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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김소영*․홍세희**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중학교 1학년 1차-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다층모형을 이용

한 종단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

으며 초기치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건모형 적용 결과 초기치와 관련해

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인 경우에, 행동통제가 낮을수록, 감독하는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학습활동

참여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친구로부터 소외감이 높을수

록, 그리고 비 일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

화율에 대해서는 행동통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

값이 매우 낮아서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행동통제가 낮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

가 느리게 증가하였다. 행동통제가 높은 경우의 휴대전화 의존는 행동통제가 낮은 경우의 휴대전화 

의존도 보다 3년 동안 일관성 있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종단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청소

년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를 포함하는 생태체계학적 변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관련된 예방교

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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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휴대전화의 등장은 편리성과 윤택함을 제공해 주었

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방과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음악파일 저장, 

동영상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여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되었다. 최

근에는 휴대전화와 관련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언제 어니서나 무선 인터넷이 가

능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으며, 휴대성과 즉시성을 특징

으로 하는 휴대전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사용하기 쉽기 때문에(Leung, 2008) 

이에 따른 부작용이 청소년들에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을 넘어서, 또래관계를 유지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휴대전화로 부모간섭 없이 또래집단 끼

리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만의 소통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휴대전화가 이런 전자적 삶

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Oksman & Turtiainen, 2004) 현실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박순천, 백경임, 2004). 하지만 학

생들이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중․고등학교가 생기기에 이르렀고, 10대 청소년들이 건널목에서 휴대전화에 몰두하

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Smith, Schreiber, Saltos, Lichenstein & 

Lichenstein, 2011) 휴대전화 과다사용의 폐해는 꽤 심각한 수준이다.

  휴대전화의 부작용은 크게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특히 신체적 성장이 급등하는 청소년기에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은 

숙면 및 성장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Maisch, 2003), 강한 자극에만 반응 하도록 하여

(김재성 외, 2003) 인지발달을 방해한다. 시력저하는 물론이고, 손목 터널증후군, 어깨

근막통 등의 각종 관절질환의 원인이 되어(연합뉴스, 2013)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면 휴대전화 때문

에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진동이 느껴

지고(사이언스타임즈, 2012) 배터리가 방전되면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된다. 또한 직접 

대면하는 것 보다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등 대인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화하면(서울신문, 2014) 깊이 있는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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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다(Rosen, 2012).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SBS, 2009), 신종 휴대전화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새 상품을 구입하도록 부

추기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을 이용한 학교 폭력까지 나타나고 있어 휴대

전화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휴

대전화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뿐 만 아니라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

년은 의존적인 아동도 아니고 독립적인 성인도 아닌 주변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심리적으로도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홍봉선, 남미애, 2011).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제력이나 책임감이 강하

지 않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으로 인해 건전한 발달을 방해 받을 가능

성이 있다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한 시점

에서 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횡단적 접근만으로는 변수

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며, 휴대전화 의존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어

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행동중독 

문제는 개인이 지닌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의 결과이

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휴대전화 의존 정도의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수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함

으로써 휴대전화 의존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

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인간의 발달이 다양한 수준의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간주하여 생태체계학적 관점(Bronfenbrenner, 1994)을 

취하였으며, 종단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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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개인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를 포함한 생태체계학적 요인들은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휴대전화 중독 및 휴대전화 의존도

  정신의학에서의 중독은 술이나 마약류의 물질로 인해 심리적․생리적 의존을 뜻하

며(이병윤, 1992), 이 개념을 확장하여 특정 행동에 대한 충동조절 문제로 인해 내성, 

금단 등 중독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행동중독이라 한다(Marks, 1990). 행동중독은 

매체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TV, 컴퓨터 게임, 인터넷 중독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으

며(Takahashi & Kitamura, 2009),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휴대전화 중독을 인터넷 중

독의 구인을 차용하여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장혜진과 채규만(2006)의 연구에서는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 정의에 기반하여 의존, 내성, 초조불안, 금단의 네 가

지 증상으로 휴대전화 중독을 설명 하였다. 의존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내성은 전

과 비교해서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감을 얻는 증상을 말하며, 초조불안은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정신운동성 불안이 생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금단은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지 않았을 때 어떤 메시지나 전화가 와 있을지 몹시 궁

금해 하는 증상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행동중독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대상에 대한 과도하게 몰입하여 해당 

물질이나 기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주의 사람들과 스스로에게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독의 대상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Egger & Rauterberg, 

1996; Griffiths, 1999),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에서는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함

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는데도,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면 불안하고 휴

대전화 사용에 점점 더 집착하고 의존하는 상태를 휴대전화 중독이라고 정의하였다. 

