.011 R²=.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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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이 결과에서는 학습활

동과 교우 계 그리고 교사 계의 응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체육수업 활동시간이 많은 집단과 은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체육수업 활동에 열

정 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습활동이나 교우

계 그리고 교사와의 계에 있어 응력이 높다는 결

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학교교육에서

체육교과에 한 요성을 주장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

결과이다.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체육활동이 학교생활에 있어 학습태도 인 측면이나, 학

교규칙 교사나 교우 계 등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8,29,30,31,32], 특히 체육수업활동

을 통한 탁월성은 타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작

용함으로써 학습활동이나 구성원간의 계에 있어 응

력을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친다고보고되고 있다

[33,34]. 이는 체육수업 활동의 가치와 더불어 교육에서

체육의 당 성을 높이는 결과이며, 기존 주지교과 심

의 교육 실을 개선해야 하다는 근거가 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생활 응에 미

치는 향에 한 결과는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가설3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이 결과에서 스마

트폰 의존도는 학교생활 응의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에

부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

가 낮을수록 학습활동이나 학교규칙에 정 으로 향

을 미친다는 결과내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련연구의 결과[35,36,37]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며, 스마트

폰의 의존성 독성으로 인한 향이 학교생활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은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의한 부작용으로사이버

불링이나 와이 이셔틀과 래 계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는가변수가 많은 것이하나의 이유가 될 수있으며[9],

하나의 이유는 게임 독으로 인한 상과 유사하게

실공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에 따른 구별이 모호

해져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7].

이러한 결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인들의 필수품

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이용이 편리성이나 용이

성에 있어 미래사회의 집약된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비책도 함

께 마련되어야 되는 바 원 인 놀이 활동으로서 체육

활동이 그 역할에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불어 학업이나 진로 등의 스트 스 요인이 많은 교육

실정에 스마트폰사용은 청소년들의 스트 스 해소용으

로 이용되거나 학 문화를 통한 교우 간 친교활동 부족

에 한 안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 기에 스트

스 해소나 교우 계 등 학교생활에 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는 체육활동은 교육정책에서 요한 도구로서

이용되어져야 하며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추 조사를 실시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체육활동이 스마트폰의존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한 학교생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계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발달

에 정 인 교육방안을 모색과 올바른 교육환경 개선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를 통

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청소년의 체육수업 활동시간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차이는 체육수업에 열정 으로 참여할수록 스마트폰 의

존도는낮아진다는것을알 수있었다. 둘째, 청소년의체

육수업 활동시간과 학교생활 응의 차이는 학교생활

응 학습활동, 교우 계 그리고 교사 계에서 체육수

업 활동시간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응에 정 이었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

는 향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학습활동이나 학

교규칙에 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장의 개선 후

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성격이 2011년도의 자료임을 감안할 때 시

과의 시기 인 차이는 실성에 반 하는데 있어 제약

이 따를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독에

련된 문제 들이 오래동안 지속 으로 이루어진 바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 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가 최근

자료를 심으로 연구내용을 용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 상 지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연도별로 추 조사

한 내용을 새로운 연구모형을 통해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연구모형설정을 통해 얻어

진 연구결과는 거시 인 측면에서 체 인 계성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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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할 수는 있었지만, 내용의 구체 인 해석 자료를 얻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을 감

안하여 도출된 연구결과와 맞게 보다심층 인 자료확보

와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미래사회

는 다양한 정보를 심으로 이를 용할 수 있는 빅데이

터 기반 활용성에 한 연구가 날로 발 될것이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패 데이터를 심으로 일선 장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학제 인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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