‘휴대전화 중독’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서 명확히 합의가 이루어



중학생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 105 -

지지 않아, 휴대폰 ‘중독’, ‘중독적 사용’, ‘과다사용’, '중독성향' 등의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휴대전화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대중적으로도 

중독 용어의 남발이 겉잡을 수없는 수준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중독이라는 말에

는 병리적인 의미가 함축되어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중독이 학술용어로 적절한지 회의

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내용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중독’이라는 표현 

보다는 ‘의존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2.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개인체계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체계 변인에는 성별과 우울 그리고 행동통제가 

있다. 먼저, 여자청소년은 우호적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휴대전화를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Rautiainen & Kasesniemi, 200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대전화 중독 성향이 더 높으며(박미숙, 구자경, 2012) 여자청

소년의 내성 의존, 집착 정도가 남자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오은정, 장성화, 2009). 

두 번째, 우울도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예측하는 변인이다(양심영, 박영선, 2005).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한 경향이 있으며(송은주, 2006; Ha, Chin, 

Park, Ryu & Yu, 2008),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휴대전화 등의 매체에 집착하는 

현실 회피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집착과 몰입이 심해지면 중독으로 이어 진다(구현영, 

2010; Young & Rogers, 1998).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의존도의 개념에는 사용자가 

통제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겪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스스

로 행동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는 휴대전화 의존도 뿐 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매체중독 수준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양심영, 박영선, 2005).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휴대전화를 비롯한 중독행동에 빠

질 가능성이 높다(이경선, 이정화, 2008; 정성화, 박영진, 2009; 한주리, 허경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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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체계 

  가족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이며(이정미, 양명숙, 

2006),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크게 애정적 양육태도, 감독하는 양육태도 그리고 비 일관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겠다. 먼저,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부모의 지지와 

소통, 자율성 추구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부적관계가 있으며(장은경, 최은실, 2010), 어

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휴대전화 의존도의 보호요

인으로 작용 한다(류미숙, 권미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루는 차원 중에 감독

과 통제의 차원도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가 많고 

제한수준이 높을수록 매체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며(전영자, 서문영, 2006), 감독과 통

제가 심할수록 휴대폰 사용이 높게 나타난다(권재환, 이은희, 2005). 비 일관적 양육

태도는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자녀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회피행동을 보이며 이는 청소년의 각종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이희선, 

정신영, 2011).

3) 학교체계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체계 변인으로는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 학교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있다. 먼저,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이 높고 이는 낮은 휴대전화 중독

과 관련이 있다(장성화, 조경덕, 2010). 반면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은 휴대전화 의존성향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다(장성화, 

오은경, 2009). 두 번째,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나름의 경계를 지어 집단 내에서만 소통하려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Fine, 1987) 개별 사용자의 통제권이 보장되는 휴대전화는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채팅

이나 온라인이 아닌 상황에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할수록 매체를 의존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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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높으며(권재환, 이은희, 2005), 실재 대면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내향적인 경향이 있어 매체를 통한 행동중독에 더 취약하다(Sadava & 

Thompson, 1986).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휴대전화 의존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 1차-3차년도 모두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2306명의 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휴대전화 의존도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와 보내

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

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 전화로 이것저것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전화

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의 

일곱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실제 설문에서는 1점을 ‘매우 그렇다’, 4점을 ‘전혀 그렇

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지만,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다는 의

미를 갖도록 전 문항을 역코딩 하였다. 세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4, .898, 

.8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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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인

(1) 개인체계

  개인체계 변인 중 성별은 남학생을 1, 여학생을 0으로 코딩하였다. 행동통제는 ‘나

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

작하기가 어렵다’ 등의 4점 척도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 알파는 

.714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습행동을 잘 통제한다는 의미가 되도록 세 문항

을 역코딩 하였다. 우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열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904이다. 우

울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예측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우울변수는 이론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변수임에도 

1차 년도에서 측정되지 않아 차선으로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재코딩 하였다.

(2) 가족체계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 감독 및 통제하는 양육태도, 그리고 비 일관

적인 양육태도의 세 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님이 자녀의 의

견을 존중해주는지, 칭찬이나 좋아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네 문항

으로 구성되어있고 신뢰도 계수는 .819이다. 감독하는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외

출이나 시간 관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묻는 세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신뢰도

는 .759이다. 비 일관적 양육태도는 ‘부모님은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

고 어떤 때는 안치신다.’, ‘부모님은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등 세 문항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는 .608이다. 양육 태도와 관련한 변인들은 모두 4점 척도

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특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재코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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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체계

  학습활동은 중학생의 학습습관과 관련하여 얼마나 참을성 있게 학습을 하는지 알아

보는 문항이다.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등의 다섯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신뢰도는 .722이다. 교사와

의 관계는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

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묻는 다섯 

문항으로 신뢰도는 .824이다. 친구와 의사소통은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등 친구관계에

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는 

.754이다. 소외는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외로움의 정도를 

묻는 세 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627이다. 

3. 자료 분석방법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를 추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을 적용하였다. 다층모형은 위계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라고도 하며, 본 연구에서 쓰일 다층성장모형은 1

수준 모형에서 개인별 반복측정치로부터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 모형에서는 1수

준에서 추정한 초기값과 변화율로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한다(김동기, 홍세희, 

2007). 기술통계 산출은 SPSS 20을 사용하였고, 다층모형분석은 HLM 6(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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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우선 휴대전화 

의존도는 중학교 1학년(M=2.055, S.D=.665)에서 중학교 3학년(M=2.408, S.D=.727)이 

될 때 까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종단자료의 특성상 반복자료에 결측치

가 발생하게 마련이지만 다층모형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응답하지 않은 불완전자료도 

분석가능하기 때문에(Raudenbush, Bryk, Cheong & Congdon, 2004) 결측치가 있는 

사례라도 분석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변수구분 변수이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중1 휴대전화 의존도 2.055 .665 1 4

중2 휴대전화 의존도 2.308 .750 1 4

중3 휴대전화 의존도 2.408 .727 1 4

독립변수

개인체계

성별 (남49%, 여50%)

행동통제 2.445 .533 1 4

우울 2.018 .639 1 4

가족체계

애정적 양육태도 3.004 .652 1 4

감독하는 양육태도 3.159 .648 1 4

비일관적 양육태도 2.335 .680 1 4

학교체계

학습활동 2.732 .500 1 4

교사와의 관계 2.718 .662 1 4

친구와 의사소통 2.907 .589 1 4

친구에게 소외 2.018 .639 1 4

표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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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추정

1) 선형모형의 적용

  시간에 흐름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와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추정하

기 위해 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시간코딩에 있어서 첫 시

점을 0으로 코딩하였기 때문에 선형모형에서의 절편은 1차 조사가 이루어진 당시 중

학교 1학년 학생이 응답한 휴대전화 의존도, 즉 초기값을 의미한다. 

추정치 표준오차 p

고정효과  2.076** .014 .000

  .177** .008 .000

무선효과   .233** .000

  .010** .002

공분산(상관)  .010(.200)** .007

* p < .05, ** p < .01.
: 초기치, : 변화율, : 초기치 분산, : 변화율 분산, :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

표 2 

선형모형 결과

  선형모형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 초기치는 2.076이며 평

균 변화율은 .17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평균 변화율이 

정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3

년 동안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림 1의 좌측의 

선형모형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

화율의 분산을 나타내는 과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을 나타내는 이 정적 상관이고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므로 중학교 1학년 당시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았던 학생은 낮았던 학생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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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참고로 HLM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RML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값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FML추정을 사용하여 상관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RML추정법을 사용한 결

과와 FML추정법을 사용한 결과는 거의 유사하였다.) 그림 1 우측의 그래프는 전체 

표본 중  10%를 무선 표집 하여 그린 개인차 그래프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초기값이 높을수록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휴대전화 의존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좌)와 변화의 개인차(우) 그래프

2) 조건모형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개인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의 변인들이 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생태학적 변인을 독립변수

로 투입한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가 투입된 모형을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s)이라고 하며(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조건모형의 각 수준별 모형은 아

래 식과 같다.

1 수준 : 

  휴대전화 의존도  =  +   + , ~   
 



중학생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 113 -

2 수준 : 

   =  + (성별) + (행동통제) + (우울) + (애정적양육)

+ (감독하는양육) + (비일관적양육) + (학습활동)

+ (교사관계) + (친구의사소통) + (친구소외) + 

   =  + (성별) + (행동통제) + (우울) + (애정적양육)

+ (감독하는양육) + (비일관적양육) + (학습활동)

+ (교사관계) + (친구의사소통) + (친구소외) + 

고정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p

 절편 2.209
**

.019 .000

 성별 -.263
**

.027 .000

 행동통제 -.189
**

.032 .000

 우울  .178
**

.024 .000

 애정적 양육태도 .047 .027 .076

 감독하는 양육태도 -.073
**

.026 .005

 비일관적 양육태도  .126
**

.022 .000

 학습활동 -.127
**

.035 .000

 교사와의 관계  .003_ .019 .869

 친구와 의사소통  .174
**

.027 .000

 친구에게 소외  .065** .024 .006

* p < .05, ** p < .01.

표 3 

초기치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효과

  초기치에 대한 조건모형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성별, 행동통제, 우

울, 부모의 감독하는 양육태도,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친구와의 

의사소통, 친구로부터 소외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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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심했으며, 우울수

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친구에게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동통제가 높고 부모님의 감독하는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교 학습활동에 성

실하게 임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정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p

 절편   0.167* 0.011 0.000

 성별  0.019 0.017 0.264

 행동통제   0.050* 0.019 0.010

 우울  0.016 0.015 0.283

 애정적 양육태도  0.002 0.015 0.903

 감독하는 양육태도  0.013 0.016 0.399

 비일관적 양육태도 -0.021 0.013 0.107

 학습활동  0.004 0.022 0.873

 교사와의 관계 -0.022 0.012 0.068

 친구와 의사소통 -0.015 0.016 0.359

 친구에게 소외 -0.021 0.014 0.150

* p < .05, ** p < .01.

표 4 

변화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효과

  표 4 결과에 의하면 행동통제 변인이 중학교 3년 동안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에 있어서 행동통제 수준이 높을

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

동통제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값이 매우 낮아서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빠

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는 행동통제가 낮은 경우(25퍼센타일에 해당)와 

높은 경우(75퍼센타일에 해당)에 대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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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동통제 값이 높은 경우에는 초기값이 낮아 변화율이 상

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3년 동안 행동통제가 높은 집단은 휴대폰 의존도

가 일관성 있게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행동통제 값이 25퍼센타일 일 때와 75퍼센타일 일 때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그래프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

- 116 -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그 변화와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학적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과 이에 대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의존 정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

년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 까지 학년이 올라 갈수록 휴대전화를 더 많

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초기치과 변화율의 상관은 정적 관계에 있어, 초기치인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존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초기 시점에서 사용이 적게 증가하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중학교 세 시점만을 분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

하거나 성인이 될 때 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 할지 알 수 없지만, 학년

이 올라 갈수록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 준비로 휴대전화 사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

로 이후에 종단자료가 더 많이 축적되면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하여 더욱 정교

한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양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들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개인체계에 속하는 변인들 중에서는 성별과 행동통제, 우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았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

들(박미숙, 구자경, 2012; 오은정, 장성화, 2009; Rautianimen & Kasesniemi, 2000)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또래집단과 사회적으로 우

호적으로 지내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행동통제에 

있어서는 행동통제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이 낮았다. 이는 행동통

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휴대전화 의존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의미로 행동중독

의 정의를 포함한 행동통제와 행동중독에 대한 기존연구(양심영, 박영선, 2005; 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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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2008; 정성화, 박영진, 2009; 한주리, 허경호, 2004)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한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현실의 사

회적 관계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휴대전화 등 매체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울이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들(구현영, 2010; 

송은주, 2006; Ha et al., 2008; Young & Rogers, 199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체

계에 속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감독하는 양육태도와 비 일관적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애정적 양육태도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가 자녀의 일

상에 관심을 갖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을수록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을수록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

았다. 본 연구에의 ‘감독하는 양육태도’는 강압적인 수준의 감독하는 양육태도를 묻는 

구인이 아니라, 자녀를 관리하는지 정도의 약한 수준에서의 감독과 통제를 묻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통제는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 문제

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 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높

은 휴대전화 사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권재환, 이은희, 2005; 전영자, 서문영, 2006) 

것을 시사한다. 학교 관련 변인 중, 학습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는 청소년일수록 휴대전

화 의존도 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학교수업 적응이 높은 학생은 낮은 휴대전화 사용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장성화, 조경덕,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친구와 의사소통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

가 높게 나타났다. 차후 청소년의 교우관계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휴대전화 사

용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다면 또래관계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

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학적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

한 결과, 개인체계에 속하는 행동통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체계, 교우관계를 비롯한 학교체계의 다양한 

환경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개인의 특

징 중 하나인 행동통제만 종단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변화에 대한 행

동통제 변인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행동통제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의존

도의 증가폭이 크다는 결과는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에 대한 행동통제 변인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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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행동통제가 높은 경우에는 초기 의존도의 

정도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존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다소 빠

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행동통제가 높은 경우에는 의존도의 

속도가 낮은 경우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지만 초기치가 낮았기 때문에 증가속도가 

빠르더라도 전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로 넣은 

생태체계 요인 중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 변수는 초기치과 변

화율 모두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는데, 애정적 양육태도 중 어떤 양육태도가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애정적 양육태도를 부모의 지지

와 소통, 자율성 추구로 세분하여(장은경, 최은실, 2010) 휴대전화 의존도와의 관련성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 우울, 감독하는 양육태도, 비 일관적 양육태도, 학습활

동, 친구와 의사소통, 친구에게 소외 변수들은 초기치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 

하였지만 변화율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더라도, 후속연구에서 우울이나 양육태도, 학습활동이나 

친구와의 관계 변수들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 변수로 설정하여 휴대전

화 의존도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의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변화양상을 알아보았을 뿐 만 아니라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

체계학적 변인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에서 사회문제화 되어있는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의 실제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 번

째 한계는 독립변인들 중 우울이나 친구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변

수들을 시간 독립적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를 예측하고자 한 시점에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의 특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의 행동통제 

변수는 학생의 학습상황에서의 행동통제를 측정한 것으로서, 충동억제나 만족지연 등

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추후에 만족지연이나 충동억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기통제력 변인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의존도를 비롯한 행동중독의 예측변

인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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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mobile phone dependence: 
Testing for the effects of ecological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anges

Kim, Soyoung*․Hong, Sehee*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estimate change patterns in 

adolescents’ mobile dependence and to test the effects of ecological factors on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observed changes. Multilevel growth models were 

applied to the 3-year longitudinal data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horts of middle school). The results indicated that levels of dependence 

increased across the middle school years and that adolescents with higher initial 

status showed more rapid increases. Being female, being at a lower level of 

behavior control, parental supervisory attitudes and participation in learning activities, 

an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peer communication, and inconsistent parental 

attitudes produced higher levels of the initial status in adolescents’ mobile 

dependence. However, in terms of the rate of change, only behavior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the ecological system incorporating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system was 

all considered and taken into account. Finally, these results may prove useful for 

developing prevention programs for decreasing adolescents’ mobile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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